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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류 측정 정밀도 개선형 새로운 혼합형 로고스키 코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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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New Mixed Rogowski Coil with Improved Low 
Current Measurement 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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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기존 변류기의 철심이 포화가 되는 문제점과 기존 무철심형 로고스키 코일의 저 전류 시의 어려운
계측과 코일의 턴 수가 많아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피의 증가와 포화의 문제가 없는 무철심형
로고스키 코일의 장점은 유지하고 낮은 전류 범위에서도 충분한 측정 정밀도를 발휘할 수 있는 철심과 공심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혼합형 로고스키 코일의 개발을 제안한다. 즉 철심과 공심코어 원리를 사용하여 일반 변류기의 자기포화
와 비선형 오차의 한계 영향이 적고 일반적인 로고스키 코일 방식의 저 전류부분에서 선형도가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한 
최적인 철심과 공심의 비율 및 코일의 형상 설계치를 도출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모델은 1,000A 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체를 선정하였으며, 10~1,000A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보빈에 3개의 적층형태로 이루어진 측정코일 모델을 설계
하여 유기되는 전압을 측정하여 측정 전류의 정밀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한 모델은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코
일에 유기되는 전압을 시뮬레이션하고, 시작품을 통해 유기되는 전압파형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파형을 측정 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제시한 새로운 혼합형 로고스키 코일의 유용성과 전류측정의 정밀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proposes to develop a new Rogowski Coil to solve the problem of saturating 
iron-core of the existing transformer. In addition, the new coil can solve the measurement difficulties 
during the low-current of the existing air-core Rogowski Coil and the problem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urns of the coil. In other words, we propose to develop a new mixed-type Rogowski 
Coil that mixes iron and air cores. This mixed coil has the advantages of air-core type Rogowski Coil
without increasing volume and saturation. It also exhibits sufficient measurement precision even in a 
low-current range. For the development of the mixed coil, this research selected a conductor through 
which a class current of 1,000A may flow. When a 10~1,000A current is applied, a measurement coil 
model composed of three stack types measures an induced voltage to compare the accuracy of the 
measured current. In addition, the proposed model uses Finite Element Analysis to simulate the voltage
induced in the coil and measures the waveform using an oscilloscope for the voltage waveform induced
through the prototype. Hence, the proposed mixed-Rogowski Coil's usefulness and the accuracy of the 
current measurement are verified by the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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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산업고도화에 따른 전력부하 증대로 전력기술에
서도 전력 품질 관리, 배전 자동화, 전력설비의 고성능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전류, 전압, 위상, 
전력 등의 전기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전제되어야 함
은 주지의 사실이며 대전류의 측정에는 분류기, 변류기
(CT :Current Transformer), 홀센서, 광 CT 등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1]. 배전반 및 각종 고압 스위치 기어 
등의 전력기기에서 부하전류 및 사고전류를 측정하기 위
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전류 측정 방법은 강자성체 
철심을 이용한 변류기로 자기포화현상, 히스테리시스 현
상으로 인한 철손 등 철심이라는 물질 자체가 가지는 물
리적 특성에 따라서 전류측정 범위가 높아지면 측정오차
를 벗어나서 사용 중에 오동작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
며 사용자 실수에 의한 변류기 2차 개방으로 과포화되어 
과전압 및 폭발 등 제품 소손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철심량을 사용하
지면 전체적인 변류기의 체적이 증대하여 변류기를 수납
하는 배전반 등 전력기기의 부피가 증가하고 가격적인 
문제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현재 전력산업의 구조에 따른 전력기기의 소
형화, 경량화의 필요성에 의해 기존 변류기의 단점을 보
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 CT로 가벼우면서도 포화도 되
지 않고, 소정의 오차 범위이내에서 보다 광범위한 측정
범위를 갖는 전류센서로 무철심형 전류센서 즉, 로고스
키(Rogowski)코일을 이용한 공심형 CT가 주목받고 있
다. 이러한 로고스키 코일은 자성체인 철심을 사용하는 
일반 변류기와 달리 공심이거나 비자성재료를 사용 않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포화하지 않으며 30A~100,000A 까
지 매우 넓은 전류 영역까지 선형적 측정이 가능하고 무
한대 전류를 관통시켜도 포화가 되지 않아 2차측 개방에 
따른 과전압 유기 및 폭발의 문제가 없다. 또한 이런 특
성상 상당한 양의 철심을 사용하지 않아 부피가 작고 중
량이 가벼우며 권선으로 구성된 코일의 외피를 절연하는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특히 구조가 간단하여 생산 
가격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다[2,3]. 이러한 이유 등으
로 소형 경량화 구조의 대전류 측정용 응용인 대전류 방
전장치. 플라즈마 발생장치, 낙뢰 전류 검출 등 순간적인 
펄스 형태의 대전류 측정을 필요로 하는 장치에 효과적
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무철심형 전류센서, 즉 무철심형 
로고스키 코일은 철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 전류
영역에서 실제 출력 신호는 노이즈 신호수준으로 매우 

