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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production using water electrolysis is generally a well-known phenomenon. Hydrogen produced using the water

electrolysis method is an environment-friendly energy source called ‘green hydrogen’ that does not emit any environmental

pollutants when using renewable energy as an energy source.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ydrogen

production by using the ion transportation effect induced by a rotating magnetic force. For this purpose, the experimental

conditions for ion transport were determined through an experiment using a copper wire and the rotating magnetic force for

water electrolysis was applied using an alkali aqueous solution. Based on the result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bubbles

generated by the rotating magnetic force increased was observed. It is assumed that the efficiency of hydrogen production

using water electrolysis can be improved by the rotating magnetic force.

Manuscript received: July 11, 2022 / Revised: October 12, 2022 / Accepted: October 26, 2022

1. 서론

수소는 화석연료의 유한성과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

문제가 없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미래 에너지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수소 생산 기술은 원료에 따라 크게 화석연료의 개질법,

바이오매스 전환법, 수전해법으로 분류된다. 수소 생산방법 중

수전해는 높은 순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다. 수전해를 이용한 수소제조는 간편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저장 및 수송이 쉽다.

수전해 기술은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고분자 전해질막 전기

분해(PEM), 고온 전기분해(HTE) 및 알칼리성 전기분해(AE) 방

법으로 나눌 수 있다. PEM 방식은 고체 고분자 전해질막을 이

용한 수전해 방식이며, 고분자 전해질막은 발생된 가스를 분리

하고 수소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

다. HTE 방식은 작동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전해 반응에 필

요한 자유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수전해에 필요한 전기량이 감

소한다는 원리를 사용한다. HTE 수전해 방식은 고온 또는 고전

류 밀도를 필요로 하며, 생산 설비를 축소 및 단순화하고 고순

도 수소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지만 내구성과 효율이 낮고 작업

시간이 짧다. Chauveau et al. [1]은 고온 증기 전기분해가 수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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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을 위한 가장 유망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하였다.

AE 방식은 높은 에너지 효율과 낮은 설치 비용을 보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AE 방식은 알칼리성 전해질을

사용해야 하므로 다양한 안전상의 이유로 취급이 어렵고 금속

부식에 취약하다.

수소 생산 기술에서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

소로 여겨진다. 현재 AE 방식을 이용한 수소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는 주로 전극과 촉매의 개발, 전해질의 종류와 농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Nagai et al. [2], Kaninski et al. [3],

and De Souza et al. [4,5]은 알칼리성 전해질(KOH, NaOH), 산

성 전해질(HCl, H2SO4), 전극 간 거리, 유동 효과 및 용액 온도

와 같은 작업 매개 변수가 물의 수소 생성 속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다. Nikoli et al. [6]은 알칼리 전해조를 사용하여 복

합 형태의 이온 및 현장에서 활성화하는 화합물을 추가하여 보

다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성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 생성된 수

소의 질량 단위당 에너지 필요량은 약 15% 감소했다. Licht et

al. [7]은 교반에 의한 전해조의 흐름으로 인해 전극 표면 근처

의 이온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기분해 효율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Zhang et al. [8]은 수소 생산을 위한 물 전기분해

시스템의 최적 설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수소는 그 자체가 연료이자 매우 높은 효율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이차전지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 밀

도를 갖는 에너지 저장 매체이다. 수전해 기술을 이용한 수소

생산 시스템의 전해질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수산화칼륨(KOH)

이 가장 효과적인 전해질로 평가되며[9], 30% 이상의 농도에서

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수소 이온 전도성 전해질의 구동 환경을 제어하여 ‘이온 활성

화 전해질’을 구현하였으며, 기존 최고 효율의 수전해 장치에

비해 수소 생산 효율이 약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1]. 보

고서에서 수소의 생산 효율은 전해질에서 이온의 확산 및 전도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의 이론상 수전해 전압은 1.23 eV이나, 수전해 시스템에는

분리기, 전해조, 반응기 등으로 인해 이온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

항이 있어 실제로는 더 높은 전압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전해의

경제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항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자력이 전자나 이온의 위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현상은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온가속기, 이온빔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 자력이 화학 전기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전 연구의 대부분은 전기도금을 포함하며, 자력에 의한 로렌

