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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작동 박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저항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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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fabricated thin film solid oxide fuel cells on nanoporous anodic aluminum oxide (AAO) substrate for low-

temperature operation using the all-through sputtering method. To deposit up to a three-micrometer thick anode with both

porosity and electrical conductivity, we used the glancing angle deposition and co-sputtering methods. For the anode

materials, we used nickel gadolinium-doped-ceria (Ni-GDC) mixed ionic and electronic conductor (MIEC), which improved

hydrogen oxidation reaction reactivity at the anode side. TF-SOFCs were successfully operated at 500oC, and 223.6 mW/

cm2 was their highest measured maximum power density. We conducted structural and electrochemical analyses to figure

out cells’ unique resistant characteristics; ohmic resistance through the anode thin film and polarization resistance of

reaction area near the narrowed anode pores. We found how the anode thin film thickness affects the current collecting

performance and the anode reactivity, and their effects were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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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는 이트리

아 안정화 지르코니아(Yttria Stabilized Zirconia, YSZ) 등의 고체

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로, 고온 작동에 따른 사용

가능한 연료의 다양성, 폐열의 사용 가능성으로 인한 높은 연료

효율, 단순한 구조 등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차세대 전력원으로

거론되고 있다[1,2]. 하지만, 고체 산화물 전해질의 이온 전도 메

커니즘 상 약 700-1,000oC의 고온 영역에서 작동되어 왔으며, 그

로 인한 연료전지 및 주변 설비의 열적 내구성(Thermal Durability)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1,3-5].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

해질을 수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박막의 형태로 제작하고, 비교적

저온 영역인 500-600oC 수준에서 작동시키는 박막 SOFC의 개념

이 주목받고 있다[6-9]. SOFC의 저온구동은 전극에서의 활성화

손실(Activation Loss)의 증가 및 전해질에서의 이온전도도 감소에

따른 저항손실(Ohmic Loss)의 증가를 야기한다. 이때 박막 전해

질을 SOFC에 적용하면 전해질에서의 이온 전도 경로 감소에 따

라 이온 전도 저항이 감소함으로써 저온 구동 시의 저항 손실을

상쇄시키고 상대적인 저온에서도 합리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

다[6-9].

특히 박막 전해질뿐만 아니라 SOFC 구성요소를 모두 박막으

로 제작하는 연구로써 비전도성 다공성 기판인 양극 산화 알루미

늄(Anodic Aluminum Oxide, AAO)를 사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왔다[10-14]. 이는 AAO의 고온에서의 안정성, 기공 크기 조

절의 용의성, 대량생산 가능성에 기인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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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O 기판 상에 스퍼터링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SOFC는 연료

극 두께 증가에 따라 분극저항(Polarization Resistance)이 증가하

고, 전극 면내(In-Plane) 방향으로의 옴저항(Ohmic Resistance)이

감소하는 교환관계를 가진다[13,14]. 이는 연료극 두께 증가에 따

라 연료의 확산을 통한 전달이 이루어지는 기공이 닫히면서 연료

전지의 반쪽반응 중 연료극 산화반응(HOR)이 일어나는 삼상계면

(Triple Phase Boundary, TPB)이 감소하는 반면, 이때 발생하는 전

자가 전도되는 전극의 단면적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 기반하여, 연료극의 기공도는 유지한 채 그 두께만 증가시

킬 수 있다면, 분극저항은 그 수준을 유지하되 옴저항만 감소시킴

으로써 셀의 추가적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13].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상용 기판 중 가장 큰 기공 크기(250

nm)를 가지는 AAO 기판 상에, 두꺼운 전극 물질을 증착 시에도

높은 다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진 GLAD (Glancing Angle

Deposition) 스퍼터링 기법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연료극 두께를

갖는 박막 SOFC를 제작하였다[15,16]. 연료극 두께의 영향만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해질 및 공기극은 양 셀에서 동일한 물질 및

두께로 스퍼터링하여 증착되었다. 제작된 박막 연료전지의 구조

분석을 위해 전체 연료전지의 단면과 연료극 및 전해질 증착면에

대해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사진

을 촬영하였다. 또한, 정량적인 성능 비교 및 분석을 위해 선형주

사전위법(Linear Sweep Voltammetry, LSV) 및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을 사용하여

전류-전압-전력(I-V-P) 및 나이퀴스트(Nyquist) 선도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측정결과들의 상호 연관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공성 박막 연료극의 두께 변화에 따른 박막 SOFC 성

능 변화 양상에 대한 해석을 논의하였다.

