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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상 데이터의 수집에는 고비용의 관측소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관
측소 추가 설치는 어렵다. 도시 내 대기 환경이나 정밀한 기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
념의 정보 수집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노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를 이용한 새로운 기상정보 수집 시스템을 소개하
고자 한다. 노선 버스의 경우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경로에 대한 실시간 기상 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 

간단한 측정 장치와 무선 데이터 송신 장치만 버스에 부착하면 되고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 없
다. 

ABSTRACT

Because the building of new meteorological observation towers requires high cost, a collection of precise 

meteorological data over city area is not easy. To collect atmosphere environment data or meteorological data 

precisely, a new approach is required.

This paper introduces a new meteorological data collecting system using the public traffic systems such as 

regular route bus. On real time, the regular route bus can provide a meteorological data in periodic time 

interval and provide them on static route. Without constructing new facilities, only simple sensing and 

transmission equipments to attach on the bu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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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시 내 정밀한 대기환경 정보와 기상 정보는 
점점 보편적 정보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
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기상 정보의 수집은 고정적인 기상 
관측대나 이동 관측 차량이 담당한다. 그러나 이
러한 방식의 데이터 수집은 설치 및 운용비용이
나 수집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고려할 때 받아들

일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도시 내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
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의 대중 교통 시스템은 도시의 곳곳을 다니며 실
시간으로 대기와 기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특
히 노선 버스의 경우 주기적으로 고정된 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원하는 구역에 대한 주기적 정
보를 저비용으로 수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버스는 몸속의 피와같이 도시안을 계속 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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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노선 버스에 관측 장비와 통신 장치를 탑재하
고 중앙 센터에서 대기와 기상 정보를 수집하는 
접근 방법은 휴대폰과 달리 개인 정보 노출의 문
제가 없으며 새로운 시설 투자없이 저비용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버스 위치 전송 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과 결합한다면 비용 대
비 효율은 극대화 될 수 있다.

Ⅱ. 관련 연구

휴대폰 센서를 이용한 기상지도 서비스에 대한 
연구[1]가 있었다. 그런데 이 제안은 휴대폰에 장
착하는 센서의 크기와 휴대성 때문에 개인 차량
을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1. 휴대폰 센서에 의한 기상지도 서비스

KT에서 개발한 모바일 USN 대기 관측 차량 
시스템[2]은 도시를 운행하며 수집한 정보를 실시
간으로 중앙 통제소로 전송한다 이 접근 방법은 
전용 차량 다수를 지속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비
용문제가 있어 현실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림 2. Mobile USN 대기 관측 차량

Ⅲ. 노선 버스 센서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상정보 시스템은 노선 

버스에 센서를 장착하고 기온, 습도, 대기 상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분석과 해석에 의해 응용에 맞
는 정보를 생성하고,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이트 또는 개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그림 3
은 이를 나타낸 개념도이다.

그림 3. 버스 센서에 의한 기상지도 서비스

버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서버에서는 다음
과 같은 과정으로 정보를 구조화하고 저장하며 
필요한 기상 정보를 생성한다.

첫째, 도시 구역을 그리드 셀로 분할한다. 인접
한 지역에 대한 중복 데이터를 그룹화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다. 그림 4에서 그 예를 보였다.

그림 4. 노선 버스의 위치를 구역으로 표시

둘째, 셀 구역 별, 시간대별, 버스에서 전송되
는 정보를 수집한다. 그림 5의 예에서 4Q 구역에 
위치한 7대의 버스로부터 3시 정각부터 3시 10분 
시간대에 수집된 정보들은 그룹으로 묶는다.

그림 5. 한 구역에 위치한 버스들

셋째, 수집한 정보들로부터 대표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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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모든 수집 정보를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은 서버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는 가공된 기상 정보로부터 지도나 
실시간 기상정보, 기상 예측, 외출 안내 등 가능
한 서비스를 생성한다. 

그림 6. 데이터의 측정 오차율

그림 6은 버스의 고장을 대비하기 위해 오차율
을 도입하는 방안을 보이고 있다. 같은 구역내의 
다른 버스들과의 측정 값 비교에 의해 고장을 진
단할 수 있다.

Ⅳ. 결론

이 논문에서는 대중 교통 시스템을 센서로 활
용하여 기상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
의 센서 네트워크 응용에 대하여 다루었다. 센서
를 버스와 같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교통 시스
템으로 대체함으로써 저비용으로 도시내의 정밀
한 대기와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
게 된다. 

특히 국내의 버스에 도입되고 있는 BIS와 연동
한다면 설치 및 통신 비용을 줄여 효율성과 활용
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
에서 이러한 향후의 활용성을 제언하고 구현 방
향에 대해서 고찰하여 보았다.

도시 내의 대기 및 기상 정보의 수집을 위해 
기존 대중 교통 체제를 이용한다면 무엇보다 정
교한 정보를 빠른 속도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다. 향후 제시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구현 실험이 뒤따라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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