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 2022 The Korea Navigation Institute 54 www.koni.or.kr pISSN: 1226-9026 eISSN: 2288-842X

항공 우주 해상

J. Adv. Navig. Technol. 26(2): 54-62, Apr. 2022

FAA 사례 기반 국내 항공안전정보 공유·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haring and Utilizing the Domestic Aviation Safety 

Information Based on FAA Case

박 유 림 · 김 준 환 · 최 현 선 · 정 민 주*

항공안전기술원 데이터분석연구센터

Yu-rim Park · Jun-hwan Kim · Hyun-seon Choi · Min-joo Chung*

Aviation Safety Data Analysis and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Seoul, Korea

[요    약] 

ICAO는 Annex 19(Safety Management)와 Doc 9859(Safety Management Manual)를 통해 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 및 의사결정 체

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된 항공안전정보를 산업 전반에 공유함으로써 안전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음을 강조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항공안전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식별된 주요 안전 이슈를 산업 전반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각 이해관계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

집할 수 있는 안전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기에 제한이 있다. 또한, 현재 수행

되고 있는 안전데이터 분석 결과 등 안전정보의 공유·활용 범위 또한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산업 전반에 공유가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항공안전정보의 공유·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해 미국 FAA의 사례에 기반하여 국내·외 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CAO has recommended data-based aviation safety management and decision-making systems through Annex 19(Safety 

Management) and Doc 9859(Safety Management Manual), stressing that safety can be greatly improved by sharing aviation safety 

information throughout the industry. Accordingly, advanced aviation countries have built infrastructure to collect and analyze 

various aviation safety data in an integrated manner, and also tried to spread identified major safety issues across the industry. 

On the other hand, in Korea, each stakeholder collects, manages and analyzes safety data individually, so there is a limit to use 

them in integrative manner. In addition, the scope of using and sharing aviation safety information such as analysis result  is also 

focused on safety management at the national government level, which is insufficient to be shared throughout the industry.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o share and utilize the domestic aviation safety information. To do 

this, we compare the current situation between FAA and domestic industry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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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항공산업에서의 안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추구

해야 할 목표이다. 특히, 항공산업은 복잡한 산업환경으로 인해 

특정 이해관계자의 안전 성과가 다른 이해관계자의 안전관리 방

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1]-[2], 산업 전반에서 생산

되는 여러 안전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4]. 이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항공당국, 공항,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 

간 안전데이터, 경험, 정보 및 지식 등 산업안전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기반한 의

사결정 체계와 선제적 안전관리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

다[5]. 국외의 경우 미국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ASIAS(Aviation Safety Information Analysis and Sharing) 그리고 

유럽 EASA(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의 

Data4Safety와 같이 항공안전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

를 산업 전반에 공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항공산업의 경우 공항, 운송사업체, 정비업

체, 교육훈련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 운영 등을 통해 수집되는 안전데이

터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어 결과물의 공유가 어

려운 상황이다[6].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항공안전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분석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을 목적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7], 2021년 5월 통합 항공안전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전문기관인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가 개소하였다[8]. 

이러한 노력은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안전데이터를 통합

적으로 활용하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안전이슈, 

위해요인 등을 산업 전반에 공유하기 위함이다. 특히 항공안전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산업 전

반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재 국내 항공산업은 항공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

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경우 국토교통부 내부 관계자를 위한 업무 지원 시스템으로 접

근성이 낮고 공유 범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존재하며[9], 대표

적인 항공정보 포털인 에어포털(Airportal) 또한 제공 정보가 국

민 편의증진을 위한 정보로 제한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 전반에 항공안전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

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 FAA의 항공안전정보 

공유·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FAA의 주요 발행물, 항공안전증진 활

동(CAST Safety Enhancement), 항공안전정보 공유·활용 심포

지엄(Infoshare) 등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국내 현

황과 비교하여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FAA 항공안전정보 공유·활용 현황

FAA는 항공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식 홈페이지

에 항공기, 교통, 공항, 항공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분석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연구보고서, 분석보고서 

등 간행물 형태로 배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Infoshare 주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국가 차원

