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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의 고용량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위성, 지상국 및 안테나의 제원 조사를 수행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한다. 다양한 데이터 송수신 위성 및 지상국 안테나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다목적실용위성 5호에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전파전송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다목적실용위성 5호에서 데이터를 송신하고, 싱가포르 지상국에서 파
라볼라 타입 안테나를 사용하여 수신할 때, 지상국에서 데이터 수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링크 버짓을 계산
한다. 데이터 전송거리가 550 km에서 최대 2,200 km까지 증가할 때, 위성 데이터 송신 안테나가 helix 형태인 경우, 최소
및 최대 수신전력은 −68.1 dBm, −55.9 dBm이다. 또한, 데이터 송신 안테나가 patch array인 경우, 최소 및 최대 수신전력
은 각각 −84.1 dBm, −71.9 dBm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latest trends in satellites, ground stations, and antennas that transmit high-capacity image data at 
a high-resolution. Various data transmission/reception satellites and ground station antennas are investigated, and radio-wave transmission 
scenarios applicable to the Korean Multi-purpose Satellite 5 (KOMPSAT-5) are determined. The datalink budget is then calculated as 
the signals are transmitted by the KOMPSAT-5 and received by a Singapore ground station using a parabolic-type antenna. When the 
data transmission distance is increased from 550 km to a maximum of 2,200 km, the minimum and maximum received powers using 
a helix transmit antenna are −68.1 dBm and −55.9 dBm, respectively. By contrast, when the satellite transmit antenna is a patch 
array, the minimum and maximum received powers are −84.1 dBm and −71.9 dB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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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저궤도 위성은 고도가 160∼2,000 km인 궤도에서 운용
되며, 지형 및 지물 촬영을 통해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여
재난, 재해, 국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지구관측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1]. 기존의 저궤도 위성
은 광학 기반의 관측 기기를 사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획

득했으나, 낮 시간대에만 촬영이 가능하며, 고해상도 촬
영은 좁은 영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촬영 조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SAR(synt-
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여 전천후 촬영이 가능하고, 
넓은 관측 영역에 대해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저궤도

위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2],[3]. SAR를
탑재한 저궤도 위성을 통해 획득된 고용량 데이터는 위

성과 지상국 간의 데이터링크를 통해 송수신되며, 국제전
기통신 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에서 권고하는 주파수 대역인 X-대역을 사용하여 데이터
를 송수신한다[4]. 고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송수신하
기 위해서는 데이터링크에 적합한 위성의 데이터 송신

안테나와 지상국의 데이터 수신 안테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최근 운용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위성 및 지상국 안테나의 동향 조사가 선행

되어야 한다.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저궤도 위성 조사 및
데이터 송신용 안테나 설계 연구 등이 있으나, 이러한 연
구들은 특정 위성 또는 안테나 설계에 관련된 연구가 대

부분이므로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운용 지상국 조사 및 지상국 안테나 설계에 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실제 운용되는 지상국
과 안테나들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정리한 연구는 없는 실

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의 고용량 영상 데이터를 전송

하기 위한 위성, 지상국 및 안테나 제원 조사를 수행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한다. 현재 운용 중인 저궤도 위성
을 조사하고, 고용량 데이터 송신을 위한 안테나들의 종
류와 상세 정보에 대해 함께 정리하여 위성과 안테나에

대한 최신 기술을 파악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또한, 데이
터를 수신하기 위한 주요 지상국 조사를 통해 지상국에
서 운용 중인 안테나들의 성능을 표로 나타내어 설계 동

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AR 위성 안테나 성능
과 데이터 수신을 위한 지상국 안테나 성능을 고려한 특
정 시나리오에 대해 데이터링크 버짓을 계산하였다. 우리
나라의 다목적실용위성 5호에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 송
신 안테나를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싱가포르 지상국
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에 대해 데이터링크 버짓을
계산하였으며, 결과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Ⅱ. 저궤도 위성 데이터 송신

2-1 저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은 시간 경과에 따른 지구의 환경 변화를
영상으로 관측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해빙, 삼림, 가뭄, 
홍수와 같은 대규모 현상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보다 정밀한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SAR를탑재한 저궤도 위성에 대한 연구와 상용화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는 추세이다.

