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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present to be the efficient demonstration of the life protection systems

which is developed for the prevention and prompt correspondence for social disaster. It

is to suggest to be conducted prompt accident prevention and correspondence based on

the type of accident and developing technology development of life protection systems

for social disaster using convergence technology like directional speak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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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재난의 선제예방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해 개발되는 인명지킴이 시스템의 효

율적인 실증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융․복합기술 기반의 지

향성 스피커 등을 활용한 인명지킴이 시스템 개발에 요구되는 사고유형 및 개발 중인 기술

을 기반으로 사고 예방 및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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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자체에서 기술에 대한 실증과 이를 통한 기술과제의 연계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15년 국민안전처의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융·복합기술 기반의 지향성스피커 등을 활용한 인명지킴이 시스템 개발"의 실용성과 적용성의 유효함을 위해서는 실증이 중요하다.

개발된 기술과 시스템의 결과가 실제 현장에 얼마만큼 유용하게 접목될 수 있는지 검증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장소,

상황, 객체 등 각각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완성도 높은 재난 대응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생명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을 보다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므로 최대한 오차 범위와 정밀성을 높일 수 있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연구해 개발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환경과 각 세부의 개발된 기술력, 연계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1.1 시나리오의 필요성

본 연구의 목표는 IDS기반의 사회재난 대응시스템을 개발하여 사회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있으나, 사회재난은 

그 발생요인이 다양하고 환경에 따라서 그 발생빈도와 정도에도 차이가 큰 특성이 있어 한꺼번에 환경적인 요인과 기능적인 

요인을 고려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재난상황과 대응 업무를 고려한 요소기술들의 기능과 성능을 동시에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재난상황 시나리오와 대응상세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요소기술의 세부사양 설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IDS

시스템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IDS시스템 개발 후 활용 매뉴얼을 제작단계에서 상세시나리오를 활용하여 IDS시

스템 활용매뉴얼을 개발하고, 초기 개발된 상세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핵심적인 재난대응의 핵심요소들을 도출해 점차 다양한 

재난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확장함으로써 IDS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적합성과 성능 검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 경험을 쌓게 된다.

위와 같은 수련 과정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에 연계 활용될 수 있고 시스템 연계 

및 확장 활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1.2 수난 및 물놀이 사고 현황

아래 통계 자료와 같이 2009년부터 시행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관리로 감소 추세이

지만 매년 꾸준한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다. 구조 요청 조차하지 못하거나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결국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버려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전 위험 감지를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계 9 13 13 8 18 3 2 6 178 20 270

Table 1. The state of central 119 Rescue about the flood disaster by year(2006~2016)

출처 :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권용재(053-712-1000)

연도별
인명피해(명)

건 수
합 계 사 망 실 종

2006 148 134 14 136

2007 143 124 19 131

2008 155 155 - 141

20092) 68 68 - 67

2010 58 58 - 53

2011 52 52 - 46

2012 25 25 - 25

2013 37 37 - 37

2014 24 24 - 23

2015 36 36 - 33

Table 2. The state of cetral 119 Rescue about the water accident by year(2006~2016)

주 1) 물놀이 안전사고는 6~8월(3개월) 동안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중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2) 2009년부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관리로 감소추세

출처 : 안전점검과 주무관 오은주(044-20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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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검토

본 연구에서 1차년에는 가상의 지역을 설정하고 익사사고와 피난유도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개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특히 재난상황 해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차년은 김포시 및 영천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하여 두 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재난 발생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수난 사고가 적었으나 관광지 개발로 인한 사고율이 꾸준히 증가 및 지속되

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실제 시범적용 지역을 대상으로 IDS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대응 관점에서 상세시나리오 개발 

및 검토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IDS기술을 활용한 인명지킴이 시스템 개발은 위험 노출자 자동감지 및 Seamless Tracking 기술, 효과적인 경고

전파 및 맞춤형 구조기술, 재난 사전예측 기술, 재난 현황의 종합적인 파악 및 상황에 맞는 피난유도 기술 등의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각 세부의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 중이다. 각 세부만의 전문 기술력과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구현하려는 연구이기 때문에 각 세부 간의 의견 공유 및 적용성 검토가 필연적이다.(Fig. 1)

