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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guideline for desulfurization and dehumidification pretreatment facility for optimizing utilization 

of biogas, the H2S concentration is set at 150 % which can be treated with iron salts, dehumidification is the optimum 

value for generator operation, and the relative humidity applied at the utilization of biogas in EU is set at 60 %. 

We have set up the generator facility guidelines to optimize utilization of biogas. The appropriate amount of biogas 

should be at least 90 % of the total gas generation, and the capacity of generator facility should be set at 20 ~

30 %. In order to equalize the pressure of the incoming gas the generator, a gas equalization tank should be installed 

and the generator room average temperature should be kept at 45 ℃ or less. Since the gas is not produced at 

a certain methane concentration in the digester, the efficiency is lowered.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nstall an 

air fuel ratio control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in methane concent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disadvantages of biogasification facilities of organic waste resources 

and optimize utilization of biogas and improve operation of facil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ptimize biogas 

utilization of type of organic waste(containing sewage sludge and food waste, animal manure), investigate the facilities 

problem and propose design, operation guidelines such as pre-treatment facilities and generators.

Keywords: anaerobic digestion, biogas, power generation, steam, food wastes

초 록: 바이오가스 이용 최적화를 위해 탈황 및 제습 전처리시설 가이드라인으로 H2S 농도는 철염으로 처리가능 

한 150 ppm으로 설정하고, 제습은 발전기 운전 적정수분 값이며 EU회원국에서 바이오가스 활용 시 적용하는 

상대습도 60 %로 설정하였다. 국내 바이오가스 평균 온도인 31 ℃에서 상대습도 60 %으로 적용한다면 노점온도 

22℃, 절대습도 20.57 g/m
3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전처리 설비가 적절히 가동된다면 가이드라인에 만족하여 

바이오가스의 이용이 최적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바이오가스 이용 최적화를 위해 발전기 설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바이오가스 적정 이용량으로는 

✝Corresponding author(e-mail : dongj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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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

원료유입 소화액처리 바이오가스 이용

폐열이용
주원료 부원료

소화액

처리

최종

처리
외부 내부

에너지

연계시설

GJ 단독 음폐수 - 폐수 하수 -
스팀보일러

(음식물사료화)
-

음식물건조

폐열회수

SM 단독 음폐수 - 폐수 침출수 -
슬러지건조연료

RTO연료
슬러지 건조 온수보일러

CJ 단독 음폐수 - 폐수 하수 발전 RTO연료 - 발전 폐열회수

DM 단독 음식물 - 폐수 방류 발전 RTO연료 - 발전 폐열회수

NS 통합 가축 분뇨 음폐수 액비화 농지 환원 발전 - - 발전 폐열회수

GS 통합 하수 슬러지 음폐수 - 하수 - 슬러지 건조연료 슬러지 건조
슬러지건조

폐열회수

BC 단독 하수 슬러지 - - 하수 발전 슬러지 건조연료 슬러지 건조 발전 폐열회수

AS 단독 하수 슬러지 - - 하수 발전 슬러지 건조연료 - 온수보일러

* NS 시설은 3개월간의 운전 자료를 이용

Table 15. Outline of biogasification facilities for energy balance analysis

전체 가스 발생량의 90 % 이상을 이용해야하며, 발전기 시설의 용량은 여유율을 10~30 %로 설정해야 한다. 

발전기에 유입가스의 압력을 균등화하기 위해서는 가스 균등조(buffer tank)를 설치하며, 발전실 평균온도는 

45 ℃이하로 유지한다. 소화조에서 일정한 메탄농도로 가스가 생성되지 않아 효율이 저하되므로 메탄농도에 

변화에 따른 공기연료비 제어시스템을 설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최적화를 위해 현장시설의 정밀모니터링과 시설 

별 에너지수지를 분석하고, 현장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여 전처리시설 및 발전기 등의 설계 및 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병합 소화, 바이오가스, 발전, 스팀, 음식물류폐기물

4. 에너지수지 분석 결과

4.1. 조사대상시설

전국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조사하

여 에너지수지를 분석하였고, 유입 폐기물은 음폐수,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로 분류하였고 시설별 

특성은 Table 15와 같다.

