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9 회 하계학술대회 초록집 1

＜＜학회초청＞＞

자기핵융합과 KSTAR

권  면

국가핵융합연구소

  핵융합에너지는 1930년  한스 베테에 의해 태양과 별 에너지의 근원임이 밝혀진 후 수소핵

폭탄실험 성공으로 그 위력적인 에너지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그 뒤 이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 노력이 시작되었고 1958년 스위스에서 핵융합에너지의 평화

적 이용에 한 첫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에너지원으로서의 연구를 통해 냉전시 의 경쟁 

상의 과학기술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눈부신 성능 향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아직 여러 어려운 

관문이 남아있지만 기후변화와 에너지원 고갈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원에 한 강력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ITER와 같은 형 국제공동연구시설 건설이 시작되었고 2030년 에는 최초의 핵융

합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꿈도 그려가고 있다. 
  핵융합에너지를 얻는 방식에는 여러 방법이 시도되었는데 현재는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즈마

를 핵융합반응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가두는 자기핵융합방식과 관성으로 플라즈마를 

가두는 관성핵융합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자기핵융합방식의 경우 플라즈마를 만들고 

가열하여 핵융합반응 확률이 높은 고온으로 가열하고 그 조건을 오래 지속시키는 기술들이 필

요한데 이 기술들은 오늘날의 거의 모든 극한기술들이 망라되어 적용되는데 초전도, 고주파/ 초
고주파, 전력 공급, 형 시설 실시간 제어기술, 규모 신호처리기술, 고온 플라즈마 진단 기

술, 규모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또한 중요한 기술의 하나로 초고진

공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이 집약되고 서로 통합되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쓰여지도록 

고안되고 만들어진 장치가 자기핵융합 장치이며 따라서 현 의 자기핵융합장치들은 굉장히 복

잡하며 형 시설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970년  말부터 소형의 플라즈마 연구시설을 시작으로 자기핵융합 연구를 시작

하면서 인력 양성을 시작하였으며 가속기 등 형 연구시설이 본격적으로 지어지던 1990년 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초전도 자기핵융합장치인 KSTAR장치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

다. 총 11년이 넘는 건설기간 동안 여러 학교와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체가 참여하여 성공적으

로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며 당당히 세계적인 장치를 통한 핵융합연구 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를 통한 기술 개발의 결과로 국제적 공동연구장치 ITER의 건설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KSTAR와 ITER를 통해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기술 개발을 국가적인 기술개발의 목표로 결정하

고 연구개발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워 진행하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자기핵융합의 특징과 연구 동향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조망하고 

특히 진공 기술 분야와의 상호 의존적 영향 분석을 통해 공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