츠력이 전해액의 대류를 증가시키고 농도 분극과 옴 분극을 감

소시켜 저전류 전기도금이 가능해진다. Matsushima et al. [12]은

구리도금 공정에 자력을 가함으로써 이온의 대류가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자력에 의해 이온 농도 확산 속도와 전류 밀도가

증가하고 구리 표면의 증착 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Bund

et al. [13]은 두 전극 사이의 전류 방향과 1T의 안정된 자력

방향을 이용하여 전류 밀도를 제한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자력의 영향으로 미세입자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력을 이용한 이온의 위치 제어와 관련된 몇몇 연구가

수행되었다. Yunet et al. [14]은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이온은 자력을 이용하여 가속할 수 있으며, 자석을 사용하지 않

을 때보다 약 3배의 속도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수전해와 관련하여 Iida et al. [15] 및 Hisayoshi et al. [16]은 자

력 하에서 전극 사이의 거리와 전해질의 종류에 따른 수전해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따르면 전극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용액의 농도가 낮고 자기력이 강할수록 자기력으로 인한 전압

차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력에 의해 이온의 이동을 제어할 수 있고, 수전해

시스템의 저항이 낮아져 효율이 향상된 수전해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전해 시스템 내

부의 RMH의 회전을 통하여 자력의 발생 위치를 회전시켜 이온

의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수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력의

회전이 수소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실험

2.1 실험 장치

Fig. 1은 본 연구에서 고안한 실험 장치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자석의 다른 극은 파이프에 자기장을 부여하기 위해 파이프의

내부와 외부에 배치되었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 장비

는 수용액을 가득 채울 수 있는 2개의 챔버, 챔버를 연결하는 4

개의 파이프 및 Rotary Magnet Holder (RMH)로 크게 나눌 수

있다. RMH는 Figs. 1과 2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내부 RMH와

외부 RMH로 구성된다.

2.2 Rotary Magnet Holder (RMH) 설계

RMH Type 1은 Fig. 3(a)와 같이 1열의 자석은 원주 방향 20o

간격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부 및 외부 RMH에 각

각 18개씩 배치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자기장을 회전시키기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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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내부 및 외부 RMH는 벨트-폴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동

일한 속도로 회전하도록 제작되었다. 자석의 배치 간격은 20,

20/40, 40 및 60o 간격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온 수송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먼저 수용액 대신에 파이프에 구리 선을 관통시켜

코일을 형성하고, RMH의 회전속도에 따른 전압 신호를 측정하

였다. RMH Type 2는 더 강한 자기력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외

부 RMH에 파이프의 길이 방향으로 6열의 자석을 원주 방향으

로 15/15/30o 간격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108

개씩 총 216개의 자석을 배치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Fig.

3(b)에 나타낸 것과 같이 30o 간격으로 자석을 배치하였다.

RMH Type 2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RMH Type 1과 마찬가지로

구리 선을 이용하여 자기장 회전 시 발생되는 전압 신호를 측정

하였다. 이러한 RMH Type 1 및 Type 2의 실험을 통해 30o 이

상의 간격이 자속 변화를 유발하여 최대의 유도기전력을 발생

시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1열의 자석보다 6열의 자석이 더 큰

유도기전력을 발생시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Figs. 3(b) 및 3(c)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이온 수송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파이프의

길이 방향으로 3열의 자석을 최대한 밀착시킨 15o 간격으로 배치

(1 패턴)하였으며, 이러한 패턴을 360o 동안 6번 반복 배치하여

패턴과 패턴 사이의 간격이 30o(15/15/30o)가 되도록 하였다. 

RMH Type 3은 Fig. 3(c)와 같이 축 방향으로 각각 7열, 6열, 7

열의 자석이 원주 방향 15o 간격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이 패턴을 원주 방향으로 60o 간격으로 6회 반복하여 RMH

Type 3은 원주 방향으로 15/15/30o 간격으로 내/외부 RMH용 자

석 각 120개씩 총 240개를 배열하도록 설계되었다. RMH Type

3의 실험에서는 구리 선 대신에 챔버에 수용액을 채우고 구리 전

극에 정전압을 인가하여 수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과 같이 각 RMH 유형의 내부 RMH와 외부 RMH는

동일한 자석 배열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RMH Type 2와 Type 3의

외부 및 내부 RMH는 자석의 인력으로 인해 벨트-폴리 시스템

없이 동일한 속도로 회전할 수 있었다. 