에서 도출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여 주요 안전이슈 발굴, 

위험도 경감 등 산업 전반의 항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FAA의 경우 항공안전정보 공유활용 방안의 체계 구

축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식의 다양성을 추구함으

로써 적극적인 정보 공유·활용을 수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FAA 항공안전정보 공유·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이

를 국내 현황과 비교하여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FAA 간행물

FAA는 항공안전정보를 항공종사자 및 대민에 공유하기 위

해 다양한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주요 공개정

보는 분야별 주요 규정, 기초 통계자료, 항공수요, 연구결과, 기

상 등 넓은 범위를 아우르고 있으며 FAA 홈페이지(faa.gov)를 

통한 공유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간행물의 종류는 굉

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 안전에 관한 발행물은 크게 보고서, 브

로셔(Brochure) 및 브리프(Brief), 그리고 기타(메트릭, 대시보

드 등)로 구분할 수 있다[10].

먼저 보고서의 경우 항공안전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리

하여 일정 주기로 발행하는 정기 보고서와 특정 안전이슈에 대

해 심층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부정기 보고서(연

구보고서)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 보고서는 산업 전반 또는 각 

분야의 안전 관련 주요 성과, 이슈, 향후 목표, 시사점 등의 정보

를 전달하여 항공종사자 및 대민의 항공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현재 FAA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분야별 안전 보고서의 종류는 표1과 같다[10].

표 1. 분야별 FAA 안전 보고서 사례

Table 1. Example of FAA safety report by field

Field Division
Cycle
(Year)

Name of report Major content

Air
port

Regular 1Y

Airport Improve
ment Program 
(AIP) Annual 
Report

Reports on the perfor
mance and status of 
airport improvement 
programs operated f
or airport planning an
d development.

Runway 
Incursion Mitiga
tion (RIM) Progr
am Report

Summary reports con
taining an overview of 
runway invasion and 
mitigation measures t
hat have occurred 

Irregular -
Airport Paveme
nt Papers and 

Research reports pub
lished by Airport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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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셔 및 브리프는 분야별 주요 이슈, 동향, 필수정보 등을 

간략하게 공유하기 위한 간행물이다. 두 간행물은 비슷한 성격

을 보이고 있지만 브로셔가 주로 핵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

적을 가진다면 브리프는 새로운 이슈 등을 소개하는 목적이 강

하다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두 간행물 모두 대부분 일정 

주기를 갖지 않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행되고 있으며, 특징적

인 정보를 간략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성에 따라 보고서에 

비해 가독성이 높은 다양한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FAA 

브로셔 및 브리프의 예시는 표2와 같다[10].

표 2. 분야별 FAA 브로셔 및 브리프 사례

Table 2. Example of FAA safety brochure and brief by 

field

이외에도 FAA는 항공종사자에게 주요 안전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 웹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

인 정보로는 충돌 또는 활주로 침범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공항 

이동 지역의 위치와 조종사 및 지상 조업자의 높은 주의를 요구

하는 위치를 나타낸 리스트인 Hot Spot List, 조종석에 장착된 

카메라로 포착한 실제 활주로 접근 및 공항 유도로 화면을 도표 

및 시각 그래픽과 결합하여 조종사에게 Hotspot 및 기타 안전 

이슈에 대한 항목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제공

하는 From the Flight Deck Video, FAA가 지정한 5개분야

(Safety, Efficiency, Capacity, Environment, Cost Effectiveness) 

메트릭(Metric)의 연도별 측정치를 제공하는 Operational Metics

가 있다[10].

2-2 FAA CAST Safety Enhancement

FAA Commercial Aviation Safety Team(CAST)는 미국 상업

항공의 위험을 경감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당국, 제조

업체, 운항사, 노조, 연구단체 등 항공 커뮤니티로 구성된 항공 

안전 파트너쉽이다[11]. CAST는 지속적인 데이터 기반 안전증

진 연구와 활동을 통해  1997년 설립 이후 2007년까지 항공사

고 사망률을 약 83%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2025년까지 

사망 위험을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2]. 

이러한 CAST의 성과는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위험 식별과, 

이를 경감하기 위한 안전증진 계획 및 활동을 산업 전반에 공유

하고 협력 체계를 이끌어낸 것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13].

