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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환경에서 Dynamic method의 boiling point 방식을 이용한 

소재의 증기압 측정가이드

Vapor pressure measurement guide – Measurement of vapor pressure of metal-organic
precursor using boiling point of dynamic method

서 문

이 가이드는 소재의 증기압을 dynamic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 내용의

가이드이다. 증기압 측정 방법 중 하나인 dynamic method는 boiling point 방식을 사용하여 샘플

의 끓는점을 측정하여 증기압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개 요

반도체 시장의 확장과 미세패턴 기술 필요성의 증가로 인해 단차 피복성이 우수하고 physical

vapor deposition (PVD)에 비해 저온 공정이 가능한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 atomic layer deposition (ALD)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반도체

용 원료물질이 개발되어졌다.

반도체용 원료물질의 증기압과 같은 기초 물성 파악은 증착공정의 효율성 및 수율증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현재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측정기술의 부재로 인해 제품이 상용화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진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원료물질을 공정 투입 전에 증기압 측정하여 공정

조건 최적화를 시켜야한다. 그러나 현재 표준화·상용화된 증기압 측정 기술 및 장치가 부족한 실

정이다. 국외적으로는 American Society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에서 증기압 측정 절차에 대하여 발표된바가 있으나 반도체용 원료물질에 해당

되는 표준 규격은 없다.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 및 원료물질 평가 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규격의 제정이 필요하다.

1.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소재의 종류 및 순도에 따른 증기압 상태를 dynamic method (boiling)로 측정하는

시험법을 수록하고 있다. 이 방법은 1 – 760 Torr 정도의 증기압을 가지는 소재의 증기압을 측정

할 때 사용되고, 장치 허용범위 내 압력대에서 끓는점이 상온과 200℃ 사이인 소재에 적용한다.

2. 인용표준

ISO 17025,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ASTM E74, Standard practice of calibration of force-measuring instruments for verify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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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indication of testing machines, 2000.

ASTM D 2879-75 ; Standard Test Method For Vapor Pressure-Temperature Relationship and

Initial Decomposition Temperature of Liquids by Isoteniscope.

EPA Product Properties Test Guidelines, OPPTS 830.7950, Vapor pressure. 1996.

EAL-G22, Uncertainty of calibration results in force measurements, 1996.

3. 용어의 정의

3.1 증기압(Vapor pressure) 액체 또는 고체에서 증발하는 압력으로, 증기가 고체나 액체와 동

적평형상태에 있을 때의 포화증기압.

3.2 순도(Purity) 물질의 화학조성이 얼마만큼 순수한가를 나타내는 정도. 그 순도에 따라 물질

의 녹는점, 끓는점 그리고 증기압에도 영향을 줌.

3.3 끓는점(Boiling point) 액체가 표면과 내부에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끓기 시작하는 온도. 액체

표면으로부터 증발이 일어나며 액체에서 기체로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온도.

3.4 분해온도(Decomposition temperature) 물질이 열에 의해 분해 반응이 일어나 분자 구조가

파괴되고 재료가 분해되는 온도. 분해 온도는 열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가파르게 바뀌지는 않

음.

4. 증기압 곡선의 결정

이 가이드에서 증기압은 진공에서 소재의 끓는점으로 결정한다. 이때 소재의 끓는 온도가 분해 온

도보다 낮은 영역에 위치해야 하며 가열하는 온도 범위는 상온에서부터 끓는점과 분해 온도 사이

여야 한다. 소재의 끓는점은 가열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에서의 온도를 끓는점으로

본다.

그림 1. 압력에 따른 소재의 boiling point 변화

그림 1은 압력에 따른 소재 boiling point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해온도가 낮은 소재의 경우 상압

에서의 끓는점이 분해온도보다 높을 경우 순수한 샘플의 증기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이러한 소재는 압력이 고진공으로 갈수록 끓는점이 낮아져 분해온도보다 낮아지게 되고 소재의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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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진공상태를 형성하여 끓는점을 낮추어 샘플이 분해되지 않는 온도 범위에

서 측정을 진행한다. 순수 물질의 증기압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3회 이상 반복 실험한

데이터를 Antoine equation에 대입하여 증기압 곡선을 나타낸다.

그림 2. 증기압 곡선 그래프

그림 2는 다른 3개의 압력대에서 측정한 끓는점 데이터를 Antoine equation simpler form에 대입하여

나타낸 증기압 곡선 그래프로 이 때, 증기압 데이터의 유효성은 그래프의 내삽 구간에서만 유효하며

외삽 구간에 해당하는 영역의 증기압은 추측만 가능할 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5. 요구 사항

증기압 측정 시 사용되어지는 pressure gauge와 thermometer는 측정 이전에 교정을 하여야한다.