Fig. 2 Configuration of experimental apparatus

Fig. 3 RMH Types and magnet arrangements (a) Type 1, (b) Type
2, (c) Typ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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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방법

Table 1은 RMH 유형, 자석 강도, 자석 배열, 회전속도, 측정

방법에 따라 총 10가지로 구분된다. RMH Type 1 실험은 20o

(Case 1), 20/40o (Case 2), 40o (Case 3), 60o (Case 4) 간격으로

자석을 원주 방향으로 배열하여 진행하였다. RMH Type 2는 자

석을 원주 방향으로 30o (Case 5) 간격으로 배치한 실험과 15/

15/30o (Cases 6과 7) 간격으로 배치한 실험에 사용되었다.

RMH Type 3은 자석을 15/15/30o 간격으로 배열하는 실험에 사

용되었다(Cases 8-10). Cases 1-6의 실험에서는 지름 10 mm, 길

이 10 mm의 네오디뮴 자석을 사용했다. 이 자석들 중 20개 샘

플의 자력을 각 2회씩 가우스 미터(TM-801EXP, KANETEC,

Japan)로 측정한 결과, 평균 약 4,048 가우스의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ases 7-10에서는 지름 10 mm, 길이 15 mm의 네오디뮴 자석

을 사용하였다. 이 자석의 20개 샘플의 자력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4,510 가우스의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수전해 실험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구리 선을 이용하여

회전 자력에 의해 유도되는 전압을 측정하였다. Cases 1-7의 실

험에서는 Fig. 4와 같이 수용액 대신에 구리 선을 파이프에 18회

통과시켜 코일을 형성하였다. RMH의 회전 시 발생하는 전압은

전압 측정장치(cDAQ-9178 및 NI 9206, National Instruments

Corp.,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5는 두 챔버 내부에

구리 전극(100 × 100 mm)이 고정된 모습을 보여준다.

Cases 8-10의 실험에서, 챔버에 수용액을 채우고 RMH를 회

전시킨 후, 구리 전극에 DC 10 V의 정전압을 인가하여 수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Case 8의 경우 NaCl 15 wt% 수용액, Cases

9, 10은 NaCl 20 wt%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DC 10 V 정전압의 음극을 자력의 회전에 의해 수소

이온의 수송이 예상되는 전극에 연결하고 양극을 반대극에 연

결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RMH를 회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DC 10 V 정전압을 약 60초간 인가하였다. 그 후, RMH의 회전

속도를 약 5초 동안 증가시켜 약 55초(Case 8) 및 약 35초

(Case 9) 동안 유지하였으며, 이 과정을 회전속도가 391 RPM이

될 때까지 반복하였다.

Case 10 (NaCl 20 wt%)에서는 RMH의 회전속도를 낮추면서

수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RMH를 391 RPM의 속도로

Table 1 Type of experimental variable

RMH
type

Magnetic
force [G]

Magnet interval
[o]

RPM
(Experimental sequence) Wiring 

Aqueous
solution
[wt%]

Case

1 2 3 4

Type 1
4,048.5

(=0.405 T)

20

150 250 350 450 18

No aqueous
solution

Case 1

20/40 Case 2

40 Case 3

60 Case 4

Type 2

30

130 217 304 391

6 Case 5

15/15/30 18
Case 6

4,510.3
(=0.451 T)

Case 7

Type 3 15/15/30
130 217 304 391 No 

wiring

NaCl 15 Case 8

NaCl 20 Case 9

391 304 217 130 NaCl 20 Case 10

Fig. 4 Wiring configuration

Fig. 5 Copper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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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시키고 DC 10 V의 정전압을 인가하여 약 30초간 유지하

였다. 그 후, RMH의 회전속도를 약 5초 감소시키고 약 25초

동안 유지하였으며, 이 과정을 회전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반복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RMH 회전속도, 자석 간격, 자석 수 변화

에 따른 회전 자력이 수전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

이다. 이를 위해 구리 배선을 이용한 유도 전압 측정과 NaCl 수

용액을 이용한 수전해를 통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3.1 회전 자력에 의한 전압 신호 측정 결과

수전해의 실험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Cases 1-7의 실험을 통

해 회전 자력에 의해 유도된 전압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3.1.1 RMH Type 1 

Fig. 6은 RMH Type 1 (Cases 1-4) 의 전압 신호 측정 결과를 나

타낸다. Fig. 6(a)는 Case 1의 실험에서 얻은 RMH의 회전속도에

따른 전압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Case 1은 축 방향으로 1열의

자석을 배치하고, 원주 방향으로 20o 간격으로 18개의 자석(내/

외부 RMH 각각)을 배치하였다.

