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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의 이동 통신 시스템은 한정된 주파수 대역

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변조 

통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 변조

된 신호는 원하는 송신 출력까지 RF(Radio 

Frequency) 전력 증폭기를 이용하여 증폭시키게 

되는데, 신호의 왜곡 없는 전달을 위해서는 전력 

증폭기가 고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

지국 시스템에서는 많은 채널의 신호를 동시에 증

폭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히 높은 선형 특성이 요

구되는데, 이를 위해 전력 증폭기는 주로 A 또는 

AB급 모드로 동작된다.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같은 디지털 변조 신호는 신호

의 평균 전력과 순간 최고 전력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최대 전력을 수용하기 위해 전력 용량

이 상당히 큰 소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

여 요구되는 선형성을 평균 출력 전력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추고, 피드포워드(feedforward)

와 같은 부가적인 선형화 기법을 사용하여 최종적

인 고선형 특성을 얻게 된다[1]-[4]. 

일반적으로 기지국 시스템은 단말기와는 달리 

DC 전력 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방식을 이용하여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요구되

는 높은 선형성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증폭기

의 전력 레벨 증가 및 소형화에 따른 열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증폭기의 고선형 뿐만 아니라 고효

율 특성도 점차 중요한 특성 항목이 되어가고 있

다. 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증폭기 자체

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 부가적인 선형화 회로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

자의 경우는 Doherty, LINC(LInear amplification 

using Nonlinear Components), EER(Envelope 

Elimination and Restoration; Kahn), 바이어스 적

응 제어(bias adaptation) 등의 방법이 있는데

[5],[6], 고선형 및 고효율 특성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Doherty와 바이어스 적응 제어 

방식이 최근에 고효율 주 증폭기로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를 위해서 피드포워

드 선형화 성능에 버금가면서 동시에 DC 전력 소

모가 현저히 적은 디지털 전치왜곡(DPD; Digital 

PreDistortion) 선형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7]-[10]. 기존의 아날로그 전치왜곡 

방식들은 주로 RF 대역에서 임의의 왜곡 신호를 

발생하여 이용하였기 때문에 증폭기의 왜곡 특성

과 일치하지 않아 선형성 개선 성능이 좋지 못하

였다. 또한 고출력 전력 소자의 메모리 효과

(memory effect)에 의해 발생하는 비선형성 때문

에 WCDMA 다중 캐리어 시스템과 같은 광대역 

신호 조건에서는 그 성능이 더욱 저하된다. 디지

털 전치왜곡 선형화 기법은 주파수 특성을 포함하

여 왜곡 신호 특성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구현이 힘든 증폭기의 메모

리 효과를 효과적으로 보정하여 선형화 성능을 개



선할 수 있다. 

다른 중요한 연구 분야는 peak-clipping 연구

이다[11].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대 출력은 상당

히 커서 평균치보다 10dB 정도 높으나 그 발생 

빈도가 낮아서 이 신호를 차단하여도 왜곡이 크지 

않아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다. Clipping은 디지털 

도메인(digital domain)에서 이루어지며,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clipping하기 위한 다양한 clipping 

masking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앞서 설명한 기지국용 

선형 전력 증폭기의 고효율 및 고선형성 달성 기

법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고효율 증폭기로 가

장 유망한 것으로 사료되는 Doherty 증폭기 및 

이 증폭기의 바이어스 적응 제어에 관한 기술을 

소개하고 차세대 선형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 전치왜곡 선형화기에 대해 다룰 것이다. 

II. Doherty 증폭기 및 이 증폭기의     

바이어스 적응 제어 

Doherty 증폭기는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W. 