Fig. 1 Flow chart of the details scenario

사례를 분석하고 초기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그 상세시나리오를 정보통신 담당 세부 및 재난안전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적절성을 검토하고 검토된 상세시나리오를 2단계로 나누어 활용성과 적용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활용성 검토에서는 개발된 상세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재난상황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상세시나리오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적용성 검토에서는 기대하는 수준의 재난대응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요소기술들에 대한 요구수준 및 IDS시스템의 기능

과 성능 요구수준을 도출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각 전문 기관들의 노력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더욱 탄탄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된다.

3. IDS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본 시나리오 개발에 기반이 되는 시스템은 융복합 기술 기반의 지향성스피커 등을 활용한 사회재난 대응용 시스템으로 

위험 노출자 자동감지 및 SeamlessTracking 기술, 효과적인 경고전파 및 맞춤형 구조기술, 재난 사전예측 기술, 재난 현황의 

종합적인 파악 및 상황에 맞는 피난유도 기술이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인명지킴이 시스템은 융복합 센서, 센서네트워크, 지향

성스피커, 지능형 CCTV, LED 대피유도등, 드론, IoT 플랫폼 등의 기술 구성요소로 구현된다. 간략히 설명을 하면 CCTV에 

위험 객체가 발견되면 SeamlessTracking으로 추적을 하고 지향성 스피커로 전달하고 센서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합IDS관제센터의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행하는 체제의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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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lock Diagram of the IDS system

4. 아라뱃길 수난사고 방지 시나리오

4.1 시나리오 설정

김포시는 경인아라뱃길이 지나는 지역으로써 최근 수로부근에서 자살사건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로는 대형선박이 지나갈 수 있도록 5~6m정도의 수심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살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물에 빠지게 되면 쉽게 빠져 나오기 힘든 곳이다. 특히 자살은 우발적인 행동이므로 원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확실한 대책이나 수로 주변을 따라서 자전거 및 보행자 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다. 현재 아라뱃길 

수로에는 CCTV가 교량에만 설치되어 있지만 주목적은 선박 감치용이다. 그래서 자살자가 다발하는 한강수계 교량지역에 

투신감시 및 스피커 시스템을 설치하고 IDS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설정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설정은 오후 11시 아라뱃길에서 자살을 목적으로 근처를 배회하다 교량에서 투신한 상황이다. IoT센서는 센서 종류에 따라 

위치 선정을 한다. 수위센서는 아라뱃길 지역에 2대 설치, 0.3~15m의 범위내에서 0.2m 간격으로 수위측정, 아라뱃길 특성상 

평균 6.3m로 큰 변동은 없다. 강우센서는 아라뱃길 지역에 2개 설치, 0~100mm/h의 범위내에서 10mm 단위로 강우를 측정한

다. 유속센서는 아라뱃길 지역에 2개 설치, 0~5m/s의 범위내에서 0.5m/s 상승 간격으로 유속을 측정한다. 아라뱃길 특성상 

유속이 거의 없다.

지능형 CCTV는 광학줌, 초저조도, 열화상을 1SET으로 폴대형 및 드론 장착형으로 영상센서가 포함되어 설치되어 있다.

폴대형 CCTV SET은 배율 x30에서 유효사거리가 약 100m이기에 200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지향성스피커 : 최대음압 120dB, 방사각 15~90°, 최대 유효송출거리 100m으로 폴대형으로 설치하였다. 폴대형 지향성 스피

커는 지능형 CCTV와 동일하게 200m 간격으로 동일하게 설치하였다.

드론기동대는 2대 운용 가능, 비행시간 30분 이내, 비행반경 10km 이내, 이착륙 Auto Pilot(자동항법시스템), 세부 조종(수

동), 최대중량 2kg, 구명환 투척이 가능한 설정이다.

유관기관에는 아라뱃길의 119수난구조대, 112해양경찰으로 평시 순찰 및 상황 대기중이다.

