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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연구는 19세기말~20세

기초 Tesla 에서부터 시작하여, 1960~1970년대 Brown 의 

Rectenna 발명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1-2]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기법은 전력 전송 효율이나 안정성 면에서 유선으

로 전송하는 기법에 비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으로 20세

기 후반까지 무선전력 전송에 대한 연구 및 활용은 국방 및 

우주 개발 분야 등에 제한적이었다. 20세기말 무선통신 기술

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신호 전송을 위한 유선 케이블이 대부

분 무선으로 대체되었다. 전자기기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유선 케이블은 무선으로 대체된 반면, 전원은 여전히 유선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원 케이블은 Last Cable이라 

불리고 있다. Last Cable을 제거하여 시스템의 이동성을 최

대화하고자 하는 욕구는 최근 무선전력 전송(Wireless Power 

Transfer: WPT)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3-4] 

무선전력 전송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할 문

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 중 기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주요 

문제는 전력 전송 효율의 향상이다. 에너지가 도선에 집중되

는 유선전력 전송에 비하여 공간에서 무선으로 전파되는 무

선 전송의 효율은 송신기와 수신기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크게 떨어지게 된다. 무선의 장점에 비해 에너지 효율의 문제

가 크게 대두되어 실제 제품에 적용이 어렵다. 무선전력 전송

의 효율 향상은 전력 전송 시스템의 주요 서브시스템인 송신

기, 안테나 , 수신기 각각의 효율 향상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

다. 본 원고의 2장에서는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의 연구 동향

을 살펴보고,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및 설계 요소에 대하

여 고찰한다. 3장에서는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 중 송신기 설

계시 고려할 소자 특성, 회로 기법 등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송신기의 효율 향상을 위한 스위치 모드 기법을 이용한 고효

율 전력증폭기 설계 기법 및 관련 연구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Ⅱ.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

1. 연구 동향

전력을 무선으로 전력 수요처에 공급하는 혁명이 진행되

고 있다.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 및 사업체에서 무선전력 전송 

사업 분야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혁신적인 이론과 다양한 시

제품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무선전력 전송 제품들

이 출시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무선전력에 대한 기술 표준화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8년 무선전력 표준화 단체인 무

선전력협회(Wireless Power Consortium: WPC)가 결성되었

다.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

며 국내에서는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LS전선 등이 활

동하고 있다. WPC는 자기유도 방식의 표준 제품에 대해서 

'Qi'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무선전력 전송의 표준

화 등의 필요성에 의해 2011년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국

내 주요 가전사 및 무선충전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무선전력전송 포럼’을 출범시켰다.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기유도 방식과 마

이크로파 등을 이용한 원거리 신호 전송을 통한 전자기파 방

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최근 2007년에 MIT(매사추세츠공대)

의 마린 솔라시치(Soljacic) 교수팀에 의해서 자기공명 방식

을 이용하여 기존의 일반 자기유도 방식에 비해 높은 효율로 

상대적으로 원거리 전송이 가능함이 Science지등에 소개되

었다[5-6]. 2m 거리에서 60와트의 전력을 전송하는 실험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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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선전력 전송 방식별 예시

<표 1> 무선전력 전송 기술별 비교행하였다. 이후 자기공명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WiTricity 같은 관련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자기유도 방식과 공명 방식을 분리하여 

무선전력 전송 기술을 일반적으로 자기유도 방식, 자기공명 

방식, 전자기파 방식의 세가지로 분류한다. <그림 1>에서 3가

지 방식의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의 예를 도시하였다. (a)에서

는 휴대폰, MP3플레이어와 같은 휴대용 개인 전자기기를 충

전패드에 올려놓고 자기유도 방식을 이용하여 충전을 하는 

제품, (b)에서는 자기공명 방식을 이용하여 수 m 내에 위치한 

전구를 켜는 것(Intel사 자료), (c)에서는 Microwave Power 

Transmission (MPT) 을 이용하여 2.45GHz 대역의 RF 신호

를 차량에서 UAV (Unmanned Aerial Vehicle)로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실험을 보여준다. 

자기유도 방식은 충전용 패드 등의 일차측 코일에서 발생

된 자기장이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력 수신부의 이차측 코

일에 유도되어 전류를 공급하는 구조로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이 방식을 활용할 경우 충전기와 전자

기기를 직접 연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스마트

폰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충전용 패드와 별도 커버가 필요하

고, 패드와 단말이 수 mm내에 놓여야 한다. 

