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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ndamental parameters describing overall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active cooling systems 

of a hypersonic flight vehicle are mainly classified into endothermic hydrocarbon fuels, 

regenerative cooling channels, and materials and system structures. Of primary importance is the 

improvement of endothermic performance of hydrocarbon aviation fuels in a series of studies 

developing efficient regenerative cooling systems. In a previous study, therefore, an extensive 

technical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on thermal decomposition characteristics of liquid 

hydrocarbon fuels. As a subsequent study, catalytic cracking and steam reforming technologies 

have been reviewed to find a way for the improvement of endothermic reaction performance of 

hydrocarbon aviation fuels.

초       록

극초음속 비행체용 능동냉각시스템의 전체적인 운용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크게 탄화수소 

흡열연료, 재생냉각 채널, 시스템 소재 및 구조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도 효율적인 재생냉각시스템 개

발을 위한 일련의 연구는 탄화수소 항공유의 흡열반응 성능 향상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이전 연구

에서는 탄화수소 항공유 자체의 흡열분해 특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는 그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효과적인 흡열분해 특성 개선 및 성능 향상 방안으로 다양하게 시도되

고 있는 촉매 분해와 수증기 개질 연구들에 대한 세부기술 분석을 수행하였다.

Key Words: Hypersonic Vehicle(극초음속 비행체), Scramjet Engine(스크램제트 엔진), Regenerative 

Cooling(재생 냉각), Hydrocarbon Pyrolysis(탄화수소 열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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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극초음속 순항 비행체는 지구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순항하는 비행체로서[1], 

실용화에 성공할 경우 2시간 이내에 태평양 횡

단이 가능하므로 민간용으로는 반나절 동안에 

대륙간(inter-continental) 이동을 할 수 있는 극

초음속 여객기로, 군사용으로는 원거리 긴급

(time-critical)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극초

음속 유도무기로 사용이 가능하다. 전세계적으로 

극초음속 비행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에서는 미

래 전장 및 항공산업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써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는 러시아의 지르콘(Zircon), 중국의 WU-14 

(DF-ZF), 인도의 브라모스(Brahmos)-II 등 그간 

개발된 극초음속 미사일을 경쟁적으로 공개하였

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 미국은 국방예산 중 

극초음속 무기 개발비를 전년 대비 136% 증가시

킨 2억 5700만 달러로 책정하였다[2]. 

극초음속 순항비행체용 추진기관으로 사용되

는 스크램제트 엔진은 대기 중의 공기를 초음속

으로 흡입하고 연소실 내에서도 초음속을 유지

한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추력을 발생시키

므로, 대기권 내에서 로켓 추진기관 대비 높은 

비추력 특성과 초음속에서 극초음속까지의 광범

위한 속도 영역에서의 운용 유연성을 가지므로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1,3]. 그러나 이러한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한 극초음속 순항 비행

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제

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그중 하나는 고속 비행으

로 인한 동체의 공력가열 및 엔진 연소실의 고

온가열 문제로서, 비행체가 마하 5의 속도로 비

행하는 경우 엔진 연소실은 2000℃ 이상으로 상

승하므로[4] 현재까지 개발된 어떠한 고온 소재

도 그대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실용적인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을 위하여 극

복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충격파 열

(shock-train)이 동반되는 복잡하고 매우 빠른 초

음속 공기 유동 내에서 탄화수소 액체 연료를 

효과적으로 혼합하고 연소시키는 문제인데[1], 

예를 들면 마하 5로 비행하는 경우 연소실 입구 

공기 속도는 마하 2 내외이며 따라서 공기가 연

소실에 체류하는 시간은 불과 3 밀리초 내외이

므로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연료의 분사/증발/

혼합/연소가 모두 이루어져야만 한다[1,5]. 