통합관제센터는 모비우스 플랫폼, IDS로컬관제시스템, 피난유도통합운영시스템 등의 시스템 정보를 IDS통합관제시스템에

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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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나리오 개요도

Fig. 3 Concept map of the scenario(before brodie)

Fig. 4 Concept map of the scenario(after bro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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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나리오 상세

시간 23:15 (상황발생 20분 전)

상황 비가 내리고 있는 아라뱃길 주변 간헐적으로 감지 발생, 이동 인구는 적음 비고

지능형
CCTV

평시 상황으로 특정 범위에 들어오는 물체에 대하여 광학줌, 초저조도,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
용하여 감시중
인식가능 유효 측정 거리가 100m로 폴대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200m 간격으로 폴대에 
설치되어 감시 Zone내의 객체를 추적한다.

지향성 스피커
평시 상황으로 대기중
IDS 관제 서버에서의 컨트롤을 받는다.

(관제 요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동작 가능)

인식가능 유효 
거리가 100m이므로 
CCTV 폴대에 
동일하게 설치

IoT센서
수위센서 : 6.5m

강우센서 : 20mm/h

유속센서 : 0.3m/s 이하(갑문이 열려있어서 증가)

갑문이 열릴 경우 
수위는 약간 상승,

유속은 0.2~0.3m/s

증가

사고위험객체
아라뱃길 경인터미널을 지나 김포에서 인천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중, 투신할 목적으로 적합한 
장소 모색 중

현장관계센터 평시 상황으로 CCTV 데이터 관제중, 몇몇 감시 Zone 내의 이동중인 객체에 대하여 모니터링 중

드론기동대 항시 출동 대기중

유관기관 항시 출동 대기중

시간 23:18 (상황발생 17분 전)

상황 아라뱃길 주변 간헐적으로 감지 발생 중 특정 인물 지속 감지 발생, 이동 인구는 적음 비고

지능형
CCTV

관심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특정 범위에 들어오는 물체에 대하여 감시, 우천으로 인하여 시야 
감소
- 광학줌 : 가장 근접한 CCTV 30배 이하 확대
- 초저저도 : 야간상황으로 와이드(전체) 감시
- 열화상 : 사고위험객체 온도변화 감시)

관제 요원이 수동으로 동작 가능.

인식가능 유효 측정 거리가 100m로 폴대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200m 간격으로 폴대에 
설치되어 감시 Zone내의 객체를 추적한다.

지향성 스피커
평시 상황으로 대기중
IDS 관제 서버에서의 컨트롤을 받는다.

(관제 요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동작 가능)

인식가능 유효 
거리가 100m이므로 
CCTV 폴대에 
동일하게 설치

IoT센서
수위센서 : 6.5m

강우센서 : 20mm/h

유속센서 : 0.3m/s 이하(갑문이 열려있어서 증가)

갑문이 열릴 경우 
수위는 약간 상승,

유속은 0.2~0.3m/s

증가

사고위험객체
아라뱃길 경인터미널을 지나 김포에서 인천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중, 느린 발걸음과 자주 강가
를 본다.

현장관계센터
- 시스템 : 영상관제시스템과 IDS로컬관제시스템의 도출된 결과에 사고위험객체 감지 및 알림
- 관제요원 :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관심 상황으로 전환하여 CCTV 데이터 관제중, 지속적으로 
감시 Zone 내의 이동중인 객체에 대하여 모니터링 중

드론기동대 항시 출동 대기중

유관기관 항시 출동 대기중

시간 23:20 (상황발생 15분 전)

상황 아라뱃길 경계 Zone의 CCTV에 지속적으로 감지됨. 1인행동을 하며 계속 주변을 배회함. 비고

지능형
CCTV

이상징후 객체 집중 감시체계 돌입
- 광학줌 : 가장 근접한 CCTV 30배 이하 확대
- 초저조도 : 야간상황으로 와이드(전체) 감시
- 열화상 : 사고위험객체 온도변화 감시
영상센서 : 이상상황 정보 전체 전송

인식가능 유효 측정 
거리가 100m로 폴대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200m

간격으로 폴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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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요원이 감지하여 수동으로 동작 가능.
설치되어 감시 
Zone내의 객체를 
추적한다.