자기공명 방식은 두 개의 코일을 같은 자장에서 공진토록 

파장을 맞춰 전력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송신부와 수신부에 

전송 주파수에서 공진을 일으키는 공진기가 포함되고, 이 공

진기간 신호의 공진 주파수가 일치할 경우 높은 효율의 전송

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자기유도 방식의 거리 문제를 개선하

여 폭넓은 쓰임새가 기대된다. 향후 소형 자기공명 방식을 활

용한 스마트 기기의 충전기 제품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기공명 방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MIT 연구팀은 다수의 

특허를 미국 및 세계 각국에 출원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무

선 에너지 전달 시스템 [출원 번호: 10-2011-7009635, 출원

일: 2009년 9월 25일, 출원인: 메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간섭 강화를 포함하는 무선 에너지 전달 [출원

번호: 10-201-7028149, 출원일: 2009년 5월 14일, 출원인: 

메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등이 출원되어 있

다. 향후 국내에서 자기공명 방식을 이용한 제품 개발시 관련 

기술 사용에 따라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기공명 방식을 실생활 제품에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문제, 인체 유해성 문제, 전파 잡음 문제 등에 대한 해

결이 필요하다.

전자기파 방식은 자기유도, 자기공명 방식에 비해 원거리

의 전력 전송이 가능하다. 1960년대 Brown이 Rectenna를 

개발하여 무인 헬리곱터에 전력을 전송하는 경우가 전자기파

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 

(Space Solar Power System: SSPS)는 우주에서 지표면보다 

10배 가량 태양광이 강한 점을 이용하여 3만 6000km 상공에 

태양광 발전 위성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SSPS에서도 전자

기파 방식의 무선전력 전송을 이용한다[7-8]. 그러나 전자기파 

방식의 경우 효율, 인체 유해성, 전파 잡음 등의 문제로 인하

여 실생활에 사용하기는 제약이 많다. 전자기파 방식은 우주, 

국방 분야의 대용량 전력전송 및 무선센서, 저전력 기기의 소

용량 전력전송으로 활용분야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에서 각 무선전력 기술별 특성을 비교하였다.

2. 무선전력 전송 하드웨어 및 설계요소

상기 기술한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예를 

<그림 2>에 도시하였다. (a)는 WPC의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기술 문서 Ver 1.1에 기술되어 있는 기본 시스템 구성도이며 

(b)는 SSPS 경우 우주에서 생성된 태양광 발전 에너지를 전

자파를 이용해서 지구로 전달하는 전자파 방식에 대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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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PC에서 자기유도 방식 시스템 구성도

(b) SSPS에서 전자기파 방식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무선전력 시스템 구성 사례

<표 2>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설계 이슈

<표 3>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의 효율

템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2> (b) 시스템에서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한다. 태양 전지판으로부터 받은 태양광 에너

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 이후 DC 전원을 마이크로파로 변

환하고 이를 어레이 안테나와 빔포밍 기술을 이용하여 

narrow beam을 형성한 후 송신하며, 이를 수신부의 

Rectenna에서 다시 DC 전원으로 변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7-8]. 다른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도 <그림 2>에 기술된 

시스템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기의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생활에 활용

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설계 요소들을 기술하면 <표 2>

와 같다. 

기술적으로는 고효율로 전력을 송신할 수 있는 송신기가 

필요하며, 이를 공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기 위한 빔포

밍 /포커싱 기술, 수신한 무선전력을 전원으로 변환해주는 고

효율 수신부가 필요하다. 환경적으로는 고출력의 전력을 무

선으로 송신하는 경우의 인체 유해성, EMI, EMC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는 시스템의 가격 및 이러

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설치,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원고에서는 <표 2>에서 기술한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 

설계 고려 요소 중 효율, 특히 송신기의 효율 측면에서 기술

한다. <그림 2> (b) 에서 기술된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의 전체 

전력 전송 효율은 송신기의 효율, 전력 결합 효율 (Power 

Combining Efficiency: PCE), 빔 효율과 수신기 측의 효율의 

곱으로 표현된다. 각 부분의 효율을 표현하고, 현재 최대 달

성 가능한 부분별 효율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상기 기술한 각 시스템의 효율을 최대화 하는 것은 무선전