이와 같은 극초음속 비행체 내외부의 극심한 

가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초음속으로 유입

되어 지나가는 공기의 짧은 연소실 체류시간 동

안에 효과적으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하여, 탑

재된 액체 탄화수소 연료를 냉매로 이용하여 동

체와 엔진을 냉각하는 능동재생냉각 방식이 대

안으로 연구되어 왔다[1,6-8]. 재생냉각시스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액체 탄화수소 연료의 흡

열 반응을 이용하여 Fig.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연료를 냉각이 필요한 곳에 냉매로 순환시킴으

로써[6,9] 극초음속 비행에 따른 동체와 엔진의 

가열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1], 이와 같은 재

생냉각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얻게 되는 또다

른 장점은 냉매로 순환하면서 고온으로 가열되

거나 저분자량 탄화수소로 흡열분해된 연료가 

스크램제트엔진의 초음속 연소실에 공급될 경우 

연소기 내에서의 짧은 체류시간과 복잡한 유동 

조건에서도 액체 상태일 때보다 훨씬 효과적으

로 공기와 혼합/연소되어 탄화수소 연료의 초음

속 연소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다[10]. 

이러한 극초음속 비행체용 능동재생냉각시스

템의 전체적인 운용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regenerative cooling 

system of a hypersonic flight vehicl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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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1) 탄화수소 흡열연료, 2) 재생냉각 채널, 3) 

시스템 소재 및 구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

한 특성 파라미터들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따로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극초음속 

비행체용 재생냉각시스템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의 시작 단계로서, 논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선 탄화수소 흡열연료와 관련된 기술

적인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탄화수소 항공

유 자체의 흡열분해 특성에 대한 이전 연구[11]

에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탄화수소 액체연료의 

흡열반응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

는 다양한 연구들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연구동

향을 포함한 세부기술 분석을 수행하였다.

2. 탄화수소 항공유의 흡열반응 성능향상 방안

현재 전세계적에서 사용 중인 탄화수소 항공

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항공유

는 구성 성분이 엄밀하게 규정되기 보다는 개별

적인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물성치와 성능

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다양한 

제조 시설에서 생산되므로, 대부분 같은 종류의 

연료라고 하더라도 실제 구성 성분은 원료 물질, 

제조 플랜트, 제조 기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12]. 그런데, 이러한 탄화수소 항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그 자체로서도 내

용이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목적

에서도 벗어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미국에

서 사용 중인 연료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탄화수

소 항공유의 종류와 몇 가지 특징만을 Table 1

에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들 중에서 Avgas

는 왕복엔진이 장착된 항공기에서 사용되고 있

으며, 가스터빈엔진이 장착된 대부분의 민항기에

는 Jet A-1, 군용 항공기에는 JP-8, 유도탄용으로

는 고밀도 연료인 JP-10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JP-7은 전용 흡열 연료로 개발되어 특수 목적용

으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다. Table 1에 나열

된 연료에 대한 구성 성분과 물성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참고문헌[12]에 상세히 수록되

어 있다. 

한편, Fig. 2에 보이는 Lander-Nixon 선도에 

의하면[13,14], 극초음속 비행에 따른 냉각 소요

량은 비행 마하수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여 마

하 8로 비행하는 경우의 스크램제트 엔진은 약 

3.5 MJ/kg에 달하는 냉각이 요구되는 것으로 추

Classification Name Comments

Commercial 

Aviation 

Gasoline

(Avgas)

Grade 80 - primarily 

composed of 

synthetic 

components

Grade 91

Grade 100

Grade 100LL

Commercial 

Turbine 

Fuels

Jet A

- mixtures of 

hundreds of 

different 

hydrocarbons

- largely 

straight-run 

distillates from 

crude oil 

Jet A-1

Jet B

Military 

Turbine 

Fuels

JP-4

JP-5

JP-7

JP-8

JP-8+100

JP-TS

Military 

Missile 

Fuels

RJ-4
- chemically 

derived

- pure or 

mixtures of a 

few pure 

compounds

JP-10

Table 1. Representative hydrocarbon aviation fuels[12].