SAR는 전자기파 펄스를 사용하여 목표지역에 빔을 형
성했을 때, 반사파가 안테나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2차원 영상을 생성하는 원리로 동작하는 레이다 시스템
중 하나이며,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저
궤도 위성에 탑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레이다의 해상도
는 안테나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SAR를 사용하면 전자기
파 펄스를 수신하면서 이동한 거리만큼 안테나의 직경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 작은 안테나를 적용하더라도 고해상
도 영상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자기파 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나 지구의
대기 환경과 관계없이 전천후 촬영이 가능하며, 획득된
고용량 데이터는 데이터링크를 통해 지상국으로 송신된
다[5]. 
현재 운용 중인 세계 각국의 저궤도 위성의 고도, SAR 

성능, 데이터 송신 속도 등에 대한 동향 조사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안테나 종류와 성능에 대해 확
인하여 데이터링크에 적합한 데이터 송신용 안테나 설계
에 고려하고자 한다.
그림 1은 한국의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의 종합

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기관인 KARI(Korea A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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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 및 운용 중인 다목적실
용위성 5호를 보여준다[6]. 주요 임무 목표는 지리 정보 제
공, 환경 재해 모니터링이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를 참고
하여설계되었으며, 2013년 8월 22일러시아의 Dombarovsky 
발사장에서 Dnepr-1 발사체로 발사되었다. 평균 고도는
550 km이며, 약 96분을 주기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고, 공공 및 상업적
사용을 위해 KARI 및 스발바르 지상국으로 데이터를 송
신한다. 광학, 열 및 X-대역 SAR를 이용해 해상도가 1 m
인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한다. 현재 고해상도 이미지
획득, 대규모 재난감시 및대책 수립임무는 2022년안에
다목적실용위성 6호로 보강될 예정이다[7]. 
그림 2는 중국의 CAST(Chinese Academy of Space 

Technology)에서 개발한 최초 민간 C-대역 편광 SAR 위
성인 Gaofen-3 사진을 보여준다[8]. 주요 임무 목표는 육지
및 해양 모니터링, 재난, 수자원 및 기상에대한 고해상도
영상 정보 제공이다. 중국의 고해상도 지구관측 시스템인
CHEOS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2016년 8월 9일 중국의

타이위안 위성발사센터에서 Long March-4C 발사체로 발
사되었으며, 질량은 약 2,950 kg이고, 설계 수명은 8년이
다. Gaofen-3은 약 758 km의 궤도에서 운용되며, SAR 안
테나로 스포트라이트, 스트립맵 및 스캔을 포함하는 12개
의 이미징 모드를 제공한다[9].
그림 3은 일본의 저궤도 위성인 IGS Radar 5가 탑재된

발사체인 H2A202 사진을 보여준다[10]. IGS Radar 5는 해
상도를 우선으로 설계하여, 타 관측 위성에 비해 높은 0.5 
m의 해상도를 갖지만, 관측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다. 
2017년 3월 17일에 해당 발사체로 발사되었다[11],[12].
그림 4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운용 중인 Kondor-E 

위성 사진을 보여준다[13]. 해당 위성은 러시아의 원격 탐
지 및 우주 탐사 분야 개발기업인 NPO Mashinostroyenia
에서 개발되었으며, 고해상도 SAR 이미지를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 상업적으로 제공한다. 2013년 6월 27일 카
자흐스탄 Baikonur Cosmodrome 발사장에서 Strela 발사체
로 발사되었으며, 평균 고도 500 km의 궤도에서 약 92분
의 주기로 공전하고 있다. 위성의 총 질량은 1,150 kg이

그림 1. 다목적실용위성 5호 사진
Fig. 1. Photograph of the KOMPSAT-5.

그림 2. Gaofen-3호 사진
Fig. 2. Photograph of the Gaofen-3.