4.2. 에너지수지 분석 결과

4.2.1. 유입에너지

조사시설의 유입에너지 현황은 Table 16과 같

으며, 음식물/음폐수의 원료유입에너지는 평균 47,458 

MWh/년으로 전력소비량은 3,119 MWh/년으로 분석

되었다.

4.2.2. 유출에너지

조사시설의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메탄 생산 및 

이용 현황은 Table 17과 같으며, 바이오메탄 이용형

태 별 에너지 유출량은 Table 18과 같다.

4.2.3. 에너지수지 및 효율

유기성폐자원의 조사시설 별 유입에너지와 유출

에너지의 바이오메탄 생산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9와 같다. 음폐수 및 음식물 바이오가

스화 시설은 80.1 % 이상의 바이오가스 전환효율을 

나타났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86.5 %, 하

수슬러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22.8 ~ 57.7 %의 바이

오가스 전환효율이 나타났다.

유입원료의 에너지잠재량과 소비전력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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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원료유입(톤/년) 원료 유입에너지(MWh/년)
전력

소비량1)
음식물류 가축분뇨

하수

슬러지
계 음식물류 가축분뇨

하수

슬러지
계

GJ 77,100 - - 77,100 32,819 - - 32,819 1,268

SM 165,200 - - 165,200 87,901 - - 87,901 4,895

CJ 48,840 - - 48,840 34,786 - - 34,786 2,539

DM 33,092 - - 33,092 34,326 - - 34,326 3,772

NS 1,497 7,508 - 9,004 1,551 1,577 - 3,128 1,027

GS 34,955 - 178,677 213,632 36,219 - 47,254 83,473 N.E.
2)

BC 50,700 - 552,900 603,600 24,364 - 126,954 151,318 N.E.

AS - - 319,331 319,331 - - 95,581 95,581 N.E.

1)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소비전력.

2)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소비전력 구분 불가(Not estimated).

Table 16. Status of inflow resource and energy of resource by biogasification facilities(2016)

시설
메탄생산

(천Nm3/년) 

메탄 이용(천Nm3/년(MWh/년))

잉여가스 연소 보일러 하수슬러지 처리 탈취 소각로 발전

GJ 3,239 702 2,207 121 209 -

SM 7,770 2,733 - 4,513 523 -

CJ 2,798 1,177
1)

- - - 4,668
1)

DM 2,490 1,815 - - 1,747 394

NS 245 13 - - - 232

GS 2,299 - - 1,819 - -

BC 7,909 335 - 3,502 - 3,910

AS 1,974 377 1,597 - - -

1) C시설의 메탄 이용은 MWh/년 단위임.

Table 17. Status of production and use of methane by biogasification facilities(2016)

시설
전력 생산(MWh/년) 연소열 이용

(MWh/년)

잉여가스 연소

(MWh/년)

계

(MWh/년)전기 폐열

GJ - - 28,022 7,759 35,781

SM - - 55,634 30,194 85,828

CJ 5,181 12,088 - 1,306 18,575

DM 1,304 3,043 19,302 20,052 43,701

NS 768 1,791 - 148 2,707

GS - - 20,098 - 20,098

BC 12,956 30,231 38,681 3,702 85,570

AS - - 17,641 4,161 21,802

주1) C시설의 메탄 이용은 MWh/년 단위임.