H. Doherty에 의해 1936년에 보고되었다. 이 증

폭기는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로 구성 되어 

있고 고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출력에서는 캐

리어 증폭기만 동작하고 고출력에서는 두 증폭기

가 병행해서 동작하게 된다.  증폭기의 요구 특성

에 따라서 두 증폭기의 비를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데, 이 때 발생되는 문제점인 임피던스 정합

(impedance matching) 문제와 전력 결합(power 

combining) 문제를 부하 변조(load modulation) 

기법으로 해결한다. 이 증폭기에서 피킹 증폭기는 

B급 혹은 C급으로 동작되며 많은 왜곡이 형성 되

는데, 이 왜곡은 캐리어 증폭기의 왜곡과 서로 상

쇄되도록 바이어스를 조정함으로써 선형 증폭기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 상쇄를 정교히 하고 두 

증폭기에서 최대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바이어스

의 적응제어가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증폭기의 동작 원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II-A. Doherty 증폭기의 동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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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간소화된 Doherty 증폭기의 출력부 

Doherty 증폭기의 동작 원리는 여러 문헌에 잘 

설명되어 있으며[5],[6],[12]-[14], 그 핵심은 

부하 임피던스 변조(load modulation) 기법을 이

용한다는 것이다. 그 원리는 <그림 1>의 간소화

된 Doherty 증폭기의 출력부 회로를 이용하여 설

명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묘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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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전류원 1I 과 2I 는 각각 캐리어 증

폭기와 피킹 증폭기를 의미한다. 식 (2)에서 전류

원 2I 가 0부터 1 'I 까지 변함에 따라 전류원 1I 에

서 본 부하 임피던스는 02R 에서 0R 으로 변조됨

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피킹 증폭

기가 차단 되었을 때 캐리어 증폭기의 부하 임피

던스는 02R 가 되고 두 증폭기 모두 개방되면 

0R 가 되며 그 중간 출력에서는 중간 값의 부하 

임피던스를 가지게 된다. 피킹 증폭기의 동작 변

화로 인한 이득의 변화는 이러한 부하 임피던스 



변조를 통해 입력 단에서 생기는 전력 분배기의 

손실을 고려하여 보상된다. 그래서 증폭기 전체의 

이득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동시에 출력 단에서 

비대칭적인 전력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일종의 비대칭 전력 결합기(asymmetric power 

combiner)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II-B. 초고주파 Doherty 증폭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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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고주파 Doherty 증폭기 

앞 종속절에서 설명된 부하 임피던스 변조 기법

을 초고주파 Doherty 전력 증폭기에 실제로 적용

한 구조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전류원 1I 과 

2I 는 각각 완전 정합된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

폭기로 대치되었다. 이 증폭기의 입력은 전력 분

배기와 각 증폭기의 입력 정합 회로로 구성 되어 

있고 출력 단의 위상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0R

옴의 특성 임피던스(characteristic impedance)를 

가지는 지연 선로(delay line)가 첨가 되어 있다. 

출력 단에는 이 소자들이 최대 출력일 때에 0R 로

의 정합 회로(matching circuit)가 첨가되고 이 정

합된 캐리어 및 피킹 증폭기의 바로 뒷 단에는 각

각 소정의 길이 Cθ 와 Pθ 를 갖는 오프셋 라인이 

따르는데, 이 두 라인의 역할은 부하 임피던스가 

변조되는 상황에서 캐리어 증폭기의 출력 정합을 

이루게 하고, 피킹 증폭기가 단절되었을 때에 개

방 출력 임피던스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

인 역할 및 설계 방법은 참고 문헌 [12]에 잘 설

명되어져 있다. 이 오프셋 라인들로 인해 부하 임

피던스 변조가 적절히 이루어져 비대칭 출력 결합

을 하게 되고 전력 누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한

편 캐리어 증폭기 출력 단의 λ/4 라인은 <그림 

1>에 있는 것과 같이 임피던스 인버터 역할을 하

고, 최종 출력 단의 특성 임피던스 TR 를 갖는 

λ/4 라인은 포트 임피던스 0R 를 부하 임피던스 

0 / 2R 로 변환하기 위한 임피던스 트랜스포머이다. 

