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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ydrogen gas is light and diffuses very quickly. Therefore, when a 

leakage accident occurs, the damage is great, so a technology that can quickly

measure the leakage in the air at a long distance is needed. In order to develop 

hydrogen gas leaked in the atmosphere in a non-contact manner, an experiment 

was performed to measure hydrogen gas using a lidar technology using the 

Raman effect. Hydrogen Raman signals were detected using a UV LED light 

source, which is a Raman light source, and a spectrometer in the ultraviolet re-

gion including an optical filter in the 400-430 nm band. To develop this, a Raman

lidar optical structure was designed to measure the hydrogen Raman signal at a

certain distance, and the hydrogen Raman spectrum was confirmed using a 

standard ga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is optical structure. The linearity 

was found to be 0.99 using hydrogen standard gas (10, 50, 100, 500, 1,000 

ppm). Accordingly, a Raman lidar capable of measuring hydrogen gas rapidly dif-

fusing in the air in an open state was developed to improve the limitations of ex-

isting hydrogen sensors.

Key words : Hydrogen safety(수소 안전), Hydrogen gas(수소 가스), LiDAR(라이다), 

Raman detector(라만 감지기), Hydrogen leak(수소 누출)

205

2023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 All rights reserved.

1. 서 론

수소 에너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소 에너지는 공기보다 가볍고 폭발 하한계

(lower explosive limit)가 낮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2)

. 수소 안전 분야는 주로 제트

화염(jet fire)이나 폭발(explosion) 사고 시나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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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optic configuration for raman lidar 

with spectrometer

기반으로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

이션 해석
3)
을 수행하거나 실물 실험

4,5)
을 통해서 안

전 이격거리를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수소 누

출 특성에 대한 연구는 수소 충전소
6)
, 수소 자동차

7,8)
, 

수소 주택
9)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접촉식 센서를 

이용하여 수소 감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0,11)

.

수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출용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수소 가스는 

다른 가스와 비교하면 무색, 무취이고, 화학적으로 

안정화되어 공기 중에 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가스

에 비해 선택적 인식이 어려워 측정 오차율이 증가

할 수 있다
12)

. 기존의 수소 가스 측정 방식은 주로 접

촉 방식의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접촉 방식의 

센서로는 전기 화학식 방법과 전열 접촉식 방법 등

이 있으며, 접촉식 센서는 가스가 직접 접촉하여 측

정이 가능하지만, 수소 가스는 확산 속도가 너무 빠

르기 때문에 접촉되어 감지될 확률이 매우 낮다. 따

라서 접촉식 가스 센서는 밀폐 공간 내에서 수소 가

스가 누출된 곳 부근에서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거리

가 멀어지거나 개방 공간에서는 접촉식 센서에 의한 

수소 감지는 어렵다. 이에 따라 비접촉식 개방형으로 

수소를 감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라이다 기술을 적용한 라만 효과를 이용한 수소 

감지 방식은 가시광선부터 자외선 영역까지 다양한 

파장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초기에는 Voronina 

등
13)

에 의하여 523 nm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이

론적으로 수소 가스 분자 검출의 가능함이 제안되었

다. 또한 미국의 Ball 등
14)

과 일본의 Asahi 등
15)

에 의

하여 수소 가스 원격 계측이 가능한 라만 라이다 시

스템이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라만 라이다 기술을 사용하

여 비접촉식 방법으로 수소 가스를 감지할 수 있도

록 외부 광원의 영향이 적으면서 낮은 전류에 높은 

휘도가 나올 수 있는 자외선 LED와 검출기를 사용

하여 측정 수소 가스와 감지 센서를 정렬해서 수소 

가스의 측정 면적을 최적화할 수 있는 수소 가스 검

출용 센서를 개발하였다. 기초 연구를 위하여 분광기

를 사용하였으며, 수소 가스 정량 분석을 위하여 다

중 회귀곡선을 사용하였다.