증기압 측정에 사용되는 소재의 경우 사전에 material safety data seet (MSDS)를 확인하여 샘플

의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한다. 또한 샘플이 공기 및 수분에 민감하여 변형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활성 분위기의 수분 농도가 1ppm 미만인 glove box에서 sampling을 진

행하여야 하고, 측정 완료된 샘플의 후처리 또한 glove box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끓는점을 이용한 증기압 측정에 앞서 정압조건과 heating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 샘플을 TG/DSC

분석하여 샘플의 분해온도를 확인한 후 측정 압력과 온도를 설정한다.

증기압 측정 장비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물질(naphthalene 또는 TEOS

(tetraethyl orthosilicate))을 사용하여 3회 이상 증기압을 측정하고 실험값과 문헌값을 비교하여

장비의 재현성을 확인한다.

압력범위는 10-2 – 760 Torr 내에서 설정하며 온도는 5 - 10℃/min 로 가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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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치

그림 3. Dynamic method 증기압 측정 장비

시험 장치는 크게 quartz tube, cold trap, thermometer, manual valve, magnetic stirrer로 구성된 cell

과 cell을 연결하는 buffer chamber와 진공 system 그리고 heating을 위한 온도부로 이루어져있다.

Quratz tube는 샘플의 끓는점을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한 것을 사용한다.

가열된 샘플 증기를 냉각하여 환류시키고 quartz 상부 고무 o-ring의 변형 방지를 위하여 cell의 cold

trap에 냉각수를 순환시킨다.

Thermometer는 백금저항온도계를 사용하여 샘플 내부 온도변화를 확인한다.

Manual valve는 cell을 옮길 시 공기 및 산소에 민감한 샘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증기압 측정 시 샘플의 과열로 인하여 bumping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끓는점의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magnetic stirrer로 샘플 내부를 순환시켜 과열을 억제한다.

Magnetic stirrer의 RPM (revolution per minute)은 120 – 130으로 설정한다.

진공 system은 5×10-3 – 760 Torr 영역에서 사용되는 rotary vane pump 와 10-7 – 5×10-3 Torr 영

역에서 사용되는 turbo molecular pump를 사용하여 buffer chamber 내부 압력을 상압부터 고진공

(10-5 Torr) 영역까지 pumping이 가능하며 throttle valve로 pumping speed를 조절하여 설정한 압력을

유지시킨다. 또한 N2-MFC (mass flow controller)를 사용하여 N2 gas의 주입을 통해 압력 조절이 가

능하다. Capacitance diaphragm gauge (CDG, range ; 0.001 Torr – 10 Torr), convection gauge,

cold cathode ion gauge (< 10-5 Torr)로 압력을 확인한다.

온도부는 분당 온도조절(상온 – 500℃)이 가능한 KP1000C-temperature controller와 샘플의 끓는점

구간에서 cell과 연결된 thermometer의 온도를 readout 하기 위한 1502A-thermometer readout로 구성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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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측정절차

그림 4. 증기압 측정 절차

7.1 측정 센서의 교정

7.1.1 Thermometer의 교정은 ISO 17025의 요건에 따라 제정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C-18-2-0050-2014 절차서의 ITS-90에 따른 교정절차로 진행하였다. 교정 시 thermometer와

thermometer readout을 함께 교정하였다.

7.1.2 Pressure gauge의 교정은 ISO 17025의 요건에 따라 제정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C-09-1-0040-2012 절차서의 내용대로 교정을 진행하였다.

주기적으로 센서의 교정을 실시하여 측정의 정확성을 유지한다.

7.2 진공 부품 및 chamber 세척

실험에 앞서 모든 측정 장치 및 기구는 cleaning을 실시하고 dry한 상태에서 실험을 실시한다.

Quartz tube, cold trap, thermometer, manual valve, magnetic stirrer와 같은 기구들은 세척 후 오븐

에 넣어 dry 시킨 뒤 clean한 상태로 보관한다.

Buffer chamber의 경우 N2-MFC를 통해 N2 gas를 주입해주면서 rotary vane pump로 pumping을 하

여 내부를 충분히 purge 시켜 clean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7.3 샘플 준비

수분 농도가 1ppm 미만으로 유지되는 Ar 분위기의 glove box에 샘플과 quartz tube, cold trap,

thermometer, manual valve, magnetic stirrer를 함께 넣어준다. 샘플을 quartz에 3 – 5 ml 정도

sampling하고 샘플의 bumping 방지를 위한 magnetic stirrer를 quartz에 함께 넣어준다.

