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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 세계적으로 인적/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 발생 시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적절한 후속

처리를위하여 ICT를 기반으로하는통합재난정보시스템의관심과수요가국내외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나 국내외의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은 방송/통신망의 붕괴 시 재난정보 전달의 불능 및 심각한 제한이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에는 무선 채널에서 사용되는 단말기가 재난정보 수신에 최종 실패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다. 본 논문

에서는 향후 구현이 예상되는 통합 재난정보시스템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재난 방송/통신을위하여 사물지능통신

과 관계된 다양한 기법들을 제안하다.

1. 서론

2005년도 북미의 허리케인, 2011년도 일본의 쓰나미, 2014년도 국

내의 세월호 침몰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적/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 발생 시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적절한

후속 처리를 위하여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하는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의관심과수요가

국내외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에서연구 개발되고 있는 통

합 재난정보 시스템은기존의방송/통신망을이용하여재난경보의신

속하고 정확한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은 국내 방송/통신망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재난경보 서비스로

다음을 포함 한다:

Ÿ 국내의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인 T-DMB(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를 이용한 AEAS(Automatic

Emergency Alert Service) [1]

Ÿ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CBS(Cell Broadcast Service): 국내의 경우

동기식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계열, LTE(Long

Term Evolution) 계열에서 사용됨

그러나이러한통합 재난정보시스템은방송/통신망의붕괴시 재난정

보전달의불능및 심각한제한이 예상된다. 또한 현통합재난정보시

스템은 무선 채널에서 사용되는 단말기가 재난정보 수신에 최종 실패

할 경우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구현이

예상되는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재

난 방송/통신을 위하여 사물지능통신으로 불리는 M2M

(Machine-to-Machine) 기법들을 제안한다. M2M의 정의 및 범위는

국내외 표준화 기구와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본 논문에서는 북미

의 표준단체에서 표명한 다음의 정의를 사용 한다: 가입자 장치

(subscriber station)가 기지국(base station)을 거쳐 코어 네트워크

(core network)에 위치하는 서버(server) 간의 정보 교환 없이 가입자

장치 와 가입자 장치 즉 단말기와 단말기만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

2. 국내외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경보시스템인 EAS(Emergency Alert

System: 비상경보시스템)는 태풍, 허리케인, 홍수, 해일,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와함께화재, 독가스, 정전, 산업 재해와같은비상사태시국

민에게 위험을 경보한다. 1994년 11월 기존의 EBS(Emergency

Broadcast System)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EAS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민간 라디오 및 TV 방송국 13,000여개 이상이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 EAS는 지역및주수준에서긴급상황시자발적인경보를발령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경보발령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단체의 경보 체계와도 연동이 되고, AM, FM, TV방송국, 케이블방송

등을 통하여 방송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위협되는 비상사태에 대하여 EAS가 공공 경보방법으로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현 EAS는 최신 또는 차세대 방송통신망을 수용하

기에 불편함이많고, 연방정부, 주정부 등의통합체계와 각종이기종의

경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

하기 위해 차세대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이제안되었다. 2005년 허리케

인카트리나의피해이후연방정부, 주정부등의경보체계를통합하고

각종이기종의 경보시스템을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차세대통합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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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연구가진행되었다. 또한 차세대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은최신또는 차세대방송통신망을 적극적으로 활용및 수용하도록 설

계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차세대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은

IPAWS(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 [2]로 명명되

었다. 미국은 공통경보 프로토콜인 CAP(Common Alerting Protocol)

[3]을 기반으로 재난정보를 정의하고 차세대 재난 예·경보 기반시설인

IPAWS를 정의하여 통합경보 시스템 [그림 1]으로 구축 하였다.

[그림 1] 미국의 차세대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IPAWS)

국내에서는 2013년도부터 대학, 연구소, 업체 등이 연합하여 차세

대통합재난정보시스템의 설계및 기반기술 개발의 연구를진행하였

다. 국내의 차세대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은 미국의 IPAWS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이기종 재난경보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관리할 예정이

다. 또한 중앙/지역/도시/구/군 등의 발령기관들은 표준화된 공통경보

프로토콜인 CAP을 이용하여 재난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국내의 차

세대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은 경보 전달 매체로서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인 T-DMB 와 이동통신 시스템 기반인 CBS를 포함한다.

그러나국내의차세대통합재난정보시스템과미국의 IPAWS는

방송/통신망의 붕괴 시 재난정보 전달의 불능 및 심각한 제한이 예상

된다. 또한 무선채널에서사용되는단말기가재난정보수신에최종실

패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다.

3. 지속 가능한 재난 방송/통신

[그림 2]는 지속적인 재난 방송/통신에 적용 가능한 사물지능통신

기법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물지능통신 기법들은 크게 3가지로분류

된다: 단말기와단말기사이의 직접통신 [그림 2(a)], 단말기에서단말

기 그룹(group)으로의 재난정보 방송(broadcast) [그림 2(b)], 단말기

용 사물지능통신을위한에너지수확(harvesting) [그림 2(c)]. 통합 재

난정보 시스템에서 기존 방송/통신망이 붕괴 될 경우를 가정 한다 [그

림 2(a)]. 재난정보를 수신 또는 확보한 사용자는 본인의 단말기를 이

용하여 (재난정보를 수신 또는 확보가 불가능한) 다른 사용자의 단말

기로 직접정보를 전달한다. M2M 또는 IoT(Internet of Things)를 위

해 차세대 무선랜(Wireless LAN)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단말기

에서단말기 그룹으로의 재난정보 방송은 다음과 같다.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에서 기존 방송/통신망이 붕괴또는다양한이유로일부 단말기

만 재난정보 수신에 성공하고 대다수 단말기들은 수신 실패를 가정

[그림 2(b)] 한다. 단말기 그룹이 방송된 재난정보를 성공적으로 수신

하기 위한 기법으로 콘센서스(consensus) 방식 [4]을 이용한다. 또한

단말기와 단말기 사이의 직접통신, 단말기에서 단말기 그룹으로의 재

난정보 방송 등에는 단말기의 과도한 전력소모가 예상된다. 단말기의

이러한전력소모를 보완하기위하여에너지수확기법이 이용된다 [그

림 2(c)].

[그림 2] 지속 가능한 재난 방송/통신을 위한 사물지능통신

기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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