Fig. 2 Fuel heat sink required as a function of Mach 

number[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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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크램제트 연소실에 

분사되기 위해 높은 압력으로 가압된 액체 탄화

수소 항공유가 극초음속 비행체의 재생냉각시스

템에서 냉매로 순환하게 되면 연료는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되고 결국 임계점(critical point)을 

넘어 액체상과 기체상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초

임계(supercritical) 상태까지 도달하게 된다[15]. 

뿐만 아니라 종류에 따라 특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탄화수소 항공유는 고온으로 가열시 많

은 양의 열을 흡수하면서[14,16] 저탄소수 탄화

수소로 열분해(thermal cracking or pyrolysis)되

는 특성이 있는데[17,18], 이러한 탄화수소 항공

유의 재생냉각시스템 내에서의 흡열분해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는 흡열량, 전환율, 분해 생성

물, 그리고 탄소 침적(coking) 경향 등으로 구분

되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동향은 이전연구

[11]에서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열분해 특성과 비교하여 탄화수소 액

체 항공유의 흡열 분해반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은 촉매 분해(catalytic cracking)와 수증기 개질

(steam reforming)이다. 특히, 촉매 분해는 특정 

항공유에 적절한 촉매를 적용하면 열분해시보다 

더 낮은 반응 온도에서도 더 많은 열을 흡수하

면서 흡열반응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기

술이며[17,19], 수증기 개질은 탄화수소 항공유의 

흡열분해 반응시 수증기를 첨가하면 흡열량 증

가, 코킹 저감, 분해 생성물 중 수소 함량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장점이 있음을 이용하는 방법

이다[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흡

열분해 특성 개선 및 성능 향상 방안으로 다양

하게 시도되고 있는 탄화수소 항공유에 대한 촉

매 분해와 수증기 개질에 관한 전세계적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3. 촉매 분해(Catalytic cracking)

탄화수소 항공유가 흡열분해 반응시 적절한 

촉매를 사용하면 열분해시보다 훨씬 많은 열을 

흡수하며 수소(H2)와 저분자량 탄화수소(CmHn) 

로 분해될 수 있는데, MCH(Methylcyclohexane, 

C7H14)의 경우에는 백금(Pt) 촉매를 사용하면 톨

루엔(toluene, C7H8)과 수소로 쉽게 분해되며, 규

격화된 탄화수소 항공유들인 JP-7, JP-8, 그리고 

JP-10의 경우에는 상용 제올라이트(zeolite)를 촉

매로 이용하면 흡열반응을 촉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4,16,19,22,23]. 특히 제

올라이트 촉매는 높은 활성, 형상 선택성(shape 

selecti- vity), 열 안정성, 양이온 교환 능력

(cation exchange capability) 등이 있어 탄화수소

의 촉매 분해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24], 연료

의 종류에 따라 니켈(Ni), 백금(Pt), 구리(Cu) 등 

다양한 금속 계열의 촉매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25-27]. 이러한 촉매를 이용한 연료의 

흡열분해는 압력 및 온도와 같은 반응 조건 뿐

만 아니라 촉매의 형태, 촉매의 고정매체

(binding medium), 연료의 촉매층 통과 속도 및 

체류 시간 (또는 공간속도(SV, space velocity)), 

촉매 표면적 대 부피의 비(surface/volume ratio) 

등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된다[14,19, 

22,23]. 