샘플의 vacuum sealing을 위해 o-ring을 사용하여 cold trap과 연결시킨다. 이 때 사용되는 o-ring은

200℃ 이상이 되면 변형이 일어나 sealing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cold trap을 통해 온도를 낮추어 변

형을 방지한다. Thermometer의 경우 cold trap 상부를 통해 샘플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연결

시킨다. Thermometer 연결 시 온도 측정 부분이 샘플 내의 상부 중심에 위치하게 한다. Sampling한

cell이 산소 및 수분에 노출될 경우 변색·반응이 일어나므로 manual valve를 사용하여 노출을 방지한

다. Glove box에서 꺼낼 시에 연결된 manual valve가 잠겨있는지 확인 후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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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샘플 장착

Cell을 buffer chamber에 결합한 후 샘플의 온도 데이터를 전송할 1502A-thermometer readout에

thermometer를 연결한다. 샘플을 가열하기 위하여 heating coil을 샘플 높이에 맞추어 위치시킨 뒤 고

정시켜준다. Heating coil과 연결된 temperature controller의 PID 제어를 위한 thermocouple을 heating

coil에 고정시킨다. Cold trap에 냉각수 라인을 연결하여 냉각수를 순환시킨다. Magnetic stirrer의 경

우 120 – 130 RPM을 유지하여 샘플 내부를 순환시킨다.

7.5 실험조건 설정

사전에 제공된 샘플 물성에 따라 설정한 측정 압력대와 heating 온도 조건을 맞추어준다.

Buffer chamber 내부를 설정한 측정 압력대에서 정압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rotary vane pump와

turbo molecular pump로 pumping하여 진공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buffer chamber에 throttle valve를

사용하여 설정한 압력대를 유지시키고 N2-MFC를 이용하여 N2 gas를 주입하여 정확하게 맞추어준다.

pressure gauge의 압력을 pressure controller를 통해 확인하고 N2-MFC를 조절하여 압력을 유지시킨

다. KP1000C-temperature controller에 heating시킬 온도와 시간을 입력한다. 이 때 승온 속도는 5 -

10℃/min 으로 heating 온도와 시간을 설정한다.

7.6 cell 내부압력 조정

Buffer chamber 내부의 압력이 안정되어 유지가 될 때 cell의 내부압력과 buffer chamber 내부압력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cell의 내부를 differential pumping 한다. 이처럼 differential pumping을

하는 이유는 갑작스런 감압으로 인한 샘플의 순간적인 기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Manual valve open 시 cell과 buffer chamber의 압차로 인해 설정 압력이 틀어질 수 있으니 manual

valve open 후 압력이 안정화되기까지 기다린 후 N2-MFC를 조절하여 다시 압력을 맞추어준다.

7.7 끓는점 확인

1502A-thermometer readout을 통해 온도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오는지 확인한 후 KP1000C–

temperature controller를 작동시킨다. Heating 시 육안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샘플의 bumping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샘플이 잠열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진입시점부터 10분간 유지 관찰 후 측정을

종료한다. 위 과정을 최소 3 - 4회 이상, 3 - 4개의 다른 압력대에서 진행하여 증기압 곡선 그래프를

얻는다.

8. 끓는점의 결정

액체 샘플이 승온 상태를 유지하다가 잠열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기화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온도

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잠열구간 진입 시점부터 10분간 관찰하고

온도가 유지될 경우 잠열구간에 진입할 때의 온도를 끓는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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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험결과의 보고(불확도 평가)

9.1 시험결과의 기록

시험데이터에는 ‘소재 ⃝⃝⃝’의 끓는점, 측정압력 지시값을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

록하고 시험당시의 온도, 상대습도, 시험명, 시험번호, 의뢰자 정보 등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모

든 사항들을 기록한다.

9.2 측정 불확도

증기압 평가장치를 이용한 증기압 측정의 합성 상대 표준 불확도는 증기압의 반복측정으로 비롯

된 반복 측정 불확도와 진공게이지 및 온도계가 갖고 있는 측정불확도 등에 기인하며, 한국표준과

학연구원에서 발행한 “측정불확도 표현 지침(KRISS Guide to the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 : KRISS/SP — 2010 – 105)”에 따라 계산한다.

