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SOLAS 협약 4장에 정의된 전세계 해상조난안전시스템

(GMDSS :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과

관련하여 모든 선박은 해상 운항하는 동안 해사안전정보를 수

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해사안전정보 서비스는

국가 해안 당국, 국가 기상청, 구조센터와 같은 국가 기관으로

부터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제공되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라

고 할 수 있다. 국제수로기구, 국제해사기구, 세계기상기구는

GMDSS의 해사안정보 서비스가 선박의 단말장치로 전달 및

수신되어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방식의 협력

네크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S-53 표준을 제정한 바 있다.

해사안전정보 서비스는 연안 지역에는 육상에서 브로드캐

스트 방식으로 NAVTEX 수신기를 통해 수신하며, IMO가 정

한 해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 대해서는 위성통신 방식인

SafetyNET을 통해 수신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수신 상태

가 나쁘거나 본선에 관계 없는 정보가 다수이며, 정보의 필터

링 및 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e-Navigation 차원의 전자적

데이터 서비스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2. 항행 경보 데이터 종류

해사안전정보는 항행경보, 기상특보, 기타 긴급정보로 구성되

며, 본 연구에서는 항행경보를 중점으로 해사안전정보의 서비

스 개념을 연구 하였다. 세계 각국은 S-53 표준에 따라 항행 경

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해사안전정보의 전자적 데이터 서비스

개발 논의에 따라 S-100 기반의 항행경보 표준개발이 추진 되

었다. 국제수로기구 World-Wide Navigational Warning

Service Sub-Committee (WWNWS-SC) 산하 S-124 항행경보

표준개발 서신 그룹을 조직하고, 다양한 형태의 항행 경보를 제

작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검토 중이다.

Fig. 1 Data model of S-124 Navigational Warning

항행경보는 종료 시점이 없는 신규 데이터, 종료 시점을 가

진 신규 데이터, 취소 데이터 등 항행경보의 발행과 종료에 따

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존재하며, S-124 표준에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의 종류를 정의 하였다.

- New dataset : 종료 시점이 지정되지 않은 항행 경보로서,

추후에 종료 시점이 업데이트 되거나 취소 될 수 있음

- New dataset self-cancelling : 종료 시점이 지정된 항행 경

보 데이터 셋

- New dataset with cancellation : 기존 발행된 항행경보를

취소하는 데이터 셋

- New dataset with cancellation self-cancelling : 기존 발행

된 항행경보에 종료시점을 지정하여 업데이트 하는 사례

- In force-bulletin : 현재 유효한 항행경보 메시지를 지시하

는 데이터 셋

위의 5 가지 항행경보 데이터 셋 유형에 따라 신규 및 취소

항행경보가 간행되어 서비스 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의

항행경보 서비스 운영을 위해 데이터 셋 제작 및 서비스가 요

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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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적인 형태의 항행경보 서비스 운영 개념

해사안전정보의 주요 정보인 항행경보의 전자 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 개발 사업에서 Fig. 2

와 같은 서비스 아키텍쳐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는 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MCP)

을 통하여 서비스를 요청하고 제공하며, 제공되는 항행경보 데

이터는 국제수로기구의 범용수로데이터 모델인 S-100 표준에

따른 S-124 데이터로 제작 및 서비스 된다. S-124 표준에 따른

항행경보 데이터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하며, e-Nav 운영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Fig. 2 Architecture of SMART Navigation Service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 아키텍처에 기반

하여 Fig. 3과 같이 S-124 항행 경보 서비스 운영 개념을 설계

하였다.

Fig. 3 Service Concept of S-124 Navigational Warning

한국형 e-Navigation S-124 항행경보 서비스는 크게 항행경

보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와 사용자 요청에 따른 필터링 서비스

로 구분하며, 각 서비스의 운영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항행경보 브로드 캐스트 서비스 운영 개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받은 S-124 항행경보 데이터는 메

타데이터와 함께 e-Navigation 운영센터로 전송하면 공간 데

이터베이스와 항행경보 파일로 관리 한다. e-Nav 운영센터의

항행 경보 서비스는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수신한 항행경

보 중에서 현재 유효한 항행경보 중에서 브로드캐스트 방송일

로부터 5일 이내의 항행경보를 선택하여 파일서버로 업로드

하며, 파일서버에 등록된 항행경보의 주소를 MCP를 통해 정

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형선박 사용자는 보유한 ECS를 통

해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의 항행경보 서비스를 수신하

도록 선택한 다음, ECS 장비는 항행경보 정규 방송 시간에

맞춰서 항행경보를 수신하게 되는데, 이때 브로드캐스트 방식

으로 제공된 항행경보 중에서 ECS 단말에 저장된 항행경보는

무시하고 신규 항행경보 만을 다운로드 받아서 단말에 적용하

게 된다. ECS 단말은 수신한 항항경보 데이터 셋 전체를 전

자해도 상에 표시하거나 필터링 옵션을 통해 선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사용자 요청에 따른 필터링 서비스

S-124 기반의 항행경보 서비스는 브로드캐스트 방식의 서

비스에 더하여 사용자 요청에 따른 필터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즉 ECS 단말은 현재 선박의 위치, 항행경보 종류, 요

청하는 시간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하는 항행 경보를 육상에서

선별하여 제공하거나, 사용자 단말에서 설계한 항로정보에 관

련되는 항행경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4. 항행경보 서비스 테스트 계획

S-124 항행경보 제품표준 개발 서신 그룹은 항행 경보 데이터

모델설계및서비스적용개념을검토하기위해 Fig. 4와 같이테

스트개념을설계하였다. 향후연구내용으로설계한테스트개념

에따라 S-124 기반의항행경보데이터제작및 ECS 단말로의적

용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Fig. 4 Test Cases of S-124 Nav Warn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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