력 전송 시스템의 성능, 경제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적

인 요구 사항이다. 각 부분별 현재 기술로서 최대 달성 가능

한 효율을 보면 송신기의 효율이 70~80%, PCE 효율이 

80~90%, 빔 효율 80%, 수신부 정류 효율 80%, Rectenna 

Power Management 효율이 85~95% 가량이다. 전체 시스

템의 무선전력 효율은 각 효율 값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표

3>에서 기술된 각 부분별 최대 달성 효율값을 곱하더라도 송

신기의 전력원으로부터 최종 수신부의 전력까지 전력전달 효

율은 43% 가량이다. 위의 경우는 전자기파 방식을 기준으로 

한 경우이나 자기유도, 자기공명 방식의 경우도 유사한 방식

으로 효율을 정의하고 시스템의 전체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 

무선전력 전송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표 3>에서 기술한 각 

부분의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

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무선전력 시스템 중 송신기 부분에 대

하여 살펴본다.

Ⅲ. 무선전력 전송 송신기

1. 무선전력 전송 송신기 구성

송신기의 주요 기능은 전력원의 전력을 RF 전력으로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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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기유도 방식의 송신기 회로 구성

(b) 다중 송신기구조의 기능 블록도

<그림 3> 무선전력 송신기 구축 사례

<그림 4> 진공관 및 고체상 소자의 전력, 주파수 특성 

<그림 5> 고체상 소자의 전압, 전력 특성

적으로 변환하여 일차측 코일이나 안테나로 보내는 것이다. 

무선전력 전송 송신기 구성의 복잡도는 전력 용량이나 전송

방식, 사용처에 따라 달라진다. 무선전력 전송 송신기 구조 

사례를 <그림 3>에 도시하였다.

<그림 3>에서 (a)는 WPC 기술표준에 나타난 전력 송신기

의 회로의 하나로서 다중의 일차측 코일을 동시에 구동시키

기 위한 전력 송신기 회로의 예이다. 인버터는 DC의 입력 신

호를 AC의 파형으로 변환하여 코일과 커패시턴스로 구성된 

공진회로를 구동시킨다. 인버터의 전력소자는 제어 신호에 

따라 on/off 스위치로 동작한다. 제어신호의 동작 주파수 및 

Duty에 의해서 AC 신호의 주파수 및 출력값 등이 결정된다. 

(b)에서는 (a)에서 도시한 송신기가 다수가 있으며, 이 다수의 

송신기가 멀티플렉서 및 일차측 코일 어레이를 공유하는 경

우의 송신기 기능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3>의 송신

기는 수백 kHz의 자기 유도 방식에 대한 표준 자료이다. 자기

공명 방식이나 수 GHz대역의 전자기파 방식 송신기의 경우

에는 용어 및 구조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림 

3>의 시스템과 유사한 송신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높은 주파

수를 가지는 자기공명 또는 전자기파 방식에서는 DC 전력을 

RF 전력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RF 전력증폭기에서 수행한다.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에서 RF 전력증폭기의 기능은 <그림 3>

의 인버터와 동일하다. IV장에서 기술할 스위치 모드 RF 전

력증폭기의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전력전자 분야의 인버터와 

대동소이하다. 효율을 포함한 송신기의 성능은 RF 전력증폭

기(인버터)의 성능의 영향이 크다. 그리고 RF 전력증폭기(인

버터)의 성능은 사용하는 전력소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2. 무선전력 전송 송신기용 전력 소자

무선전력 전송용 전력소자로 Magnetron, Klystron 등의 

진공관 소자 또는 고체상 (Solid-State) 소자가 사용된다. <그

림 4>에서는 진공관 및 고체상 소자별로 주파수별 허용 평균 

전력을 도시하였다[9]. 

진공관 소자는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전압과 출력,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소자이다. 고체상 소자의 경우 최근 

발전한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진공관 소자에 비하여 경제

적이며, 크기 및 무게도 훨씬 작아 시스템 구성에 용이하다. 

<그림 5>에서는 RF 전력증폭기에 사용되는 고체상 소자의 전

압 및 전력 밀도 특성을 비교하였다. 

