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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성층권 통신시스템과 위성 시스템간의 주파수 공유를 위한 HAPS 운용 시나리오를 제안한

다. 지금까지 간섭 분석을 위해 고려된 시나리오는 모든 HUT가 활성화된 상태를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가입

자의 활성화 상태에 따라서 통신 링크를 형성하는 실제적인 운용 시나리오를 고려할 경우 타 망으로의 간섭 신

호를 원래보다 더 경감시킬 수 있다. 유해한 간섭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HAPS의 운용 측면을 고려한 HAPS 

플랫폼의 시간분할 다중빔 운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안하고 운용률에 따른 간섭 영향을 평가한다.  
 

Key Words : HAPS, fixed service, fixed-satellite service, frequency sharing, interference, time division  
multibeam 

ABSTRACT                                       

In this paper, HAPS operation scenario is proposed to minimize the interference from HAPS user 
terminal(HUT) to geostationary earth orbit(GEO) satellite receiver. The conventional scenario has been 
assumed for fully operated situation of HUT. However, all the HUTs could not be fully operated in a real 
system oper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interference to other systems, multibeam operation 
scenarios such as time division and adaptive time division methods are proposed and the interference effect 
of HUT to satellite receiver is evaluated according to various operation rate of HUT. 

I. T서   TT론T 

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통신 부문(ITU-R: Interna-
tional Telecommu- nication Union – Radiocommu-
nication)에서는 고고도 플랫폼국(HAPS: 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을 사용하는 고정업무와 고
정위성업무간의 주파수 공유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ITU-R 연구 결과로서 이격거리를 이용한 주파수 공
유 방법과 전력제어를 이용한 주파수 공유 방법이 
제안되었다[1]. 
이격거리를 이용한 주파수 공유 방법은 HAPS망

의 서비스 영역과 고정위성업무망의 서비스 영역의 
각 중심(위성 지구국의 위치)간의 적절한 이격거리

를 통한 공유 방법을 말한다. 주요 결과로 두 망은 
동일 영역에 동일 주파수를 공유할 수 없으며 적어

도 서비스 영역이 중첩되지 않을 경우에만 우주국 
수신기로의 총 간섭이 수용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격거리를 이용한 주파수 공유 방법은 HUT로부터 
정지궤도 위성의 우주국 수신기로의 유해한 간섭을 
줄이기 위한 단순한 방법이지만 매우 긴 이격거리가 
필요하게 되어 공유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단
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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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망간의 공유를 위해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방
법과 달리 전력제어를 이용한 주파수 공유 방법을 
적용하여 동일 영역에서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

는 주파수 공유 연구가 제안되었다. 전력제어를 이
용한 주파수 공유 방법은 HAPS 서비스 영역에 존
재하는 각 HAPS 사용자 터미널의 적절한 전력레벨

을 결정함으로써 우주국 수신기로의 유해한 간섭 신
호의 레벨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HAPS 시스템 측면에서 줄어든 신호 레벨로 
인해 HAPS 시스템의 성능 열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 영역과 동

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HUT로부터 
고정위성업무 우주국 수신기로의 간섭 영향을 최소

화하면서 HAPS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주파수 공유 방법이 제안되었다[2]. 적응형

빔형성 기법을 HUT에 적용함으로써 HAPS 플랫폼 
방향으로는 원하는 링크를 형성하면서 우주국 수신

기 방향으로는 널을 형성하여 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우주국 수신기 이외의 방향에서 
HUT의 사이드로브 레벨 증가로 인해 간섭 영향이 
증가하는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HUT의 사이드로브 레벨에 의한 

간섭영향의 완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간섭 분석을 위
해 고려된 시나리오인 모든 HUT가 활성화된 상태

를 가정한 것 대신 가입자의 활성화 상태에 따라서 
통신 링크를 형성하는 실제적인 운용 시나리오를 제
안한다. 또한, 운용 시나리오의 효율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HUT의 운용율에 따른 간섭영향을 평가한다. 

