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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항로표지는 해상에 독립 으로 암  나 에 의해 떠 있는 형태로 존재하며, 선박들의 안  운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항로표지의 설치  동작 형태는 풍랑에 따라 기기의 치가 가변 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기기의 치가 격

하게 변했을 때, 항로표지 기기 내에도 향을 받는다면 지방청의 항로표지 데이터 수신이 낮아질 것이라고 가설 설정했다. 본 논문에서는 기

상특보에 따른 시간  기 으로 구간을 나 어 풍랑과 항로표지 데이터 수신 간의 상 계가 있는지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결과 풍랑이 거

세질수록 평균 데이터 수집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데이터 수신 강도의 향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번 연구를 통해 풍랑에 비한 항로표

지 데이터의 개선이 필요하며, 선박의 안 과 련된 만큼 정 한 개선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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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로표지는 선박의 순항을 해 등 ·형상·색채·음향·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치·방향  장애물의 치 등을 알려

주는 항행보조시설이다[1]. 해당 장치는 인근 해역에 다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기본 인 항행 보조 역할과 더불어 항로표

지는 기기 내 센서들을 통해 기기 주변 기상정보나 재 기기

의 센서 상태 등을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 옥천 데이터센터에서 각 해양지방청에서 수집한 항로

표지 데이터를 통합하여 장  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

나 재 수집되는 항로표지 데이터는 보유 컬럼에 비해 은 

유효 컬럼을 가지고 있고, 유효 컬럼에도 결측값이나 비주기

으로 발생하는 송 오류 등 품질의 이슈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항로표지 데이터 품질 이슈의 원인을 알아내는 연구를 

시작하 다. 이번 연구는 데이터센터의 수집 데이터가 흔히 

빅데이터의 3요소라고 불리는 3V1)를 만족하고 있기에 빅데이

1) 양(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터 기반의 분석으로 근하여 진행하 다.

해양안 심 원의 재결서를 활용한 사고 분석 결과, 재결서 

상 항로표지 련 사고 건수는 체 해양사고 건수의 2.81%

를 차지했다[2]. 항해 인 여러 선박의 안 을 해서 항로표

지 장치는 결함이 어야 하며, 리 측면에서도 일정 주기를 

가지고 기기의 상태를 검해줘야 한다. 결함의 원인은 인  

요인[3]과 환경  요인[4]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환경  요

인에 해 연구하 다.

부분의 항로표지는 해상에 치하며, 해상기후에 향을 

받는다. 만약 해상기후로 인한 항로표지에 가해지는 향이 

크다면, 선박의 안 과 해양 정보 수집에 문제를 래할 수 있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해상기후  풍랑을 기

으로 하여 항로표지 데이터 수신 품질에 향을 미치는지 연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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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데이터 선정

진행할 연구를 한 데이터 선정을 해, 옥천 데이터센터에

서 항로표지의 기기 상태를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 다. 상태 

데이터는 항로표지의 압 상태나 류 상태 등 기기 내부의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이다. 상태 데이터의 기기 정보에 의해 데

이터 결측이 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발생인지, 그 외 다른 요인

으로 인한 발생인지를 알 수 있기에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단하여 이용하 다. 해당 데이터는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시계열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의 높은 신뢰도

를 해 데이터  수집 횟수가 많은 해를 선정하 다. Fig. 1

은 시계열을 바탕으로 연도별 데이터 수집 횟수를 시각화한 그

래 이다. 그래 를 참고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

를 이용하 다.

Fig. 1 The number of data collection counts per year.

상태 데이터는 할 지방청을 나타내는 MMAF_CODE2)와 

항로표지 고유번호인 MMSI3)로 구분된다. 이  데이터 분석

의 신뢰도 향상을 해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데이터를 수

집된 지방청을 선정하 다. Fig. 2는 앞서 선정된 기간 동안 지

방청별 데이터 수집 횟수를 시각화한 그래 이며 

MMAF_CODE 103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4)이 타 청 비 데이

터의 볼륨이 1.5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상기후와 연 하여 진행하기에, 옥천 데이터센

터의 항로표지가 자체 으로 조사하고 수집하는 기후 데이터도 

함께 이용하 다. 기후 데이터는 풍속, 풍향, 습도, 기온 등 항

로표지 장치 주변 기후를 수집한 데이터이다. 기후 데이터를 통

해 결측이 일어난 기간이 이상 기후가 존재했는지 알 수 있고, 

2) 지방청 고유번호

3) 항로표지 고유번호

4) 이하 여수청

결측과 기후 사이의 상 성 분석 시 유의미한 결과를  수 있

다고 단하여 연구에 이용하 다. 기후 데이터도 상태 데이터

와 같게 여수청의 데이터를 이용하 다.

한 데이터 분석을 해 이썬 환경에서 Pandas, Dask, 

Numpy, Matplotlib 분석 모듈을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 으며, 

련 패키지 는 모듈 정보는 이썬 3.9.12, Pandas 1.4.2[5], 

Dask 2022.2.1., Numpy 1.21.5, matplotlib 3.5.1이다.

Fig 2. The number of data collection by district office.

3. 해상기후와 데이터 수신 간 향 분석

Fig. 3는 연구의 진행 순서와 분석 방법  요하다고 단한 

부분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3.1 기상특보를 이용한 구간 분할

항로표지는 암 에 떠 있는 형태 는 선의 형태로 바다에 독립

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  특징에 따라 바람 는 도에 따

라 조 씩 기기의 치가 바 게 된다. 따라서 기기의 환경에 격

한 변화가 존재 시, 항로표지 기기 내부에도 향을 미치면 지방청

의 항로표지 데이터 수신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수

행하 다.