탄화수소 항공유의 촉매분해와 관련된 연구 

중에서 중요한 이슈는 촉매를 이용하여 연료의 

흡열량과 전환율을 극대화하는 방안 뿐만 아니

라 촉매의 활성이 떨어지는 오염 또는 피독

(poisoning)의 최소화 문제이다. 고온/고압 조건

에서 연료가 분해되어 발생하는 탄소 성분이 촉

매층에 침적되면 촉매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흡열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아직

까지도 촉매분해와 촉매활성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올라이트는 가솔

린에 대한 실험 결과에서 silica/alumina 촉매보

다 코킹을 덜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4,28], Castaldi 등[29]은 JP-8과 JP-10 연료에 

대한 촉매분해 실험에서 로듐(Rh) 촉매를 

alumina monolith로 지지하여 hydrogenation 반

응을 촉진하면 연료의 방향족(aromatics) 성분을 

감소시켜 코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PAH(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에 의

한 코킹 발생과 그에 따른 촉매의 피독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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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여러 연구들에서는 주 촉매에 대한 활성 

촉진제로서 다양한 물질들을 첨가하여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하였는데, 예를 들면 제올라이트를 

주 촉매로 사용하는 경우 이리듐(Ir), 팔라듐(Pd), 

백금(Pt), 로듐(Rh), 루비듐(Ru) 등과 같은 귀금

속을 첨가하면 제올라이트 촉매의 코킹 저항성

과 재생 능력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탄화수소의 

촉매 분해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또한 니켈(Ni)을 주 촉매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칼륨(K), 리튬(Li), 나트륨(Na), 마그네슘

(Mg), 칼슘(Ca) 등과 같은 알칼라인 계열의 물질

을 활성 촉진제로 첨가하면 금속 촉매와 지지체 

사이의 상호 작용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코킹

을 감소시키는데, 특히 칼륨(K)과 나트륨(Na)은 

고온에 노출된 탄화수소로부터 탄소가 생성될 

때 촉매의 활성 산점에 침적되어 촉매를 오염시

키는 비정형(amorphous) 탄소가 형성되는 대신 

탄소 섬유의 형태로 형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코킹으로 인한 니켈(Ni) 촉매의 활성 저하를 효

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6]. 이러

한 사실을 바탕으로 최근 Kim 등[24]은 JP-8의 

촉매 분해시 제올라이트 촉매에 백금(Pt)과 가돌

리늄(Gd)을 활성 촉진제로 첨가하여 코킹 발생

을 감소시키고 촉매의 재생 능력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Fig.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재생 촉

매의 반복 사용시에도 촉매 분해에 의한 JP-8의 

PG(Petroleum Gas)로의 전활율이 감소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촉

매 활성 촉진 특성은 희토류 금속들(rare earth 

metals)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을 제올라

이트에 첨가하면 제올라이트의 산점과 촉매 특

성을 변화시켜 열안정성과 촉매 활성이 크게 증

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4]. 

또한, 최근에는 촉매의 활성을 지속적으로 유

지함과 동시에 연료의 열전달을 촉진함으로써 

전체적인 흡열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

로서 탄화수소 연료에 촉매 성분을 포함하는 나

노입자를 혼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

구들이 수행되었다[25,30]. 특히 초기 연구에서는 

유기물로 코팅된 금속 촉매의 나노입자를 적용

하였으나, 고온 조건에서는 코팅이 파괴되어 금

속 입자들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촉매의 접촉 표

면적 감소와 그에 따른 촉매 기능의 저하 문제

가 발견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올라이

트 계열의 비금속 촉매를 나노입자화하여 탄화

수소 연료에 혼합하여 그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

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Sun 

등[30]은 나노제올라이트가 포함된 JP-10을 이용

한 초임계 조건에서의 튜브형 반응기 실험 결과

로부터 순수한 JP-10을 적용한 경우에 비하여 같

은 반응 조건에서 3배 이상의 전환율이 달성됨

을 확인하였으며, Liu 등[25]은 현대의 대표적인 

나노물질인 그래핀 구조(Functionalized Graph- 

ene Sheets, FGS)를 적용하여 액상의 JP-10 연료

에 백금(Pt) 입자를 효과적으로 균일하게 분포시

킴으로써(Fig. 4) 동일한 반응 조건에서 더욱 높

은 흡열량과 분해성성물 중의 수소 비율을 달성

하였을 뿐만 아니라(Fig. 5) 연료의 열전도도까지 

상승시킴으로써 실제 반응기 내에서의 열전달을 

Fig. 3 Average PG yield from JP-8 cracking at 723 K 

after multiple regeneration cycles[24].

