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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속 인 형을 사용하는 이다에서는 시스템의 수신감도 향상을 해서는 부득이 분리된 송신 

 수신 안테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리된 안테나의 경우에도 송신 단에서 송되는 매우 

강력한 신호 형의 력은 미약한 수신신호에 심각한 간섭 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안테나간의 격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송신 설 력에 의한 수신 신호에 한 간섭이 

시스템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ABSTRACT

In a radar system using a continuous waveform, the separated antennas are needed for 

transmission and reception to increase the sensitivity of the receiver channel. Even for these 

separated antennas, the serious intereference in the weak echo signal can occur due to the 

relatively strong power of the transmitted waveform. Therefore,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this 

leakage interference on the receiving signal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antenna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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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연속 인 형을 방사하는 주 수 변조 이다

에서와 같이 송신 안테나에서 지속 으로 자  

신호가 방사되는 경우에는 인 한 수신 안테나에 

비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안테나의 격리정

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미약한 

수신신호를 탐지, 추출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설신

호가 수신 단에 유입되는 경우 송수신 력  

안테나 격리 정도에 따른 비트 신호 주 수 역

에서의 신호  간섭 특성을 분석하 다. 아울러 

상 으로 매우 약한 반사 력을 가질 것으로 

상되는 목표물들의 특성을 감안한 시스템 성능

의 열화 정도에 하여 고찰하 다.       

Ⅱ. 이다 수신 신호   

  선형 주 수변조 방식의 이다에서 송신 안테

나의 송신신호를 기 으로 하여 수신 반사  신

호들을 복조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1].

{ }0( ) exp 2( )r d dS t C j at fπ φ= − +⎡ ⎤⎣ ⎦        (1)

여기서 a, Cr 은 상수를 나타내며 0φ  는 기 

상 상수, td 는 지연시간을 표시한다. 그런데 송신 

단에서 상 으로 높은 설 력이 수신 안테

나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부분 지연시간이 워낙 

짧으므로 비트 주 수는 거의 0 Hz 에 가까운 

심 주 수를 나타내게 되며 도 러 변이 주 수

는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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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시간에 따른 주 수 변조 시 선

형성 정도에 따라 시간에 따른 상 변화가 나타

날 수 있으며 이는 송신 설 력에 의하여 형성

되는 간섭 스펙트럼이 낮은 비트 주 수 역을 

유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2]. 이 게 될 경

우 설 력에 의하여 유된 낮은 비트 주 수 

역에서는 상 으로 미약한 수신신호의 분리

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설 력이 존재하는 경우 그림 1  

그림 2 에서 이에 따른 비트 스펙트럼들을 각각 

표시하여 보았다. 여기서 배경잡음은 고려하지 않

았다.

 그림 1. 송신 설 력이 없는 비트 신호 

스펙트럼  

  

그림 2. 신호 력 첨두치에 비해 50dB 강한 

송신 설 력이 포함된 비트 신호 스펙트럼

Ⅲ. 결과  결론  

  그림 1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약 120dB 정도의 동 역을 가지는 고감도 이

다 시스템인 경우에도 송신 설 력 첨두치가 

목표물의 반사 신호 력 첨두치에 비해 50dB 높

은 경우 비트 스펙트럼에서 목표물 신호만을 탐

지하여 비트신호를 복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송신 설 력의 크

기가 목표물의 반사 신호 력에 비하여 30~70 

dB 이상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다의 성

능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3][4]. 특히 

군용 시스템의 경우 고의 인 재  는 간섭 등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들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스템들의 설계에서는 송수

신단의 격리도를 최 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그러나 실 으로는 설계조건의 제약 상 

높은 송수신 격리도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송신되는 주 수 신호를 

기 으로 하여 수신 단에 유입되는 설 력을 

상쇄시키는 방법에 하여도 고찰하여야 할 것이

다. 즉, 추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언 된 이

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이다 시스템 

송신 단 설 력 제거에 필요한 역 는 

역 스펙트럼 간섭신호들의 상쇄를 한 효율

인 방안들에 한 고찰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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