압력 측정에 사용한 진공게이지 및 온도 측정의 불확도 요인 등을 고려하고 아래 식 (1)을 사용하

여 시험결과의 합성표준불확도를 산출한다.


 







(1)

여기서 는 각 입력량의 표준불확도이고, 압력측정과 관련된 불확도의 감도계수()는 1이고 온도

측정에 대한 불확도의 감도계수는 아래 식 (2)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와 는 소재의 고

유 상수들이다.

In 


(2)

증기압과 온도는 아래의 Clapeyron 관계식 (3)을 따르므로 온도 불확도에 대한 감도계수를 구해

압력 불확도로 환산할 수 있다.

  ln   


                              (3)

측정하려는 온도 근처에서 위 고유상수 A, B값을 구하고, 온도에 따른 압력의 변화  즉

감도계수 를 계산한다.

9.2.1 증기압 반복 측정 불확도

상위기관에서 교정한 용량형 진공계 CDG (Capacitance Diaphragm Gauge)를 사용하고 증기압을

측정하기 위해 3 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 및 불확도를 산출한다.

비고 1: 일반적으로 소재의 증기압과 반복 측정 불확도는 물질종류 및 순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적으로 133 - 1,333 Pa 수준이고 불확도는 수 Pa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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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진공게이지 불확도

Buffer chamber에 연결된 진공게이지를 탈착하여 상위기관으로부터 교정성적서를 받아 교정한다.

교정 시 0 - 13,332 Pa(혹은 100 Torr)까지 교정한다.

비고 2: 이 가이드에서 사용한 진공게이지의 불확도는 진공도 271.064 Pa에서 0.87 Pa이다.

9.2.3 진공게이지 지시계 분해능에 의한 불확도

진공게이지 지시계 분해능은 직사각형 확률분포로 불확도를 산출한다.

비고 3: 측정에 사용한 진공게이지 지시계의 분해능이 0.13 Pa이고, 이에 따른 불확도는




  이다. 이 값은 위의 진공게이지 불확도에 비해 ∼ 4 %이고 증기압 반복 측

정불확도와 비교하면 ∼1 % 수준으로 작다.

9.2.4 온도 반복 측정 불확도

Cell과 결합하는 thermometer를 상위기관에서 교정하여 증기압 측정장비의 온도 불확도를 산출한

다. 측정하려는 온도에서 3 회 이상 측정하여 온도 측정의 불확도를 산출한다. 각 온도별로 불확

도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때 감도계수는 식 (2)로부터 구한다.

비고 4: 측정에 사용한 thermometer의 반복 측정 불확도는 0.014 ℃이고, 감도계수는 소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01∼0.1 정도의 값을 갖는다. 감도계수를 곱한 온도 반복 측정 불확도는 증

기압 반복측정 불확도에 비해 0.1 보다 작다.

9.2.5 온도 지시계 분해능에 의한 불확도

온도 지시계의 분해능도 위와 같이 직사각형 확률분포로 불확도를 산출한다.

비고 5: 사용한 온도 지시계의 분해능은 0.01 ℃이고, 9.2.3에서와 같이 계산하면 불확도는 0.0029

℃이다. 8.2.4와 같이 감도계수를 곱한 불확도는 증기압의 반복측정에 의한 불확도에 비해 0.01 %

수준으로 매우 작다.

9.2.6 표준불확도 총괄표

종 류 설 명 확률분포

 증기압 반복 측정 불확도 t-분포

 진공게이지의 불확도 정규


진공 지시계 분해능의 불확도 직사각형

 온도 반복 측정 불확도 t-분포


온도 지시계 분해능의 불확도 직사각형

9.2.7 합성표준불확도

진공 지시계 분해능의 불확도, 온도 반복 측정 불확도, 온도 지시계 분해능의 불확도는 증기압 반

복측정 및 진공게이지의 불확도에 비해 1% 미만으로 작아서 합성표준불확도에 매우 작게 기여하

므로 무시한다. 결국, 식 (1)에서 합성표준불확도는 
  

  
 가 된다.

9.2.8 불확도 보고

확률분포가 정규분포이므로, 약 95 % 신뢰수준에 해당하는 포함인자   를 택하여, 확장 불확

도(   ∙)를 보고하되, 9.1의 시험결과의 기록과 묶어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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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험 보고서 측정결과에 대한 시험보고서에는 10.2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한다.

