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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reliability secure method of SMD type temperature sensor

Material and Method

스마트팜 시스템은 시설 내부 환경 요소의 정확한 측정을
기반으로 온도, 습도, CO2 농도, 양액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하여 설계해야 한다. 특히 작물 및 생육환경의 적온 제어는
농업의 생산량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농
업시설 내부 온도 환경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온도 센서로
생육 적온을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측정 및 저장장치가
요구 된다. 한편 SMD 타입 온도센서는 기판의 오염 및 납
의 양에 따라 측정되는 온도의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을 발견했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센서 데이터 측정값과 표
준 디지털 온도계 측정값을 선형적으로 분석하여 SMD 타
입 온도센서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연구하였다.

온도 센서에 대하여 SMD 타입 3개, DIP 타입 2개를 대상
으로 분석 결과 SHT30 온도 센서는 ὶ πȢωωωφ, ὶ

πȢωωωφ, ὶ πȢωωφ, AM2302 온도 센서는 ὶ πȢωωχφ,

ὶ πȢωωως의 결정계수를 나타냈다. 온도분포도는 직선

에 가까운 선형을 보이고 있으나 센서별 온도 편차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한 센서별 온도분포 추세선의
ὣ ὃὢ ὄ방정식을 통해 온도값을 보정하여 시설 내부의
온도 환경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다양한
환경 조건과 온도 범위에서 지속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SMD 센서값의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요 구 된 다 . . … … … …

실험을 위해 사용한 온도센서는 SMD 타입의 온습도 센서
(SHT30, Wemos, China) 와 , DIP 타 입 의 온 습 도 센 서
(AM2302, RobotDyn, China)로, 분해능은 각각 ±0.3 ℃,
±0.5 ℃ 이며 -40 ℃ ~ 100℃, -40 ℃ ~ 80 ℃ 범위의 계측
이 가능하다. 센서값은 OLED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MCU(D1 mini PRO, Wemos, China)에 내장된
WiFi 모듈을 통해 각 AP의 측정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
송한다. 온도센서 기준값의 신뢰도를 위해 항온항습기(HK-
BI025, KOREA)에 표준 디지털 온도계를 온도 센싱 장치와
동일한 환경조건으로 5 ℃ ~ 30 ℃ 구간의 온도를 약 1 ℃
에 1회 측정하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로깅이 가능한
RTC모듈(DS3231, Arduino, China)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측
정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측정 데이터는 센서값과 표준
디지털 온도값을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
을 진행하고 두 값의 상관관계를 결정계수(ὶ)로 해석하였
다.

<Fig 2. Temperature measurement in constant temperature.>

<Fig 4. Data regression analysis of AM2302 sensor .>

<Fig 1. SMD type SHT30 sensor enclosing(left), DIP type 
AM2302 sensor enclosing(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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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ata regression analysis of SHT30 sen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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