Table 18. Status of production energy and using energy by biogasification facilities(2016)

고려한 바이오가스 생산효율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72.2 %이상을 나타냈으며, 

CJ, SM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효율이 105.0 %와 

95.2 %로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GJ시설의 경우 이

론적으로 불가능한 109.0 %의 전환효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유입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료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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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입(MWh/년) 유출(MWh/년) 수지(%) 효율(%)

원료유입 

에너지

(A)

소비전력

(B)

에너지 

이용1)

(C)

미이용2)

(D)

에너지 

수지3)

(A+B)-(C+D)

바이오가스 

전환 효율4)

(C+D)/A)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5)

(C+D)/(A+B)

플랜트 

효율6)

C/(A+B)

GJ 32,819 1,268 28,022 7,759 -1,694.10 109 105 82.2

SM 87,901 4,895 55,637 30,194 6,964.70 97.6 92.5 60

CJ 34,786 2,539 29,600 1,306 6,419.60 88.8 82.8 49.3

DM 34,326 3,772 7,459 20,052 10,587.40 80.1 72.2 19.6

NS 3,128 1,027 2,558 148 1,449.00 86.5 65.1 61.6

GS 83,473 N.E.
7)

25,395 - - 30.4 - -

BC 151,318 N.E. 83,664 3,702 - 57.7 - -

AS 95,581 N.E. 17,641 4,161 - 22.8 - -

주1) 바이오가스 이용 전력생산 및 열 생산 이용 에너지.

주2) 잉여가스 연소에 의한 미이용 바이오가스 에너지.

주3) 바이오가스 시설의 에너지 수지(“+”는 바이오가스로 전환되지 않고 소화액으로 배출되는 미분해 유기물의 에너지 잠재량을 의미, 

“-”는 외부로부터 추가 유입된 전력 등의 소비 에너지량을 의미).

주4) 유입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 전환비율.

주5) 소비전력 등 투입에너지를 고려한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주6) 소비전력 등 투입에너지를 고려한 바이오가스 이용 효율(바이오가스 미이용 제외).

주7)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소비전력 구분 불가(Not estimated).

Table 19. Energy balance and efficiency energy by biogasification facilities(2016)

변이에 따른 유입에너지량의 과소평가 또는 바이오

가스 생산량의 과다측정으로 유량 계측기 오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2.4.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에너지수지 

분석은 에너지전환 효율과 시설의 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나, 바이오가

스 생산량의 과다 측정된 CJ시설과 같은 오류를 줄

이기 위해서 유입원료의 성상분석 및 생산된 바이

오가스의 유량계측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또한 하수슬러지 혐기소화 시설 및 음식물 폐기

물 사료화 등 연계하는 복합시설의 경우, 시설내 사

용전력이 통합적으로 계측되고 있어, 바이오가스화 

시설 내 전력사용량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 및 스팀 

생산시설의 이용 기술지침(안)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폐자원(음식물/음폐수, 가축

분뇨, 하수슬러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정밀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바이오가스 

이용을 위한 시설 설계 및 운전 인자에 대한 기술지

침(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1. 바이오가스 이용 시설 설계⋅운전 지침(안)

 

5.1.1 바이오가스 이용 시설 설계시 전체적용 

사항

바이오가스 유량계는 발생량과 이용량이 측정될 

수 있도록 각각 설치해야하며, 소화조에서 바이오가

스 발생 직후 및 바이오가스 이용 시설 직전에 바이

오가스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유량계는 주

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정도관리가 되어져야 한다. 

또한 이 유량계는 Nm
3
(0 ℃, 1기압)로 측정되거나 

환산되어져야 한다.