10.1 시험결과의 기록방법

a) 의뢰기관, 시험번호, 샘플명 및 조성

b) 시험자, 시험일자, 시험환경(온도 및 습도), 시험의뢰자의 성명, 전화번호

c) 사용한 증기압 평가장치

10.2 시험 보고서에 일반적으로 포함하여야할 사항

a) 의뢰기관 이름

b) 시험품명, 제작회사, 접수일자, 시험일자

c) 시험환경 (온도 및 상대습도)

d) 시험방법, 시험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

e) 시험결과 및 사용 장치의 불확도

f) 시험결과의 전체 페이지 및 식별 방법

g) 시험 보고서는 본 시험대상에만 적용된다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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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예시)

시험 불확도 평가

시험결과

1. 소재 : Naphthalene (C10H8)

2. 제작회사 : Sigma Aldrich

3. 분해능 : 0.01 Torr

4. 시험기 : Dynamic method를 이용한 증기압 측정 장치

시험품명 : Naphthalene (C10H8)

순도(%) 증기압(Torr) 온도(℃) 증기압의 불확도(℃)

99.999

250 175 ±1.41

450 198 ±1.28

770 220 ±1.35

불확도는 신뢰수준 95%, 포함인자 K=2 이다.

불확도는 “측정불확도 표현 지침(KRISS Guide to the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 : KRISS/SP — 2010 – 105)”에 따라 계산한다.

5. 불확도 분석

증기압 측정의 불확도 외에도 측정장치의 압력게이지와 온도계의 불확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5.1 반복측정에 의한 불확도 평가

증기압의 반복 측정 불확도 :  


 

진공게이지 분해능의 불확도 : 



  , 진공게이지 분해능 : 1.0

온도 지시계 분해능의 불확도 : 
 


 , 온도 지시계 분해능 : 1.0

5.2 측정 장치 불확도 평가

진공게이지의 불확도 :   


 

온도 지시계의 불확도 :   


 , 온도 지시계 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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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도 종류 산출값

증기압 반복 측정 불확도( )    at 

진공게이지의 불확도( )    at 

진공게이지 분해능의 불확도(
) 

 

온도 반복 측정 불확도( )   

온도 지시계 분해능의 불확도(
) 

  at 

5.3 합성불확도

증기압 측정값의 합성불확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증기압과 온도는 다음의 Clapeyron 관계식을 따른다. 여기서 A와 B는 소재의 고유 상수들이다.

log  


     

  를 온도로 변환하면  (증기압 감도계수 표현)


 를 온도로 변환하면  (증기압 감도계수 표현)


  

  
  

  
  



         

 

  

5.4 확장불확도

소재의 증기압 측정의 경우, 확장불확도는 증기압장치의 합성불확도에 적용인자    를 곱하여 

계산한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불확도 보고는 다음과 같다.

‘Dynamic method를 이용한 증기압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naphthalene의 증기압은 250 Torr, 

450 Torr, 770 Torr에서 각각 175 ±1.41 K, 198 ±1.28 K, 220 ±1.35 K 이다.

(불확도는 확장불확도   , 신뢰구간 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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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

이 해설은 본체 및 부속서에 규정･기재한 사항과 이에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가이드의 일부는 아니다.

1. 제정의 취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를 공정 투입 전에 증기압 측정을 하여 공정 최적

화를 통해 효율성 및 수율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생산라인에서 측정기술의 부재로 

인하여 경제적·시간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또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어지는 소재의 경우 수분

과 산소에 민감하여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증기압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하여 진공에서 증기압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져왔다. 그 중 사용되어

지는 증기압 측정 방법 중 하나인 static method는 샘플의 순수한 증기압 data를 얻기에 용이하

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측정과정과 일부 소재는 일정 압력에서 

포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화가 일어나 증기압의 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static method에 비하여 측정과정이 간결하며 측정시간이 

짧은 dynamic method로 증기압을 측정하였다.

2. 제정의 경위  본 규격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측정가이드 제정” 사업으로 개발되었으

며, 학계 및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기술검토를 거쳐 측정가이드로 제정하게 되었다.

3. 중요 측정기술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을 가열하여 기화시킬 때 물질은 승온 상태를 유지하다가 

상변이 온도에서 등온 상태로 변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물질의 잠열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소재의 잠열구간에서의 온도를 측정하여 소재의 증기압을 결정하는데, 

본 가이드에서는 증기압 측정 방법 중 하나인 dynamic method (boiling point)를 이용하여 증기

압을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 cell을 buffer chamber와 연결하여 진공상태를 유지하면서 압력을 

조절하여 원하는 압력대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기타 분야의 소재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