지향성 스피커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대상 객체에 지향성 스피커로 사고 예방 안내를 실시.

객체와의 거리 측정(100m)

음압 : 110dB(추정치)

방사각 : 20도
방송멘트 : 이상 징후 객체를 대상으로 강가에 너무 근접할 경우 추락위험이 있으며, 관제실에
서 주시하고 있음을 환기시켜줌.

IDS 관제 서버에서의 컨트롤을 받는다.

(관제 요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동작 가능)

인식가능 유효 
거리가 100m이므로 
CCTV 폴대에 
동일하게 설치

IoT센서

사고위험객체 주변 정보 데이터에 집중
수위센서 : 6.5m

강우센서 : 20mm/h

유속센서 : 0.3m/s 이하(갑문이 열려있어서 증가)

갑문이 열릴 경우 
수위는 약간 상승,

유속은 0.2~0.3m/s

증가

사고위험객체
아라뱃길 경인터미널을 지나 김포에서 인천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중, 투신할 목적으로 적합한 
장소 모색 중, 배회하며 강쪽을 자주 보게 됨.

현장관계센터

- 시스템 : 영상관제시스템과 IDS로컬관제시스템의 위험상황 판단모듈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에 
사고위험객체로 판단됨. 지향성 스피커 시스템에 경고 안내 명령.

- 관제요원 : 사고위험객체로 판단함에 따라 집중 감시 실시, 지속적으로 감시 Zone 내의 이동
중인 객체에 대하여 모니터링 강화한다.

드론기동대 항시 출동 대기중

유관기관 항시 출동 대기중

시간 23:25 (상황발생 10분 전)

상황
안내 방송을 실시함에도 계속 주변을 배회하며 이상 징후를 보임. 방송으로 인하여 사고 위험 
객체를 자극한 것으로 예상됨.

비고

지능형
CCTV

배회 중인 이상 징후 객체에 대하여 영상관제시스템에서 Seamless Tracking 실시, 우천으로 
인하여 추적에 어려움이 있음
- 광학줌 : 가장 근접한 CCTV 30배 이하 확대
- 초저조도 : 야간상황으로 와이드(전체) 감시 유지
- 열화상 : 사고위험객체 온도변화 감시 유지
영상센서 : 이동 상황 정보 전체 전송
관제 요원이 감지하여 수동으로 객체 감시 가능.

객체와의 거리가 
100m이상 벌어지면 
기존 감시 Zone 촬영 
유지

지향성 스피커

사고위험객체 대상으로 지향성 스피커로 음압을 증폭하여 사고 안내 방송
객체와의 거리 측정(80m)

음압 : 120dB(추정치)

방사각 : 20도
방송멘트 : 1차 방송 보다 좀 더 강하게 경계 지역을 벗어나라는 멘트를 한다. CCTV를 통하여 
확인한 사고 위험 객체를 지정하여 방송할 수 있다.

IDS 관제 서버에서의 
컨트롤을 
받는다.(관제 요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동작 가능)

IoT센서

사고위험객체 주변 정보 데이터에 집중
수위센서 : 6.6m

강우센서 : 20mm/h

유속센서 : 0.3m/s 이하(갑문이 열려있어서 증가)

갑문이 열릴 경우 
수위는 약간 상승,

유속은 0.2~0.3m/s

증가

사고위험객체
아라뱃길 경인터미널을 지나 김포에서 인천 방향으로 조금 빠르게 이동, 투신할 목적으로 적합
한 장소 모색 중이었으나 안내 방송으로 인하여 현재 자리에서 벗어나려함. 자신의 계획을 방해 
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함.

현장관계센터

- 시스템 : 영상관제시스템과 IDS로컬관제시스템의 위험상황 판단모듈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에 
사고위험객체로 판단됨. 지향성 스피커 시스템에 경고 안내 명령. 입력 된 프로그램에 따라 유
관 기관(112경찰서)에 신고 유무가 결정됨.

- 관제요원 : 사고위험객체로 확정됨에 따라 전담 감시 실시, 사고위험객체의 이동 경로를 추적
한 결과를 실시간 파악한다. 다수의 관제 요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다. 우천으로 인
하여 시야가 제한되고 정확한 추적을 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112경찰서에 상황을 신고한다.