CAST는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식별된 전조징후(Precursor) 

및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에 기반하여 인명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증진이 요구되는 분야(SE; Safety enhancement)를 결

정하고, 이를 산업에 공유하여 자원의 집중을 통한 위험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11]. CAST SE는 현재 126개이며, 

Skybrary 홈페이지와 자체 홈페이지(cast-safety.org)를 통해 누

구나 쉽게 해당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11], 

[14]. 또한, 단순히 높은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지정하는 것뿐

만 아니라, 자체적인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

하고 있다. CAST는 크게 JSAT(Joint Safety Analysis Team), 

JSIT(Joint Safety Implementation Team), JSAIT(Joint Safety 

Analysis & Implementation Team)으로 구성되며[11], 각 조직은 

사고/준사고 및 지정된 SE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보

고서)를 CAST 자체 홈페이지와 Skybrary 홈페이지를 통해 공

유하고 있다. 

이처럼 FAA는 CAST 운영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분

야의 항공안전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

를 산업 전반에 공유하여 항공 커뮤니티 전반이 항공안전 증진

Publications
nology Research (AT
R) on airport safety

Airport Paveme
nt Papers and 
Publications

Research reports pub
lished by ATR on pav
ement safety.

Air Traf
fic

Regular 1Y NextGen Report

Annual report contain
ing the purpose and 
planning technology f
or modernizing the air 
transport system

Irregular -

Obstruction Ev
aluation/Airport
s Airspace Anal
ysis

Aviation study report r
egarding objects that 
may affect national ai
rspace, air navigation 
facilities, or airport c
apacity.

Safety 
Manag
ement

Regular 1Y
FAA Performan
ce Planning 
Reports

Report summarizing 
major FAA performan
ce, goal achievemen
t, and future goals

Air
craft

Regular 1Y
Fire Safety 
Highlight

Report summarizing t
he accidents and rela
ted studies related to 
aircraft fires

Irregular -
Fire & Cabin 
Safety Report

Report on research c
onducted by Fire and 
Cargo Safety Resear
ch Group on aircraft f
ires and cargo

Field Division
Name of 
document

Major content

Airport Brief
Airport Engin
eering Briefs

Information on airport engineer
ing, design and construction st
andards and specifications co
ntained in the advisory circular

Oper
ation

Brochure
Aeromedical 
Safety Broch
ures

Information on major physiolo
gical challenges and safety iss
ues in the aviation industry

A i r l i ne 
& 
Worker

Brochure
Pilot Risk Ma
nagement Br
ochures

Information on risk manageme
nt of airlines and workers

Sa f e t y 
Manage
ment

Brief

FAA Safety 
Briefing

Introduction safety-related iss
ues, news, and new technologi
es

Safety Attrib
utes Briefing

Briefs that present key safety a
ttributes that the industry shoul
d pay attention 

Brochure
SMS 
Brochures

Brochure that introduces and p
rovides key information to sup
port the effective and systemat
ic SMS operation of the aviatio
n industry



FAA 사례 기반 국내 항공안전정보 공유·활용 방안 연구

57 www.koni.or.kr

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해관계자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안전정

보를 전달함으로써 민-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데이

터 교류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내 항공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3 FAA Safety Alerts for Operator

안전 경보(SAFO; Safety Alerts for Operator)는 항공 커뮤니

티에 안전경고, 교육 및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정보를 의미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권장사항 등 잠재적 위험에 관한 정보 및 지침

을 제공함으로써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15]. SAFO는 안전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유형의 주제들을 선정하고, 위험요인을 식

별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정보를 FAA 웹사이트에 배포

한다. SAFO를 통해 공유되는 주요 안전정보를 통해 이해관계

자는 안전한 운항을 위해 수행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

하고, 대중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6]. SAFO에

서 제시되는 주요 정보 및 권고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

며, 대민 공개 자료로써 누구나 FAA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확

인이 가능하다.

