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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시설 운 리 시스템 구축  체계화 방안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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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기술 회 운 리 장, *한국해양 학교 건설공학과 교수

요    약 : 항만건설  운 에서 해양교통시설의 설치와 운 은 해상충돌방지  안 에서 매우 요한 인자이다. 그리고, 해상교통시

설의 설치  운 은 IMO SOLAS 5장 제13조에 의하여 당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양교통시설은 과거의 시각 ( 학, 형

상) 시설에서 AIS, DGPS  기타 표지 등을 활용한 e-Navigation의 개념으로 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교통의 자동화 흐름에도 

선박의 안 한 항해를 한 표지  형상표지의 역할은 여 히 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표지의 운 리 효율을 향상시키

기 한 해양교통시설 서비스수 의 결정방법으로 해상교통 련 체 시설을 하나의 리시스템으로 조합하고 더욱 효율 인 시스템 

리방안으로서 해양교통시설 운 률을 제안하 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해양교통시설시스템에 해 험 리모델의 용으

로 검증을 수행하고 체계화시키기 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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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교통시설은 설치의 목 에 따라서 육지 인표지, 연안표

지, 항만인지표지, 유도표지  장해표지등으로 구분되고 종류

에 따라 표지, 형상표지, 표지, 음 표지  특수표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해양교통시설의 설치, 운   리

는 선박의 안 하고 효율 인 항해를 하여 필수 인 인자이

고 IMO SOLAS 5장 제13조에 의하여 당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 해양교통시설은 과거 항해자의 시각에 

의존한 표지나 형상표지의 한계를 넘어 AIS, DGPS  기

타 선상, 육상의 자장비를 활용한 e-Navigation의 개념으로 

발 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의 자동화  해양교통의 자화에

도 불구하고 항해자는 시각 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종류의 

표지를 선호하고, 시각 인 표지의 역할은 안 항해를 하여 

여 히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환경의 반 인 e-Navigation화 환

경  시각표지의 필요성을  축소하는 추세에서, 시각표지

의 설치, 운   리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으로서 

해양교통시설 운 리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고, 인천항을 

상으로 운 리 시스템의 용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론을 

제시하여 체 해양교통시설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계

기로 활용하고자 한다.

 

2. 해양교통시설 운 리 시스템 황

해양교통시설의 수는 2012년 6월 기 으로 4,219기로서 국유표지 

2,677기  사설표지 1,542기가 국의 해안에 설치되어 있다. 

Fig. 3 Proportion of aids to navigation classification 

Fig. 4 Availability graph for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offices

표지의 지속 인 발 에도 표지  형상표지는 여

히 체 해양교통시설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시설 

 시스템을 운 · 리하는 비용이 체 산의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해양항만청은 각 할 해역에서 해양교

통시설의 설치·유지 리  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각 지방

해양항만청은 1,2척의 항로표지업무용 선박을 운 하며 각 해

양교통시설 별 규정된 검주기에 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

리하고 있다.

 해양교통시설의 서비스수 에 한 척도로서 활용가능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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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교통시설의 이용률은 국제항로표지 회(IALA)의 기 에 의

하면 체 운 시간 비 비운 시간 즉, 고장시간의 비로서 나

타낸다. 운 률은 해양교통시설 시스템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며, 해양교통시설 리당국의 행정처리  사고복구

에 한 자원  기술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항로표지운영률 총운영시간
총운영시간고장시간

평균수리시간고장횟수
고장시간



 해양수산부의 통계에 의하면 재 각 지방해양항만청의 해양

교통시설 운 률은 각 지방청별 할해역  담당기수의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 99.8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해양교통시설의 서비스 수 이 IALA가 

제시하는 카테고리 1 (99.%)의 기 으로 리되고 있다는 의

미이다.

카테고리 운 률(%) 설명

1 99.8 육지 인표지등 항해에 필수 이고  
기본 인 항로표지

2 99 요 항로에 설치하는 항로표지

3 97.0 항해에 필요하다고 단되는 항로표지

Table 2 IALA Availability objectives

 해양교통시설의 기본 인 목 은 항해자로 하여  자선의 

치를 확인하고, 안 항로로 선박을 유도하며, 항해자에게 험

구역을 표시함으로서 안 하고 경제 인 항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목 으로서 체평균 99.88%의 운 률은 

아주 만족할만한 수치이나, 해양교통시설물의 유지 리 측면에

서는 그 지 않을 수도 있다. 해양교통시설물이 설치된 치 

 항로의 요도에 따라서 실제로 요도가 상 으로 더 

높은 시설물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설은 요도가 낮은 해양

교통시설을 유지 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산  인력

을 집 투입하여 유지 리되는 것이 체 인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3. 서비스수 을 고려한 운 리 체계화 사례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국가에서는 해양교통시설에 

한 요도를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유지 리의 기 으로 활

용하고 있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고시, 공표하고 있

다.

 이러한 기 은 선박이 항해시 자선이 확인가능한 해양교통시

설의 종류와 품질 등에 한 서비스수 으을 악하는데 도움

이 되며 선박은 이를 활용하여 운항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4. 해양교통시설 운 리 시스템 체계화 방안

 서비스수 을 고려한 운 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하여 

서비스수 에 한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고, 각 해역별 환경에 

합한 서비스수 의 결정이 필요하다. 

 서비스수 에 한 규정은 해양교통시설 당국이 제공하는 서

비스의 범 , 양  품질에 하여 규정하고 공표하며 주기

인 재검토에 하여 정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범 는 서비스의 

공간 인 범 를 의미하며, 서비스의 양은 시설물의 종류, 숫

자  크기등을 규정하며, 품질은 시스템의 운 상 신뢰성을 

나타낸다.

 운 리 시스템의 체계화 차는 첫째, 험요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할수 있다. 상 해역환경의 특성으로서 조류, 조

, 수심, 해안선의 특성, 기상  시정등을 고려하고, 해상교

통의 특성을 운항선박특성, 항로, 평균선속  기설치 해양교

통시설 등으로 분석하며 이를 기 로 종합 인 험평가가 이

루어 져야한다.

 둘째로는, 에서 정의된 험요소들을 기 로 운항계획을 개

발하여 가능한 해양환경  해상교통을 측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에 합한 해양교통시설 운 률을 결

정하는 것이다.

5. 결론  제언

 해양교통시설은 항만을 입출항 하는 선박의 안 에 필수 인 

인 라시설이며, 해상교통시설의 설치  운 은 IMO SOLAS 

5장 제13조에 의하여 당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 해양교통시설은 과거의 시각 ( 표지, 형상표지) 시설

에서 AIS, DGPS  기타 표지 등을 활용한 e-Navigation

의 개념으로 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교통의 자동화 흐름에

도 선박의 안 한 항해를 한 표지  형상표지의 역할

은 여 히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교통시설의 최  서비스수 을 고려한 운

리 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기 하여 해상교통 련 

체 시설을 하나의 리시스템으로서 리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최종 으로 도출된 운 리 시스템은 해양교통시설의 신규

설치를 한 분석시 활용가능하며, 시설물의 효율 인 유지

리를 한 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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