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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적으로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CFCs, 

HCFCs, HFCs 냉매의 생산 및 사용량 감축방침에 따 

라 냉매 화수 재이용이 가시화되어 국내 관련 산업현 

장과 단체 등에서 화수재생냉매에 대한 표준화를 요구 

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CFC-12, 
HCFC-22, HFC-134a에 대하여 10개 업체 화수재생냉 

매 30개 시료의 겉모양 냄새, 순도 증발잔분 산분 수 

분 오일함량 바응축성분을 시험 • 분석 평가한 결과 

를 토대로 품질 규격을 제정하고 개발한 오일함량 및 

바응축성분 시험방법은 ISO TC 86/SC 8에 국제규격 

(NWP) 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1. 서론
CFC(Chloro Fluoro Carbons)는 1930년대에 

유독성의 NH3, SO2등을 대체하는 냉매로 개발된 

dichlorodifluoromethan(CCl2F2) 화합물CFC-12, 이 

하 R-12)을 의미한다 HCFC(Hydro Chloro 
Fluoro Carbons)는 1970년대 CFC를 디체同기 위 

한 과도기적 냉매로 가발된 chlorodifuromethane 
(CHClFz) 이라는 화합물HCFC-22, 이하 R-22)로 

명명히며 HFC(Hydro Fluoro Carbons) 는 

1,1,1,2-Tetrafluoroetnane(CF3CH2F)라는 화합물 

(HFC - 134a, 이하 R-134a)로 1980년대 아후로오 

존층보호를 목적으로 개발되어 신냉매라는 명칭으로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cfchcfchfc 등은 독성이 없고화 

학적 안전성 및 열역학적 특성이 우수하고 인체 무해 

하고 불연성이며 부식성이 없는 물질로 오랜동안 회학 

공업 정밀기기 전자산업 식품공업 유통산업 등의 냉 

매 세정제 발포제 분사제 등으로 거의 전 산업에 걸 

쳐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74년 Mlina와 Rcwland 등이 프래온가스 

(CFC)가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학설을 발표 

하고 여러 선잔국에서 살측을 통하여 아를 확인함에 

따라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 이들의 생산과 사용을 규 

제할 목적으로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 

약，과 1989년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 

서를 채택하였다

HCFC-22는 오존층 파괴지수ODP)와 지구온난화 

지수GWP)를 가지고 있으며 신냉매인 HFC- 134a는 

GWP가 높아 국제적으로 규제 일정을 단축하려 하 

고있다.

최근에는 선잔국을 중심으로 천연냉매(탄화수소계 

물 CO2)등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미진한 

실정으로 기계의 사용년한을 고려할 때 CFC-12는 10 
년 아상 HCFC-22는 15년 HFC- 134a는 약 20년 아상 

사용이 불가피 할 것이다 이러한국제적 움직임에 따 

라 냉매의 생산과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화수재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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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 국에서는 냉매 

화수 재이용 연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에 

서도 7500 업체에서 11,000여대 화수재생장치가 사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동항에 맞추어 주요 

화수 재이용 다津냉매의 품질시험빙법과 기준안 작 

성 및 바응축성분 오일함량 시험빙법의 국제규격 제 

안에 역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실 험
2.1. 시 약 및 기기
본 연구에 사용된 냉매는 표준냉매와 공업용 재생 

냉매로 분류하여 사용되었으며 표준 R-12, R22, 
R-134a 냉매는 마국 ELF Atochem사의 순도 99.999% 
를 사용하였으며 공업용 재생냉매는 냉동관련업체 현 

장에서 재생하여 사용되는 냉매를 수거하여 사용하였 

다 기타 시약은 한국산업규격의 시약급을 사용하였다

분석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미국 Hewlett Packard 
사의 GC 6890-MS 5973과 GC 5890A를 사용하여 정 

량 분석하였으며 일반 물성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의 

일반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2.2. 실험방법

본 연구의 실험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재생냉매 10 
여개사 시료를 다상으로 겉모앙（외관 검사）, 냄새（관능 

검사）, 순도기체크로마토 질량분석법）, 증발잔분（중량 

법）, 산분（적정법）, 수분（칼파셔법）, 바응축성분（기체크 

로마토그래피 법）, 오일함량중랑법） 등을 시험하였으 

며 바응축 성분시험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O2, N& CO2, Ar, CO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을 자체개 

