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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oad variations reduce the lifespan of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s
(PEFCs). To analyze the impact of load variations on durability of PEFCs, two 
stacks were built and operated continuously for 400 hours, one under load varia-
tions and the other under constant current condition with the same energy 
output. Using the example model provided by Mathworks, we obtained load var-
iation data for the experiments. The performance curves were measured every 
100 hours and analyzed by current interruption method and electrochemical im-
pedance spectroscopy. The degradation comparison shows a much larger de-
crease in performance under the load variation. The activation resistance, elec-
trical resistance, and mass transfer resistance are all found to increase more.

Key words :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s(고분자  연료전지), Load variation(부하 변
동), Durability(내구성), Operation strategy(운전  전략), Fuel cell electric 
vehicles(수소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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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 변화 위기 속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운송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22.4%에 달한다1,2). 이

러한 이유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개발과 보

급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수소전기차의 시장 확대

를 위해서는 연료전지 내구성 문제와 연료전지 가격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3). 

수소전기차는 고분자 연료전지 스택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동 모터로 구동한다. 수소전기차의 내구

성 향상을 위해 고분자 연료전지 스택의 수명이 승

용차의 경우 8,000시간 이상, 상용차의 경우 30,0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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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CEV powertrain configuration5)

Table 1. Vehicle specification5)

Battery maximum power 110 kW

Battery capacity 5.3 Ah

Fuel cell power 128 kW

Maximum torque 335 Nm

Number of cells in stack 400

Cell area 280 cm2

Membrane thickness 125 μm

GDL thickness 250 μm

Exchange current density 0.1 mA/cm2

Maximum current density 1.4 A/cm2

Charge transfer coefficient 0.7

Water vapor diffusivity in GDL 0.07 cm2/s

Density of dry membrane 2,000 kg/m3

Equivalent weight of dry membrane 1.1 kg/mol

간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4). 

과도한 부하 변동은 연료전지 스택 열화의 주요 

원인이다. 연료전지 수명 향상을 위해서 부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전 전략이 필요하다. 

수소전기차의 파워트레인은 크게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과 배터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시스템의 연계 및 부하 분배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Matlab/Simulink 

(MathWorks, Natick, MA, USA)에서 제공하는 수소

전기차 모델을 활용하여 US06 운전 사이클을 입력

하였을 때 연료전지 스택의 부하 변동을 구하였다. 

활성화 면적 200 cm2인 셀 5장의 연료전지 스택 2개

를 제작하여 부하 변동 운전 사이클과 부하 변동을 

제거한 운전 사이클을 적용하여 400시간 장기 내구

성 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100시간마다 성능 곡선을 

측정하고 종료 후 전류차단법, 전기 임피던스 분광법

으로 스택 열화를 분석하였다.

2. 시뮬레이션

2.1 Matlab/Simulink 모델

수소전기차의 실제 주행 조건에서 부하 변동(스택 

전류 변화)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Matlab /Simulink

의 수소전기차 예제 모델을 활용하여 연료전지 스택 

부하 변동 및 사이클에 따른 실제 속도 등을 시뮬레

이션하였다. 예제의 수소전기차 모델은 Fig. 1과 같

이 운전 사이클, 운전자 모델, 컨트롤러, 차량 본체 

부분으로 구성된다. 수소전기차 모델에 사용된 특성

값은 Table 1과 같다. 이 모델에 운전 사이클을 입력

하면 스택 전류 변화 등 시스템의 출력과 에너지 결

과값을 얻을 수 있다5).

2.1.1 운전 사이클

Federal test procedure-75 (FTP-75) 운전 사이클은 

미국 환경보호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과 연비

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방법은 고속도로와 

도시 주행 등 다양한 운전 조건과 약 120 km의 거리

를 주행하는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다. FTP-75는 

총 11분 30초로 구성되어 있다. 

EPA에서 FTP-75와 달리 고속 주행, 급가속 및 급

감속 상황을 반영하여 만든 운전 사이클이 Fig. 2와 

같은 US06이며 FTP-75와 함께 자동차의 연비 및 배

출가스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US06은 FTP-75

보다 더 높은 속도와 가속도를 가지며 휴식 기간이 

짧다. 총 주행 시간은 약 10분으로 이 동안에 자동차

는 약 129 km/h까지 가속하고 중간에 0 km/h에서 약 

97 km/h까지 빠르게 가속하거나 감속한다6).

참고로 국내에서는 공인 연비 측정을 위해 도심

(FTP-75), 고속도로 모드(highway fuel economy driv-

ing schedule, HWFET) 주행을 통한 측정 연비 분석 

후 5사이클 보정식을 적용한다. 여기서 5사이클은 

FTP-75, HWFET, US06 (고속 주행, 급가속 및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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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ack current change at US06 driving cycle 

Fig. 2. US06 driving cycle6)

(a) Stack no. 1 (b) Stack no. 2
Fig. 4.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 stacks

속 상황), SC03 (에어컨 가동 후 주행), cold FTP-75 

(영하 7℃에서 시내 주행)를 말한다7). 