2. 실험 방법(Experimental Methods)

2.1 셀 제작

박막 SOFC의 제작을 위한 기판으로 평균 지름 250 nm의 기공

을 가지는 상용 AAO 기판(1 cm × 1 cm × 100 µm) (Inredox, USA)을

사용하였다. AAO 기판 상에 Ni 와 GDC를 입사각 45o로 GLAD

동시 스퍼터링하여 Ni-GDC 연료극을 증착하였다. 스퍼터링은 초

기진공 6.67 e-4 Pa (5 e-3 mTorr) 및 Ar 가스 8.00 Pa (60 mTorr)의

환경에서 Ni 금속 타겟(RND Korea, South Korea)과 GDC 세라믹

타겟(20 : 80 mol %) (RND Korea, South Korea)에 각각 DC 200

W, RF 50 W의 파워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샘플 간 증착되는 연료극 두께 조절을 위하여 각 샘플의 연료

극 스퍼터링 시간을 조절하였고, 각각 800, 3,000 nm의 두께로 증

착하였다. 연료극 두께로 800, 3,000 nm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작은 기공크기(80 nm)를 가지는 AAO 기판에서의

연료극 두께에 따른 저항의 교환관계를 관찰한 기존 연구의 경우

300-1,000 nm의 연료극 두께를 사용하였으며, 최적성능은 800

nm에서 관찰되었다[14].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대비 약 3배 더 큰

기공 크기(250 nm)를 가지는 AAO 기판을 사용함으로써 더 두꺼운

연료극에서의 분극저항 유지 및 옴저항 감소를 기대하였기 때문

에 기존 연료극 두께 범위의 약 3배에 해당하는 800, 3,000 nm의

연료극 두께를 사용하였다. 해당 스퍼터링 과정의 개략도는 아래

Fig. 1과 같다.

전체 셀에 대해 전해질 및 공기극은 동일한 조건 및 두께로 증

착하였다. 먼저, 전해질은 지름 2인치 Y/Zr 합금 타겟(16 mol %

Y) (RND Korea, South Korea)을 이용하여 초기진공 6.67 e-4 Pa

(5 e-3 mTorr), Ar/O2 혼합가스(80 : 20 vol %) 0.667 Pa (5 mTorr)

의 환경에서 RF 200 W로 스퍼터링하여 800 nm 두께로 증착하였

다. 이어서, 공기극은 지름 2인치 Pt 타겟(RND Korea, South

Korea)을 이용하여 초기진공 6.67 e-4 Pa (5 e-3 mTorr), Ar 가스

12.0 Pa (90 mTorr)의 환경에서 DC 100 W로 스퍼터링하여 150 nm

두께로 증착하였다.

최종적으로, AAO – Ni-GDC (800 nm) – YSZ – Pt의 구조를

가지는 셀과, AAO – Ni-GDC (3,000 nm) – YSZ – Pt의 구조를

가지는 셀을 제작하였으며, 각각을 ‘Ni-GDC 8’, ‘Ni-GDC 30’으

로 명명하였다.

2.2 셀 구조 확인

완성된 셀의 구조적 결함 여부 및 각 층의 증착 두께 확인을 위

해 셀의 단면의 집속 이온빔 주사전자현미경(Focused Ion Bea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IB-SEM) (Quanta 3D FEG, FEI

Company, USA) 사진을 촬영하였다. 또한, 연료극 두께의 연료극-

전해질 계면에의 영향 및 전해질에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AAO 기판 상에 증착된 연료극 표면과, 연료극 위에 증착된 전해

질 표면의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UPRA 55VP, Carl Zeiss,

Germany) 사진을 촬영하였다.

2.3 전기화학적 분석

완성된 셀의 성능 측정을 위하여 선형주사전위법과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을 사용하였다. 측정에는 상용 전기화학 분석기기

(Reference 600, Gamry Instruments, USA)을 사용하였다. 선형주

Fig. 1 Schematic of GLAD co-sputter of Ni and GDC on AAO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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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위법은 개회로전압(OCV) - 0.3 V 사이의 전압 범위에 대해

0.01 V 단위, 0.025 V/s의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전기화학 임피던

스 분광법은 0.6 V에서 진폭 30 mV 사인파로 2-1 M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구조 분석

아래 Fig. 2의 좌, 우측 열은 각각 Ni-GDC 8, Ni-GDC 30의 단

면, 연료극 표면, 그리고 전해질 표면에서의 SEM 사진을 보여준

다. 먼저, Figs. 2(a), 2(b)의 셀 단면 SEM 사진에서 각 셀의 모든

층이 박리 등의 특별한 결함없이 균일하게 증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셀의 연료극 두께는 각각 800, 3,000 nm로 확인하였

으며, 전해질과 공기극의 두께는 모두 동일하게 각각 800, 150

nm로 확인하였다. 

