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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HP(흡착식 히트펌프)의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증기압축식에 비해 부분부하에 대응이 비

효율적이라는 단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AHP 성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냉각 부하의 변화에 따라 유효 흡착기 수를 조절하는 제어방법론을 제안한다. AHP는 흡착모드에

서 탈착 모드로 전환될 때 30℃에서 80℃까지 현열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부분부하에 따라 재

생열원을 필요한 흡착기 수만큼에만 흘려줌으로써 온수 탱크 온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현열 손실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AHP의 열원 온도가 낮은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되는 

보조열원의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 보조열원의 유효 흡착기 수를 제어할 때 887.5 kWh, 최
적화 제어 없이 일반 운전할 때 2197.23 kWh로 나타났다.

키워드：흡착식 히트펌프(AHP), 부분 냉각 부하, 유효 흡착기 개수, 에너지 절약

Abstract：In spite of a lot of advantages of AHP (Adsorption heat pump), the fact that it responds less 
effectively than vapor compression system does to partial cooling load diminishes its charming points. This 
paper proposes control methodology adjusting the effective number of adsorbers according to changing 
cooling load so as to manage AHP performance better. AHP inevitably undergoes sensible heat loss from 
approximately 30℃ to 80℃ when changing the mode from adsorption to desorption. By flowing the 
regeneration heat source only to required number of adsorbers in accordance with partial cooling load, hot 
water tank temperature distributes much higher than the general case due to reduced sensible heat loss. 
The higher heat source temperature refers to energy saving especially in case that auxiliary heat source 
supports solar collectors when it is not enough to operate AHP. Auxiliary heat source consumption was 
887.5 kWh when the number of effective adsorber is controlled, and 2197.23 kWh when general operation 
without any optimization control.

Key Words：AHP (Adsorption Heat Pump), Partial Cooling Load, Effective Number of Adsorber, Energy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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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

A : 면적 [m2]

C : 열용량 [J/K]
Cp : 비열 [J/gK]
E : 흡착 등온선 상수 [J/g]
FR : 집열기 최대 효율 [-]
FRUL : 집열기 열손실 계수 [W/m2K]
h : 엔탈피 [J/g]
I : 일사량 [W/m2]
Km : 총괄 물질전달 계수 [s-1]
M : 질량 [g]
 : 질량 유량 [g/s]
N : 흡착기 개수 [-]
n : 흡착 등온선 상수 [-]
P : 압력 [Pa]
Q : 열전달률 [W]
q : 평균 수증기 흡착량 [g/g]
q* : 포화 수증기 흡착량 [g/g]
qm : 최대 수증기 흡착량 [g/g]
R : 이상기체상수 [J/gK]
V : 체적 [m3]

그리스 문자

△H : 흡착열 [J/g]

 : 열교환기 유용도 [-]

하첨자

a : 흡착제

ad/des : 흡착/탈착 과정

b : 흡착기 

1,2 : 흡착기 번호

m : 알루미늄

w : 물
i : 입구측

o : 출구측

sat : 포화

v : 증기

c : 응축기

e : 증발기

R : 환수측

SC : 집열기

L : 손실

tw : 물탱크

amb : 외기

1. 서 론

냉동공조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증기

압축식 냉동기는 현재 GWP(Global Warming 
Potential)가 높은 HFC, HCFC계 냉매들이 주를 이

루어 냉매의 사용 자체로 탄소배출이 되며, 냉동

공조기의 운전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

정에서도 불가피하게 탄소배출을 야기한다.1) 
냉동공조 분야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탄소배출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 흡착

식 냉동기(Adsorption Heat Pump, AHP)이다. 이러

한 시스템은 GWP가 높은 냉매들을 사용하는 대

신에 물을 냉매로 하여 대단히 친환경적이며, 전
기에너지 소비량도 기존의 증기압축식 냉동기에 

비해 상당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어 냉동기 운

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탄소의 저감에도 크게 기

여할 수 있다.2) 흡착식 냉동기의 열원을 태양열로 

이용할 경우는 이러한 친환경적인 운전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3-5) 한편, 태양열을 열원으로 사용