바이오가스 이용은 소내 자체 이용, 발전 및 스팀 

이용, 고질화 이후에 수송용 및 도시가스 이용 등이 

있으며, 특히 하수처리장 내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

는 하수슬러지를 건조 연료화 및 소각 에너지원 용

도로 사용하는 것도 에너지 이용면에서 효율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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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점 GUIDE LINE 제시 비고

1) 미적정처리로 가스 이용 설비에 고장
☞ 황화수소 농도를 150 ppm 이하[발전시]

☞ 별도 제한 농도 없음[보일러 이용시]

2) 사전처리 미흡 및 처리비 과다

☞ 소화조 내에 철염에 의한 화학적 처리

☞ 소화조 내(소화조 구조가 가능할 경우)에서 생

물 탈황 실시 

권장사항

3) 처리효율 저조
☞ 건식 탈황 - 충분한 흡착제 양과 체류시간 필요

☞ 습식 탈황 –적정 약품사용량 필요
권장사항

4) 탈황제의 교체주기 짧음 ☞ 탈황제의 교체주기를 6개월로 함 권장사항

5 특수지역(예, 수도권) 대기배출허용농도 미흡 ☞ 특수지역의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Table 20. Desulfurization pre-treatment system planning and operational considerations

문 제 점 GUIDE LINE 제시 비고

1) 바이오가스내 분진으로 전처리 및 발전기 

처리효율 저조
☞ 분진 제거 설비 설치(습식탈황시 불필요)

Table 22. Dust pre-treatment system planning and operational considerations

문 제 점 GUIDE LINE 제시 비고

1) 하수처리장에서 발전 설비 고장 ☞ 실록산 처리기준 : 4 mg/N
3
m

하수

슬러지 국한

2) 실록산 처리 효율 저조
☞ 적정 공극 크기 이하 처리제 및 처리설비 사용 

필요, 충분한 체류시간 필요

Table 23. Disiloxane pre-treatment system planning and operational considerations

문 제 점 GUIDE LINE 제시 비고

1) 수분 미처리로 가스 이용 설비에 저해

☞ 발전시 : 측정 위치 - 발전기 유입전(가스균등조 

전단) 상대습도 60 % 이하

☞ 보일러 이용시 : 별도의 처리 농도 없음

2) 사전 처리 장치 미흡 ☞ 간이 제습장치(워터트랩) – 3단 설치 필요

Table 21. Dehumidification pre-treatment system planning and operational considerations

고 하겠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수지 분석은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 전환효율 및 에너지화 시

설의 효율을 체계적으로 최적화하고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유입물에 따라서 지역별, 

계절별, 요일별 배출 특성이 사이함을 감안되어 예

측되어야 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지역별, 유입물 물성별, 계

절별, 공법별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지침서에

서 제시하는 내용과 상이할 경우는 지자체(민간 시

설의 경우는 시공사)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위

원회 등을 거쳐서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5.1.2 공정별 설계⋅운전 가이드라인 종합

바이오가스 이용 공정에는 바이오가스 저장, 정제, 

이용하는 공정이 해당되며, 그 정제 과정에는 탈황, 

제습, 탈실록산, 분진제거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공

정별 설계 및 운전 가이드라인은 아래에 Table 20 ~

Table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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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점 GUIDE LINE 제시 비 고

1) 적정 가스이용량 저조 ☞ 전체 가스발생량의 90 % 이상 이용

2) 유지보수 곤란 및 가동률 저조 ☞ 발전설비 2계열 이상 설치. 단, 150 Kw 이하는 제외
권장

사항

3) 발전기의 시설 용량 부족 ☞ 발전기 시설 용량은 여유율을 10~30 %로 함

4) 바이오가스 품질 저하

항 목 단 위 허 용 기 준

CH4 % 50 % 이상

H2O g/m
3,
% 상대습도 60 %

H2S  ppm 150 이하

실록산 mg/N
3
m 4 이하

분 진 ㎍/N
3
m 10 이하

5) 발전기 유입 가스의 압력 균등화 ☞ 가스 균등조(buffer tank) 설치

6) 환기 부적절 ☞ 발전실 평균 온도는 45 ℃ 이하

7) 메탄 농도 변화에 따른 효율 저조 ☞ 메탄 농도 변동에 따른 공기연료비 자동제어 설치

8) 배출가스 제어 미흡 ☞ 대기보전법, 수도권대기보전특별법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9) 송배전 장치 설치 미흡 ☞ 송배전 장치는 전기안전법 준수