그림 1. FAA 안전 경보 사례(시계 접근 관련 위험)

Fig. 1. Example of FAA SAFO(Risks associated with 

visual approach)

대표적인 SAFO 사례를 살펴보면, 그림1은 2017년과 2018년 

동안 FAA가 수행한 B등급 공역 이탈과 부적절한 공항표면 접

근 및 착륙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에 기반한 SAFO이다. 분석결

과, 시계 접근(visual approach) 방식이 위 2가지 사고(event)에 

기여하는 요소로 나타남에 따라 FAA는 항공기 운영자 및 조종

사에게 시계 접근과 관련된 위험을 경고하며 그에 따른 안전조

치를 권장하였다[17]. 또한, SAFO는 특수한 경우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권고방안을 제시하

기도 한다. 그 사례로 COVID-19 백신 운송을 위해 항공기 내 

드라이아이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식별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드라이아이스 승화율(Sublimation 

Rate)에 따라 항공기 탑재량을 조절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18]. 이러한 정보에 기반하여 항공기 제작사(Boeing, Airbus 

등)는 드라이아이스에 관한 정보와 지침을 항공사에 제공하여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19]-[20]. 

이처럼 SAFO는 일반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위

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위험요인을 완

화하기 위한 방법을 운영자에게 지속적인 제공함으로써 운영

자가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개선 활동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AFO는 발생 가능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신속히 항공 커뮤니티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안전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

고 있다.

2-4 FAA Infoshare

FAA는 정부, 항공사 등 항공산업 전반의 안전자료 공유 협

력체계를 구축하여 반기별 Infoshare를 통해 항공안전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Infoshare는 정부 조직, 제조업체, 항공사 등 항

공산업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주요 안전이슈 

발굴, 위험 경감 전략, 항공안전데이터 분석결과 등 분야별 이

해관계자들이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반기별 

포럼이다[21]. 참가자 외 외부 구성원과 정보공유를 금지하고, 

정보제공자에 대한 비처벌성·비식별 등에 정부-산업 상호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운항, 정비, 지상조업 등에 대한 안전문제 

사례,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요인 식별 등 항공안전에 

대한 모범사례 및 정보를 공유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안

전문제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안전 문제에 대해 통찰력 등을 제

공하는 목적을 가진다. 주요 안전 벤치마크를 제공하여 정보제

공자가 자체적인 안전 성능 평가를 통해 새로운 위험을 발견하

거나 산업 전반에서의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항공안전에 대한 정

보 및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항공산업 전반의 안전문제를 개선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Ⅲ. 국내 항공안전정보 공유·활용 현황

3-1 항공정보포털시스템(Airportal)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은 항공사업법 제6조 1항 3호에 따라 항

공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항공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이다[22].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은 다양한 항공

정보를 분야별로 수집하여 통합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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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대중에게 맞춤형 항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포털에서 제공하는 항공정보의 종류는 기본정보(공항, 

항공사, 항공기정보 등), 국민편의정보(항공법령, 실시간운항

정보 등), 항공산업정보(항공통계, 항공여객이동특성 등), 항공

소식정보(에어진, 항공뉴스 등), 항공일자리정보, 항공레저정

보, 기타 정보(COVID-19 Special-webpage, Sky e-Book 등)로 구

성되어 있다[23]. 등록된 항공안전정보는 웹페이지 게시, 보고

서 발간, 에어진(Airzine) 등의 방식을 통해 포털 사용자에게 제

공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이 등록된 데이터 현황은 표3과 같

다.

표 3. 항공정보포털시스템 등록 정보 현황

Table 3.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in Airportal

다만,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시스템 구축 목

적에 따라 국민 편의증진을 위한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

문에 사용자가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기에

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대중

이 쉽게 항공안전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한 별도의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2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

NARMI는 항공정책 개발 지원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목적

으로, 항공안전 활동의 과정 및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각종 정보

를 포괄적으로 수집·저장·기록하는 단일화 시스템이다[24]. 운

항, 감항, 사고/준사고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 관

리하며 항공안전에 관한 기본방침, 항공안전의무·자율보고, 안

전감독정보시스템, 운항자격심사관리시스템, 항공종사자신체

검사관리시스템, 항공기인증이력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

다[25]. 시스템은 기초 DB 및 통계로 구분되어있고 기초 DB에

서는 감독결과보고서, 교육이력 정보, 운항자격 심사진행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통계에서는 운항자격 지적사항 통계, 교