하는 AHP에서는 사이클 전환 시간이 가장 영향

력있는 파라메터라고 밝힌 Alam 등의 연구6)에서 

유추할 수 있듯, 흡착 및 탈착 모드를 전환할 때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현열 손실을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7) 이를 위해서는 흡착용량이 큰 

흡착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가의 흡착제

를 대량 적용하는 것은 경제성에서 제약이 발생

하곤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HP의 운전제어를 통해 

부하변동에 따라 유효하게 사용되는 흡착기의 개

수를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현열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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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던 열적 손실을 줄여 투입 에너지를 감소

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AHP의 운전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시뮬레이션 분석 조건

Fig. 1은 흡착식 히트펌프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기본적인 흡착식 히트펌프 시스템에서

는 흡착과정 동안 증발기에서 증발한 냉매 증기

가 흡착기로 유입되어 흡착되고, 탈착과정 동안 

흡착제로부터 탈착된 냉매 증기가 응축기에서 응

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밸브

를 통해 흡착기와 증발기 사이에서 물질의 이동

이 일어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방식

은 흡착기가 여러 개의 칸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각의 칸마다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

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부분

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흡
착식 냉동기에서는 냉방 부하가 감소함에 따라 

증발기에서 증발하는 냉매증기의 양이 감소할 경

우, 증발압력 및 온도가 감소하고 흡착기에서의 

증기압력 또한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부하가 감

소하여 냉매증기 압력이 감소하기 전의 경우와 

대비하여 단위시간당 흡착량이 감소하여 흡착제

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의 경우, 냉방 부하가 감소함에 따라 흡착기의 일

부를 폐쇄하여 흡착과정 동안 냉매증기를 흡착하

는 유효한 흡착제 질량을 제한하여 증발압력의 

저하를 방지하고 흡착제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

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일부

의 흡착기를 폐쇄할 경우, 폐쇄된 흡착기에 설치

된 흡착제들은 재생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흡착식 냉동기의 흡착제는 일반적으로 

상온수준(25~30℃)에서 흡착하고 70~90℃ 수준의 

고온에서 탈착하므로 필연적으로 45~60℃ 가량의 

현열교환을 포함하고 있다. 탈착과정에서 흡착된 

냉매가스를 탈착하는데 사용되는 열에너지는 증

발열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는데 초

점을 둘 필요는 없으나, 현열변화에 소모되는 열

에너지는 줄일수록 투입 열량의 감소를 가져오므

로 의미가 크다. 
Fig. 2와 Fig. 3은 부하 변동에 따라 유효한 흡

착기의 개수를 조절하는 제어 흐름도를 나타낸다. 
사용처에서의 냉방 부하가 증가할 경우, 흡착식 

냉동기의 증발기로 유입되는 냉수의 온도가 상승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흡착기의 개수 제어가 필요

하며, Fig. 2에 나타난 조건에 충족된다면 기준 변

화량(Div)만큼의 흡착기 개수를 증가시킨다. 

(a) without control (b) with controlled 

Fig. 1 Schematics of AHP with/without control 

Q c  increases

NO

NO

NO

YES

YES

YES

Tevap,inlet > 15

Nad,des <  lim_high

Ndes > Nad
Nad(t+1)=Nad(t)

Ndes(t+1)=Ndes(t)

Nad(t+1)=Nad(t)
Ndes(t+1)=Ndes(t)

Nad(t+1)=Nad(t)
Ndes(t+1)=Ndes(t)

Ndes(t+1)=Ndes(t)+Div
Nad(t+1)=Nad(t)+Div

Fig. 2 Control flow case of increasing Q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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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c decreases

Tevap,inlet < 15

Nad,des>lim_low

YES

Nad(t+1)=Nad(t)-Div
Ndes(t+1)=Ndes(t)-Div

Nad(t+1)=Nad(t)
Ndes(t+1)=Ndes(t)

Nad(t+1)=Nad(t)
Ndes(t+1)=Ndes(t)

YES

NO

NO

Fig. 3 Control flow in case of decreasing Qcool

만약 부하의 증가에도 증발기 입구에서의 냉수 

온도가 15℃를 넘지 않거나 탈착된 흡착기가 준

비되어 있지 않다면 흡착기의 개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부하가 감소하였을 경우(Fig. 3), 
증발기로 유입되는 냉수의 온도가 저하하게 되며, 
냉수의 온도가 15℃ 이하가 되면 흡착식 냉동기