 

Fig. 4 Illustration of Pt@FGS/JP-10 nanoflui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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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흡열반응 특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

을 배치 반응기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상에

서 논의한 탄화수소 항공유의 흡열 촉매 분해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들을 Table 2에 요약하여 정

리하였다.

4. 수증기 개질(Steam reforming)

촉매를 이용한 연료 개질(catalytic reforming) 

기술은 본래 화학공학에서 메탄과 메탄올 등 저

분자량 탄화수소를 원료로 하여 수소와 암모니

아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서[31,32], 지

금은 현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다. 이 기술을 극초음속 비행체용 재생냉각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

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프로그램에

서 Gurijanov and Harsha[33]가 탄화수소를 연

료로 사용하는 스크램제트 엔진의 열역학적 사

이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Ajax 비

행체 개념에 적용한 것으로서, 그 후 Korabel- 

nikov and Kuranov[20,21]가 탄화수소 액체연료

의 열분해시 catalytic steam reforming을 추가하

면 흡열성능 향상과 분해 생성물 중의 높은 수

소 비율을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로부터 미국과 중국에서의 다양한 관

련 연구를 통하여 steam reforming은 우수한 흡

열반응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코킹 발생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스크램제트 엔진에서

의 탄화수소 흡열연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

다[14,21,25,26,30,34]. 

Korabelnikov and Kuranov[21]에 의하면 

steam reforming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예

비반응 성격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300∼400°C에서 액체 탄화수소가 

steam과 반응하여 CH4와 CO2로 1차 분해되고, 

본 반응인 두 번째 단계에서는 700∼900°C의 고

온 조건에서 CH4가 다시 steam과 반응하여 H2

와 CO로 2차 분해된다. 이때 첫 번째 반응은 열

적으로 중립 반응인데 비하여 두 번째 반응이 

강력한 흡열반응이므로, steam reforming에 의한 

흡열량은 액체 수소를 이용하는 경우의 냉각량

에 버금갈 정도로 상당할 뿐만 아니라 H2 생성 

비율이 부피 기준으로 70%에 달하고, 최종 분해 

생성물인 H2와 CO 혼합물의 발열량도 CH4보다 

25%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steam이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coke와 결합하

여 CO와 H2로 변환되므로 코킹 발생도 효과적

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4,21]. 그 후 

중국의 여러 연구그룹에서 중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탄화수소 항공유 RP-3를 대상으

로 관련 연구들을 활발하게 진행한 결과[31,35, 

36], steam reforming은 니켈 계열의 개질용 촉

매를 반응기 표면에 약 0.2 mm 두께로 얇게 도

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발생하며, 수

분 함량 비율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전반적

Fig. 5 Conversion (a), and gaseous products (b) of 

JP-10 cracking with and without Pt and 

FGS(graphene) nanoparticle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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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열분해 대비 높은 흡열량, 분해 생성물 중 

높은 수소 비율, 낮은 코킹 발생, 500°C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활발한 반응 특성이 있

음이 확인되었다[31,35]. 

Fig. 6에는 반응 압력 3 MPa 조건에서 수분이 

10% 포함되었을 때의 반응 온도에 따른 총 흡열

량 비교 결과가 도시되어 있는데, catalytic 

steam reforming에 의한 총 흡열량이 연료와 물 

자체의 흡열량 보다도 훨씬 크게 측정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반응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35]. 또한 Fig. 7에는 반

응압력 3 MPa에서 RP-3 연료의 수분 함량 변화

에 따른 총 흡열량을 비교한 결과가 나와 있는

데, RP-3가 열분해될 때의 흡열량에 비하여 

Reference Main objectives Major findings

Edwards 

[14]

A review on progress in 

thermal stability and 

deposition of 

thermal/catalytic cracking of 

hydrocarbon fuels

Preference of zeolites to silica and alumina as a 

catalyst for catalytic cracking of large hydrocarbons 

in improving endothermic reaction and reducing 

coke deposition 

Cooper and 

Shepherd 

[17]

Decomposition of JP-10 

through thermal and catalyric 

cracking mechanisms

Three zeolites (HY, USY, and Beta) tested for 

catalytic racking of JP-10 showing rapid deactivation 

by coke deposition and relatively low conversion 

ratios

Kim et al. 