발하여 이용하였다 오일함량은 고비점 구쯔관을 이용 

하여 알루미늄 냄비에서 증발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여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겉모양

겉모양은 10개 사의 30개 전체시료가 무색투명하여 

품질에는 영항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2. 냄 새

냄새는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우나 10개 사의 30개 

시료에서 특이한 다른 냄새가 없었다

3.3. 순 도

재생냉매의 시료를 10개의 장치업체로 구분하여 30 
개 시료에 대해 순도를 분석한 결과 유통되는 새 냉 

매 순도보다 몇 개 시료가 악간 낮게 나타났다

유통되는 새 냉매에 대한 순도기준치는 995%이며 

재생냉매에 대한 규격（안）의 기준치는 99.0%로 정하여 

10개 업체중 5개 업체의 재생냉매 순도가 기준치 이내 

로나타났다

3.4. 증발잔분

증발잔분을 시험한 결과 잔분랑이 0.01%対02%정 

도의 결과를 얻었다 이는 새 냉매의 001%에 근접하 

는 것으로 재생냉매의 품질에는 크게 영향을 주］ 않 

으며 대체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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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산 분

산분 시험결과 10개 업체의 평균값이 R-12는 

00002% R22는 0.0002% R-134a는 00003%로서 새 

냉매의 산분값보다는 약간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장 

치업겨冋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6. 수 분

새 냉매 중의 수분은 0002%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냉매의 응축과 기화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수분이나 10개 업체 재생냉매의 수분함량 변화 

가 심하여 표준화에 주의가 요辛되는 항목임을 실증할 

수있었다

3.7. 비응죽 성분

냉매중 바응축가스는 콤푸레셔의 과부하와 안전에 

문체가 생길 뿐만 이니라 냉매의 액화와 기화속도에 

영향을 주어 냉각효율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재생냉 

매에서는 비응축성분의 양이 매우 중요하며 실험결 

과에서 R-12는 004% R22는 002% R-134a는 002% 
로 R-12 냉매에서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품질기준 설 

정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GCSHI 괴 / 비뮿쓱 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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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오일함량

오일함량 분석 결과 평균값이 R-12는 152% R-22 
는 154% R-134a는 1.88%로 나타났다 현장적용 시험 

결과 재생냉매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오일함량이 1〜 

3%일때도 냉공조 시스템에 문］가 발생하지 않이 회 

수재생냉매의 품질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화수 재생냉매의 품질기준을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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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8개 항목에 걸쳐 10개사 30개 시료를 시험 분 

석한 결과 새 냉매보다는 품질이 다소 낮아졌으나 재 

사용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 

다 시험 결과를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1) 겉 모양 : 전체 30개 시료］서 특별한 아상이 없이 

무색투명하였다

(2) 냄 새 : 냉매 자체의 냄새 이와의 다른냄새가없었다

(3) 순 도: 순도 분석결과 R-12는 96% 아상 R22는

97% 아상 R134a는 96% 아상의 평균값을 얻었으 

며 99%이상 순도를 나타내는 것이 5개 업체이었다

(4) 증발잔분: 증발잔분은 0.01-0.02% 정도로 새 냉 

매의 기준인 0.01%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5) 산 분 : 시험결과 평균값이 0.0002〜0.0003%로 나 

티났으나 업채마斗 결과값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 

타났다.
(6) 수 분: 수분함랑이 0.003 〜0.005%로 10개 업체시 

료마다 큰 차이가 나타났다

(7) 바응축성분: 바응축성분은 0.02-0.04%로 나타났 

으나 10개 업체의 증류빙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 

었다.
(8) 오일함량 : 오일함량은 업처마다 큰 차이가 있으나 

평균값이 1〜1.5%로품질에는크게 영항이 없었다

5.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화수재생냉매에 대한 KS규격 

을 제정한다

(예고 고시완료 예고 고시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1-865호
(2) 자체개발한 비응축성분 오일함량 시험방법의 

ISO TC86/ SC8에 국제규격화를 제안한다.
(3) 차후 과도기 신냉매의 품질 시험방법 KS 규격화

자료를 제공한다

(4) 국내 7500여 관련 기업에 냉매 품질 시험방법을 지 

원한다.
(5)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9000대 냉매화수 재생장 

치의 품질향상에 기여한다

(6) 회수재생 냉매 KS규격 제정으로 양질 냉매 유통을 

유도하여 소비자 불신 및 피해 최소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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