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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최신의 전력선 통신인 
HomePlug Green PHY 는 저전력 대기모드를 정의하
고 있다 [1]. 본 논문에서는 HomePlug Green PHY 는 
저전력대기모드에 대한 소개와 성능을 분석한다. 
  

   2. HomePlug Green PHY 저전력 대기모드 
 
  통신 기기의 전력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송수신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통신 모듈을 수면 상태로 만
들어야 한다. 
  HomePlug Green PHY 에서의 저전력 대기모드는 
수신할 패킷이 없을 때 수신 대기와 수면 상태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다. PSP(Power save period)를 수
신 대기 상태의 시간과 수면 상태의 시간으로 정의
한다. 표준에 의해 PSP 는 2 의 승수만 가질 수 있

다. 즉, PSP 는 [0,10]k ∈ 일 때 2k
이다. 또한 표준

에서는 PSP 를 변경할 수 없다. 즉, 한 번 저전력 
대기모드에 진입한 노드는 설정한 PSP 를 저전력 
대기모드가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저전력 대기모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 노드는 
CCo(Central Coordinator)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노드
는 CCo 에게 본인의 PSP 를 알리고 저전력 대기모
드에 진입한다. 저전력 대기모드에 있는 노드끼리 
통신하기 위하여 HomePlug Green PHY 에서는 공통
으로 수신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곳을 지정하고 
CCo 가 모든 노드의 PSP 를 비콘에 담아 방송한다. 
따라서 저전력 대기모드에 있는 노드와 통신하길 
원하는 노드는 먼저 CCo 의 비콘을 수신하여 상대 
노드의 수신 대기 시간에 맞춰 데이터를 송신한다. 
 

   3. 성능분석 
 

802.16e 의 수면 성능 분석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석한다[2]. 수면 상태의 시간이 동일하고 PSP 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PSP 주기는 항상

( )/ BPP A S T= + 이다. 여기서 A 는 수신 대기 시

간, S 수면 상태 시간이고 BPT 는 비콘 주기의 시간

이다. λ 는 패킷 도착 주기이고 패킷은 Possion 도
착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ConstN 을 상대 

노드가 그 패킷을 전송받기 위해 걸리는 PSP 주기
의 수의 확률변수라 정의하면,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함수를 수식적으로 구할 수 있다. 

ConstX 는 그 패킷을 기다리는데 사용한 전력의 

확률변수라 가정하면, 임의의 패킷을 수신하는데 소

모된 전력의 기대값을 수리적으로 구할 수 있다. 
 
   4. 시물레이션 결과 
 

위 수리분석이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논
문에서는 시물레이션 결과와 수리분석 결과를 비교
하였다. 수리분석과 시물레이션에서 사용한 
HomePlug Green PHY 환경 변수는 HomePlug Green 
PHY 표준 문서와 802.11n의 전력 소비 자료를 사용
하였다. 

 

 
그림 1.수리분석과 시물레이션 결과 비교 

 
그림 1 은 수리분석과 시물레이션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시물레이션과 수리 분석의 결과가 평균 오
차 2.1%로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진다. 

 
   5. 결론 
 

최신의 전력선 통신 표준은 통신 기기의 에너지 사
용을 줄이기 위하여 저전력 대기모드를 정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전력선 
통신인 HomePlug Green PHY 의 저전력 대기모드에 
대한 소개와 그 성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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