그림 4. Kondor-E 사진
Fig. 4. Photograph of the Kondor-E.

그림 3. IGS Radar 5호를 탑재한 H2A202 발사체 사진
Fig. 3. Photograph of H2A202 rocket with the IGS rada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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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계 수명은 5년이지만 목표 동작 기간은 7년이다. 
Kondor-E는 3.13 GHz에서 동작하는 SAR 장비를 사용하
며, 스포트라이트 모드에서 1 m∼2 m의 해상도를 가지
며, 스트립맵 모드에서 1 m∼3 m의 해상도 이미지를 제
공할 수 있다. X-대역 데이터링크를 통해 최대 960 Mbps
로 데이터를 전송한다[14],[15].
그림 5는 미국의 Capella Space에서 전 세계에 고해상

도 SAR 이미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중인
Capella X-SAR 마이크로위성을 보여준다[16]. 주요 임무는
고해상도 영상을 전 세계로 공유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는 미국의 육군우주미사일방어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지
구관측 영상 데이터의 신속한 전달을 목표한다. Capella 
위성군은 36개의 마이크로위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은 약 500 km의 고도에서 운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의 Capella Console을 통해 촬영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실
시간으로 신규 촬영 요청 및 촬영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다. 각 Capella 위성의 설계 수명은 3년이며, 스트립맵
및 스포트라이트 이미징 모드에서 단일 편파 X-대역 시
스템을 사용한다. 각 국가별 주요 저궤도 위성에 대해 자
세한 정보는 표 1에 나타냈다[17].

2-2 저궤도 위성 데이터 송신 안테나 동향  

앞서 조사한 저궤도 위성에서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되는 안테나는 지구 방향의 수직으로 위
치한 경우, 지상국 방향 접속 각도는 65°, 지구국 접속 각
도 5°를 고려하여 ±60°에서 높은 이득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왔다. 이러한 데이터 송신 안테나로는 일반적으
로 corrugated horn 안테나를 사용하며, 원형 모양의 horn 
안테나 방사체에 corrugated 형상을 적용하여 설계된다. 
Corrugated 형상에 의해 낮은 cross polarization 특성을 얻
을 수 있으며, 부엽레벨, 넓은 빔폭, 높은 개구효율 및 우
수한축비 특성을 가지고있다.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고
해상도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주파수 대역인 X-대역에
서 약 87 mm~132 mm 정도의 크기로 설계되며, 15 dBic
∼18 dBic 정도의 이득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되었다[18] 

～[20]. 이 안테나 타입은 우리나라 다목적실용위성 2호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
두 번째로는 patch 안테나가 있으며, 낮은 비용으로 설

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견딜 수 있는 전력이 2 
W∼4 W 정도로 낮다는 단점이 있다. 단일 안테나로 사
용되기도 하지만, 단일 소자를 배열하여 높은 이득 특성
을 도출하여 적용되기도 한다[21]～[23]. X-대역에서 동작하

표 1. 국가별 저궤도 위성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low-earth orbit (LEO) satellites by countries. 

Korea China Japan Republic of South Africa USA
Name KOMPSAT-5 Gaofen-3 IGS Radar 5 Kondor-E Capella X-SAR

 Altitude (km) 550 758 490 500 485∼525 
Inclination angle (˚) 97.6 98.41 97.23 74.75 90

Data rate (Mbps) 310 1,280 - 960 1,200 
Life time (years) 7 8 5 7 3 

Weight (kg) 1,400 2,950 - 1,150 140
SAR (GHz) 9.66 5.4 - 3.13 9.4∼9.9
Polarization Quad Quad - Dual Single

SAR resolution (m) 1 1 0.5 1 0.3

그림 5. Capella X-SAR 사진
Fig. 5. Photograph of the Capella X-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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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80 mm×80 mm∼400 mm×400 mm 정도의크기를 가지
며, 약 15 dBic∼30 dBic의 이득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세 번째로는 choke-ring 안테나가 있으며, horn 안테나