2. 실 험

2.1 분광기(spectrometer)를 적용한 라이다 기반 

수소 측정용 라만 라이다 센서

비접촉식 수소 가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방된 일정 

영역에 있는 수소 가스를 광 확대기(beam expanders)

를 이용하여 360 nm 자외선(ultraviolet) LED를 라만 

광원으로 사용하였다. 광학 필터(425 nm, 400 nm)와 

수집 렌즈(collimating lens)를 이용하여 라만 신호를 

검출하였으며, 광 파이버(optical fiber, core diameter 

400 um, material quartz)와 분광기(spectrometer, UV-VIS 

range; Ocean Insight, Orlando, FL, USA)를 사용하여 

라만 신호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라만 신호 세기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회로(analog to digital converter)를 통해서 디지털 값을 

단위(counts)로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Fig. 1과 같이 

분광기로 200-1,100 nm까지 측정하고자 오목 회절발

(concave grating)과 광다이오드 배열 검출기(photo-

diode array detector)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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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test system with gas chamber 

and Raman lidar module

Fig. 2. Photograph of Raman lidar test system 

Fig. 4. Raman spectrum of hydrogen gas at 100 ppm 

2.2 측정 방법

수소 가스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대기 중

의 수소 표준 가스를 일정한 농도로 유지하도록 체

임버(직경 100 mm, 길이 210 mm)를 사용하였다. 체

임버 재질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였으며 라만 광원 

투과, 후방 산란 라만 신호 검출을 위하여 석영 재질

의 창이 있는 구조로 제작하였다(Fig. 2). 그리고 광

원과 검출기는 반사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Fig. 3

과 같이 한쪽 면에는 석영 재질의 창을 장착하고 반

대쪽은 스테인리스 반사판(직경 100 mm, 두께 5 mm)

을 구성하였다. 

표준 가스는 수소-질소 혼합 가스에서 수소 함량

이 10, 50, 100, 500, 1,000 ppm인 표준 가스탱크

(Ligaseu, Daejeon, Korea)를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3 

bar)으로 주입하였고, 주입과 동시에 외부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압력 변화에 대한 농도 변화를 최소화

하였다. 일정 시간 동안 표준 가스를 주입하고 1분이 

경과한 후에 라만 라이다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소 라만 스펙트럼 측정

라만 라이다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소 라만 스펙트

럼을 측정하였다. 수소 이원자 분자를 조화 진동자로 

근사하고, 선형 회전자임을 고려한 선택 규칙을 따르

는데, 라만 분광법에서는 수소 진동 선택 규칙에 

ΔJ=0인 경우가 추가되고, ΔJ=0에 해당하는 진동-회

전 스펙트럼을 Q branch라고 부른다. 그리고 Q branch를 

기준으로 J 값이 2 증가하게 되면 S branch가 된다. 

이러한 수소 진동 선택 규칙에 따라 Fig. 4에서와 같

이 수소의 이원자 분자에서만 나타나는 Q branch와 

S branch를 확인하였다.

가스 체임버에 일정한 농도의 가스를 주입한 후에 

연속적으로 수소 라만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라만 라이

다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100 

ppm 표준 농도 가스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측정하

였다. 전체 수소 스펙트럼에서 434 nm 파장 대역이 

가장 높은 라만 세기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표준편차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를 측정하였다. 이

때 라만 세기의 절대표준편차는 7.69 counts로 계산

되었으며, 평균은 1,520 counts로 확인되었다. RSD는 

(절대표준편차/평균) ×100으로 계산하였으며 0.5%로 

측정되었고 매우 높은 재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는 100 ppm에서 연속적으로 측정할 때의 수소 

라만 스펙트럼을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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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aman raw spectra of hydrogen at 10, 50, 100, 500, 

and 1,000 ppm standard sample

Fig. 5. Reproducibility of hydrogen raman spectra at 100 ppm 

standard sample

Fig. 8. Raman 1st derivative spectra of hydrogen within from 

400 to 440 nm 

Fig. 7. Raman 1st derivative spectra of hydrogen at 10, 50, 

100, 500, and 1,000 ppm standard sample 

3.2 농도별 수소 라만 스펙트럼 변화 측정

수소 표준 가스를 농도별(10, 50, 100, 500, 1,000 

ppm)로 사용하여 라만 라이다 시스템으로 측정하였

다. 측정된 라만 라이다 스펙트럼은 Fig. 6과 같다.

분광기 파장 대역은 200-1,000 nm이며 수소 가스

는 400-441 nm 파장 대역에서 스펙트럼이 확인되었

다. 수소 가스는 416 nm와 434 nm에서 가장 높은 세

기가 측정되었으며 그 외 파장 대역에서는 농도 변

화에 따른 세기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Fig. 6). 이

러한 결과를 통해서 수소 라만 스펙트럼에서 바탕선

을 안정화시키고, 400-441 nm를 스펙트럼을 농도에 

따른 라만 세기에 대한 선형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전체 수소 라만 스펙트럼을 1차 미분을 통해서 바

탕선 보정한 후에 400-441 nm에서 농도별 스펙트럼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Fig. 7), 두 번째 그래프(Fig. 