RMH가 회전하지 않을 때는 전압 신호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RMH가 회전할 경우 전압 신호가 발생했다. Case 1의 전압 신

호의 전위차는 회전속도가 450 RPM일 때 약 15 mV로 측정되

었으나 회전속도 증가에 따른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자속을 변화시키기에는 자석 사이의 배열 간격이 너무 짧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6(b)는 Case 2의 실험에서 구한 RMH의 회전속도에 따

른 전압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Case 2의 실험을 통해 자력의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유도전압이 증가함을 측정하였다. Case

2의 전압 신호의 전위차는 450 RPM에서 약 70 mV로 측정되었

다. Case 1과 달리 전압 신호의 마루에서 두 개의 파장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자석의 배치 간격(20/40o)에 따른 현상으로 생각

된다.

Fig. 6(c)는 Case 3의 실험에서 얻은 RMH의 회전속도에 따

른 전압 신호를 보여준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력의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전위차가 유도되는 것으로 측정되

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Case 1에서 사용한 20o는 자석의 배열

Fig. 6 Voltage signal measurement result of RMH Type 1 (Case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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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이 너무 좁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ase 3의

전압 신호의 전위차는 450 RPM에서 약 70 mV로 측정되었으

며, Case 2와 같은 마루에서 파장 형태의 전압 신호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자석 배열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ig. 6(d)는 Case 4의 실험에서 구한 RMH의 회전속도에 따

른 전압 신호를 보여준다. Case 4의 경우 전압 신호의 최대 전

위차는 450 RPM에서 약 80 mV에서 측정되었으나, 평균 전위

차는 차이는 Cases 2 및 3의 실험 결과와 유사했다.

RMH Type 1을 이용한 Cases 1-4의 실험 결과로부터 자속의

변화를 주기에는 자석 배열 간격 20o가 너무 짧아서 높은 전위

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40o 이상의 모든

자석 배열 간격은 유사한 전위차를 생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RMH 축 방향으로 1열의 자석 배치는 이온 수송을 위한 충

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었다. 

3.1.2 RMH Type 2

Fig. 7는 RMH Type 2 (Cases 5-7)의 전압 신호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RMH Type 2에서는 자력의 작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6열의 자석을 축 방향으로 배열하였다.

Fig. 7(a)는 Case 5의 실험에서 얻은 RMH의 회전속도에 따

른 전압 신호를 나타낸다. Case 5는 원주 방향으로 30o 간격으

로 자석을 배치하였다. 전압 신호의 전위차는 391 RPM에서 약

90 mV로 측정되었다. RMH에 장착되는 자석의 수를 늘렸음에

도 불구하고 Type 1에 비해 전위차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

는 6개의 배선만을 이용하여 측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선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위차가 커지므로 18개의 전선으로

동일한 실험을 하면 전선의 수에 비례하여 전위차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Fig. 7(b)는 Case 6의 실험에서 RMH의 회전속도에 따른 전

압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Case 6 실험에서는 자석을 원주 방향

으로 15/15/30o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전압 신호의 전위차는

391 RPM의 회전속도에서 약 300 mV로 측정되었다.

Case 2의 실험 결과와 같이 전압 신호의 마루에서 3개의 파장

이 관찰되었다. 이는 15o 자석 배열 간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Case 5의 결과와 비교하여 Case 6의 배선 수가 18개로 3배

증가함에 따라 전위차는 약 90 mV에서 약 300 mV로 약 3.3배

증가하였다. 또한, 1열의 자석을 축 방향으로 배치한 RMH

Type 1 (Cases 2, 3 및 4)과 비교하여 6개의 자석을 축 방향으로

배치했을 때 약 70 mV에서 약 300 mV로 전위차가 약 4.3배 증

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Fig. 7(c)는 Case 7의 실험에서 RMH의 회전속도에 따른 전압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Case 7에서는 Case 6보다 약 11% 더 강