본 연구에서는 부하 변동이 연료전지 스택의 내구

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뚜렷하게 보기 위해 고속

주행, 급가속 및 급감속 운전 사이클인 US06을 부하 

변동 운전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US06 운전

에서 연료전지 스택의 전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1.2 시뮬레이션 결과

US06 운전 사이클에서 연료전지 스택의 전류 변

화는 Fig. 3과 같다. 차량의 평균 출력은 14.765 kW, 

최대 출력은 87.169 kW이다. 배터리에서 최대한 부

하 변동을 감당하도록 운전 전략을 설계할 경우 연

료전지 스택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터리가 모든 부하 변동을 담당하는 이상적인 경우

를 가정하여 부하 변동 운전과 같은 에너지 발전량

을 시간 평균으로 할 때 평균 출력에서의 스택전류

인 35 A를 대조 실험 조건으로 하여 부하 변동 운전

과 정전류(고정 부하) 운전을 비교하였다. 부하 변동

의 경우와 정전류의 경우 2가지에 대해 스택 2개를 

제작하여 400시간 내구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3. 실 험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스택의 부하 변동 운전 데이

터와 정전류 운전 데이터를 스택에 적용하여 부하를 

가했을 때 열화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에 사용될 2개

의 스택을 Fig. 4와 같이 제작하였다. 스택 1은 부하 

변동 운전에 사용하고 스택 2는 고정 부하 운전에 사

용한다. 스택은 5장의 cell로 이루어져 있으며 활성화 

면적은 200 cm2이다. 장기 내구성 실험의 실험 조건은 

수소극, 공기극의 온도 65℃, 화학양론비(stoichiometry 

ratio, SR) 1.5이며 냉각수의 온도는 65℃, 유량 4 Lpm

으로 설정한다.

실험 과정은 초기 연료전지 활성화 과정, polarization 

curve (IV curve) 측정, 400시간 연속 운전, 100시간

마다 가역 회복 과정, 성능 측정, 연속 운전 종료 후 

성능 시험, 전류차단법, 전기화학 시험이다.

연료전지의 성능을 보기 위한 polarization curve는 

정전류 모드(constant current mode, CC mode)로 측

정하였다. 전류 120 A (전류밀도 0.6 A/cm2)에서 20분 

유지, 개회로전압 상태로 1분 유지, anode 수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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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urrent-voltage curves of stack no. 1

Fig. 5. Fuel cell test station Fig. 7. Current-voltage curves of stack no. 2

cathode 질소 환경에서 무부하 상태로 1분 유지, 전

류 증가 단계(20, 40, 60, 90, 120, 160, 200, 240 A) 

각 3분 유지, 전류 감소 단계(200, 160, 120, 90, 60, 

40, 20 A) 각 3분 유지, 질소 공급 종료 운전 10분 유

지 순서로 측정한다. 

활성화 및 polarization curve 측정에는 Fig. 5의 1 

kW급 평가 스테이션(P&P Energytech, Daejeon, Korea)

을 사용하였으며 전기 부하 장치는 PLZ1004 (KIKUSUI, 

Yokohama, Japan)를 사용하였다. 전류차단법 측정에

는 Wavesurfer 3024z Oscilloscope (Teledyne LeCroy, 

Chestnut Ridge,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석법은 HCP-803 (BioLogic, Seyssinet-

Pariset, France)을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전류-전압 성능 곡선

400시간 연속 운전 시 스택의 성능 변화를 100시

간 주기로 비교했을 때 결과는 Figs. 6, 7과 같다. 부

하 변동 운전을 한 1번 스택이 초기 240 A에서 셀 평

균 전압이 약 0.5 V였다. 그러나 부하 변동 운전에 

의해 스택 열화가 진행되며 100시간부터 약 0.45 V

까지 성능이 하락하였으며 400시간이 지나서 약 0.4 V

까지 하락해 400시간 동안 약 20%의 성능 하락을 보

인다. 전류밀도 1 A/cm2 (전류 200 A)에서 400시간 

경과 후 성능은 16.52% 감소하였다. 반면 2번 스택

은 처음 상태일 때 240 A에서 셀 평균 전압이 약 0.5 V

로 1번 스택의 성능과 비슷했지만 정전류 운전을 거

쳐 400시간이 지났을 때 성능이 거의 유지되었다. 전

류밀도 1 A/cm2에서 400시간 경과 후 성능은 1.35% 

감소하였다. 따라서 부하 변동 운전이 정전류 운전보

다 스택의 열화를 가속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전류차단법

부하 변동 운전과 정전류 운전을 하였을 때 스택 

열화를 비교하기 위해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전

류차단법으로 전압 변화를 측정하였다. 저항전압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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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urrent interrupt of stack no.1

Fig. 9. Current interrupt of stack no. 2

Fig. 10. EIS of stack no. 1

Fig. 11. EIS of stack no. 2

실은 전류 차단 즉시 변하는 전압값이고 이를 다음

의 식과 같이 전류로 나누면 저항값을 알 수 있다. 