연료극의 경우 Figs. 2(a), 2(b)의 SEM 단면 사진에서 결정립

(Grain) 사이사이로 연료 확산이 가능한 기공들이 다수 확인 가능

하다. 이들이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주상조직의 형태로

성장하며, 연료극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기둥의 지름이 커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AAO로부터 이어지는 기공은 연료극의 두께

가 두꺼워질수록 닫혀가는 것 또한 확인이 가능하다[17-19]. 이러

한 현상의 영향은 Figs. 2(c), 2(d)의 연료극 표면 SEM 사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Fig. 2(c)의 Ni-GDC 8의 연료극 표

면의 경우 아직 연료극의 두께가 비교적 얇아 두껍게 연결되어 있

는 메인 채널(붉은 화살표 표시) 이외에도 결정립 사이사이로 미

쳐 닫히지 못한 미세 기공(노란 화살표 표시)이 다수 보이는 반면,

Fig. 2(d)의 Ni-GDC 30의 경우 메인 채널은 존재하나, 이외의 미

세 기공은 대부분 닫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해질의 경우 Figs. 2(a), 2(b)의 SEM 단면 사진에서 연료극의

일부 기공이 이어지기는 하나, 두께 증가에 따라 기공이 닫혀 기밀

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Figs. 2(e), 2(f)의 전해질

표면 확인 결과, 2(e)의 Ni-GDC 8의 경우 노란 화살표로 표시한

것과 같이 전해질 평면상에 미쳐 닫히지 못한 매우 미세한 기공이

일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Fig. 2(f)의 Ni-GDC 30

의 경우 그러한 기공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전해질의 증착 두께

가 800 nm로 비교적 얇아 Ni-GDC 8과 Ni-GDC 30의 연료극 표면

구조의 영향이 전해질 표면까지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2 전기화학적 분석

3.2.1 선형주사전위법

양 셀의 전반적인 성능 분석 및 비교를 위해 선형주사전위법을

사용하여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Fig. 3의 i-V-P 곡선을 확보하

였다. 구분을 위해 Ni-GDC 8의 경우 주황색, Ni-GDC 30의 경우

검정색으로 표현하였다. Ni-GDC 8, Ni-GDC 30은 각각 1.081,

1.049 V의 OCV를 기록하여 Ni-GDC 8이 미세하게 더 높은 OCV

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OCV의 차이는 Figs. 2(e), 2(f)의 전해질

표면 SEM 사진을 통해 원인을 유추해 낼 수 있다. Ni-GDC 30의

경우 전해질 층에서 보다 안정적인 기체 차단이 이루어진 반면,

Ni-GDC 8의 경우 연료극 표면에서 보이던 기공이 전해질 표면까

지 이어져 미세한 연료 크로스오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OCV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대전력밀도의 경우 Ni-GDC 8, Ni-GDC 30이 각각

223.6, 181.2 mW/cm2로 Ni-GDC 8에서 약 23% 더 좋은 성능이

기록되었다. 이는 앞선 OCV의 경향성과, 서론에서 언급한 실험

설계를 고려할 때 직관적이지 않은 결과로, 이에 대한 상세 원인

분석을 위하여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을 실시하였다. 

Fig. 2 SEM picture of (a) cross section of Ni-GDC 8, (b) cross

section of Ni-GDC 30, (c) anode plane of Ni-GDC 8, (d)

anode plane of Ni-GDC 30, (e) electrolyte plane of Ni-GDC

8, and (f) electrolyte plane of Ni-GDC 30

Fig. 3 i-V-P curves of two cells measured at 5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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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양 셀에 대해 취득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결과는 Fig.

4(a)와 같다. 측정결과를 Fig. 4(a) 좌측 상단의 등가회로모델

(Equivalent Circuit Model, ECM)을 가정하고 피팅하였다. 해당

등가회로는 하나의 저항 성분과, Constant Phase Element (CPE)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RQ 성분 두개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이다.

각각의 RQ 성분은 연료극과 공기극을 나타내며, 저항성분은 전체

전지에서의 옴저항을 나타낸다. 그 결과로써 Ni-GDC 8, Ni-GDC

30에 대해 각각 0.587, 0.489 Ω·cm2의 옴 저항과 0.668, 1.78

Ω·cm2의 분극저항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Fig. 4(b)의 막대그

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서론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연료극 두께 증가에 따라 옴

저항이 0.598 Ω·cm2에서 0.457 Ω·cm2로 23.4% 감소하였다. 연료

극 두께가 275% 증가하였지만, 옴 저항은 23.4%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은 옴 저항에 기여하는 다른 성분인 전해질에서의 이온전

도 저항 및 공기극에서의 저항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분극저항의 경우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66.7% 증가하였다. 이는 비교적 큰 기공 크기의