초고주파 Doherty 증폭기의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바이어싱 방법은 캐리어 증폭기

는 A급 혹은 AB급으로, 피킹 증폭기는 B급 혹은 

C급으로 바이어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

법만으로는 고효율을 이룰 수 있으나 고선형 특성

을 얻는 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두 증폭기의 

바이어스를 3차 혼변조 왜곡 신호(3
rd
-order 

intermodulation distortion signal)가 상호 상쇄되

도록 인가하게 된다. 고정된 바이어스에서는 출력

에 따라서 변하는 혼변조 왜곡 신호를 잘 상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Doherty 증폭기의 바이어스 

적응 제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바이어

스 제어된 Doherty 증폭기는 구조상 비대칭적인 

전력 결합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의 바이어스 

제어가 없는 Doherty 증폭기의 단점인 불완전한 

부하 임피던스 변조를 보상할 수 있다[13],[14]. 

II-C. 초고주파 Doherty 증폭기의 바이어스 적응 

제어 시뮬레이션 

Doherty 증폭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증

폭기(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가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이어스 적응 제어 방식이 적

용될 수 있다. 초고주파 Doherty 증폭기의 일반

적인 바이어스 적응 제어도를 <그림 3>에 나타내

었으며, 두 증폭기에 대한 게이트 및 드레인 바이

어스의 일부 혹은 전부가 제어될 수 있다. 여기서 

Vdd,Carrier는 캐리어 증폭기의 드레인 전압을, 

Vgg,Carrier는 캐리어 증폭기의 게이트 전압을, 

Vdd,Peaking은 피킹 증폭기의 드레인 전압을, 마지

막으로 Vgg,Peaking은 피킹 증폭기의 게이트 전압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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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초고주파 Doherty 증폭기의 바이어스 적응 제어도 

<그림 3>의 바이어스 제어된 Doherty 증폭기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Motorola사의 4 와트

(watt) 소자인 MRF281 LDMOSFET 디바이스 모

델을 사용하였다. 이 소자 모델은 38dBm의 

P1dB를 가지도록 정합되었으며, 바이어스 적응 

제어를 하는데 있어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경우

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피킹 증폭기의 게이트 바이어스만을 제어했을 경

우에 대해 시뮬레이션 하였다. 왜냐하면 게이트 

바이어스의 경우 Doherty 증폭기의 특성상 캐리

어 증폭기에 비해 피킹 증폭기의 바이어스를 자유

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피킹 증

폭기뿐만 아니라 캐리어 증폭기의 게이트 바이어

스를 동시에 제어하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두 

증폭기에서 왜곡된 신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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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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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4> 초고주파 Doherty 증폭기의 최적화된 바이

어스 제어 형태. (a) 피킹 증폭기의 게이트 바이어스만 

제어 (b) 캐리어 및 피킹 증폭기의 게이트 바이어스를 

제어 (c) 피킹 증폭기의 게이트 및 드레인 바이어스와 

캐리어 증폭기의 드레인 바이어스를 제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킹 증폭기의 게이트 및 

드레인 바이어스와 캐리어 증폭기의 드레인 바이

어스를 제어하였으며, 두 증폭기의 드레인 바이어

스 제어 형태는 같게 하였다. <그림 4>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한 파워 레벨에 따른 바이어스 제어 형

태를 나타내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된 결과

이다. 

<그림 4>의 게이트 및 드레인 바이어스 적응 

제어 조건에서 IS95 CDMA 신호를 인가했을 때, 

-30dBc ACLR(Adjacent Channel Leakage Ratio)

에서의 효율(PAE; Power Added Efficiency)과 

평균 출력 전력을 <표 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기존의 AB급 증폭기에 대한 결과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4>(a)의 조건은 다른 바

이어스 제어 형태에 비해 성능 개선량은 적지만 

회로 구현 및 바이어스제어 회로의 지연 보상이 

쉽다. 반면에 <그림 4>(c)의 조건은 성능 개선량

이 제일 크지만 드레인 바이어스를 제어하기 때문

에 보다 큰 전류를 다루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두 바이어스 제어 회로의 지연을 같게 맞추어야 

한다. <그림 4>(b)의 조건은 성능 및 구현면에서 

나머지 두 조건의 중간이 될 것이다. 