 

Ⅱ. 시나리오 모델 

본 절에서는 HUT로부터 우주국수신기로의 간섭

레벨을 계산하기 위한 시나리오 모델을 정의한다. 
그림 1은 3축을 갖는 3차원 구조의 HAPS와 정지궤

도 위성의 간섭 시나리오 모델을 보여준다. 지구 중
심을 원점으로 z 축이 북극점을 지나고 x 및 y 축이 
적도면상에 z 축과 서로 직각을 이루는 3차원 좌표

에서 정지궤도 위성과 HAPS 플랫폼은 동일 경도상

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y 축은 정지궤도 위성을 향
하고 y 축(위도가 0°인 적도면)으로부터 HAPS 플
랫폼까지의 각도는 HAPS 플랫폼 위도이다.  

HAPS 시스템은 HAPS 플랫폼과 HAPS 서비스 

영역내에 분포된 수 많은 HUT로 구성된다. HAPS 
서비스 영역은 지상에서 HAPS 플랫폼을 바라다보

는 앙각에 따라 UAC(Urban area coverage), 
SAC(Suburban area coverage), RAC(Rural area 
coverage)로 구분된다. HAPS nadir는 UAC, SAC 및 
RAC의 중심에 위치하고, UAC는 SAC 및 RAC로 둘
러 쌓여져 있다.  
위성 시스템은 정지궤도 상에 우주국 수신기와 지

상에 위성지구국으로 구성된다. 최악의 간섭시나리

오를 가정하기 위하여 HAPS 플랫폼은 정지궤도 상
의 위성과 동일 경도상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우
주국의 위성수신기는 고도 36,000 km의 정지궤도상

에 위치한다. 위성 지구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
정할 경우 HAPS nadir에 위치한다. 원하는 신호의 
경로는 실선으로 표현된다. 상향링크 상에서의 간섭 
시나리오를 고려하므로 HAPS 시스템에서 HUT로부

터 HAPS 플랫폼으로 원하는 신호의 경로이며, 위성 
시스템에서 위성 지구국으로부터 위성수신기로의 방
향이 원하는 신호의 경로이다. 반면, 간섭 경로는 점
선으로 표현된다. 이격각도 φBhB는 HUT 송신 안테나

의 주빔으로부터 우주국 위성수신기로의 이격각이며 
φBsB는 우주국 수신 안테나의 주빔으로부터 HUT로의 
이격각이다. 

 
그림 1 간섭시나리오 모델 

 
 

Ⅲ. 시스템파라미터 

HAPS 서비스 영역은 HUT의 앙각에 따라서 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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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 및 RAC로 구분되는데 이와 같은 구분은 각 
영역별로 HAPS와 HUT간 거리가 다름으로 인해 서
로 다른 경로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

한 이유로 영역별 경로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HUT 및 플랫폼 시스템 파라미터를 구분하여 정의

한다[3]. 각 서비스 영역은 각각 최대 100개의 HUT
를 포함할 수 있으며 HUT는 대역폭 2 MHz, 서비스 
영역별로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전송전력밀도 PBtB 및 
최대 안테나 이득 GBmaxB의 파라미터를 갖는다. 표 1
은 간섭 분석을 위하여 고려된 HUT 송신 파라미터

를 정의한 것으로 HUT는 각 영역에서 임의의 위치

에 분포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표 1 HUT 송신 파라미터 
 

영역 

(HUT수) 

전력밀도, PBtB, 

(dBW/MHz) 

안테나이득, 

GBmaxB, (dBi) 

대역폭 

B, MHz) 

UAC (100) - 8.2 23 2 

SAC (100) -7 38 2 

RAC (100) -1.5 38 2 

 
간섭 계산을 위하여 HUT용 안테나 빔패턴은 권

고서 ITU-R F.699를 적용한다. 본 권고서는 주파수 
공유 및 간섭 연구시 많이 적용되는 고정업무용 지
상 단말기 안테나 빔패턴을 언급하고 있다. HUT 주
빔의 최대이득에서 시작되는 off-axis 각도 φBhB에 따
른 HUT 안테나빔패턴 GBhB(φBhB)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에서 GBmaxB 및 D는 표 3.6에서 정의된 최대 안