미세하여 측정 오차가 크기에 전력요금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전력 측정이나 계통의 안전을 위한 정확한 차단 
시점을 위해서는 전류 측정의 정밀도가 중요하나 무철심
형 로고스키 코일은 이러한 전력기기에의 응용에 약점을 
가지고 있어 여러 장점에 의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펄스형 대전류 측정 외에 실제 전력기기의 응용에의 활
용도는 미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기존
의 연구도 펄스형 낙뢰, 방전 전류의 측정 응용에서 측정 
정밀도나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 특성에 따라 측정 전
류의 주파수 제한을 극복하는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4,5]. 반면 배전계통, 전력기긱의 전류 측정 응용에는 연
구가 극소수에 불과하다[6]. 따라서, 본 논문은 위에 상
기된 무철심형 로고스키 코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피의 증가와 포화의 문제가 없는 무철심형 로고스키 
코일의 장점은 유지하고 무철심형 로고스키 코일보다 현
저히 적은 측정 코일 턴 수로도 낮은 전류 범위에서 충분
한 측정 정밀도를 발휘할 수 있는 철심과 공심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혼합형 로고스키 코일의 개발을 제안한
다. 즉 철심과 공심코어 원리를 사용하여 일반 변류기의 
자기포화와 비선형 오차의 한계 영향이 적고 일반적인 
로고스키 코일 방식의 저 전류부분에서 선형도가 악화되
는 문제를 해결한 최적인 설계치 도출 및 혼합형 로고스
키 코일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모델은 1,000A 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
체를 선정하였으며, 10~1,000A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보빈에 3개의 적층형태로 이루어진 측정코일 모델을 설
계하여 유기되는 전압을 측정하여 측정 전류의 정밀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한 모델은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s Method : FEM)을 사용하여 설계 및 시뮬레
이션을 하고, 시작품을 제작해서 시뮬레이션과의 오차비
율 결과를 도출하여 제시한 새로운 혼합형 로고스키 코
일의 유용성과 전류측정의 정밀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본론

2.1 로고스키 코일 원리 
로고스키 코일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교류 또는 과

도상태의 전류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그림 2.1.1과 같이 
설치된 로고스키 코일에서 유기되는 전압은 코일 창을 
관통하는 전류선과 코일간의 상호인덕턴스와 전류의 변
화율에 의해 Eq. (1) 과 같이 결정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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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 코일유기전압 [V],
     : 상호인덕턴스 [H]로 

Fig. 1는 로고스키 코일의 원리를 나타내었으며, Fig. 
2에 코일의 등가회로도를 표현하였다. 로고스키 코일은 
“폐회로를 따라 자기장을 선적분한 값은 폐회로 내에 위
치한 도체에 흐른 전류의 총합과 같다”는 암페어의 주회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2].

Fig. 1. Principle of Rogowski Coil

Fig. 2. Ampére's Circuital Law

 ∙    (2)

전류가 코일과 같이 회 감았을 때에는 폐회로와의 
쇄교수(number of interlinkage)는 이 되어, 일반적
으로 Eq. (2)는




 ∙  


 cos  




  [AT] (3)

가 된다. 
이것을 암페어의 주회 법칙(Ampere's circuitial law) 

이라 한다.
여기서   : 폐루프의 미소길이 성분,   : 자기장, 
는 미소길이 성분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이다. 그리
고,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는 Eq. (1)에서 제시된 로고스
키 코일에서 유기된 전압을 적분하면 Eq. (4)와 같이 구
할 수 있다.

  
  (4)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교류일 때 코일에 유기되는 전
압은 자속의 변화율과 같다. 

암페어의 법칙에서 선적분 경로가 체적을 갖지 않아야 
적분경로, 모양, 폐루프의 위치 등과 무관하게 출력전압이 
일정하지만 실제 코일은 큰 체적을 갖게 되어 코일의 형상 
및 위치에 따라 오차가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 이런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코일 전체의 단면적을 일정하게 유지
하고, 측정코일을 일정하게 감으며, 코일 형상은 통전도체
에 대해 완전 원형이 되어야 한다.