의 방사체가장자리를따라 ring 형태의동심원 구조를여
러 겹으로 추가한 형상으로 설계된다. 이 안테나 타입은
isoflux 방사패턴을 구현하여 60 이〫상의 넓은 빔폭을 가지
는 것이 특징이다. 방사체의 크기는 약 240 mm∼320 mm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약 6 dBic∼8 dBic의 이득 특성을
가진다. 해당 안테나 타입은 우리나라 다목적실용위성 5
호에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다[24]～[26].
마지막 안테나 타입은 helix 안테나이며, 원통 유전체

에 helix 방사체가 인쇄된 형상을 가진다. X-대역에서 동
작하는 helix 안테나는 약 5 dBic∼9 dBic의 이득 특성을
가지며, 지름이 90 mm 이하로 다른 입체 형상의 안테나
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름이 작고, 질량이 가볍다는 장점
이 있다[27],[28]. 각안테나타입별로면적, 편파, 동작주파수, 
사용가능전력, 이득등과관련된성능을표 2에나타냈다. 

Ⅲ. 지상국 데이터 수신

3-1 주요 지상국

저궤도 위성은 약 7.8 km/s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으며, 

지상국의 상공을 지나는 시간은 위성의 궤도 및 고도에

따라 최소 5분에서 최대 20분 정도이다. 지상국에서 저궤
도 위성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
용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이 지평선에서 관측되는 순간부
터 추적하면서 데이터를 수신하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횟수는 하루에 3번 정도이다[29]. 한 곳의 지상국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횟수가 부족한 경우, 세계 각
국에 위치한 여러 지상국과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지불
하고, 더욱 짧은 주기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저궤도 위성이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 지상국 데이

터 수신 환경을 분석 및 예측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세계 각국의 지상국에 대해 조사하고, 지상국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수신 안테나의 크기, 수신 주파수 대역, 유
효 복사 전력과 같은 성능을 확인하여 수신 안테나 동향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6은 노르웨이가 운용 중인 북극 스발바르 제도에

위치한 스발바르 지상국에 대한 사진을 보여준다[30]. 노르
웨이 본토에 위치한 트롬쇠 위성국과 연결되어 있는 지
상국 중 하나이며, 현재 SG1, SG2, SG3 총 3개의 지상국
안테나를 운용하고 있다. 이 지상국에서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
nistration)와 ESA(European Space Agency) 등 다양한 기관
에서 운용 중인 서로 다른 130개의 위성에서 데이터를 수

표 2. 저궤도 위성 데이터링크용 X-대역 안테나
Table 2. Transmission antennas for LEO satellite datalink. 

Antenna type Reference Dimension Polarization Operating frequency (GHz) Gain (dBic)

Corrugated horn
[18] 87.9 mm LHCP & RHCP 7.7∼8.5 15.9
[19] - LHCP & RHCP 7.9∼8.5 16.8
[20] 132.1 mm LHCP & RHCP 8.0∼8.4 17.3

Patch array
[21] 82 mm×98 mm RHCP 8.0∼8.4 16
[22] 110 mm×110 mm RHCP 7.2∼9 17
[23] 400 mm×400 mm LHCP & RHCP 7.9∼8.4 26

Choke-ring horn
[24] 242.6 mm LHCP & RHCP 8.025∼8.4 7.7
[25] 320 mm LHCP & RHCP 8.025∼8.4 6
[26] 270 mm LHCP & RHCP 8.025∼8.4 6.08

Helix
[27] 90 mm LHCP & RHCP 7.8, 8.0∼8.4 5.8
[28] 12.3 mm RHCP 8.0∼8.45 8.7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33, no. 6, June. 2022.