드론기동대 항시 출동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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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112 경찰서 : 통합관제 센터 시스템 또는 관제 요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상황을 인지한다.

해당 지역 부근 순찰대에 통보하여 출동한다.(우천으로 인한 대응 지연이 예상되기에 출동함)

시간 23:30 (상황발생 5분 전)

상황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피하며 배회를 계속하다 근처 아라대교 상부 난간 방향으로 다
급히 올라감

비고

지능형
CCTV

배회 중인 이상 징후 객체에 대하여 영상관제시스템에서 Seamless Tracking 유지
- 광학줌 : 사고 위험 객체 주변 모든 CCTV를 동원하여 집중 추적
- 초저조도 : 야간상황으로 와이드(전체) 감시 유지
- 열화상 : 사고위험객체 온도변화 감시 유지
영상센서 : 상황 발생 정보 전체 전송
관제 요원이 집중적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수동으로 객체 감시 가능
사고 유발 지점 근처 CCTV를 검색하여 주변 인물 감지 시도

인식가능 유효 측정 
거리가 100m로 
교량에도 2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음

지향성 스피커

사고위험객체 대상으로 지향성 스피커로 음압을 증폭하여 사고 안내 방송, 비상 사이렌 방송 실시
객체와의 거리 측정(40m)

음압 : 110dB(추정치)

방사각 : 10도
방송멘트 : 투신사고 발생 경고 및 회유 방송을 실시
지능형 CCTV로 근처 주변 인물이 탐색 된 경우 투신 시도 방지 요청 방송 실시 

IDS 관제실에서 
관제요원의 컨트롤에 
비중이 크다.

IoT센서

사고위험객체 주변 정보 데이터에 집중
수위센서 : 6.6m

강우센서 : 20mm/h

유속센서 : 0.3m/s 이하(갑문이 열려있어서 증가)

갑문이 열릴 경우 
수위는 약간 상승,

유속은 0.2~0.3m/s

증가

사고위험객체
아라대교 상부 난간으로 급하게 이동함. 본인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음에 불안감을 느끼고 빠르
게 진행하려한다.

현장관계센터

- 시스템 : 시스템에서 비상 상황을 인지하여 유관 기관에 자동 통보. 지향성 스피커 시스템에 
경고 안내 명령. 센서 데이터를 취합하여 투신 시 예측 지점 계산.

- 관제요원 : 사고위험객체의 정확한 상황 관제 및 유관기관에 실시간 상황 전파한다. 다수의 
관제 요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한다. 사고위험객체 집중 감시를 하면서 객체 
주변 조명 강화(가로등) 강화로 시야를 확대 시키고 투신 시도를 방해한다.

드론기동대
신고 접수 후 사고발생 지역 최대 인접위치로 이동한다. 최대 비행시간 왕복이 가능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구명환을 탑재하고 자동 항법 시스템으로 즉각 출동한다. 조명을 비추어 투신 
시도를 방해한다. 우천 상황이므로 방수 드론 준비, 도착 이후 수동 조작 한다.

유관기관

- 112 경찰 : 사고위험객체에 접근 및 주변 경계 라인 수립
119수난구조대 : 신고 즉시 출동을 하면서 관제 센터를 통한 상황을 인지한다.

해양경찰 : 신고 즉시 출동을 하면서 관제 센터를 통한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통제 및 
협조한다.

시간 23:35 (상황 발생)

상황
투신 시도를 방해 하려는 움직임을 인지하여 당황한 객체는 당황하다가 결국 교량 하부로 낙하
하여 유속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동중

비고

지능형
CCTV

사고발생 객체에 대하여 Seamless Tracking 유지, 우천으로 인하여 객체가 멀어 질수록 추적
이 어려워짐
- 광학줌 : 사고 위험 객체 주변 모든 CCTV를 동원하여 집중 추적
- 초저조도 : 야간상황으로 와이드(전체) 감시 유지
- 열화상 : 사고위험객체 온도변화 감시 유지
영상센서 : 상황 발생 정보 전체 전송
관제 요원이 집중적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수동으로 객체 감시 가능

인식가능 유효 측정 
거리가 100m로 
교량에도 2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음

지향성 스피커

사고발생객체 대상 사고 대처 요령 및 안심 유도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객체와의 거리 측정(30m)

음압 : 100dB(추정치)

방사각 : 30도
방송멘트 : 사고대처요령 숙지 및 119 구조대 출동사실을 안내하며 피구난자가 포기하지 않고 
구조를 기다리도록 유도한다. 가족 및 친구 등 소중한 사람 등을 언급한다.