2.2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로고스키 코일 설계
2.2.1 기존 로고스키 코일의 모양 비교
기존에는 로고스키 코일의 모양은 낮은 자속에 대해 

충분한 유기기전력이 발생되도록 Fig. 3과 같이 공심코
어에 측정코일을 몇 천에서 몇 만 턴의 많이 감은 형태로 
설계되었다면, 본 논문에서 제시할 광역전류 측정이 가
능한 혼합형 로고스키 코일은 철심 코어에 측정코일 일
부만 감는 형태로 Fig. 4와 같이 설계 하고자 한다. 측정
코일의 모양은 Fig. 5에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측정코일
은 기존 CT보다 현저히 적은 턴 수의 3종류(5, 20, 50)
의 다른 턴 수를 가진 각각의 코일로 3개의 출력을 뽑아
내 전류 범위에 따라 각각의 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또한 측정코일은 비자성체로 이루어진 보빈에 
코일 에나멜선이 적층을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 각층 중
간에는 절연지 같은 종류의 물질로 보호, 각 3개의 출력
이 절연되도록 하였다.

설계하고자 하는 로고스키 코일은 도체와 코일간의 수
직도를 벗어나 생기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측정하고자 
하는 도체사이즈와 비교하여 작은 크기로 설계하였으며, 
이는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3. The shape of the normal Rogowski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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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hape of the Rogowski Coil to be 
designed.

 

Fig. 5. The shape of the coil.

  

Fig. 6. A Cross-sectional view of the Rogowski Coil.

2.2.2 코일의 규격 선정   
로고스키 코일의 설계는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으며, 

해석 모델 및 사양은 다음과 같다.
Table 1에 모델 사양은 도체가 1,000A가 흐를 수 있

는 최소크기의 도체를 기준으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규격을 정하게 되었다. 로고스키 코일을 

원형으로 설계 하였으며, 측정코일은 Table 1의 모델 사
양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5, 20, 50 [turn]을 분리하였
다. 적층형태로 각각의 턴수의 코일에서 측정하고자 한
다. Fig. 7은 Table 1의 모델 사양표를 기준으로 
1,000A 전류에서 유한요소해석한 자속분포도이다. 그림
에서 철심의 자속밀도는 전체적으로 1.5[T] 이하로 포화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Item. Spec.
than diameter of Core [mm] 50

Inner diameter of Core [mm] 36
Length of Air gap [mm] 5

Maximum diameter of the conductor 
[mm] 26.4

Turn nunber [turns] 5, 20, 50

Measurement coil diameter [mm] Less than 0.4

Table 1. Model specification table.

Fig. 7. The Magnetic flux density distribution of 
coils. 

2.2.3 유한요소법에 의한 유기전압 도출 해석
유한요소법으로 설계한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 도체에 

전류 1,000A를 흘려 로고스키 코일 각각 5, 20, 
50[turns]에 유기되는 전압을 도출하였다. 해석 결과는 
전압을  Fig. 8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Table 2는 해
석으로 도출된 유기전압을 최대치와 실효치 값으로 나누
어서 표시하였다. 

Table 3는 도체에 10A에서부터 1,000A 까지의 전류
를 흘릴 경우, 각 5, 20, 50 turns의 코일에 유도된 출력
전압의 최대치를 나타내었다. 출력전압[Vmax]과 도체에 
흐르는 전류비를 Fig. 9에 나타내었다. 파형에서 보는 봐
와 같이 전류가 증가하면서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도 선
형으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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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induced voltage of the coil at 1,000 A.

measure coil Max. ms

5 turn. 70.6 49.9
20 turn 297.1 210.1
50 turn 776.9 549.4

Table 2. The induced Max. and rms voltage of the 
coil at 1,000 A.

 Cur.
Turn

10
[A]

100
[A]

200
[A]

500
[A]

800
[A]

900
[A]

1000
[A]

5 0.7 6.9 14.0 35.3 55.8 63.2 70.6
20 2.9 29.4 58.8 146.9 235.0 264.4 297.1
50 7.3 76.4 154.2 381.9 617.0 690.4 776.9

Table 3. Max. induced voltage depending on each 
current.   unit : mV

Fig. 9. Max. induced voltage depending on each 
current.

2.3 코일의 특성분석
2.3.1 측정코일 위치에 따른 오차 분석
2.2.3절의 해석과 같은 조건에서 측정코일의 위치가 

변하면 유기되는 전압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해석
해보았다. Fig. 10은 철심코어를 기준으로 측정코일 위

치를 45˚각도로 이동시켜 측정한 것을 표현한 그림이
다. 측정 코일의 유도 전압을 해석한 결과 값은 Table 4
와 Fig. 11에 최대치로 표현하였다.  