육성과지표, 신체검사결과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24]. 또한, 

항공사, 공항관리자, 정비조직 등 항공 관련 이해관계자 정보 

제출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안전 활동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시스템 내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국가 차

원에서 항공안전데이터 및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관계부처의 업무 

지원을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부망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며 외부망에서는 별도의 인증 ID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에 따라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9]. 또한, 현

재 시스템 내 수집·관리되고 있는 데이터가 국가항공안전프로

그램(SSP; State Safety Program)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

리되는 일부 데이터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향후 보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2.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구성도

Fig. 2. Diagram of NARMI

3-3 항공안전브리프 및 항공안전백서

항공안전브리프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항공안전기술

원이 2011년부터 공동으로 발행하는 안전 브리프로, 국내·외 

주요 항공안전통계 및 정보를 국적 항공사에 전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특정 주기 없이 

월 3~5회 2-7 페이지 분량의 브리프를 수시로 발행하였으나, 

2016년부터 연 3~4회 발행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항공안

전브리프는 공유 대상이 되는 국정 항공사에 항공안전브리프 

웹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접속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유

되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 성격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

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주요 내용은 국내 항공안전관련 법령/

규정 제개정 현황, 국내·외 항공안전동향 및 정보, 주요 안전통

계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항공안전 칼럼(Column), 업계 제언 

등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동향, 해석, 시사점 등의 내용을 제

공하고 있다[26]. 국적항공사 대상 항공안전정보 공유를 목적

으로 하는 항공안전브리프와 달리 항공안전백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민공개 되는 정기 간행물이다. 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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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발행되고 있으며, 2020년 항공안전백서 기준 주요 내용

은 아래 표와 같다[27].

표 4. 항공안전백서 주요 내용

Table 4. Major contents of Aviation Safety White Paper

Ⅳ. 국내·외 현황 비교분석

국내·외 주요 항공안전정보 공유·활용 방식을 비교한 결과, 

공유 방식의 다양성과 공유 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FAA와 우리나라가 발행하고 

있는 항공안전 관련 간행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발

행되는 항공안전브리프와 항공안전백서가 존재한다. 안전브리

프와 백서의 내용은 크게 주요 동향, 사고/준사고 현황, 기초 통

계, 관련 규정, 정책 현황, 향후 계획으로 구분되며, 매년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갱신하여 발행하고 있다. 즉, 보고서 구성 및 내

용이 고정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FAA의 경우 분석 주제에 있어 높은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FAA는 기초적인 통계 및 동향 정보 뿐만 아니라, 활주로, 

공항개발, 장애물, 화재 및 객실 안전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주

제로 데이터 분석과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

출된 결과를 산업 전반에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분석 및 연구활동은 민-관 협력을 통해 구성된 분석조직인

CAST를 통해 실현 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CAST는 예

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연구 수행 전담 

조직으로, 이러한 전문 조직의 별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전 세계 항공안전 

종사자와 공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CAST가 대외적으로 공유하

는 SE의 개수가 약 120여 개에 이른다는 점은 다양한 분야와 분

석주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안전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CAST와 같이 민-관 협력 관

계에 기반한 전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현재 CAST는 4개 정부기관, 3개 협회, 9개 민

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28].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항공

안전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및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FAA는 항공안전데이터의 통합 수집·활

용을 위한 인프라인 ASIAS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

에는 2022년 2월 기준 46개 민간 항공사, 5개 정부조직, 15개 교

육훈련기관, 2개 정비조직, 24개 산업조직(항공기 제작사 등), 

146개 일반항공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다[29]. 이처럼 다양한 항

공안전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활용하기 

위해서는 항공 커뮤니티 전반의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분석 및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

유할 수 있는 자체적인 매체(홈페이지 등)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FAA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와 CAST 자

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매체로 Skybrary, 

Wikipedia 등 접근성이 높은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정보 공유 방식은 앞서 3장에서 언급

한 것처럼 폐쇄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개방적인 방식을 선택할 

Division Major contents

General

Global air trans
portation trend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air trans
portation performance

Air demand forecast

Domestic air tr
ansportation tr
end

Performance of domestic air transpor
tation performanc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irlines