IDS 관제실에서 
관제요원의 컨트롤에 
비중이 크다.

IoT센서
사고위험객체 주변 정보 데이터에 집중
수위센서 : 6.6m

갑문이 열릴 경우 
수위는 약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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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센서 : 20mm/h

유속센서 : 0.3m/s 이하(갑문이 열려있어서 증가)

유속은 0.2~0.3m/s

증가

사고위험객체
자신의 계획이 발각됨을 인식하여 당황하였으나 마음을 굳게 먹고 결국 투신한다. 허우적대지
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

현장관계센터

- 시스템 : 사고발생객체의 CCTV 화면을 집중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119 수난구조대에 상황을 
전파하여 사고발생객체의 위치에 유도한다.

- 119수난구조대 출동 간 현장위치 및 해당 영상, 사고발생 세부 좌표, 예상구조 위치 등의 정보
를 제공한다.

- 관제요원 : 실시간 정보 및 상황 관제 정보 제공에 주력
우천으로 인하여 사고발생객체 위치 파악이 쉽지 않다. 시스템에서도 근사치의 데이터만 알려 
오고 있다.

드론기동대
사고발생객체의 위치를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CCTV로 추적을 유지하고 있다. 탑재 되어 있는 
구명환을 투하할 위치를 선점한다. 이 후 조명으로 객체를 비추어 위치를 제공한다.

원격으로 수동조작

유관기관

- 112 경찰 : 우천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 출동하여 사고발생객체와 대치 중이였다. 119수난구조
대에 이동 객체의 위치 전달, 사고발생 지점 및 주변 경계 라인 수립, 현장의 소지품 조사, 지갑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하면 유가족에 연락한다. 병원 이송 간 교통 상황을 파악한다.

119수난구조대 : 관제 센터 및 112를 통한 지속적인 상황 정보를 얻으며 빠르게 예측 좌표로 
이동한다.

해양경찰 : 수난구조대와 같이 관제 센터를 통한 상황 정보를 얻어 예측 좌표로 이동, 수난구조
대의 구조에 방해 요인을 제거하며 협력한다.

시간 23:40 (상황 발생 5분 후)

상황
수영을 하지 못하는 객체는 시야에서 안보이게 된다.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드론을 이용한 대응
을 하려한다.

비고

지능형
CCTV

우천으로 인하여 사고발생 객체에 대하여 Seamless Tracking 실패
- 광학줌 : 사고 위험 객체 주변 모든 CCTV를 동원하여 집중 추적 시도
- 초저조도 : 야간상황으로 와이드(전체) 감시 유지
- 열화상 : 사고위험객체 온도변화 감시 유지
영상센서 : 상황 발생 정보 전체 전송
관제 요원이 집중적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수동으로 객체 감시 가능

인식가능 유효 측정 
거리가 100m로 
교량에도 2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음

지향성 스피커

사고발생객체 대상 사고 대처 요령 및 안심 유도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객체와의 거리 측정(30m)

음압 : 100dB(추정치)

방사각 : 30도
방송멘트 : 사고대처요령 숙지 및 119 구조대 출동사실을 안내하며 피구난자가 포기하지 않고 
구조를 기다리도록 유도한다. 드론에 의한 구명환 투척 안내를 실시한다.

IDS 관제실에서 
관제요원의 컨트롤에 
비중이 크다.