Fig. 10. Measurement coil position expression.

Deg.
Turn 0 45 90 135 180 225 270 315 360

5 71 96 110 116 117 116 110 96 71 
20 297 384 440 451 468 463 440 384 297
50 777 969 1100 1156 1170 1156 1100 969 777

Table 4. Induction voltage value according to the 
rotation position of the measuring coil. 

unit : mV

Fig. 11. Induction voltage value according to the 
rotation position of the measuring coil.

Fig. 11의 그래프로 부터 측정코일 위치가 공극, 즉 
공심코어와 반대 위치에 있을 때 Vmax 값이 공심코어에 
있을 때보다 조금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측정코일이 공극에 의해서 생기는 프린징 등의 누설
자속의 영향과 관련이 있어서 유기전압 측정 오차가 발
생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측정코일 위치가 공심
코어와 멀어짐에 따라서, 즉 반대쪽에 위치하였을 때 전
류의 선형성이 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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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1차코일(도체) 위치에 따른 오차 분석

                (a)                            (b)

 

               (c)                            (d)

Fig. 12. An analysis model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conductor. 

          (a) up (b) down (c) left (d) right

　 Induced Voltage [mV] Error rate [%]
Turn 5 20 50 5 20 50
Cen. 70.59 297.1 776.9 - - -
Up 71.25 299.7 783.4 0.935 0.875 0.837

Down 71.22 299.6 783.4 0.892 0.841 0.837
Left 71.24 299.7 783.4 0.921 0.875 0.837

Right 71.24 299.7 783.4 0.921 0.875 0.837

Table 5.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conductor.

Fig. 12는 측정하고자 하는 도체가 상, 하, 좌, 우 로 
편측 되어있을 때 유기되는 전압과 오차율의 해석 결과
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분석된 값은 보는 봐와 같이 
작은 코일 내에서는 편측 되었을 때 측정코일에 유기되
는 전압 변화는 0.7~0.9% 정도의 오차율을 나타내고 있
어 도체 위치에 따른 오차율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였
다. 아래 Fig. 13은 위 Fig. 12 편심 오차에 대해서 선속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공심코아 부근에서 자속 
누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 코일 제작 및 실험
본 논문의 혼합형 로고스키의 측정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혼합형 로고스키 코일 직접 제작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Fig. 14는 5, 20, 50턴의 각각의 측정 코일을 
권선 작업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고, Fig. 15는 제작

한 혼합형 로고스키의 시작품들이다. 그리고 실제 측정
에 사용할 장비는 Fig. 16(a)과 같이 출력범위 AC 0 ~ 
3,000A, 주파수 60Hz, 정확도 ±0.05%의 대전류 공급
장치로 1차 측 전류 공급원으로 사용하였으며 Fig. 
16(b)에 측정 작업을 보여주었다. 측정 실험은 Fig. 17
과 같이 측정 코일을 공심코어에 위치한 모델과 공심코
어와 반대쪽에 위치한 모델 두 종류로 시행하여 유한요
소법에 의한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a)                             (b)

               (c)                            (d)

Fig. 13. Magnetic flux distribution at 1,000 A.
          (a) up (b) down (c) left (d) right

Fig. 14. Coil winding.

Fig. 15. Samples of the first product of the Rogowski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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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6. Experimental measurement.
          (a) Measuring equipment. (b) Measurement work.down

 

  

               (a)                             (b)
Fig. 17. Experimental sample of Rogowski coil.
          (a) When the measuring coil is located in the gap
          (b) When the measuring coil is locat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gap

Turn FEM analysis. [V] Exp. analysis [V] Error rate [%]

5 0.07 0.04 68.2
20 0.282 0.4 29.8

50 0.761 0.7 8.7

Table 6. Analysis and Experimental result When the
measuring coil is located in the gap

Fig. 18은 도체에 1,000[A]가 흐르는 경우의 50턴 측
정코일에서의 해석과 실험에 의한 측정 코일의 유기전압 
파형이다. 그림에서 해석은 정현파로 검출되나 실험은 
적분기와 필터 회로를 거치지 않은 코일 자체에 발생한 
유기전압 파형으로 고조파성분이 포함되어 최대값에 어
느 정도 오차가 수반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적분기 회
로 등을 거치고 증폭기 회로에서 크기 스케일을 거치면 
해석과 같은 비율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
문에서는 크기 값의 정확성보다 측정코일의 위치에 대한 
측정의 오차 안정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제작한 로고스키 코일의 실험값과 유한요소해석값은 
Table 6과 Table 7, 해석과 실험적 결과에 대한 오차를 
Fig. 19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분석값과 측정값의 오
차범위는 40%로 분석되었다. Table 6과 Fig. 19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측정코일이 공심코어에 위치하였을 때 나
오는 유기전압은 각 측정코일에 따라 오차율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이 원인으로는 공심코어 부군의 누설
자속과 노이즈 대비 유기전압이 공심코어의 반대 위치하