8)에서는 이 파장 대역에서 420 nm와 430 nm 사이

에서 농도와의 선형성을 보였다. 420 nm와 430 nm 

부분은 농도에 따라서 라만 세기가 감소하였는데 이

는 해당 영역에서 바탕선 보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

으며, 425 nm에서는 바탕선 보정이 되었기에 농도에 

따라 상승하는 선형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를 통해서 농도에 따라서 다른 선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량 분석에 있어서는 다변량 분

석 기법을 통해서 정량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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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ultiple linear regression plot between actual value and 

predicted value

3.3 다변량 분석 방법을 통한 수소 라만 스펙트럼 

정량 분석

회귀분석이란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간의 상호관계(선형, 비선형관계 등)를 분

석하는 기법이다. 종속변수 Y를 설명하는데 k개의 

독립변수인 X1, X2, …, Xk를 도입할 때 다중 회귀모

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6)

.

Yi= β0+β1⋅X1i+β2⋅X2i … βk⋅Xki+εi, 

i= 1,2,3,4, … n                             (1)

여기서 β0, β1, … βk는 회귀계수 또는 매개변수를 

의미하고, εi는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 N (0, σ2)

을 따르는 오차항이다. βj (j=1, … k)는 j번째 독립변

수 Xj의 회귀계수(기울기)를 의미하는데, Xj를 제외

한 다른 모든 독립변수의 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Xj의 

값이 한 단위 증가할 때의 Y값의 평균 변화량을 나

타낸다. 그리고 Xji는 독립변수 Xj의 i번째 관측값을 

의미한다. 다중 선형 회귀모형은 식 (2)와 같은 간단

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Y= X + βε                                (2)

표준 수소 가스 농도와 수소 라만 스펙트럼과의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서 정량 분석하였다. 다중 

회귀곡선은 400 nm부터 441 nm 영역으로 선택한 후 

수소 라만 스펙트럼과 농도를 다중 회귀곡선을 위한 

소프트웨어(Unscarambler; Camo Software, Oslo, Norway)

로 정량 분석하였다. 정량 분석 결과 Fig. 9와 같이 

0.99의 선형성이 계산되었다.

예측한 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식 (3)과 

같이 제곱합의 평균의 제곱근으로 검량선(calibration 

curve)의 차이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SEC  


N A 


i  

N

yi yi 


           (3)

여기서 는 검량선(calibration curve) 세트 내의 y 값

이 검량선 식에 의해 예측된 값이며, A는 분석하고

자 하는 성상의 수이다. 

SEP  


N


i  

N

y CV i  yi 


(4)

여기서  cv,i는 샘플이 제외된 calibration 식에서 yi

를 예측한 값이다. 본 실험에서는 standard errors of 

calibration (SEC)가 20.05 ppm, standard errors of 

prediction (SEP)는 44.52 ppm이고 Bias는 0.0016으

로 계산되었다. 즉 선형성은 0.99이고, 20.05 ppm의 

예측값 차이로써 1,000 ppm까지 정량 분석하였다.

4. 결 론

개방된 수소 가스를 비접촉식으로 측정하기 위하

여 라이다 기반의 라만 시스템을 활용해 광학적으로 

설계한 뒤에 수소 가스에 대한 감지 및 정량 분석을 

통해서 비접촉식 측정 장비로 성능 평가를 위한 기

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기초 연구를 위하여 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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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라만 광학기에 스펙트럼을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분광기를 사용하였다. 분광기 전단에는 수소 신

호만 필터링하기 위하여 광학적인 필터를 425 nm로 

설정해서 수소 스펙트럼을 확인하였다. 425 nm에서 

수소 라만 스펙트럼 특징인 두 가지 Q branch와 S 

branch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각 농도별 정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Q branch와 S branch 모두 사

용하는 다변량 분석 방법 중 다중 회귀곡선으로 정

량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선형성은 0.99와 다중 회

귀곡선의 모델의 정확도인 root-mean-standard errors 

of calibration (RMSEC)은 20 ppm으로 충분히 표준 

농도에 대한 농도별 측정값으로 감지 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선형성을 

가지고 1,000 ppm 이상에서도 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농도까지 비접촉식 방법으로 수소 가스를 검출하

는 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수소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 및 

관리자가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소 라이다 

센서와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를 일체화한 복합 감지

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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