우선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기상특보 발표기   해상기후

와 련 있는 풍랑특보[6]를 기 으로 일반 인 기후 상황과 

이상 기후 상황을 구분하 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고가 3m 이상

이 상될 때이며,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고가 5m 이상이 상될 때를 

기 으로 한다. 하지만 재 연구에 이용되는 기후 데이터에

는 풍속은 있지만, 유의 고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

서 해결방안으로 육지의 바람 특보인 강풍특보의 발표 기

을 혼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재 연구에서는 기상 상황

을 일반 구간, 주의보 구간5), 경보 구간6)으로 나 어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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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선 방식으로 구한 기  구간과 그 구간에 해당하는 

실제 기상 상황을 비교했을 때, 유사한 기상 상황을 보여주어 

연구를 진행하 다.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the study

3.2 기후 데이터의 재정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후 데이터의 평균 수집 주기는 1분

이다. 기후 데이터에 앞서 정한 기 을 쉽게 용하기 해, 데이

터를 MMSI별로 각각 1시간 별 평균으로 재정렬하여 평균 수집 주

기를 1시간으로 설정하 다. Fig. 4는 풍속과 순간최 풍속이 동시

에 0m/s인 구간을 제거 후를 시각화한 그래 이다. 동시에 0m/s

인 구간을 제거함으로 데이터 수집의 이상을 감소하여 신뢰도를 

5) 풍속 14m/s 이상, 순간최 풍속 20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

6) 풍속 21m/s 이상, 순간최 풍속 26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

높 다.

다음은 3시간 이상 기 에 부합하는 구간의 시간 간격을 빈도 

분석하 다. 재정렬한 데이터를 3시간씩 끊어 기 에 만족하는 구

간을 확인하 다 처음 기 이 시작된 시간부터 구간이 끝나는 시

간까지를 구하고, 그 차를 구해 몇 시간 동안 해당 기 이 지속되

었는지 조사하 다. 

그다음 일반, 주의보, 경보 구간에 모두 해당하는 MMSI를 조사

하 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MMSI는 994402917, 994402925, 

994402955, 994403110 4개 다.

Fig. 4 Comparison before and after zero removal.

3.3 구간별 상태 데이터 수집량 분석

기후 데이터에서 구한 일반, 주의보, 경보 기 이 지속된 시

간과 MMSI를 상태 데이터에 용하여 데이터 수집량을 군집 

분석하 다. 평균 수집량은 일반, 주의보, 경보 기 이 지속된 

시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의 개수에서 지속된 시간을 나  값으

로 사용하 다. 추가로 평균 수집량이 0인 구간은 제거해주었

다. 마지막으로 구간별 평균 수집량의 평균을 구함으로 구간별 

데이터 수집의 차이를 연구하 다.

Fig. 5는 기후 구간별 평균 수집량을 시각화한 그래 이다. 여수

청을 상으로 해상기후 상황별 평균 데이터 수집 횟수를 연구

해본 결과, 일반 인 상황일 경우 시간당 평균 약 7.97회, 주의

보 상황일 경우 시간당 평균 약 4.48회, 경보 상황일 경우 시간

당 평균 약 3.64회로 반에 세운 가설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

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여수청의 경우, 해상기후가 좋지 

않은 날에는 지방청의 항로표지 데이터 수신의 향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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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average collection by climate section

4. 결    론

항로표지는 선박의 안 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기상 상황으

로 데이터의 송수신 오류가 생기는 일은 어야 한다. 해양수산

부도 안 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한 항로표지 확충을 계획

하고 있으며, 추가로 열악한 해상 여건으로 자 장비의 노후화

가 지속됨에 따라 항로표지 기능 유지를 해 장비  시스템 

개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7].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데이터 수신의 향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선박의 

안 을 해서라도 기상특보 발령 상황에서의 데이터 수신 강

도를 높이거나, 수신 주기를 늘리는 방법과 같은 항로표지 데이

터의 송수신 품질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여수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상기후가 데이

터 수신의 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결과 풍랑

이 거셀수록 지방청의 데이터 수신의 빈도가 어드는 것을 통

해 해상기후와 데이터 수신 간의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상태, 기후 데이터는 여수청 이

외에도 국에 있는 지방청의 데이터도 보유하고 있다. 여수청

을 상으로 한 본 연구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만큼, 향후 

진행될 타 지방청을 상으로 한 연구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기를 기 한다.

Acknowledgment

이 논문은 2022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

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해양 디지털 항로표지 정

보 력시스템 개발(2/5) (20210650))

참 고 문 헌

[1] 해양수산부(2022), “항로표지법“

[2] 이경선, 박정펄, 홍승권(2021), “항로표지 련 해양사고 분

석”, 한인간공학회 학술 회논문집 2021 한인간공학회 

추계학술 회 pp. 166

[3] 김수엽(2016), “항로표지 해양사고의 방효과 분석”,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4] 김호 , 김민규, 이남용, 김철수, 신상문, 오세웅, 양진홍

(2021), “스마트 항로표지의 데이터 수집 성능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한인간공학회 학술 회논문

집 2021 한인간공학회 추계학술 회 pp. 141~142

[5] “Pandas development team(2022), pandas documentation, 

https://pandas.pydata.org/pandas-docs/stable/”

[6] 기상청(2021), 보업무규정.

[7] 해양수산부(2015), “제2차 항로표지개발 기본계획: 항로표

지 ·장기 개발 계획에 한 조사 연구용역.”

한국항해항만학회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