10) 적용 관련법규의 미확립
☞ 바이오메탄 연료 품질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KS M 2890) 도시가스사업법에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11) 안전설비 미흡

☞ 연료공급장치에는 역화방지시설과 수동잠금밸브

(연료공급배관 입구에 가스유출 방지) 설치

☞ 발전기 접지는 전기안전법 준수

☞ 윤활유 유출시 화재방지 위하여 윤활유 배관은 엔진의 

고온부와 격리하여 설치

☞ 발전기의 응급상황(냉각수온, 윤활유 압력, 배기온도 등) 

신호체계 구축 

권장

사항

Table 24. Generation system planning and operational considerations

문 제 점 GUIDE LINE 제시 비고

1) 배출 가스 제어 미흡 ☞ 대기보전법,수도권대기보전특별법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권장사항

Table 25. Boiler(furnace) system planning and operational considerations

문 제 점 GUIDE LINE 제시 비고

1) 바이오가스 저장조 용량 부족 ☞ 일 가스발생량의 1/4 저장용량 확보 (최소 3시간 이상)

Table 26. Biogas holder planning and operational considerations

문 제 점 GUIDE LINE 제시 비고

1) 잉여가스연소기 설치기준 및 

용량 미설정

☞ 단위공정 및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 m 이상 이격바이오가스

저장조로부터 20 m 이상 이격시간당 가스발생량의 200 % 이

상으로 계획

Table 27. Flare stack planning and operational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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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폐자원인 음식물/음폐수, 가

축분뇨, 하수슬러지 폐기물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장조사, 정밀모

니터링, 미생물분석과 시설 별 에너지수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장의 문제점과 생산되는 바이오가스 

성상 분석 및 소화조 전후 성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바이오가스 시설의 전처리 및 발전기시설에 대

한 설계 및 운영 기술지침(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전국 12개소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스 전처리 시설

인 탈황설비는 바이오가스 내 황화수소(H2S)가 

수분(H2O)과 결합하여 황산(H2SO4)을 생산하게 

되고, 이는 발전기 내부부품을 마모 및 부식시

켜 가동중단을 유발하므로 주요관리가 요구된

다. 발전기 설비의 요구 상대습도는 약 60 %이

며 초과하는 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실록

산은 나노size로 하수처리장에서 주로 발생하

며, 발전기와 내부설비에 쌓이게 되어 발전기 

가동이 멈추거나 효율이 저하의 원인이 된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발전기의 경우 유지보

수의 정해진 기간이 확실하지 않고, 외부전문

가의 유지보수가 요구된다. 

2. 바이오가스화 탈황 및 제습 전처리 시설 별 바

이오가스 성상을 분석하였다. 현재 탈황처리 

과정으로 소화조 내에 철염을 투입하는 DM, JJ, 

JE, SN시설의 경우 소화조 후단에서 H2S의 농

도가 평균 2,000 ~2,500 ppm 이상일 때 반입되

는 유기성폐자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약 55~195 

ppm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황화수소 전처리를 

통해 JJ, SM, NS, SM, AS 시설은 평균 94 %의 

효율을 보였으며, GJ, BC, GS 시설은 보일러를 

활용한 소각 방식으로 탈황효율이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제습 전처리를 통해 DM, CJ, SM, 

JE, NS시설은 절대습도 기준 평균 약 47 %의 

제습효율을 보였으며, CJ시설의 경우 74.8 %의 

제습효율을 보였다.

3. 전국 11개소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을 대상으로 정밀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사계

절 평균으로 정밀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하였을 

때, 유기성폐자원 별 효율성 분석에서 유기성

분해율은 VS기준 음식물/음폐수는 68.2 %(DM 

제외 76.8 %), 가축분뇨는 66.8 %, 하수슬러지의 

경우 46.2 %로 전체 평균 58.8 %이며, CODcr 

기준 음식물/음폐수는 59.5 %, 가축분뇨는 51.0 

%, 하수슬러지의 경우 6.33 %로 분석되었다. 

