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국지적 재난방송을 위한 DMB 방송 시스템 설계와 필드 테스트

*고우종, 곽천섭, 권대복, 박선규, 박태영, 채영석, **이승형　 
　*한국방송공사, **A&D

The Design of DMB Emergency Broadcasting System and Field Test

*Koh WooJong, Kwak CheonSeob, Kwon DaeBok, Park SeonKyu, Park Taeyoung, Chae YoungSeok, 
**Lee SeungHyung

*Korean Broadcasting System, **A&D

요약

국내에서 DMB 방송은대부분의 국민이휴대하는 휴대폰에수신기능이구현되어 있고, 차량 네비게이션에서도 DMB 수신

이 가능하여 상당히 보편적 미디어 창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DMB기반의 국지적 재난방송은 국지적 재난의 빈번한 발생과

휴대기기가갖는고유의개인중심성과이동성은국지적재난미디어로활용할기술개발은큰의미를가진다. 국지적재난방

송을 위한 DMB 재난방송 서비스 모델과 방송 시스템 상위 설계 및 기술요구사항 도출 등의 연구를 연차별로 진행 하였다.

DMB방송 시스템을운영한 KBS의 경험을 반영하고, 국지적방송을 위한저비용의 시스템을목표로국지적재난 정보전달에

적합한방송시스템상위설계와시스템간인터페스및기술개발에필요한상세 요구사항을분석하였다. 이러한연구의정확

성과 실제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DMB 방송 차량을이용한필드테스트를 추진하였다. 필드 테스트에서는 KBS 재난

방송시스템과 실시간 연동을 통해 향후 실제 재난방송에 활용 될 수 있는 방송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들을 점검하였다.

1. 국지적 DMB 재난방송 서비스 및 시스템 설계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의 경험을 통해서 국내의 재난 상황에서

신속정확한정보전달과관련된기술을확보하고있다. 이러한경험을

바탕으로 DMB 방송망 기반국지적 재난방송을위한 차별화된서비스

기술을 연구하였다.

KBS의 통합 디지털 재난방송시스템은 기상청, 소방방재청, 국토

해양부, 홍수통제소, 경찰청, 서울지방항공청, 산림청, 한국전력, 전력

거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의 실시간 재난정보와 CCTV영상등

을 재난방송에 활용 하도록 구성하였다. 기상, 지진, 홍수, 산사태, 산

불, 도로, 항공, 정전 등의 재난정보를 재난방송용 그래픽 템플릿을 자

동변환시스템을 통하여 DMB 재난방송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기상

청 DB 서버와 KBS 기상재난 서버로부터 기상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사전에 정의한 기상정보 이미지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처리하여 DMB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RF로 전송하거나 IP로 전송하여 DMB 단말기

에서 재난방송 서비스를 수신한다.

< 그림 1. 재난방송 서비스 신호 흐름도 >

소출력 DMB 실험방송 차량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재난방송시스템과

위성/지상파/IP 등 다양한방법으로 재난정보를 DMB 방송시스템으로

송신할 수 있는 차량형 DMB 방송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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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국지적 DMB 재난방송 시스템 구성도 >

< 그림 3. 이동식 DMB 재난방송 시스템 >

DMB에 재난 방송으로 활용될 콘텐츠는 재난 유형 및 종류에 따

라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게 할 것이며 소출력 DMB 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지적 재난방송이 현실화 될 경우엔 유형별 재난방송에 적

합한 콘테츠가 실시간으로 재난발생 지역에서 수신가능할것으로 기

대된다.