자기유도 등의 낮은 주파수대역의 인버터의 전력소자로서

는 MOSFET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력

증폭기용으로 LDMOS FET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GaAs 소

자는 높은 주파수 특성을 가지므로 수GHz~수십GHz의 통신

용 전력증폭기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GaN 소자의 높은 항복

전압 특성 및 주파수 특성에 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쓰임새

가 커지고 있다. 무선전력 전송에서도 GaN 소자의 활용이 증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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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력증폭기 Class 별 분류 및 특성

(a) 전압모드 Class D 전력증폭기

(b) 전류모드 Class D 전력증폭기

<그림 7> Class D 전력증폭기

3. 송신기 전력증폭기 설계기법

송신기 설계시 출력 전력, 주파수, 전력 효율, 신호 대 잡음

비, 고조파 잡음 등을 고려한다. 이 중 송신기의 효율 특성은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의 전체 효율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송신기부의 열처리 시스템의 크기 및 용량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소이다. 송신기의 DC-to-RF 변환을 하는 전력증폭기

의 드레인 효율은 공급되는 DC 전력 대비 출력되는 RF 전력

의 비율로 결정된다. 송신기의 효율은 DC 전력을 RF 전력으

로 변환하는 RF 전력증폭기의 효율에 의해 결정된다. RF 전

력증폭기의 효율은 RF 전력증폭기에 사용되는 전력소자 및 

설계 기법 (Class A, Class AB, Class B, Class C, Class D, 

Class E, Class F 등) 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림 6>에서는 

전력증폭기를 Conduction angle 및 회로 설계 기법에 따라 

Class를 분류하는 방식과 파형, 효율 특성을 비교 도시하였다. 

이동통신시스템의 전력증폭기 경우는 통신신호의 선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Class AB 급으로 설계된다. 스펙트

럼 효율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송신 신호는 높은 평균 대비 

첨두 전력비를 가지므로, 전력증폭기의 최대출력지점에서 

back-off 해서 사용하여 전력효율이 크게 저하된다. 반면 무

선전력전송에서는 back-off 없이 최대 출력지점에서 동작시

킬 수 있으며 이 경우는 Class B로 동작시킬 경우 최대 78%

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전력소자는 <그림 6>에서와 같이 

Class와 입력신호의 크기에 따라 전류원 또는 스위치로 동작

한다. 전력소자를 전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 Class C로 

사용하면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전력증폭

기의 이득 및 선형 특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적이

다. 최근에는 Class D,E,F 급의 스위치 모드로 동작시켜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이동통신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위치 모드의 경우에는 전력소자에 

인가되는 전압 및 전류를 시간상 어긋나게 하여 전력소자에

서 소모되는 전력값을 제거시켜 이론적으로 100%의 전력 효

율을 달성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최근 무선전력 전송

의 송신기 설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11-21] 다음장에

서는 Class D,E,F 스위치모드 RF 전력증폭기에 대하여 살펴

본다.

Ⅳ. 스위치 모드 RF 전력증폭기

전력 증폭기의 효율 개선을 위한 기법 중 하나가 스위치 

모드 전력 증폭기 (Switch-Mode Power Amplifier, SMPA)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SMPA를 이용하면 트랜지스터에서의 전

류와 전압값의 곱이 0이 되어 이론적으로 100 %의 효율을 얻

을 수 있다. 

1. Class D 전력증폭기

Class D 전력증폭기는 두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그림

7>에서와 같이 스위치로 사용하여 구형파 형태의 드레인 전

압 또는 전류를 생성한다. 전압, 전류의 파형에 따라 전압 모

드(Voltage-Mode Class D: VMCD), 전류 모드 Class D 

(Current-Mode Class D: CMCD) 전력증폭기로 구분 된다.

Class D 전력증폭기의 전류 전압의 위상 차이는 18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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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lass F 전력증폭기

<표 4> 최근 무선전력 전송용 SMPA 특성 비교

며 두 스위치가 번갈아 가며 “On”, “Off”가 된다. CMCD 경우 

드레인 단의 전압 파형에는 짝수차 고조파 성분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드레인 단의 전류 파형에는 홀수차 고조파 성분들

로 구성되어있다. 실제 Class D 전력증폭기 구성 시 전력 소

자인 트랜지스터의 제한적 스위칭 속도 및 기생 커패시턴스

의 영향으로 이론치인 100%의 효율을 얻을 수 없다. 특히 기

생성분은 동작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그 영향이 더욱 커져 

두 트랜지스터가 모두 ‘On’ 또는 “Off”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과도 전류 발생에 따른 선형성 감소 및 급격한 효율 저하를 

초래한다. CMCD 전력 증폭기 구조에서 스위치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소스간 기생 커패시턴스인 CDS 성분은 

공진기와 병렬로 연결된다. CDS는 트랜지스터에서 손실을 유

발하는 가장 치명적인 기생 성분이지만, CMCD의 회로 구조

에 의해 CDS는 신호 복원에 이용되는 대역 저지 필터의 일부

분으로 활용될 수 있어 VMCD에 비해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

하는 SMPA를 구현할 수 있다.