[19]

Catalytic endothermic 

reactions of exo-THDCPD 

with various zeolites to 

increase the heat of reaction

Pt/HZSM-5 leading to the highest heat of reaction 

due to its high conversion and high yield of 

composition of low molecular weight products

Kim et al. 

[23]

Coke formation on HZSM-5 

zeolite catalysts during JP-8 

cracking under various 

conditions

The performance of HZSM-5 catalyst in JP-8 cracking 

dependent on reaction time, reaction temperature, 

carrier gas, and type and concentration of aromatic 

sulfur compounds in JP-8 fuel

Kim et al. 

[24]

Effect of metal promoters on 

catalyst activity, coking, and 

regeneration of JP-8 cracking

The bimetallic Pt-Gd/ZSM-5 catalyst showing the 

best cracking and regeneration performance with a 

stable PG yield as well as an excellent recovery 

Liu et al. 

[25]

Thermal conductivity and 

catalytic cracking 

performance of a new 

Pt@FGS/JP-10 nanofluids 

Thermal conductivity and cracking rate improved in 

the presence of Pt@FGS due to catalytic 

dehydrogenation of JP-10 over Pt nanoparticles, the 

carbon defects and the promotion effect of grafting 

chains on FGS surface, as well as its high 

dispersibility in JP-10

Castaldi et 

al.[29]

Use of short-contact-time 

(SCT) reactors in the 

endothermic catalytic 

reformation of JP-8 and JP-10

The conversion and selectivity increasing with space 

velocity for JP-8 while JP-10 exhibiting some kinetics- 

limited behavior in a short-contact-time reactor

Sun et al. 

[30]

Use of nanozeolites to 

improve the graft efficiency 

and the dispersibility of in 

hydrocarbons

The presence of high hydrocarbon dispersible beta 

zeolites effectively promoting the cracking 

conversion, alkenes content, and heat sink of the 

fuel

Table 2. Selected studies on endothermic catalytic cracking of hydrocarbon aviation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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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tic steam reforming에 의한 흡열량이 월등

히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500°C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는 수분 함

량이 많을수록 총 흡열량이 크지만 약 550°C 이

상의 온도에서는 수분 함량이 10%만 되어도 

steam reforming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31]. 참고로 Fig. 7에는 전용 흡

열 연료인 JP-7에 대하여 같은 압력 조건에서의 

흡열량 비교 결과도 함께 도시되어 있으며, RP-3

의 기본적인 흡열량이 JP-7 연료와 매우 유사함

을 알 수 있다. 

Fig. 8에는 385∼575℃의 비교적 낮은 온도 범

위에서 반응압력 3 MPa 조건에서 수분함량이 

30%일 때의 반응온도에 따른 분해생성물 비교를 

도시하였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steam 

reforming에 의하여 수소가 가장 많이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Fig. 8에 의하면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수소 생성 비율이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catalytic steam 

reforming을 이용하면 재생냉각시스템 내부에서

의 흡열량 증대와 코킹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재생냉각시스템을 통과하면서 

흡열분해된 연료가 스크램제트 엔진의 초음속 

연소실에서 공기와 혼합/연소되는 특성도 크게 

향상되므로, 이는 탄화수소의 수증기 개질이 스

크램제트 엔진의 전체적인 사이클 효율과 추진 

성능 관점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함을 의미

하는 상당히 중요한 결과이다.