였을 때보다 작으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특히 
턴수가 적은 코일은 오차가 심하게 발생됨을 알 수 있다. 

  

                 (a)                            (b)

  

              (c)                              (d)
Fig. 18. Induction voltage waveform of analysis and 

experiment at 1,000A and 50 turns.
          (a) Analysis waveform When located in the gap

(b) Analysis waveform When located in the opposite
(c) Experiment waveform When located in the gap
(d) Experiment waveform When located in the opposite

Turn FEM analysis. [V] Exp. analysis [V] Error rate [%]

5 0.117 0.15 22.4 
20 0.468 0.55 15.0 
50 1.17 1.35 12.9 

Table 7. Analysis and Experimental result When the
measuring coil is locat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gap

Fig. 19. Error graph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measuring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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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측정코일이 공심코어와 반대 위치하였을 때 나오
는 유기되는 전압파형은 측정코일이 공심코어에 위치한 
경우보다 유기전압 측정값이 높게 형성되고 값도 선형적 
비율로 증가 하는 현상을 보이며 각 코일별 오차의 변동
이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측정코일이 공심코어의 반대 
위치하였을 경우가 전체적으로 측정 오차에 대한 안정도
를 보여주고 있다. 단 해석과의 값의 차이는 적분기 회로 
등에서 스케일 보정이 가능하다. 또한 실험은 1,000[A]
에서 시행하였으나 100[A] 이하 전류도 측정 코일의 턴 
수를 몇 백 턴으로 증가하면 충분한 전류 측정 분해능이 
가능하며 이 몇 백 턴은 무철심 로고스키 코일의 몇 천에
서 몇 만정도의 턴 수보다는 현저히 적은 턴 수이다.

3. 결론

본 논문은 기존 CT와 무철심형 로고스키 코일의 단점
을 보완한 철심의 포화현상이 없으면서 측정코일의 많은 
턴 수 없이도 저전류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혼합형 로고
스키 코일을 설계, 분석하였다. 즉 철심으로 이루어진 자
성체와 공극에 해당하는 공심코어를 이용하여 측정코일
에 적은 턴 수의 측정 코일로도 저전류에 해당하는 유기 
전압측정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설계, 분석하고, 
그 사양을 기준으로 시작품 모델을 만들어 보았다. 유한
요소법으로 해석한 값과 시작품의 실험값을 오차 비교분
석을 해 보았다. 해석에서 유기전압은 전류에 따라 선형
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측정 전류가 흐르는 도체
의 위치, 즉 상하좌우 위치에 따라서는 오차가 크지 않음
도 확인하였다. 또한 해석과 실험 측정의 오차 범위는 대
략 20% 정도에 결과가 나타나 측정값과 해석값은 차이
가 많아 보이지만, 측정 회로의 적분기 등으로 보정이 가
능하고 중요한 것은 실험에서 나온 측정값들이 턴 수에 
따라 같은 오차 비율과 선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논
문에서는 측정 코일의 위치에 따라 측정 오차의 안정도
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측정 코일이 공심 코어 위치 
보다 반대편에 위치했을 경우가 측정 오차의 안정도, 즉 
턴 수에 따른 선형성을 유지 할 수 있었으며 측정코일 수
와 많고 측정코일이 안쪽에 배치되었을 경우 측정의 정
밀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혼합형 로고스키 코일의 적용 가
능성을 위한 해석과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로 산업에
의 적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제시한 혼합형 로

고스키 코일은 무철심 로고스키 코일보다 측정코일을 현
저히 적은 턴 수 에서도 측정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의 값
을 충분히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무철
심 로고스키 코일의 측정 코일을 균일하게 많은 수로 감
으면서 발생하는 생산비 증가 및 크기의 증가 등을 해소
할 수 있고 측정하기 위해 삽입되는 도체의 크기에 맞추
어 로고스키 코일의 크기를 적응할 수 있어 적은 철심의 
사용으로 무철심 로고스키 코일보다 비용 및 권선 작업
의 공정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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