한 자석(4,510 G)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Case 7에서

측정한 전압 신호의 전위차는 391 RPM의 회전속도에서 약

450 mV였으며, 이는 Case 6보다 약 150 mV 높다. 이 결과로부

터 자기력이 약 11% 증가하면 약 50% 증가된 전위차를 생성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1.3 RPM 속도에 따른 최대 전압차 측정 및 분석

Fig. 8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RMH Type 1과 Type 2의

RPM 속도에 따른 최대 전위차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8(a)는 RMH Type 1 (Cases 1-4)의 RMH 회전속도에

Fig. 7 Voltage signal measurement results of RMH Type 2 (Cases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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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최대 전위차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Cases 2-4의 실

험에서는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전위차 또한 증가하

는 특성을 나타냈다. Case 1의 경우 회전속도의 증가에 따른

큰 차이는 측정되지 않았으며, 450 RPM에서 최대 전위차가

약 15 mV로 감소하였다. 이는 자석 사이의 배열 간격이 20o로

Cases 2-4에 비해 짧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Case 2의 경

우 최대 전위차가 약 85 mV로 가장 컸으며, Cases 3 및 4와

큰 차이는 없었다. RMH Type 1을 이용한 Cases 1-4의 실험

결과로부터 자속의 변화를 주기에는 자석 배열 간격 20o가 너

무 짧아서 높은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40o 이상의 모든 자석 배열 간격은 유사한 전위차를 생

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RMH 축 방향으로 1열의 자석

배치는 이온 수송을 위한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었다.

Fig. 8(b)는 RMH Type 2 (Cases 5-7)의 RMH 회전속도에 따

른 최대 전위차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Cases 5-7의 경우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전위차 또한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냈으며, 이는 Cases 1-4의 실험 결과와 유사했다. Case 7의

경우 최대 전위차가 391 RPM에서 450 mV로 Cases 5-7 중 가

장 컸으며, Fig. 8(a)의 결과와 비교하여 최대 전위차가 가장 컸

던 Case 2보다 약 365 mV 더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전위차가 가장 컸던 Case 7의 경우 수전해 실험

시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RMH Type 1과 Type 2를 이용한 실험 결과는 배관에 전선을

관통시켜서 코일을 형성하고, 전압 측정장치(NI cDAQ-9178,

National Instruments, USA)를 이용하여 자기장 회전 시에 발생

되는 전압 신호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RMH 회전 시 자력

의 세기 및 RMH의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위차가 증가하

고 파장이 짧아졌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석의 배열,

자력의 세기 및 자기장 회전속도에 비례하여 전하 및 이온의 수

송량 및 속도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3.2 알칼리 전기분해에 대한 자기장의 영향

Fig. 9는 RMH의 회전속도, 자석의 간격, 전해질의 농도를 실

험 조건으로 선정하고, 수전해 실험에서 자력의 회전에 따른 기

포의 양을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며, Cases 8에서 10으로 RMH

의 회전속도를 변경하기 직전의 음극의 사진이다. 모든 사진은

같은 날짜에 동일한 조명 아래서 동일한 카메라 셔터스피드(1/

60초)로 동일한 실험실에서 촬영되었다.

Fig. 9(a) NaCl 15 wt% 수용액을 이용한 수전해 실험(Case 8)

에서 RMH의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음극에서 발생하는 기

포 사진이다. 전기분해 장치에 정전압을 인가하기 시작한 후

RMH가 회전하지 않고 60초 동안 기다린 후 첫 번째 사진을 촬

영했다. 첫 번째 사진 촬영 후 RMH의 회전속도를 약 5초 동안

증가시켰고, 증가된 회전속도를 약 55초 동안 유지한 후 다음

사진을 촬영했다. 동일한 과정을 5회 반복하여 RMH의 회전속

도를 최대 391 RPM까지 증가시킨 결과, RMH의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기포의 양이 증가하여 반응 수조 내부가 다수의

작은 기포들이 연기와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는 현상을 육안으

로 관찰하였으며, 이는 음극에서 발생하는 수소로 생각된다.

Fig. 9(b)는 20 wt% NaCl 수용액을 이용한 수전해 실험(Case

9)에서 RMH의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음극에서 발생하는

기포 사진이다. 수전해 실험 장치에 정전압을 인가하기 시작한

후 RMH가 회전하지 않고 60초 동안 기다린 후 첫 번째 사진을

촬영했다.