테나 이득 및 HUT 안테나 직경을 나타내며, λ는 
미터 단위의 파장, φBmB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정지궤도 위성 시스템은 우주국의 정지궤도 위성 

수신기와 지상의 위성지구국으로 구성된다. 위성시

스템에서 간섭 기준은 권고서 ITU-R SF.1481에 정

의된 -150.5 dB (W/MHz)를 적용한다[4]. 위성 수신기 
주빔의 최대이득 각에서 시작되는 off-axis 각도 φBsB

에 따른 정지궤도 위성수신기의 안테나 빔패턴 
GBsB(φBsB)는 다음과 같다 

  

(3) 
 

여기에서 위성수신기의 최대 안테나 이득 GBmaxB는 
51.8 dBi 이고 3 dB 빔폭의 1/2에 해당하는 값은 다
음과 같다. 

 

           (4) 
 
그림 2는 HAPS와 위성시스템간의 간섭 전력을 

추정하기위한 기하학적 배치를 보여준다. 그림 1의 
3차원 좌표계를 참조하면 i번째 HUT인 HUTi의 좌
표는 (xBiB, yBiB, zBiB)로 표현된다. 또한 HAPS 플랫폼, GEO 
수신기 및 위성지구국의 좌표는 각각 (0, yBhB, zBhB), (0, 
hBsB, 0), 및 (0, yBeB, zBeB)로 표현된다. 각도 φBhiB 는 i번째 
HUT 단말기의 송신 안테나 주빔으로부터 위성으로

의 이격 각도를 나타내고 각도 φBsiB는 수신 위성안테

나의 주빔으로부터 i번째 HUT로의 이격각도를 나타

낸다. 
GEO 수신기로 유입되는 간섭 전력밀도를 계산하

기 위해서는 식 (5)를 이용한다.  

 
 

그림 2 HAPS 및 우주국 수신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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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W/MHz)   (5) 
 

PBtiB  i번째 HUT의 송신 출력 전력밀도 
(dB(W/MHz)) 

GBhB(φBhiB) i번째 HUT의 송신 안테나 주빔으로

부터 이격각도 φBhiB 에 대한 송신안

테나 이득 (dB) 

GBsB(φBsiB) 위성 안테나의 주빔으로부터 이격각

도 φBsiB 에 대한 수신안테나 이득 
(dB) 

LBaB(θBiB)  i번째 HUT의 앙각이 θBiB 일 때 해당

되는 대기감쇠 (dB) 

λ 파장 (m)  

dBSHB HUT와 위성간 거리 (km) 

PBrB  모든 HUT로부터 GEO 수신기로의 
총간섭 전력 (dB(W/MHz)) 

 
식 (6)에서 간섭 전력밀도 PBrB 을 계산하기 위하여 

300개의 HUT가 HAPS 서비스 영역내에 임의로 분
포된다고 가정한다. 먼저 HUT와 GEO 수신기와의 
이격 각도에 따른 안테나 이득을 계산한다. 이격 각
도 φBhiB 및 φBsiB 는 다음과 같다.  

  
          (6) 
 

 

       (7) 
 
 

lP

i
PBhpB HUTP

i
P와 HAPS 플랫폼간 거리(km) 

lP

i
PBhsB  : HUTP

i
P와 우주국수신기간 거리(km) 

lBpsB  : HAPS 플랫폼과 우주국수신기간 거리km) 

lBseB  : GEO 수신기와 위성지구국간거리(km) 

lP

i
PBheB : HUTi와 위성지구국간 거리(km) 

 

그 경로 거리는 HUT, HAPS 플랫폼, GEO 수신기 
및 위성 지구국의 좌표로부터 구할 수 있다.  
식 (5)에서 전파손실항 LBaB(θBiB) 가 고려된다. HUT의 

높이가 0 km라고 가정하면 대기손실 LBaB(θBiB) 는 주파

수 47.9 GHz 에서 48.2 GHz까지의 대역에서 식 (8)
과 같이 정의된다. 이 손실값은 i번째 HUT의 앙각 
θBiB 와 HAPS 플랫폼의 위도 φBeB에 따라 결정된다[5]. 