한편, 이러한 탄화수소 항공유에서의 catalytic 

steam reforming은 압력과 온도가 증가할수록 

열분해(thermal cracking) 반응이 크게 활성화되

면서 두 반응이 상호 경쟁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steam reforming에 의한 흡열량 증

가와 코킹 억제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되어[31,36], 수증기 개질 기술을 

실제로 능동냉각시스템에 적용시에는 냉각 성능

과 코킹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최적의 반응 

조건에서 운용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수증기 개질을 이용한 탄

화수소 항공유의 흡열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들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Fig. 7 Overall heat sink with increasing steam content 

at 3 MPa[31].

Fig. 8 Volumetric gaseous product concentrations at 3 

MPa with the water content of 30%[31].

Fig. 6 Comparison of total heat sink with and without 

catalytic steam reforming at 3 MPa[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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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극초음속 비행체용 재생냉각시

스템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의 시작 단계로

서 탄화수소 액체연료의 흡열반응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에 대

하여 현재까지의 연구동향을 포함한 세부기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탄화수소 항공유

는 고온으로 가열시 열을 흡수하면서 저분자량 

탄화수소로 분해되는데, 이러한 열분해 특성과 

비교하여 탄화수소 액체 항공유의 흡열 분해반

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

법들 중에서 촉매 분해(catalytic cracking)와 수

증기 개질(steam reforming)이 대표적이다. 특히, 

촉매 분해는 특정 항공유에 제올라이트 또는 금

속 등의 적절한 촉매를 적용하면 열분해될 때보

다 더 낮은 반응 온도에서도 더 많은 열을 흡수

하는 흡열반응이 발생하는 현상이며, 수증기 개

질은 탄화수소 항공유의 흡열분해 반응시 수증

기를 첨가하여 흡열량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코

킹을 저감시키고 분해 생성물 중 수소 함량을 

높임으로써 스크램제트 엔진에서 효과적인 연소

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탄화수소 

항공유에 최적화된 촉매 분해와 수증기 개질 기

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 

비행체에 탑재 가능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능

동재생냉각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Reference Main objectives Major findings

Edwards[14], 

Korabelnikov 

and Kuranov 

[20,21]

Application of steam 

reforming for aerospace 

vehicle cooling

The highly endothermic steam reforming process 

consisting of two-steps to convert a liquid 

hydrocarbon fuel into a hydrogen-rich mixture for 

burning in a hypersonic vehicle

Zhang et al. 

[26]

higher efficient and stable 

hydrogen production from 

steam reforming of JP-10

Steam reforming of JP-10 over nikel-based catalyst 

showing 8Ni/SBA-15 is the best in catalytic 

activity, hydrogen selectivity, and stability

Hou et al. 

[31]

Assessment of potential 

application of a catalytic 

reforming reaction to a 

thermal protection

A higher heat sink and far more hydrogen 

production by liquid hydrocarbon fuels with 

catalytic steam reforming

Gurijanov and 

Harsha[33]

New “AJAX” hypersonic 

vehicle concept

Feasibility of steam reforming of hydrocarbon fuels 

through chemical regeneration, utilizing its 

endothermic nature to cool the vehicle and its 

engine

Liu et al.[34]

Coupling of catalytic steam 

reforming with coking and 

heat transfer in a 

mini-channel

The catalytic steam reforming having high 

chemical heat sink absorption capacity as well as 

beneficial effect on coke suppression

Hou et al. 

[35]

Coupling interaction between 

thermal cracking and steam 

reforming

Significant promotion of the total heat sink and 

fuel conversion by the catalytic steam reforming 

for endothermic fuel 

Feng et al. 

[36]

Utilization of chemical heat 

sink by wall catalytic steam 

reforming 

Necessity of improving selectivity of wall catalytic 

steam reforming reac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chemical heat sink utilization 

Table 3. Selected studies on endothermic steam reforming of hydrocarbon aviation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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