<표 1> CDMA 신호에 대한 바이어스 적응 제어 형태

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30dBc 기준) 

바이어스 조건 출력전력 [dBm] PAE [%] 

AB급 32.1 25.6 

<그림 4>(a) 조건 33.0 40.6 

<그림 4>(b) 조건 34.8 45.3 

<그림 4>(c) 조건 37.0 52.4 

 

II-D. 실제 구현 결과 

<그림 4>의 (a)와 (b)의 바이어스 적응 제어 형

태는 실제 회로로 구현된 바 있으며[13],[14], 그 

제어 회로도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

의 (a)는 <그림 4>(a)의 바이어스 제어 형태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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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5> 게이트 바이어스 적응 제어 회로. (a) 피킹 

증폭기 제어 (b) 캐리어 및 피킹 증폭기 제어 

성하는 회로이며, <그림 5>(b)는 <그림 4>(b)의 

제어 형태를 생성하기 위한 회로이다. 포락선 검

출기(Envelope Detector)는 두 경우 모두 

Shottky 다이오드와 저주파 여파기(low pass 

filter)를 이용해 구현되었다. 그리고 포락선 쉐이

핑(envelope shaping)을 위해 피킹 증폭기의 게

이트 바이어스는 두 경우 모두 비반전 OP-Amp

를 이용해 제어되었으며, 캐리어 증폭기를 제어하

는 회로는 반전 OP-Amp와 레벨 쉬프터(level 

shifter)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초고주파 Doherty 증폭기의 캐리어 및 피킹 증

폭기는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Motorola사의 MRF281 LDMOSFET을 사용하여 

2.14GHz 대역에서 제작되었다. 이 Doherty 증폭

기에 <그림 5>의 바이어스 제어 회로를 부착한 

실험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으며, 이때 사용



된 신호는 순방향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신호이다. 시뮬레이션

에서 예상됐던 결과들이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고주파 Doherty 증폭기의 드레인 바이어

스 적응 제어에 관한 실제 구현 사례는 아직 발표

된 적 없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WCDMA 신호에 대한 실제 바이어스 적응 제

어 실험 결과(-30dBc 기준) 

바이어스 조건 출력전력 [dBm] PAE [%] 

AB급 31.3 24.5 

<그림 4>(a) 조건 32.7 39.4 

<그림 4>(b) 조건 33.5 41.0 

<그림 4>(c) 조건 - - 

 

III. 디지털 전치왜곡 선형화기(DPD) 

III-A. 기지국용 전력 증폭기의 목표치와 종래 기

술 

국내 기존 무선 통신 방식인 CDMA나 차세대 

방식인 WCDMA의 경우 피크 대 평균 전력비

(peak to average power ratio)가 매우 크며, 사

용 주파수 대역이 매우 넓다. 특히 WCDMA의 경

우, 한 채널의 chip rate가 3.84Mbps이며 4개의 

채널까지 동시 사용이 가능하여, 최대 신호 대역

폭(signal bandwidth)이 20MHz나 된다. 이렇게 

넓은 대역에서 피크 대 평균 전력비가 높은 신호

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용 전력 증폭기가 넓

은 대역에서 우수한 선형성을 가져야만 한다. <표 

3>은 통신 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WCDMA 선

형화 전력 증폭기의 목표치이다. 표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5 MHz 오프셋(offset) 주파수에서 -

55 dBc 이하의 ACLR을 가져야 하며, 20 MHz 대

역에서 ±0.2dB의 이득 평탄도(gain flatness)를 

가져야 한다. 

<표 3> WCDMA 기지국용 선형화 전력 증폭기의 목표

치 

Parameter Specification 

Operating frequency 2110 ~ 2170MHz 

RF input power -5dBm min. 

RF output average 

power 

60Watts  

@WCDMA 4FA 

Gain  

(over all condition) 
45dB min. 

