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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열차제어시스템은 크게 자동열차감시 
장치(ATS: Automatic Train Supervision)와 
차·지상 자동열차 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와 자동열차운전장치(ATO: 
Automatic Train Operation), 전자연동장치 
(EI: Electronic Interlocking) 그리고 열차제어 
통신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열차제어시스템의 통신 네트워크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 노이즈로부터 강하고 확장성이 
용이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 
시스템 및 새롭게 설계된 열차제어시스템 
각 장치간의 통신을 위한 통신네트워크의 
구성을 제시한다.  

 

2. KRTCS 통신네트워크 
 

2.1 노드의 정의 

ATS 는 이중계(1 계, 2 계)로 구성되고 
보통 하나의 노선에 단 한 개의 ATS 
설비만 구축된다.  

지상 ATP 는 이중계(1 계, 2 계)로 
구성되고 하나의 노선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상 ATP 가 구축될 수 있다. 
하나의 지상 ATP 는 최대 40 편성의 
열차를 제어한다. 차상 ATP 는 차량 
편성당 이중계(1 계, 2 계)로 구성된다.  

 

차상의 ATO 도 마찬가지로 편성당 

이중계(1 계, 2 계)로 구성된다. 

EI 는 이중계(1 계, 2 계)로 구성되며 EI 의 

개수는 지상 ATP 개수와 일치, 같은 기계실에 

설치된다.  

 

2.2 네트워크의 정의 

통신망은 관제실에 구축되는 ATS Network, 

전 노선에 걸쳐 구축되는 Complex Network, 각 

역마다 구축되어 있는 Station Network, 전 ATP 

제어 영역에 걸쳐 구축되는 ATP-EI Network 로 

구성되며 각각의 네트워크는 망 이중화가 되어 

있다. Fig. 1 에서와 같이 ATS, EI 1 계, 2 계는 

ATS Network 망 1 계, 2 계에 각각 연결되어 

있으며, Safety Facilities Management System 은 

ATS Network 에 연결되어 있다. 지상 ATP 1 계, 

2 계는 L3 스위치를 통해 ATP-EI Network 망 

1 계, 2 계/ Station Network 망 1 계, 2 계에 각각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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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RTCS Communic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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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1 계, 2 계는 Station Network 망 1 계, 2 계/ 

ATP-EI Network 망 1 계, 2 계에 각각 연결되어 

있다. PSD 는 Station Network 망 1 계, 2 계에 

각각 연결되어 있으며, 지상 ATP 1 계, 2 계에 

H/W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EI-IO 는 ATP-EI 

Network 망 1 계, 2 계에 각각 연결되어 있다. 

 

2.3 장치간 통신방법 정의 

차상과 지상의 ATP 는 각각 1 계 2 계로 

구성되며 정상상태인 경우 하나는 Active 다른 

하나는 Standby 로 동작한다. 차상 ATP 와 지상 

ATP 는 500ms 의 주기적인 메시지를 통해 

인터페이스 된다. 차상 ATP 의 경우 Active 와 

Standby 모두 송수신하며, 지상 ATP 의 경우 

Active 와 Standby 모두 수신하지만 송신은 

Active 만 한다.  

차상 ATO 와 ATS 는 각각 1 계 2 계로 

구성되며 정상상태인 경우 하나는 Active 다른 

하나는 Standby 로 동작한다. 차상 ATO 

Active 만 ATS Active 와 Standby 에 3 초 주기로 

데이터 송신하며, 차상 ATO Active 와 Standby 

모두 지상 ATS Active 로부터 비주기적인 

제어명령 수신한다. 반대로, ATS Active 만 차상 

ATO Active 와 Standby 에 비주기적 제어명령 

송신하고, ATS Active 와 Standby 모두 차상 ATO 

Active 로부터 3 초 주기로 데이터 수신한다.  
지상 ATP 와 ATS 는 각각 1 계 2 계로 구성

되며 정상상태인 경우 하나는 Active 다른 하
나는 Standby 로 동작한다. 지상 ATP Active 만 
ATS Active 와 Standby 에 1 초 주기로 데이터 
송신하며, 지상 ATP Active 와 Standby 모두 
ATS Active 로부터 비주기적인 제어명령 수신한

다. 반대로, ATS Active 만 지상 ATP Active 와 
Standby 에 비주기적 제어명령 송신하고, ATS 
Active 와 Standby 모두 지상 ATP Active 로부터 
1 초 주기로 데이터 수신한다.  

지상 ATP 와 EI 는 각각 1 계 2 계로 

구성되며 정상상태인 경우 하나는 Active 다른 

하나는 Standby 로 동작한다. 지상 ATP 

Active 는 EI Active 와 Standby 에 500ms 주기로 

데이터 송신하며, 지상 ATP Active 와 Standby 

모두 EI Active 로부터 500ms 주기로 데이터 

수신한다. 반대로, EI Active 만 지상 ATP Active 

와 Standby 에 500ms 주기로 데이터 송신하고  

EI Active 와 Standby 모두 지상 ATP 

Active 로부터 500ms 주기로 데이터 수신한다. 

ATS 와 EI 는 각각 1 계 2 계로 구성되며 

정상상태인 경우 하나는 Active 다른 하나는 

Standby 로 동작한다. ATS Active 는 EI Active 와 

Standby 에 1000ms 주기로 데이터 Polling 하며, 

ATS Active 와 Standby 모두 EI Active 로부터 

Polling 에 의한 응답을 수신한다. 반대로, EI 

Active 만 ATS Active 와 Standby 에 

Polling(1000ms)에 의한 응답을 송신하고, EI 

Active 와 Standby ATS Active 로부터 1000ms 

주기로 Polling 수신한다.  

 

 

Fig. 2 Communication between Train Control System 

devices 

 

4. 결론 
 

본 논문은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에서 정의한 열차제어시스템 

구성과 통신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통신네트워크 및 각각의 통신주체별 통신주기 

등은 향후 현장시험을 통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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