 

(8) 
 

여기에서 A1에서 C4까지의 모든 상수는 [5]를 참
조한다.  

HAPS 서비스 영역에 배치되는 HUT의 위치는 임
의적이기 때문에 임의의 HUT의 위치에 따른 누적

분포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1,000번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각 시뮬레이션에서 간섭전력레벨이 계산

되고 1,000개의 간섭전력레벨 값들을 통하여 누적분

포함수를 계산한다. 그림 3은 계산된 누적분포함수

를 나타낸다. x축 상의 IB0B보다 적거나 같은 간섭누적

확률 I를 나타낸다. 고위도에서 HUT가 GEO 수신기

를 직접적으로 바라다볼 확률이 높음으로 인하여 
HAPS 플랫폼이 높은 위도에 위치할수록 간섭전력

레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HAPS 플랫

폼이 위치한 위도가 50P

∘
P보다 클 경우, 간섭 기준을 

초과하는 GEO 수신기로의 총 간섭 확률은 100 %
이다. HAPS 플랫폼의 위치 위도가 30P

∘
P라고 가정하

는 경우 간섭 기준을 만족하는 총 간섭 확률은 
10 % 정도이다. 이는 두 시스템간 동일 서비스 영역

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간섭경감기법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HAPS 플랫폼의 위도에 따른 간섭누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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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HAPS 운용시나리오 및 간섭영향 

기존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빔의 구현 방식은 
빔간 간섭 완화를 위해 주파수 분할 방식에 의한 주
파수 재사용율에 따라 빔을 배치하며 총 빔수에 해
당하는 빔형성기를 사용한다. 이 방식은 수 많은 다
중빔을 구현할 경우, 필요로 하는 빔 형성기의 수를 
증가시켜 다중빔 송수신 시스템의 복잡도를 증가시

키고 다중빔에 의해 유해한 간섭 신호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총 주파수 대역을 갖는 각 빔을 시
간으로 분할한 빔 형성 방식을 이용하여 다중빔을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중빔을 시간적으

로 분할하여 구현할 경우 요구되는 총 빔수보다 더 
적은 수의 빔 형성기가 필요함으로 인하여 송수신시

스템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고, 송수신 빔을 적응형

으로 형성하여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간섭경감이 가능한 다중빔 송수신 시스템을 구성

할 수 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다중빔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

하는 HAPS 시스템은 신호의 중계를 위해 지상 기
지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HAPS 플랫폼 송수신 
시스템과 송수신 시스템에서 서비스 영역의 가입자

로 전송되는 송신빔, 서비스 영역의 가입자로부터 
송수신 시스템으로 수신되는 수신빔으로 구성된다. 

   
그림 4 HAPS 시간분할 다중빔 개념  

 
 

광역의 서비스 영역에 분포된 가입자에게 충분한 
회선마진을 갖는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 HAPS 시스템은 송신빔 및 수신빔을 
다중빔으로 구현한다. 기존의 주파수 재사용에 따라 
총 주파수 대역을 주파수 분할하여 다중빔을 구현하

는 방식 대신 총 주파수 대역을 갖는 각 빔을 시간

으로 분할된 방식으로 다중빔을 구현하는 방식을 적
용한다. 시간 분할 방식의 다중빔 형성(time division 
beamforming)은 모든 다중빔을 일정 시간의 주기를 
갖는 시간 분할된 방식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서비스 
영역에 필요한 총 빔수를 NBBMB, 시간 분할되어 형성

되어진 서브 다중빔이 활성화되는 시간을 TBDB, 총 시
간 분할된 수를 NBTDB 라고 할 경우 서브 다중빔 수 
NBSUBB 및 총 다중빔 형성시간 TBCB 는 다음과 같다. 