446

신하고, 수신된 데이터는 매월 4만 번 트롬쇠 위성국으로
송신된다. 북극에 위치한 스발바르 지상국은 트롬쇠 위성
국을 통해 남극 퀸 모드 랜드의 트롤에 위치한 트롤 지상
국과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저궤도 위
성의 매 회전 주기마다 두 번 위성에 접근할 수 있는 현
재 유일한 지상국에 해당한다.
미국이 운용 중인 남극 맥머도 기지 내에 위치한 맥머

도 지상국 사진을 그림 7에서 보여준다[31]. 현재 S-/X-대
역에서 동작하는 MG1 안테나를 운용하고 있으며, 설립
당시 X-대역 SAR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설립
되어 ESA에서 운용하는 위성인 ERS-1, ERS-2로부터 매
일 약 25회, 105 Mbps로 SAR 데이터를 수신하였다. 현재
는 S-대역 안테나 성능이 추가되어 지상에서 위성으로 데
이터를 송신하는 역할도 수행 중이다. 맥머도 지상국은
극지 지상국이 수집할 수 있는 고용량 데이터를 300 
Mbps로 송신할 수 있는 지상국 중 하나이다.
그림 8은 미국이 운용 중인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에 위

치한 알래스카 지상국 사진이다[32]. 현재 AS1, AS2, AS3 
총 3개의 지상국 안테나를 운용하고 있으며, NASA의
Sentinel-1, ESA의 ERS-1, ERS-2,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의 JERS-1, ALOS, RADARSAT-1 등의
위성으로부터 SAR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 보관
및 배포를 담당하고 있다.

 
3-2 지상국 데이터 수신 안테나 동향 

지상국 안테나는 흔히 접시형 안테나라고 불리는 파라
볼라 안테나가 사용되고 있다. 파라볼라 안테나의 경우, 
하나의 반사경을 사용하여 설계된 기본 파라볼라 안테나
와 두 개의 반사경을 적용하여 설계한 카세그레인 안테
나로 분류된다. 지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전 손실이 적
고, 이득이 높은 카세그레인 안테나를 데이터 수신 안테
나로 사용하고 있다.
지상국 안테나 성능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궤

도 위성 데이터링크를 위한 안테나 이득이다. 파라볼라
안테나의 이득은 안테나 반사판의 크기와 운용 주파수의
파장을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지
상국을 포함한 다른 지상국에서 운용 중인 안테나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테나의 크기는 최소 5 m에서 최대
18.3 m까지의 크기로 설계되며, 주파수 대역은 데이터의
용량에 따라 S-/X-대역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앞서 조사한 지상국과 추가적으로 조사한 지상국의
수신 안테나의 이득은 S-대역에서 39.4 dBi∼50 dBi의 이
득특성을 가지며, X-대역에서는 54 dBi∼59.1 dBi의 이득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전력 빔폭

그림 6. 스발바르 지상국 사진
Fig. 6. Photograph of the Svalbard ground station.

그림 7. 맥머도 지상국 사진
Fig. 7. Photograph of the McMurdo ground station.

그림 8. 알래스카 지상국 사진
Fig. 8. Photograph of the Alaska ground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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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BWs(half power beamwidths)는 S-대역에서는 0.5°∼
1.83°, X-대역에서는 0.17°∼0.32°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상국 안테나 성능 지표 중 하나인 이득 대 잡

음 온도 비 G/T는 안테나 이득을 수신기 잡음 온도로 나
눈 값을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성능이 우수한 안테나임
을 나타낸다. 여기서 잡음 온도는 장치, 회로, 소자의 잡
음 성능을 단순한 온도 수치로 평가한 값으로, 지상국 안
테나에서는 안테나의 잡음 온도와 시스템의 잡음 온도를

합한 값이다. 조사된 지상국 안테나의 S-및 X-대역에서
G/T값은 각각 14.1 dB/K~29.6 dB/K 및 30.5 dB/K~37.8 
dB/K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지상국 안테나의 편파는 다양한 위성과 데

이터를 송수신해야 하는 지상국 안테나의 특성상 우선회

원편파 RHCP(right handed circular polarization), 좌선회 원
편파 LHCP(left handed circular polarization) 모두 활용하
고, 유효 등방성 복사전력 EIRP(effective isotopic radiation 
power)는 51 dBW~86 dBW로 나타났다. 조사를 통해 얻은

표 3. 지상국 안테나 운용 스펙
Table 3. Ground station antenna operation specifications.