의 냉각 열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의 흡착기

를 폐쇄한다. 단, 흡착 및 탈착과정에서 부하의 감

소에 관계 없이 최소한의 흡착기 lim_low는 개방

되어 운전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Fig. 4는 흡착식 냉동기에 열원을 공급하는 물

탱크에서의 온도제어 흐름도를 나타낸다. 흡착식 

냉동기는 많은 경우에서 태양열 집열을 통해 열

원을 확보하며, 일사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보

조열원(Auxiliary heat source)으로 가스보일러 등을 

사용한다. 물탱크 내 열원의 온도가 70℃ 이하가 

될 경우 일반적인 흡착식 냉동기는 성능이 크게 

감소한다. 일사량이 부족하거나 사용처에서의 열

원 소비가 큰 경우 물탱크 내 수온이 70℃보다 낮

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20 kW 수준의 보조

열원의 가동으로 적절한 수온을 유지한다. 다만, 
탱크 내 수온이 기준온도 이하가 되더라도, 일반

적인 오피스 건물의 사용 시간인 오전 7시와 오후 

8시 이외의 시간에는 보조열원을 가동하지 않는

다고 가정하였다.    

Estimate Ttw

YES

Ttw<70

YES

7≤t≤20

7≤t≤20
NO NO

Q sol = 0
Q aux= 0

Q aux=20kW
Q sol =Eq.(18)

Q aux=0
Q sol =Eq.(18)

NO Q aux=0
Q sol =Eq.(18)

Fig. 4 Control flow of tank water according to 
temperature and time variation

3. 시뮬레이션 모델링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수치해석은 다음의 식들

에 근거하여 계산되었다. 흡착식 냉동기의 흡착 

및 탈착을 모사하는 방정식은 Eq. (1)에 나타난 바

와 같이 LDF(Linear Driving Force)모델을 사용하

였다.8) 이 모델에서 흡착률은 포화 흡착량 과 

현재의 흡착량  의 차에 비례하며, 비례상수로서 

총괄 물질전달 계수 이 적용된다. 여기서, 포화 

흡착량은 수증기압과 흡착제 온도의 함수로서 해

당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마다 특징적으로 가진 

흡착량을 말한다. LDF 모델에서는 포화 흡착량 q*

와 특정 시간에서의 흡착량 q의 차이만큼을 물질

전달을 야기하는 구동력(Driving force)으로 정의하

고, q가 특정 압력과 온도에서의 q*가 될 때, 더 

이상 물질의 전달이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포화 흡착량 는 흡착제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학적 모델로 표현 가능하며, 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흡착제인 실리카겔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Eq.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D-A모델을 

통해 모델링하였다.9) Table 1은 Eq. (2)에 포함된 

계수들의 값을 정리하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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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p 



 



              (2)

Table 1 Detailed value of constants of Eq. (2) 

Variable qm [kg/kgad] E [J/mol] n [-]
Value 0.37 248.626 1.1418

흡착제의 흡탈착, 그리고 증발기와 응축기에서

의 모델링은 모두 에너지 평형 방정식에 근거하

여 이루어진다. 먼저 Eq. (3)~(6)은 탈착 과정에서

의 에너지 평형 방정식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의 접근은 집중용량적 해석으로써 x, y, z 방향에 

따른 온도 및 압력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치

에 집중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평균값에 근거한 

계산은 정확성은 비교적 떨어지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장기적인 성능을 계산할 때는 탁월한 장점

이 있다. 이 과정에서 좌변은 저장항으로서 탈착 

과정 동안 흡착제의 온도 감소량에 비례한다. 우
변의 첫째항은 탈착으로 인해 야기되는 열량의 

감소를 나타내고, 둘째항은 열원으로부터 흡착제

에 공급하는 침입 열량을 나타낸다, 유사한 원리

로 Eq. (5)는 탈착 과정동안 흡착기를 통과하는 열

원수의 출구온도를 계산하는 식으로서, 가해지는 

열량과 흡착제로 전달된 열량의 차이만큼에 비례

하여 물측의 온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수식화하고 

있다.