유기성폐기물 별 유입물의 VS농도는 음식물/

음폐수가 9.1%, 가축분뇨가 7.6 %, 하수슬러지

가 4.5%로 가장 낮았으며, 원소분석시 평균 

C/N비는 음식물/음폐수 유입 10.5, 유출 4.5이

고, 가축분뇨 유입 11.2, 유출 8.9이며, 하수슬

러지 유입 7.6에서 6.7로 나타났다. 시설의 안

정성 분석에서 혐기소화조 유출의 VFAs는 기

기분석 결과 음식물/음폐수 수분석 3,798 mg/L, 

기기분석 2,418 mg/L이며, 가축분뇨 수분석 

3,911mg/L, 기기분석 3,641 mg/L이고, 하수슬러

지의 수분석 637 mg/L, 기기분석 297 mg/L로 

분석되어 기기분석 값이 더 낮게 분석되었다.

4. 유기성폐자원의 시설 별 유입에너지와 유출에

너지의 메탄생산 및 이용현황을 에너지수지 분

석하였다. 바이오가스 전환율은 음식물/음폐수 

시설은 80.1 %이며, 가축분뇨 시설은 86.5 %, 

하수슬러지 시설은 22.8~57.7 %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유입원료의 생산효율로는 음식물/

음폐수 시설이 72.2 %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유입에너지의 과소평가 및 바이오가스 생

산량 과다측정으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

가 분석되었다. 따라서 에너지수지 분석은 에

너지전환 효율과 시설 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정확한 측정을 위한 유량계

측 표준화 및 설비 별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계측 표준화작업이 요구된다.

5. 바이오가스 이용최적화를 위해 탈황 및 제습 

전처리시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전처리 전후 바이오가스 성상을 분석한 결과 

철염 및 탈황(건식, 습식)을 이용하여 전체 시

설의 H2S 평균은 560 ppm으로 측정되었으며, 

저감효율이 90% 이상인 경우 약 40 ppm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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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화조 

내에 철염을 투입하면 처리효율 약 93 %이며, 

평균 150 ppm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습의 경우 노점온도를 적용한 절대습도와 

가스온도에 따른 상대습도를 분석하였으며, 제

습설비가 유지보수가 잘되어 가동 중인 시설

의 노점온도는 14℃ 절대습도는 12.6 g/m
3
이며, 

상대습도는 35 %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바이

오가스 이용 최적화를 위해 탈황 및 제습 전처

리시설 가이드라인로 H2S 농도는 철염으로 처

리가능 한 150 ppm으로 설정하고, 제습은 발전

기 운전 적정수분 값이며 EU회원국에서 바이

오가스 활용 시 적용하는 상대습도 60 %로 설

정하였다. 국내 바이오가스 평균 온도인 31 ℃

에서 상대습도 60 %으로 적용한다면 노점온도 

22℃ 절대습도 20.57 g/m
3
으로 나타낼 수 있으

며, 전처리 설비가 적절히 가동된다면 가이드

라인에 만족하여 바이오가스의 이용이 최적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6. 바이오가스 이용최적화를 위해 발전기 설비 가

이드라인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바이오가스 적

정이용량으로는 전체 가스 발생량의 90 %이상

을 이용해야하며, 발전기 시설의 용량은 여유

율을 10~30 %로 설정해야 한다. 발전기에 유입

가스의 압력을 균등화하기 위해서는 가스 균등

조(buffer tank)를 설치하며, 발전실 평균온도는 

45 ℃이하로 유지한다. 소화조에서 일정한 메

탄농도로 가스가 생성되지 않아 효율이 저하되

므로 메탄농도에 변화에 따른 공기연료비 제어

시스템을 설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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