Gain variation 
±0.5dB  

overall frequency 

Gain flatness over 

frequency range 

±0.2dB  

overall any 20MHz 

ACLR  

@±5 MHz, 4 FA 
-55 dBc 

Operating temperature 0℃ to +60℃ 

 

 

<그림 6> 피드포워드 선형화 전력 증폭기의 개략도 

이러한 까다로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종래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던 선형화 기술이 바로 피

드포워드 선형화 방식이다[1]-[4]. 피드포워드 

선형 전력 증폭기는 <그림 6>에서와 같이 주 신

호를 증폭시키기 위한 주 증폭기(main amplifier) 

모듈과 에러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에러 증폭기

(error amplifier)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형

화 방식은 주 증폭기에서 발생되는 왜곡 성분을 

에러 증폭기를 이용해 직접 제거하기 때문에 주 



 

<그림 7> 디지털 전치 왜곡 선형화기의 구성도 

증폭기의 메모리 효과(memory effect)를 무시 할 

수 있으며, 동작 대역이 매우 넓고, 선형성 개선 

정도(15~30dB)가 탁월하다. 피드포워드 전력 증

폭기는 이러한 우수한 성능 때문에 종래의 대표적

인 기지국용 선형화 장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선형화 증폭 장치는 주 증폭기에 대비해서 무시 

할 수 없는 용량의 에러 증폭기를 추가적으로 가

지고 있어[4], 효율이 매우 떨어지며 비싼 가격, 

열 문제, 사이즈 문제 등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이 장치는 디지털 신호 처리(DSP: 

Digital Signal Processing) 부분이 없이 단지 RF 

증폭기로만 구성되어 송신기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다. 

III-B. 디지털 전치왜곡 선형화기(DPD) 

앞서 말한 피드포워드 증폭기의 약점을 모두 보

완하며 우수한 선형화 특성을 가진 기술이 바로 

디지털 전치왜곡 선형화기(DPD)이다. 이 기술은 

RF 전치왜곡(predistortion) 기술을 디지털 도메

인에서 구현한 것으로서, 주 증폭기의 왜곡 성분

에 대한 정보를 DSP에서 추출한 다음, 이 정보를 

참조로 최적의 전치 왜곡 입력 신호를 만들어 증

폭기를 선형화 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7>은 디지

털 전치 왜곡 선형화기의 구성도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디지털 전치 왜곡 장치는 크게 디지털 부분, 

변복조 부분, 주 증폭기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디지털 부분에서 디지털 소스 신호가 DSP를 통해 

전치 왜곡 신호로 변환된 다음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를 통해 RF 변조기(RF 

modulator)에 전달된다. 이 신호는 변조 부분에서 

RF 신호로 up-conversion되어 주 증폭기의 전치 

왜곡 입력 신호로 사용된다. 증폭기의 출력 신호

는 다시 복조 부분에서 디지털 신호로 down-

conversion되며, 이 신호는 디지털 소스 신호에 

감산되어 증폭기의 왜곡 성분만이 추출된다. 추출

된 왜곡 성분을 참조로 최적의 전치 왜곡 신호를 

만들어 다시 up-conversion한다. 이 과정을 반복

하여, 어떤 임의의 디지털 소스 신호에 대한 최적

의 전치 왜곡 신호가 만들어 진다. 

 

 

<그림 8> 전치 왜곡 신호 구현을 위해 사용되는 다차

항의 FIR 필터 

<그림 8>과 같은 다차항의 FIR(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를 사용하여 전치 왜곡 신호를 구

현한다. DSP는 선형화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전치 왜곡 신호를 얻기 위해 디지털 입력 신호의 