 
NBSUBB = NBBMB / NBTD               B (9) 

 

TBCB = NBTDB  x TBDB            (10) 
 
또한 TBDB 시간 동안 활성화되는 서브 다중빔은 빔

간 간섭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빔간의 이격 거
리가 최대가 되도록 다중빔을 구성한다. 그림 4는 
총 시간 분할수를 7개로 하였을 경우이며, 이 경우 
이외에도 빔형성을 위해서는 시간분할 수가 임의의 
NBTDB 로 확장될 수 있다. 다중빔 수신 시스템이 시간 
분할 방식을 갖는 경우에는 TBDB 시간마다 일정 수만

큼(NBBMB / NBTDB)의 서브 다중빔을 구현하여 TBCB를 주기

로 모든 다중 수신빔을 빔 형성기를 통해 수신한다. 
이 때 수신빔 형성기는 총 빔수 NBBMB 을 총 시간 분
할된 수 NBTDB 로 나눈 NBSUBB의 빔형성기가 필요하다. 
다중빔 송신 시스템은 시간 분할 방식으로 TBDB 시간

마다 일정 수만큼의 서브 다중빔을 생성하여 NBTDB  x 
TBDB 를 주기로 모든 다중 송신빔을 빔 형성기를 통해 
송신한다. 이와 동일하게 송신빔 형성기는 총 빔수 
NBBMB을 총 시간 분할된 수 NBTDB로 나눈 NBBMB / NBTDB 의 
빔 형성기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기존 주파수 분
할방식의 다중빔 송수신시스템에서는 필요한 빔형성

기가 총 빔 개수 만큼인 반면, 제안된 시간분할 다
중빔 송수신 시스템은 시간 분할 비율(총빔수 NBBMB / 
NBTDB)에 따라 빔 형성기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간섭 영향을 경감할 수 있다.  
시간 분할 방식의 다중빔의 경우 전력 및 간섭경

감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영역의 가입

자 활성화 상태에 따라 적용하는 수신빔 및 송신빔

을 적응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한 적응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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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빔 형성 시나리오는 수신빔을 위한 다중빔을 시간 
TBDB로 분할하여 서브다중빔을 주기적으로 계속 활성

화시킨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송신빔을 위한 
다중빔은 수신빔에 포함된 가입자의 활성화 유무를 
파악하여 가입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셀 영역에는 빔
을 할당하며 가입자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셀 영역에

는 빔을 할당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 이 방식은 
시간분할 수신 다중빔과 적응형 시간분할 송신 다중

빔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림 5는 다중빔 송수신 시스템에서 총 빔수를 시

간 분할하여 다중빔을 형성하는 개념도를 나타낸 것
이다. 다중빔 송수신 시스템의 빔 형성기에서는 시
간 분할 방식으로 TBDB 분할 시간마다 일정 개수(총빔

수 NBBMB /총 시간 분할된 수 NBTDB)만큼의 다중빔을 형
성한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서비스 영역의 가입

자 활성화 유무에 따라서 수신빔과 송신빔 모두를 
적응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수신빔을 통하여 해당 
셀 영역에서의 가입자의 활성화 유무를 파악한 후 
셀 영역의 가입자가 활성화 상태일 경우, 다음 해당 
셀 영역에 대한 빔형성 시점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빔을 형성시키고 가입자가 비활성화 상태일 경우, 1
차 시점에서는 빔을 형성시키지 않고 2차 시점에서 
빔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즉, 비활성화 상태에 있는 
영역에서의 빔형성 주기를 정해진 최대 빔형성 주기

까지 한 단계씩 증가시킴으로서 가입자가 비활성화 
상태인 서비스 영역에서의 불필요한 전력과 간섭 영
향을 줄일 수 있으며 그 여분의 빔을 다른 영역에 
추가적으로 할당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 시간분할 다중빔 운용 개념  