첫 번째 사진 촬영 후 RMH의 회전속도를 약 5초간 증가시

켰고, 증가된 회전속도를 약 35초 동안 유지한 후 다음 사진을

촬영했다. Case 9의 실험 결과에서도 Case 8과 마찬가지로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기포의 양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또한 Case 8에 비해 유지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반응 수조

내부에 더 많은 기포가 발생하여 반응 수조 내부를 육안으로 확

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뿌옇게 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Case 9의

결과를 통해 수용액의 농도와 수전해 반응속도는 밀접한 관련이

Fig. 8 Maximum voltage difference by RMH rotation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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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된다.

Moon and Pak [9]과 Gilliam 등[10]은 수용액 농도가 수소 생

성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며, 약 30% KOH 조건에서 가장 높

은 수소 생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Iida et al. [15]은 정전류

를 이용한 수전해 실험에서 수용액의 농도에 따라 IR-Drop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전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속도가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수용액에 더 많은 이온이 존재하고 자력에 의해 수

송되는 이온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Cases 8과 9의 실험 결과는 RMH의 회전속도에 관계없이

실험시간이 증가할수록 수전해 반응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실험시간이 물의 전기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

기 위하여 Case 9와 동일한 조건에서 RMH의 회전속도를 감소

시키면서 실험(Case 10)을 수행하였다.

Fig. 9(c)는 NaCl 20 wt% 수용액을 이용한 수전해 실험(Case

10)에서 RMH의 회전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음극에서 발생하는

기포 사진이다. 수전해 실험 장치에 정전압과 RMH 회전을

인가하기 시작한 후 30초를 기다린 후 첫 번째 사진을 촬영했

다. 첫 번째 사진 촬영 후 RMH의 회전속도를 약 5초간 감소시

키고 약 25초 동안 감소된 회전속도를 유지한 후 다음 사진을

Fig. 9 Experiment of Cases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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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했다. 동일한 과정을 5회 반복하여 RMH의 회전속도를

391 RPM에서 0 RPM까지 감소시켰다.

실험 시작 시 RMH는 391 RPM의 속도로 회전하고 동시에

정전압을 인가하였다. 그 결과 Fig. 9(c)와 같이 수전해 반응에

의한 기포가 매우 활발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RMH의 회전속

도가 감소할수록 기포 발생량이 감소함을 관찰하였다. Cases 9,

10의 결과로부터 자기력의 회전속도와 수전해 반응속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9에 도시된 음극과 달리, 양극에서는 명백한 기포 발생

이 관찰되지 않았다. 대신, 양극 부근의 수용액에서 청색 물질이

생성됨을 관찰하였다. NaCl 수용액과 구리 전극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양극에서 염소 이온이 구리와 반응하여 염화구리 화합

물이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회전 자력과 수전해 반응속도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회전하는 자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온을 수송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생각되며, 이 현상을 이용하여 수전해 반응의 속도를 향상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4. 결론

총 3종의 RMH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또한 회전 자력을 이

용한 수전해 반응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험적 연구를 수

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RMH Type 1과 Type 2를 사용하고 배선을 이용하여 전

압을 측정한 Cases 1-5의 실험 결과로부터 자속 변화를 일으키

기에는 20o의 자석 배열 간격이 너무 짧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40o 이상의 모든 자석 배열 간격은 유사한 전위차를 생성

할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된 전압 신호의 전위차와 자석의 배열

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는 30o의 자석 배열 간격이 가장 이상

적이라고 생각된다.

(2) RMH의 축 방향 자석의 개수를 1개에서 6개로 늘린 결과,

자력이 작용하는 구간이 확대되었고, 생성된 전압 신호는 70-약

300 mV로 전위차가 약 4.3배 증가하였다. 

(3) 사용하는 자석의 자력을 약 4,049 G에서 약 4,510 G로 약

11% 증가시킨 결과, 생성된 전압 신호의 전위차가 약 300 mV

에서 약 450 mV로 약 50%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4) 배선을 이용한 실험 결과로부터 자기장의 배열, 회전속도

및 세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이온수송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5) RMH Type 3을 이용한 Cases 8~10의 실험에서 RMH의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수전해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기포의

양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이는 회전하는 자력에 의한 이온

수송에 의한 현상으로 생각되며, 이 현상을 이용하여 수전해 반

응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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