2. Class E 전력증폭기

1975년 Sokal에 의해 처음 제안된 Class E 전력증폭기는 

Class D 전력증폭기와는 달리 단일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로

서 사용한다. Class E 전력증폭기의 출력 단은 <그림 8> 과 

같이 병렬 커패시터, 직렬 공진기로 구성된다.

트랜지스터가 ‘On’ 이 되면 병렬 커패시터에 충전되는 전

류는 없고, 트랜지스터가 ‘Off’되어 병렬 커패시터에 전류가 

흘러 충전이 된다. 따라서 <그림 8>과 같이 스위칭 상태에서 

전류나 전압 둘 중의 하나는 반드시 ‘zero’ 상태가 되어 이상

적으로 100%의 효율을 달성 할 수 있다. Class E 전력증폭기

는 다른 SMPA 전력증폭기에 비해 드레인-소스간의 기생 커

패시턴스의 사용이 용이하며 회로 구성이 비교적 단순함과 

동시에 고효율로 동작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무선전력용 

전력 증폭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13-20] 

<그림 8> Class E 전력증폭기

3. Class F 전력증폭기

Class F 전력증폭기의 출력 단은 <그림 9>의 회로와 같이 

고조파를 제어 할 수 있는 공진기(일반적으로 L/C 필터나 

Stub 사용)를 추가로 사용하여 Class E 전력증폭기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 구형파 형태의 전압 파형에는 홀수차 고조

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현파 형태의 전류 파형에는 짝

수 차 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역 Class F 전력증폭기

의 경우 전압 전류 파형은 Class F 전력증폭기와 정반대의 

파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Class F 전력증폭기는 모든 고조

파 성분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100%의 효율을 달

성하기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Class E 전력증폭기에 비해 높

은 출력 전력을 구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회

로의 구성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10] 

4. 현황 및 향후 연구

최근 무선 전력 전송용 증폭기로 Class D, E 전력증폭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표 4>에서 최근 무선전력 전송에 활용 

가능한 스위치 모드 전력증폭기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표 4>의 전력증폭기의 효율 성능은 주파수, 출력, 사용 소

자 등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여준다. 실제 스위치 모드 전

력증폭기를 구현하였을시, 현재 RF/마이크로파 대역에서 달

성 가능한 효율은 80% 가량으로서 Class B급의 전력증폭기 

효율특성과 유사하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스위치 모드의 경

우는 이론적으로 100%이나 실제 구현시에 효율이 낮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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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무선전력 시스템의 향후 활용 분야 

것은 고주파 대역에서 발생하는 소자내의 기생성분에 의하여 

이상적인 스위치로 동작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 때문이

다. 향후 무선전력용 고효율 송신기 개발을 위해서는 낮은 

Ron 값과 빠른 스위칭 속도를 가지는 전력소자의 연구/개발, 

기생성분을 고려한 전력소자의 정확한 특성 모델링 기법 연

구, 기생성분을 고려한 향상된 SMPA 설계 기법 연구, 고효율 

전력 결합 기법 연구, 빔포밍을 위한 송신기에서 정밀 위상 

제어 기법 연구, 가변 임피던스 매칭 및 고조파 제어 기법 연

구 등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전력을 무선으로 공급하는 무선전력 전송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무선전

력 전송은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자기유도방식 뿐만 아니라 

향후 자기공명 방식, 전자기파 기반 방식 등을 포함하며 <그

림 10>에서와 같이 다양한 응용분야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

상된다. 무선전력 전송이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위

해서는 극복해야할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20세기말의 

무선통신 분야의 기술 발전이 현대인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바와 같이 21세기초의 무선전력 전송 분야의 기술 

발전은 향후 인간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을 살펴보고, 무선전

력 전송을 위한 송신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무선전력 전송

의 실용화를 위해 전력 전송 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함을 언급

하고, 이러한 송신기 동향 및 설계 기법에 대하여 살펴본 후, 

향후 무선 전력 전송 송신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연구들에 대

하여 기술하였다. 무선전력 전송의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서는 고효율 무선 전력 전송용 송신기 분야에서 RF용 전력 

소자 개발 및 고효율 회로 설계 기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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