절대 값에 대한 다차항 FIR 필터의 최적 탭 계수



(optimum tap coefficients)를 제공한다. 계수 제

공 방법으로는 다항식(polynomial) 방식과 순람표

(LUT: Lookup Table) 방식 등이 있다[7],[8]. 순

람표의 구조는 <그림 9>에 나타나 있다. <그림 

9>에서 s(r)은 컴팬딩(companding) 함수로서, 입

력 신호를 크기에 따라 비일정 분포로 재조정하여 

중요한 구간에 색인을 늘이고 중요치 않은 구간의 

색인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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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순람표를 사용하는 디지털 전치 왜곡기의 내

부 구조 

최적의 탭 계수를 얻기 위한 수렴 알고리즘은 

적응 필터(adaptive filter)의 대표적인 수렴 방식

인 RLS(recursive least square) 알고리즘이 주로 

사용된다[9],[10]. <그림 7>의 주파수 변복조 부

분에 사용되는 주파수 up/down 변환기는 직접 

변환 방식과 디지털 IF 변환 방식이 있다. 직접 

변환 방식은 RF 신호에서 기저 대역 IQ 신호로, 

기저 대역 IQ 신호에서 RF 신호로 직접 변환하는 

방식이며, <그림 7>의 변조 부분이 직접 변환 방

식이다. 디지털 IF 변환 방식은 RF신호에서 IF 

신호를 거쳐 디지털 도메인에서 기저 대역 신호로 

끌어내리는 방식이며, <그림 7>의 주파수 복조 부

분이 이와 같은 방식이다. <표 4>는 두 방식의 장

/단점을 제시한다. 

<표 4> 주파수 변환 방식의 장/단점 

 장점 단점 

직접 변환 넓은 신호 대역폭, 

단순성 

IQ 불균형, 

dual DACs 요구 

디지털 IF IQ 균형, 

single DAC 

줄어든 대역폭, 

DC 오프셋, 

복잡성 

이와 같은 디지털 전치 왜곡 선형화기는 피드포

워드의 장점인 넓은 동작 대역과 우수한 선형성, 

메모리 효과의 보상 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디지

털 전치 왜곡 선형화기는 에러 증폭기가 없고, 대

부분의 선형화 동작이 저전력의 디지털 회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저

가격, 작은 사이즈로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디지

털 전치 왜곡 선형화기는 자체가 디지털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기지국 송신기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전치 왜곡 

선형화기는 기존 피드포워드 선형화기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단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기지국용 선형화 전력 증

폭기(LPA)로 매우 적합하다. 

IV. 요약 및 결론 

최근에 기지국용 전력 증폭기의 고효율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바

이어스 제어된 Doherty 증폭기와 디지털 전치 왜

곡 선형화기가 그에 대한 최적의 기술들로 인정 

받고 있다.  

바이어스 제어된 Doherty 증폭기는 주증폭기 

자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법으로, 순간적인 

전력 레벨에 따라 Doherty 증폭기의 바이어스가 

고선형/고효율 특성을 가지도록 적응 제어된다. 

Doherty 증폭기는 비대칭적인 전력 결합을 가능

하게 하여 전력 손실 없이 바이어스 적응 제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며, 역으로 바이어스 적응 

제어 기법은 Doherty 증폭기의 부하 임피던스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준다. 결과적으로, 

Doherty 증폭기와 바이어스 적응 제어 기법은 서

로의 결점을 보완해주며 고선형/고효율 성능을 가

능하게 한다. 

디지털 전치 왜곡 선형화기는 기지국용 전력 증

폭기의 고선형 요구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

하기 위한 것으로, 종래 사용되어 왔던 피드포워

드의 장점인 고선형성, 안정성, 메모리 효과의 보



상, 넓은 동작 대역 특성 등을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효율, 열 문제, 사이즈 문제, 낮

은 가격 대 성능 비 등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치 왜곡 선형화기는 디지털 회로를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가 무선 통신 기지국용 송

신기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

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바이어스 제어된 Doherty 증폭기와

디지털 전치 왜곡 선형화기가 결합된 형태의 전력 

증폭기가 추후에 개발될 것으로 사료되며, CDMA, 

WCDMA, OFDM 등의 무선 통신 기지국용 전력 

증폭기를 대체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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