Name Size (m) Receiving frequency (MHz) EIRP (dBW) Polarization Gain (dBic) HPBW (deg) G/T (dB/K)

AS1 11.3 2,200∼2,400
8,025∼8,500 64.6 RHCP, LHCP

RHCP, LHCP
45.8
56.8

0.85
0.23

22
37.2

AS2 10 N/A N/A N/A N/A N/A N/A

AS3 11 2,200∼2,400
8,025∼8,500 65.7 RHCP, LHCP

RHCP, LHCP
45.8
56.8

0.85
0.23

22.9
36.2

USAK01 13 2,200∼2,400
8,000∼8,500

69
68

RHCP, LHCP
RHCP, LHCP

48
59.1

0.70
0.17

23.5
37.7

USAK02 5 2,200∼2,400 56 RHCP, LHCP 39.7 1.83 16

USAK03 5.4 2,200∼2,400
8,000∼8,500 N/A RHCP, LHCP

N/A
N/A
N/A

N/A
N/A

15
31.5

USAK04 7.3 2,200∼2,400
8,000∼8,500 58.4 RHCP, LHCP

RHCP, LHCP
42.4
54.2

1.25
0.29

19.6
31

USAK05 11 2,200∼2,300
8,100∼8,400 65.4 RHCP, LHCP

RHCP, LHCP
46

56.86
0.85
0.2

23.2
34

KUS 6.1 2,200∼2,400 N/A RHCP, LHCP N/A N/A 14.1
PDL 6.1 2,200∼2,400 N/A RHCP, LHCP N/A N/A 14.1

HBKS 12 2,200∼2,400 69 N/A N/A N/A 22.4

HB5S 10 2,200∼2,400
8,000∼8,400 65 N/A N/A N/A 19.1

30.5

USHI01 13 2,200∼2,400
8,000∼8,500 78 RHCP, LHCP

RHCP, LHCP
48

59.1
0.7
0.17

23.5
37.7

USHI02 13 2,200∼2,400
8,000∼8,500

68
86

RHCP, LHCP
RHCP, LHCP

48
57.8

0.7
0.19

23.5
37.7

AUWA01 13 2,200∼2,400
8,000∼8,500 68 RHCP, LHCP

RHCP, LHCP
48

59.1
0.7
0.17

23.5
37.7

KU1S 13 2,200∼2,400
8,000∼8,400 69 RHCP, LHCP

RHCP, LHCP
N/A
N/A

0.7
0.2

23
33

KU3S 13 2,200∼2,300
7,600∼8,500 69 RHCP, LHCP

RHCP, LHCP
N/A
N/A

0.7
0.2

22.5
37.5

<표 계속>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33, no. 6, June. 2022.

448

각 지상국 안테나의 자세한 성능은 표 3에 나타냈다[33].

Ⅳ. 데이터링크 버짓 계산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는 위성의 데이터 송

신 안테나와 지상국의 데이터 수신 안테나 간의 데이터
링크 버짓 설계를 통한 분석 및 예측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해 ITU-R SA.1024-1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8,025 MHz∼8,400 MHz 대역
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데이
터링크 버짓 변수를 구성하고, 수신전력을 계산하여 지상

국에서의 데이터 송수신 환경에 대해 예측하고자 한다
[34],[35]. 
데이터링크 버짓에서 수신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송신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유효 등방성 복사
전력 EIRP는 위성에서 데이터를 송신하는 안테나의 이득
Gt와 송신전력 Pt의 곱으로 송신시스템의 정보를 의미하
며,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 (1)
  
송신시스템으로부터 수신시스템까지 데이터를 송신할

때, 전송 거리에 따라 자유공간에서의 전력 손실이 생기

표 3. 지상국 안테나 운용 스펙
Table 3. Ground station antenna operation specifications.