∆+                    (3)

                    (4)




      (5)

 ε                 (6)

유사하게, 흡착과정에서의 에너지평형 방정식

도 아래의 Eq. (7)~(1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q. (3)에서 나타나 있지 않은 항이 Eq. (7)에 추가

된 것은 증발기에서 증발한 저온의 수증기에 의

해 냉각되는 흡착제의 열량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이외의 항들은 상기의 탈착과정과 원리가 동일하다.







∆  (7)

                    (8)




     (9)

 ε               (10)

응축기에서 응축되는 단위 시간당 냉매량은 아

래의 Eq. (11)을 통해 계산되며, 물측 기준으로 계

산된 응축열량과 냉매유량과 엔탈비를 고려해 계

산된 응축열량의 평형을 통해 산출한다. 이때, Eq. 
(11)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량이지만 응축된 냉매의 

현열 변화랑을 고려하고 있다.  

 

                (11)




     (12)

  
 (13)

아래의 Eq. (14)는 증발기에서의 시간당 냉매량

을 산출하고 있으며, 원리는 응축기에서의 계산과 

동일하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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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6)

본 연구에서는 흡착식 냉동기의 열원수 온도는 

태양열 집열기를 통해 확보되는 열량과 흡착식 

냉동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외부로의 열손실 그

리고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히터열량의 관계에 따

라 계산된다. 태영열 집열기를 통해 획득하는 열

량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문헌을 통해 계

수값을 선정하여 적용하였으며,10) 외부 열원은 20 
kW 히터봉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물탱크의 단위

체적당 열손실량은 문헌을 통해 6.84 W/m3K로 가

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11)




 




           (17)

                   (18)

 τα   (19)

                  (20)

4. 흡착식 냉동기 시뮬레이션

4.1 시뮬레이션 조건 설정

부하계산 및 기상조건은 Hawaii, U.S.의 8월달

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태양열을 열원으로 이용

한 흡착식 히트펌프의 연간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중 냉방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국내의 조건과는 다르게 연중 수평에 가까

운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나, 같은 달이라도 일사

량 및 시간에 따라 기온이 약 25℃의 냉방이 요구

조건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일사

량 정보를 보더라도 중동의 국가들에 비해 일사

량이 적은 날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연중 냉방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증기압축식 냉동기 대비 경제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전기에너지 비용($/kWh)이 동시에 높아

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중 냉방수요가 있는 중동, 
남미, 지중해 등의 국가에서는 전기료가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Hawaii의 경우 본토로부터 고

립되어 별도의 전력망을 사용하여 발전을 위해 

에너지 밀도가 높되 발전단가가 높은 가솔린을 

사용하여 전기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높은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의 시뮬레이션

은 Hawaii를 대상으로 하여 흡착식 냉동기의 연중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되 대표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8월달의 경우에 대해 나타내고자 한다. 
참고로, 국내의 kWh당 전력요금은 2021년 기준 

9.3센트인데 반해, Hawaii의 경우는 37.92센트로 

약 4배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경

제성 분석에서 Payback period를 크게 줄이는 역할

을 한다. Fig. 5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삼십일

(720시간) 중 일부인 200시간 동안의 냉방부하를 

나타낸다. 연중 냉방 부하가 발생하는 지역일지라

도 발생하는 부하의 크기는 날씨에 따라 크게 영

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증기압축식 냉

동기와 비교하여 흡착식 히트펌프의 단점 중 하

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분 부하 제어가 용이하

지 않다는 점인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흡착기의 

개수제어 등의 제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낮은 

부하에서의 흡착식 냉동기의 성능은 크게 저하된

다. Table 2은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 주요한 

질량 및 비열 정보들을 나타낸다.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for AHP simulation 

 Parameters Value

 Max. number of adsorber HEX [-] 16

 Weight of adsorbent per HEX [g] 1657.4

 Weight of adsorber HEX [g] 3762.2

 Specific heat capacity of adsorbent [J/gK] 0.8

 Specific heat capacity of HEX [J/gK] 1.05

 Adsorber side water flow rate [LPM]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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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cooling load in office building during 200 hours (working hour: 8 A.M to 20 P.M.)