DMB 재난방송시스템은 KBS에서 운영중인 DMB 주조 및 송출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국지적 재난방송에 적합하도록 DMB

방송 송출 장비를 소형화 하여 시스템을 구성한 것으로 DMB를 활용

하여 국지적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장비의 고도화가 필

요하다. 고화질 재난방송을 안정적으로 송출하기 위해 최신 Encoder

및 MUX 사용및 활용을제안하며 재난방송을 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 가공 작업이 필요다. 재난유형별로 재난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저

장하는방법및기상청, 소방방재청등재난관련유관부서에서전달해

주는 정보를 국지적 재난방송에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안도 고

려하여 방송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림 4. 실시간 재난방송 콘텐츠 >

2. 필드 테스트

DMB 국지적 재난방송 필드경 테스트는 실제 필드 환경에서

재난방송 콘텐츠를 DMB 차량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환경을 가정하여

실시 하였다.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는 필드테스트의 송신점 위치

경기도 파주시의 유일레저타운이다. 이 지역은 DTV 난시청 지역이고

KBS DMB방송 신호를수신할 수있어서전파 간섭등 다양한환경의

필드 테스트 가 가능 하였다. 송신 출력은 최대 90W를 적용 하였다.

필드테스트에서는 위성을 이용한 재난 콘텐츠 수신, IP 망을 이용한

재난 콘텐츠 수신 등 KBS 재난방송 센터의 다양한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주파수를 변경하여 혼신 등의 실험도

실시하였다.

< 그림 5. 필드테스트 실험 환경 >

소출력 DMB 방송차량을이용하여진도의팽목항에서실제재난

방송을 송출하고 수신하여 DMB 방송망을 활용한 국지적 재난방송의

필요성과 기술적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진도의 팽목

항은 국지적 재난방송 모델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적 요인을 갖추

고 있다.

- 디지털 방송 난시청 지역

- 재난 발생으로 좁은 지역에 많은 인원이 단기간 상주

- 스마트 폰의 DMB외에 재난관련 정보 접근이 어려움

- 해상 및 지상에서 지속적으로 최신 재난 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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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진도 팽목항 실험방송 수신 지역 >

이러한 환경을고려하여 DMB 재난방송 시스템을구축하고방송송출

과수신 서비스를제공하였다. DMB 방송시스템의송출주파수는 10

번 주파수 B block 주파수에서약 70W의출력으로재난방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진도 팽목항 실험방송 시스템 >

< 그림 7. 실험방송 수신화면 >

3. 결론

최근에 발생한 재난의 유형들을 보면 상당수의 재난이 국지적으

로 발생하고 있어서 전국적 방송을 통한 재난 방송이 국지적 재난을

모두 수용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DMB

는 가장 많이보급된 단말기라할 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국지

적 재난방송 발생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쉽게 재난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DMB는 이미상용서비스를제공하고 있으며기술적 법률적기반

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재난방송서비스에 지속적인 투자

를 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의 기후 변화는 국지적 재난의 발생 빈도가 높으며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국지적 재난에 DMB 서비스와

단말기를 연계한 재난방송 기술을 개발하고 필드에 적용하는 것은 매

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DMB를 이용한 국지적 재난 방송이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DMB 실험방송차량을제작하고 실제필드에서 전파를발사하여 기존

의 DMB 수신기에서 DMB 재난방송 동영상을 수신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KBS 재난정보종합시스템의 재난방송

데이터와 동영상 등의 정보를 DMB 방송 차량에 실시간 연동하는 기

술적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실제 방송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

항에대한 연구를진행하였다. KBS 재난방송시스템과연계된 기관은

기상청,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홍수통제소, 경찰청, 서울지방항공청,

산림청,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며 실시간

재난정보 등을 국지적 DMB 재난방송에 실시간으로 활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KBS.재난정보종합시스템은 기상, 지진, 홍수, 산사태, 산불,

도로, 항공, 정전 등의 재난정보를 재공할 수 있다. 진도 팽목항에서

국지적 DMB 재난방송을 시범 적용하였다. 향후 재난 유형별 필드 테

스트 결과와 재난발생시의 미디어 이용형태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방송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

획이다.

본 연구는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

행한 ‘국지적 재난방송 서비스 설계 및 운영기술 연구’ [NEMA-자연

-2013-64]과제의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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