 
그림 6은 다중빔 송수신 시스템에서 적응형으로 

시간분할된 다중빔을 형성하는 개념도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 6에서와 같이 다중빔 송수신 시스템은 
가입자의 활성화 유무 상태에 따라 적응형으로 수신

빔 및 송신빔을 형성한다. 총 시간분할 수 NBTDB 가 3
이고 분할 시간이 TBDB 인 경우, 1번 수신빔은 가입자

가 주어진 시간 분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활성 및 
비활성 상태를, 2번 수신빔은 모든 시간분할에 대해

서 비활성 상태를, 3번 수신빔은 모든 시간 분할에 
대해서 활성 상태를 보인다. 1번 수신빔의 경우 다중

빔 수신 시스템의 빔 형성기는 주어진 시간분할에서

의 빔형성 후, 가입자가 활성 상태임을 확인하고 다
음 빔형성 시간에서 수신빔을 할당한다. 만약 가입

자가 비활성 상태일 경우 이 시점에서 다음 시점까

지의 빔형성은 불필요하지만 가입자의 활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후 시점에

서 다시 수신빔을 할당한다. 2번 수신빔의 경우 모든 
시간분할에서 가입자가 비활성 상태이므로 수신빔을 
통한 가입자 활성화 유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해 빔형성이 되지 않는 시간

을 차례로 증가시킨다. 이 때 최대 비활성화 수 
NBMAXB를 정의하여 서비스의 품질이 열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게 된다. 초기에 한 번의 빔형성 휴
지기를 거치고 다시 수신빔을 형성한다. 가입자가 
비활성 상태이므로 이 후 2번의 휴지기를 거친 고 
수신빔을 형성하게 된다. 다시 가입자가 비활성 상
태이므로 그 다음은 3번의 연속적인 휴지기를 가진

다. 이와 같이 반복 조건으로 정의된 최대 비활성 
수 NBMAXB까지 오게 되면 그것을 한계점으로 빔형성 
운용을 한다. 3번 수신빔의 경우 모든 시간분할에 대
해서 가입자가 활성화 상태이므로 빔 형성기는 빔형

성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된다. 다중빔 송신 시스

템에서 빔형성기는 송신빔의 경우 수신빔을 통한 가
입자 활성 여부를 파악한 후, 활성화일 경우만 송신

빔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6 적응형 시간분할 다중빔 운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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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시간 분할 방식의 다중빔 시나리오에 따
른 간섭 영향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HUT 안테나 빔
패턴은 ITU-R 권고서의 규격을 적용하였으며, HAPS 
플랫폼의 위치는 위도 38P

∘
P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시간분할 횟수 NBTDB 가 1인 경우는 모든 
HUT가 활성화 되어 송수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그 횟수가 증가할 때 마다 활성화되는 HUT
의 수는 감소하게 된다. 그림 7에서와 같이 시간분

할 횟수가 4인 경우 대부분 위성수신기로의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HUT 시간분할 운용율에 따른 간섭영향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APS와 고정위성업무용 우주국 
수신기와의 주파수 공유를 위한 HUT 운용 시나리

오를 제안하였다. 간섭 전력 추정을 위하여 간섭 시
나리오를 정의하고, HUT에 의한 우주국 수신기로의 
간섭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HAPS 시스템이 시간

분할 다중빔 운용 시나리오를 적용하게 되면 기존 
주파수 공유 방법과 더불어 간섭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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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 위성휴대전송 

연구팀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위성통신, 성층권통신 

 

 

안 도 섭(Do-Seob Ahn)      정회원 

1988년 2월: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1990년 2월:경북대학교 

공학석사 

1990년~현재 :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위성휴대전송 

연구팀장 

 

<관심분야> 위성통신, 성층권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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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남(Nam Kim)              정회원 

1981년 2월 :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사) 

1983년 2월 :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석사) 

1988년 8월 :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박사) 

1989년~현재 :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교수 

 

<관심분야> : 광정보처리, 광통신, 이동 통신  

및 전파전파, 마이크로파 전송 

선로 해석, EMI/EMC 및 전자파 

인체보호 규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