Name Size (m) Receiving frequency (MHz) EIRP (dBW) Polarization Gain (dBic) HPBW (deg) G/T (dB/K)

MG1 10-m 10 2,200∼2,400
7,700∼8,500 63 RHCP, LHCP

RHCP, LHCP
45
56

0.91
0.26

21
32

TR2 7.3 2,200∼2,400
7,500∼8,500 51 RHCP, LHCP

RHCP, LHCP
41.8
54

1.16
0.32

19.4
32

SG1 11.3 2,200∼2,400
7,700∼8,500 63.5 RHCP, LHCP

RHCP, LHCP
45.1
57.5

0.8
0.2

22.1
36.8

SG2 11.3 2,200∼2,400
7,500∼8,500 59 RHCP, LHCP

RHCP, LHCP
45.1
57

0.84
0.23

23.8
35.7

SG3 13 2,200∼2,400
7,500∼8,500 67 RHCP, LHCP

RHCP, LHCP
46.9
59

0.71
0.19

23
37.8

AGO 9-m 9 2,200∼2,300 75 RHCP, LHCP 44 1 23.6
AGO 12-m 12 2,200∼2,300 N/A RHCP, LHCP 46.5 0.75 25.7
AGO 13-m 13 2,200∼2,300 70 RHCP, LHCP 47 0.69 24.4

SI1 9.4 2,200∼2,300
7,585∼8,500 56 RHCP, LHCP

RHCP, LHCP
43.13
55.42

0.98
0.24

20.5
33.4

WG1 
11.3-m 11.3 2,200∼2,400

8,000∼8,500 64.6 RHCP, LHCP
RHCP, LHCP

45.8
56.8

0.85
0.23

23.6
34.5

LEO-T 4.7 2,200∼2,300 59.2 RHCP, LHCP 39.4 1.83 17
WU1S 15 2,200∼2,300 78 N/A N/A N/A 26.7
WU2S 15 2,200∼2,300 78 N/A N/A N/A 26.7
WSC 

VHF-1 N/A 143.625 43.4 RHCP 18 20 N/A

WSC 
VHF-2 N/A 121.750 37.4 RHCP 12 20 N/A

WS1 18.3 2,200∼2,300
25,500∼27,000 72 or 81 RHCP, LHCP

RHCP, LHCP
50

70.5
0.5
0.04

29.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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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데이터링크 버짓 구현 시 거리에 따른 손실을 고려

해야 한다. 자유공간에서의 손실을 Lf로 나타내며, 데이터
전송 거리 d와 동작 주파수 f에 따라 식 (2)와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위성에서 전파가 진행하면서 편
파 특성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편파 손실 Lpol과 지상국
에서 위성을 추적하면서 위성 안테나를 조준할 때 발생
하는 off-axis 감쇠인 Lpoint 및 지상국의 수신 안테나의 급
전부 손실 Lfeed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데이터링크 버짓을
계산하였다. 그 이외에 우주 전파 환경을 반영한 전력 손
실을 고려할 수 있으며, 대기권을 고도에 따른 층으로 분
할하고, 우주 전파 환경 파라미터를 고려하여 각 경계면
에서 전파의 반사 및 투과계수를 계산하며, 이에 따른 전
파의 감쇠 및굴절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경계면에서의
굴절, 감쇠는광선 추적법, 기하 광학법 등을 이용하여 계
산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자유공간에서의 전력 손
실, 편파 손실, off-axis 감쇠를 고려하고,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가정하여 데이터링크 버
짓을 분석한다.
 

  loglog log

  (2)
 

Pr은 지상국에서의 수신전력을 나타내며, EIRP와 지상
국 수신안테나의 이득 Gr을 더한 값에 Lf, Lp, La 및 Lfeed를
뺀 값을 의미하며, 식 (3)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3)
 