Air transportation trend and prospect

Avia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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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viation 
accident 

Trend of global aircraft accident 
and fatality

Global accident rate

Domestic aviat
ion accident

Trend of domestic aircraft accident a
nd incident

Trend of domestic aircraft occurrenc
e

SSP

Aviation safety 
policy and targ
et

Trend of global and domestic SSP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SP

Operation safety target indicators

Current status of aviation safety polic
y

Aviation safety 
risk managem
ent

Current status of air operator certifica
te

Current status of AMO certificate

Current status of SMS approval and o
peration

Risk management of accident and in
cident

Aviation 
safety 
policy 

Safety assuran
ce activities

Ordinary safety oversight

Oversight of dangerous substances

Special safety oversight

Assurance of aircraft safety

Air traffic service and management

Airman qualification check

Safety enhanc
ement activitie
s

Seminar for safety information sharin
g and cooperation

Drills for crisis response

Plan for 
next year

Global aviation 
safety policy 
condition

Safety policy trend of ICAO

Safety policy trend of major country

Domestic aviat
ion safety polic
y condition

Domestic aviation safety policy condi
tion and environmental change

Direction of avi
ation safety act
ivities

Direction of aviation safety activities

Direction of aviation safety oversight

Major oversigh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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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항공안전법, 공공데이

터법, 정보공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항공안전데이

터의 특성상 원천 데이터 및 이를 활용한 기초 통계치에 대한 

공개는 현재처럼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적극적으로 산업 전반 그리고 대민에 공개하여 항

공안전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보다 효과적인 국내 항공안전데이터 및 정보의 

공유·활용을 위해서는 FAA CAST와 같은 전문 조직 운영을 통

해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연구와 연구활

동을 수행하고, 이를 별도의 매체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대민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민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분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외 비교결과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차이점은 SAFO의 

존재 유무이다. FAA는 2005년부터 이해관계자에게 중요 안전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기 위해 매년 5~15여개의 SAFO를 발행

하고 있다[14]. SAFO의 장점은 긴급하고 중요한 안전정보를 

항공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

기적으로 발행되는 SAFO만의 주요 특징으로, 실무자가 빠르

고 쉽게 안전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

다. 국내 주요 발행물의 경우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

행되는 보고서와 브리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속

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주요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FAA SAFO와 같은 수시 발행물의 배포를 고려하

는 것 또한 하나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는 본 장에서 도출한 국내 항공안전정보 공유·활용 현황에 대

한 주요 한계점과 그 개선방안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5. 국내 항공안전정보 공유·활용 개선방안

Table 5. Improvement plans to share and utilize the 

domestic aviation safety information

Ⅴ. 결  론

산업 분야를 불문하고 빅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30]-[31]. 이에 따라 항공안전 분야 또한 데이터 기반 안

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32]-[35], 이

러한 체계를 통해 기존 사후적 안전관리를 넘어 사전적 안전관

리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항공사고의 발생은 

주로 대규모 물적, 인적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

능성을 사전에 경감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36]-[37].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데이터를 통합적

으로 분석하여, 사고, 준사고 및 안전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

해요인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식별된 위해요

인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산업 전반이 관심을 가지고 해당 위

해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5]. 이 중 본 연구

는 항공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대민에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FAA의 항공안전정보 공유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을 식별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표적인 국내 취약점으로는 분석 주제의 다양성 부족, 

낮은 접근성, 신속한 정보 전파체계 미흡, 대민 공개 정보 부족

이 식별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해관계자

와의 협력체계 구축, 민-관 협동의 안전데이터 분석 조직 개설, 

정보 공유를 위해 개방된 매체 활용(웹페이지 등), FAA SAFO

와 같은 비정기 간행물의 다양화,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활용한 

대민 공개 범위 확대를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향성 및 초석으로 활용될 뿐, 실제 공유활용 

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

를 통해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는 정보제공자의 식별정보를 비

식별화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정보에 따른 공유 범위 및 대상 등

을 확정하기 위한 법/제도의 수립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이

러한 노력을 통해 항공안전정보의 공유활용 체계가 효과적으

로 구축된다면, 산업 전반이 항공안전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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