AAO(250 nm)와 GLAD 스퍼터링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

극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극 표면에서의 미세 기공이 결국

닫히고, 이것이 연료극과 전해질 사이의 계면의 TPB 감소로 이어

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Figs. 2(c), 2(d)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Fig. 2(c)의 Ni-GDC 8의 연료극 표면의 경우 빨간 화살표

로 표시된 메인 채널 이외에도 노란 화살표로 표시된 작은 채널들

이 곳곳에 존재하며 이들이 모두 TPB 형성에 기여하나, Fig. 2(d)

의 Ni-GDC 30의 연료극 표면의 경우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메인

채널 주변에서만 TPB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이

온-전자 혼합전도체(Mixed Ionic-Electronic Conductor, MIEC) 물

질인 Ni-GDC를 사용함에 따라 연료극 두께에 따른 TPB 증가의

효과도 존재하였겠지만, Ni-GDC 내 Ni의 비율이 높아 연료극 두

께에 따라 미미한 TPB 향상만을 야기하였고, 결과적인 분극저항

에의 영향이 기공 닫힘에 의한 TPB 감소 대비하여서는 훨씬 적었

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Ni-GDC 8의

경우 전해질에 미세한 기공이 형성되고, 이것이 연료 크로스오버

를 야기하여 Ni-GDC 8에서 일부 성능저하를 야기할 것이다. 하

지만, 전해질의 경우 연료극 위에 증착되므로 연료극 대비 생성되

는 기공의 크기가 매우 미세하며, 이는 Fig. 2(e)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Ni-GDC 8의 전해질 상 미세한 기공에 의한 성능 감

소는 Ni-GDC 30에서의 기공닫힘에 따른 TPB 감소 및 그에 따른

성능 감소 대비 그 크기가 작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연료극 두께 증가에 따라 셀의 옴저항은 감소하였지만, 그 두께

증가 폭이 지나쳐 GLAD 기법 등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공

감소에 따른 TPB 감소 및 분극저항의 증가가 발생하였다. 이는

초기 예상과는 다르게 최대전력밀도 기준 오히려 18.9%의 성능감

소를 야기하였다. 이처럼, 비전도성, 다공성 기판인 AAO 기반의

박막 SOFC의 경우 연료극 두께 증가에 따라 옴저항과, 분극저항

의 경향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두께 3,000 nm의 연료극을 갖는 Ni-GDC 30의 경우 감소된 전기

전도 저항보다 증가된 분극 저항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

는 결과적으로 Ni-GDC 8 셀에 비해 Ni-GDC 30 셀에서의 성능이

23% 이상 열세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전 진행된 연

구 참조 시, 연료극 두께 증가에 따른 분극저항 변화는 초기 감소

이후 다시 급격하게 증가되므로[14], 만약 해당 실험에서 연료극

두께 증가가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되어 증가되었다면 최적의 성

능을 나타내는 연료극 두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번 연구는 AAO 기판 상에 스퍼터링을 이용하여 제작된

SOFC 셀의 연료극 두께에 따른 옴저항과 분극저항 간의 교환관계

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출발하여 더 큰 기공 크기를 가지는 AAO와

GLAD 스퍼터링을 사용할 시의 성능변화를 확인하였다. 본래 분극

저항은 유지되며, 옴 저항은 감소하여 셀의 성능은 전반적으로

Fig. 4 (a) EIS results of two TF-SOFCs plotted with line graphs

fitted by ECM. (b) Impedance values are divided into ohmic

resistance and faradaic resistanc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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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옴저항은 0.587 Ω·cm2에서 0.489

Ω·cm2로 23.4% 감소하였지만, 분극저항은 0.668 Ω·cm2에서 1.78

Ω·cm2로 오히려 66.7% 증가하여 전체 성능은 최대전력밀도 기준

223.6 mW/cm2에서 181.2 mW/cm2로 18.9% 감소하였다. 여기서, 옴

저항의 경우 연료극 두께 증가에 따라 전자의 전도 면적이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분극저항의 경우 연료극 두께 증가에 따라

기공 닫힘 및 그에 따른 TPB 감소에 따라 증가하였다. OCV의 경

우 연료극 두께 증가에 따라 오히려 미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료극의 기공 닫힘이 더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스퍼터된 전해

질이 더 치밀하게 증착되었고, 그에 따라 기체 차단성능이 더 좋

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비전도성 기판 위에 제작된

박막 SOFC가 갖는 두 저항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연료

전지의 성능 차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연료극 두께의 증가

가 지나쳐 분극저항이 크게 증가하고, 전체 성능은 감소하였음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최적 연료극 두께의 도출하고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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