표 4는 데이터링크 버짓을 계산하기 위한 송수신 시스
템의 파라미터들을 보여준다. 데이터를 수신하는 지상국
은 KSAT사에서 운영 중인 싱가포르 지상국으로 가정하
고, 데이터를 지상국으로 송신하는 위성은 한국에서 운용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5호로 가정한다. 이때 위성에서 사
용되는데이터 송신용안테나는 2-2절에서조사한안테나
중 helix와 patch array로 설정하였으며, 안테나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링크 버짓을 계산하여 수신전력을 확인한다. 
그림 9는 저궤도 위성이 지상국으로부터 데이터 전송

거리 d가 550 km에서 최대 2,200 km까지 증가하는 환경
에서의 Pr을 확인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때, 데이터 전송
거리는 위성의 지상국 접속 각도인 고각 5°를 고려하여

계산하였으며, 위성 데이터 송신 안테나가 helix인 경우, 
최소 Pr은 −68.1 dBm, 최대 Pr은 −55.9 dBm이며, patch 
array인 경우 최소 Pr은 −84.1 dBm, 최대 Pr은 −71.9 
dBm임을 확인하였다. 저궤도 위성은 수신전력이 −100 
dBm 이상인 경우 데이터 수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이와 같이 데이터링크 버짓 설계를 통해 지상국에서의
수신전력을 계산하고, 데이터 송수신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구현한 데이터링크 버짓에서 두 송신 안테나 타

표 4. 데이터링크 버짓 설계 파라미터
Table 4. Datalink budget parameter.

Item Values
Ground station Rx antenna gain (dBic) 55.42

Rx feeder loss Lfeed (dB) 2
Satellite altitude (km) 550∼2,200

Frequency (MHz) 8,000
Tx power (dBm) 33

Tx antenna gain (dBic)
Helix 0

Patch array 4

EIRP (dBm)
Helix 33

Patch array 37
Free space path loss (dB) Lf

Polarization loss Lpol (dB) 0.5
Antenna pointing loss Lpoint (dB) 0.2

그림 9. 지상국의 수신전력
Fig. 9. Received power of the datalink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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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대해 Pr이 −100 dBm 이상으로 나타나므로, 데이터
수신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의 고용량 영상 데이터를 전송
하기위해 현재 운용중인저궤도위성, 데이터 송신안테
나, 지상국 및 데이터 수신 안테나의 성능을 표로 정리하
여 저궤도 위성 데이터링크의 전반적인 최신 기술 동향

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송수신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저궤도 SAR 위성 안테나 성능과 데이터 수
신을 위한 지상국 안테나 성능을 고려하여 특정 시나리
오에 대한 데이터링크 버짓을 계산하였다. 우리나라의 다
목적실용위성 5호와 싱가포르의 지상국의 통신 환경을
가정하고, 이에 대해 데이터링크 버짓을 계산하여 수신전
력을 확인한 결과 −90 dBm 이상으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로는 우주환경을 반영
한 전력 손실 값을 계산하여, 보다 정확한 위성과 지상국
간의 데이터 송수신 환경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며, 최신
기술 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저궤도 위성 및 지상국의 데
이터 송수신 안테나 설계에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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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2017년 2월: 충남대학교 전파공학과 (공학
박사)

1997년 2월~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
구원

[주 관심분야] 전자전 송수신 시스템 설계, 초광대역 안테나 설
계, 위성 전자전 시스템

박 용 배 [아주대학교/교수]
https://orcid.org/0000-0002-7095-4614

1998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
공학과 (공학사)

2000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
공학과 (공학석사)

2003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
공학과 (공학박사)

2003년 2월～2006년 8월: KT인프라연구
소 선임연구원

2006년 9월～현재: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AI 융합네트워크학
과 교수

[주 관심분야] 안테나, 전자장 해석, EMI/EMC

추 호 성 [홍익대학교/교수]
https://orcid.org/0000-0002-8409-6964 

1998년 2월: 한양대학교 전파공학과 (공학
사)

2000년 8월: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전자전기공학부 (공학석사)

2003년 5월: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전자전기공학부 (공학박사)

2003년 9월～현재: 홍익대학교 전자전기
공학부 교수

[주 관심분야] 초소형 안테나,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안테
나 설계, 차량 및 항공기 안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