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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2010년 천리안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에 따라 인공위성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천리안 해

양관측위성(GOCI)이외에 아리랑 2호가 현재 운용중인 우리나라 위성들이다. 가까운 시기에 아리랑 5호

(2011년 말), 아리랑 3호(2012년), 아리랑 3A호(2013년)가 발사될 예정이다. 즉, 해양적용을 위한 위성환경은

이제부터 준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인공위성 자원은 아주 많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자

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인데 이의 활용 기술 개발적 측면에서는 많이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전세계적

으로 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소말리아 주변 감시체계는 많은 부분을

위성에 의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위성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이다. 이 사고는

2007년 12월7일 아침 7시6분경 서해안 만리포 북서쪽 10km 해상에서 크레인을 적재한 1만1800t급 바지선

이 정박 중인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14만6000t급)와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이와 같은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유출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의 준비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2월 8일 아침 최초로 유출된 기름을 모습을 보여주는 위성이미지(광학위성)가 얻어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료가 관련 전문가가 이용할 수 있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용되었고,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

다. 사실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지리정보체계를 가진 오염정보를 제공할 방법도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본 발표를 통하여,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뿐만 아니라, 2011년 6월부터 수개월간 지속된 발해만 오염사고

적용 등 다양한 사례 소개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경찰청에서 업무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해경청의 주요 임무인, 경비, 수색구조, 오염대응 분야별로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외사례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최종 인공위성 원격탐사기술의 해경청 도입방안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였다. 국제적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양 경비, 수색구조, 오염 모니터링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국가는 시범

도입을 진행 중에 있다. 유럽해사안전국(EMSA)은 해양경비 및 수색구조를 위한 선박통항 및 보고 서비스

와 오염대비대응(Pollu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PPR) 위성 서비스를 회원국에 제공하고 있다. 해

양경찰청 임무 수행뿐만 아니라, 해양영토 관리적 측면에서 첨단 위성장비 활용, 선진국형 해상경비 패러다

임의 전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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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리랑위성 5호 : 전천후 레이더 탑재, 2011년

발사예정

개 요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7일 아

침 7시6분경 서해안 만리포 북서쪽 10km 해상에서 크레

인을 적재한 1만1800t급 바지선이 정박 중인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14만6000t급)와 부딪치면서 발

생했다. 원유 유출량은 1만2547㎘로, 이는 지난 10년 동

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선박 유류사고의 유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유출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고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로, 해안 혹은 연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해양사고의 경우,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처럼 악천후에 발생하

기 때문에, 항공기 혹은 선박을 이용한 현황을 파악하기

는 어렵다. 또한 기름 유출의 경우, 해상에서 수거하는 

것이 비용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유류 유출의 범위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기름 유출 시에는, 인공위성을 이

용하여 광역 정보를 획득하여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의 수가 상당히 늘어

났다. 국내에서도 아리랑 2호가 있으며, 곧 SAR를 탑재

한 아리랑 5호도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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