Fig. 6 Comparison of hot water tank temperature between tw cases: with and without Nad/Ndes control

4.2 시뮬레이션 조건 결과

Fig. 6은 부하 변동에 따라 유효한 흡착기의 

개수를 조절한 경우(With control)와 그렇지 않은 

경우(Without control)의 열원온도 비교이다. 열원

이 되는 물탱크의 관점에서 열획득요소는 태양

열 집열기를 통해 집열되는 열량이고, 열손실요

소는 탱크의 열손실, 그리고 흡착기의 재생열량

이며, 재생열량은 크게 탈착열량와 현열손실로 

구분할 수 있다. 탈착열량은 흡착열량 및 증발열

량에 정비례하므로 흡착식 냉동기의 성능에 부

정적 요소는 아니지만, 현열손실은 불필요한 흡

착기의 개수를 부하에 따라 조절하며 감축이 가

능하다. 
그 결과, 부하가 적으며 일사량도 적은 아침과 

저녁시간에서 두 경우의 물탱크 온도 차이가 극

명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흡착기 

개수제어 유무에 따른 증발기에서 생산된 냉수의 

온도를 비교한다. 부하가 감소함에도 불구 유효한 

흡착기의 개수가 조절되지 않을 경우, 증발기의 

관점에서 열원의 온도가 낮아지므로 증발압력이 

낮아지게 된다. 저하된 증발압력으로 인해 흡착압력 

또한 저하되며, 이로 인해 흡착제의 SCP(Specific 
Cooling Performance)와 흡착식 냉동기의 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가 함께 감소하여 비효

율적인 운전이 이루어진다.   
반면, 유효한 흡착기의 개수를 조절할 경우 일

부의 흡착기의 흡착과정에서의 온도를 탈착온도 

수준으로 유지하여 부하감소에 따른 증발온도 저

하를 방지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흡착기에서 발생

하던 현열 손실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물탱크 

온도 저하 정도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운전이 가

능하다. Fig. 8은 태양열 집열기와 더불어 흡착식 

냉동기의 열원으로 사용되는 보조열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흡착식 냉동기는 열원의 온도가 낮아질

수록 탈착 후의 식 Eq. (1)의 흡착량 q가 현저히 

높아져 물질이동 구동력(Driving force)이 작아짐에 

따라 다음 흡착과정에서의 단위 시간당 흡착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성능의 저하를 방

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흡착식 냉동기에는 보조

열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물

탱크 온도가 70℃ 이하가 될 경우, 20 kW의 보조

열원을 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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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chilled water temperature between two cases: with and without Nad/Ndes control

Fig. 8 Comparison of auxiliary heat between two cases: with and without Nad/Ndes control

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하변동에 따라 유효한 흡

착기의 개수를 조절하며 물탱크 온도의 불필요

한 저하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Fig. 6을 통해 제

어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물탱크 온도가 70℃ 이하로 떨어져 보조열원이 

가동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하루를 기준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냉방부하 변화와 유효 흡착기 개수변화를 상세히 

보여준다. 아침과 저녁시간을 기준으로는 냉방부

하가 감소하는 특성이 뚜렷하여 부분부하 운전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열원수를 공급하는 흡착기 개수를 조

절함에 따라 불필요한 현열의 손실을 줄일 수 있

다. 이러한 이유로 8월 한 달 동안의 보조열원 사

용량은 유효 흡착기의 개수를 제어한 경우 887.5 
kWh, 제어를 하지 않은 경우 2197.23 kWh로 크게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투입 에너

지의 차이는 흡착식 냉동기의 경제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Fig. 9 Change in number of effective adsorber 

according to cooling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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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부분부하 발생에 대한 AHP 운전 최

적화의 일환으로 고안된 유효 흡착기의 개수조절

에 따른 성능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

공하였으며 주요 내용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1) 부하의 감소에도 불구, 모든 흡착기에 열원

을 공급하여 흡탈착을 반복할 경우 불필요하게 

증발온도가 낮아져 AHP의 성능이 저하되며 비효

율적인 운전을 하게 된다.
2) 불필요한 흡착기의 흡탈착 반복은 열원으로 

사용되는 물탱크에 흡탈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

열손실을 주게 되어 유효 흡착기 개수 제어를 하

지 않은 경우 대비 탱크온도의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 한 달 동안의 보조열원 사용량은 유효 흡착

기의 개수를 제어한 경우 887.5 kWh, 제어를 하지 

않은 경우 2197.23 kWh로 크게 차이가 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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