 

 (1)

여기서 Rohm은 저항 손실 저항(high-frequency re-

sistance, HFR), ηohm은 전기저항 전압 손실, I는 전류

이다8).

전류차단법 실험 결과는 Figs. 8, 9와 같다. 전류밀

도 0.4 A/cm2에서 부하 변동을 적용한 1번 스택의 경

우 전기저항 전압 손실은 0.317 V, 전기저항은 3.96 

mΩ이다. 정전류 운전을 적용한 2번 스택은 전류밀

도 0.4 A/cm2에서 전기저항 전압 손실은 0.183 V, 전

기저항은 2.29 mΩ이다. 부하 변동 운전이 정전류 운

전에 비해 400시간 후 전기저항을 1.67 mΩ 더 증가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하 변동 스택의 전기저항

이 높아지는 것은 전해질막과 이오노머의 술폰산기

가 래디컬의 공격으로 침출되어 이온전도도가 낮아

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3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열화 요인 분석을 위해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을 전류밀도 0.1 A/cm2, 0.2 A/cm2, 0.4 A/cm2에서 

HCP-803으로 측정하였다.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Figs. 10,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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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밀도가 커질수록 전해질막이 수화되고 이온

전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저항은 낮아진다. 1번 

스택은 부하 변동 운전에 의해 열화로 전기저항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번과 2번 스택을 비교하였을 때 부하 변동 운전

을 한 1번 스택의 임피던스가 전체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류밀도 0.4 A/cm2에

서 HFR은 부하 변동한 스택 1은 0.203 Ωcm2로 정전

류 운전한 스택 2의 0.166 Ωcm2에 비해 22% 크다. 

활성화 손실 저항(charge transfer resistance, CTR)은 

부하 변동한 스택 1은 0.697 Ωcm2, 정전류 운전한 스

택 2는 0.483 Ωcm2로 스택 1이 44% 크다. 물질 전달 

저항(mass transfer resistance, MTR)은 부하 변동한 

스택 1은 0.7 Ωcm2, 정전류 운전한 스택 2는 0.449 

Ωcm2로 스택 1이 56% 크다. 

 전류밀도가 높아질수록 CTR은 감소하고 MTR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활성화 손실이 감소하는 이

유는 전류밀도가 높아질수록 촉매 반응의 활성도가 

높아져 전체 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기 때

문이다. 농도 손실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류밀도가 높

아질수록 cathode에서 반응으로 생성된 물이 많아지

고 이것이 반응 기체의 접근을 막기 때문이다9).

5. 결 론

수소전기차의 운전 전략이 연료전지 스택의 내구

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부하 변동 운

전 사이클과 고정 부하 운전 사이클을 통해 장기 내

구성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Matlab/Simulink

의 수소전기차 예제 모델을 사용하여 driving cycle 

US06에 대한 스택전류 변화 데이터 값을 확보하였다.

400시간 연속 운전 후 전류밀도 1 A/cm2에서 부하

변동 스택의 성능은 16.52% 감소하였고 정전류 운전 

스택의 성능은 1.35% 감소하였다. 따라서 부하 변동

이 스택 열화를 가속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류 차단법을 통해 부하 변동 운전을 적용한 스

택은 전류밀도 0.4 A/cm2에서 전기저항이 3.96 mΩ

로 정전류 운전의 2.29 mΩ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부하 변동이 전해질막과 이오노머의 전도

도 열화도 가속시킴을 알 수 있었다.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을 통해 연료전지 스택

의 CTR, 전기저항, MTR의 열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부하 변동 운전을 한 1번 스택의 임피던스가 고정 부

하(정전류) 운전을 한 2번 스택의 임피던스보다 전체

적으로 더 증가하였고 전류밀도가 높아질수록 CTR

은 감소하고 MTR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CTR

이 감소하는 이유는 전류밀도가 높아질수록 활성화

손실의 비중이 낮아지고 MTR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

류밀도가 높아질수록 cathode에서 생성되는 물의 양

이 많아져 전극 표면을 막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스택 내구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택의 부하 변동을 제거하고 

장기 내구성 실험을 통해 스택 내구성을 평가하였다. 

장기 내구성 실험을 통해 부하 변동 운전이 정전류 

운전보다 연료전지 스택의 열화를 가속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류밀도가 높아질수록 전기저항 

손실과 CTR은 감소하고 MTR은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운전 전략 최적화를 통해 수소전

기차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과 부하 변동

이 스택 열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실제 차

량 운전에서는 정전류 조건에서만의 운전이 불가능

하고 잦은 시동/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부하 변동뿐만 시동/정지 등 스택의 열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전 전략 

개발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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