IoT센서

사고위험객체 주변 정보 데이터에 집중
수위센서 : 6.6m

강우센서 : 20mm/h

유속센서 : 0.3m/s 이하(갑문이 열려있어서 증가)

갑문이 열릴 경우 
수위는 약간 상승,

유속은 0.2~0.3m/s

증가

사고위험객체
물에 빠진 후 숨이 막혀서 공포감이 밀려온다. 고통스러워 허우적대고는 있지만 삶을 포기하려 
점점 힘이 빠져 강 밑으로 향한다.

현장관계센터

- 시스템 : 사고발생객체의 CCTV 화면을 집중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119 수난구조대에 상황을 
전파하여 사고발생객체의 위치에 유도하려 하지만 추가 데이터가 업데이트 안된다.

- 관제요원 : 실시간 정보 및 상황 관제 정보 제공에 주력
119수난구조대 출동 간 현장위치 및 해당 영상, 사고발생 세부 좌표, 예상구조 위치 등의 정보
를 제공한다.

드론기동대
사고발생객체의 위치를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CCTV로 확인 후 탑재 되어 있는 구명환을 투하
한다. 사고발생객체가 구명환을 확보한 시점에 구명환과 연결된 줄을 해제하려 하였으나, 사고
발생객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구명환 투척을 지속적으로 시도.

원격으로 수동조작

유관기관

- 112 경찰 : 병원 이송까지 최적의 루트를 분석하여 119수난구조대에 전달 및 에스코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19수난구조대 : 예측 좌표로 이동하여 사고발생객체의 구조를 시도하였으나 정확한 위치 확보 
어려움. 우천 상황으로 부근 정서진119구조대에 추가 지원 요청 함. 수중 탐색을 위하여 구명정
에 탑재 된 소나장비 가동하고 잠수요원 대기
해양경찰 : 주변 방해 요인을 제거 하면서 수난구조대의 구조에 협력한다.

구명정의 소나 
장비는 30m 거리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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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23:50 (상황 발생 15분 후)

상황 소나 장비와 잠수요원으로 인하여 사고발생객체의 구조 완료 및 응급 후송 비고

지능형
CCTV

사고발생 객체에 지점 감시 유지
- 광학줌 : 사고 위험 객체 주변 모든 CCTV를 동원하여 감시 유지
- 초저조도 : 야간상황으로 와이드(전체) 감시 유지
- 열화상 : 사고위험객체 온도변화 감시 유지
영상센서 : 상황 발생 정보 전체 전송
관제 요원이 집중적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수동으로 객체 감시 가능

인식가능 유효 측정 
거리가 100m로 
교량에도 2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음

지향성 스피커

사고발생객체의 구조 완료 안내 및 응급 후송을 위한 도움 안내 방송
- 구급차 이동로에 방송
- 음압 : 100dB(추정치)

방사각 : 30도
방송멘트 : 응급 환자가 존재하니 빠른 후송을 위한 협조 요청 안내

IDS 관제실에서 
관제요원의 컨트롤에 
비중이 크다.

IoT센서

평시 시스템 전환
수위센서 : 6.6m

강우센서 : 20mm/h

유속센서 : 0.3m/s 이하(갑문이 열려있어서 증가)

갑문이 열릴 경우 
수위는 약간 상승,

유속은 0.2~0.3m/s

증가

사고위험객체 질식으로 인하여 현재 의식불명 상태, 응급 처치를 받고 있다.

현장관계센터
- 시스템 : 사고종료까지의 전반적인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결과 도출
- 관제요원 : 실시간 정보 및 상황 관제 정보를 유관 기관에 제공하고 사고 결과 보고

드론기동대 이상 유무 확인 후 추가 요청 사항 대기 원격으로 수동조작

유관기관

- 112 경찰 : 병원 이송까지 최적의 루트를 분석한 결과대로 119수난구조대에 전달, 필요시 에
스코트를 수행한다.

119수난구조대 : 구조한 사고위험객체가 의식불명 상태이기에 CPR, 인공 호흡, 제세동기 등 응
급처치를 시행하여 다행히 목숨은 살렸으나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당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한다. 이송 중 필요 사항을 병원에 전달한다.

해양경찰 : 해당 지역 순찰 이후 철수 한다.

병원 : 119구조대에 연락 받은 이후 응급환자를 받을 준비를 한다.

시간 00:20 (상황 발생 45분 후)

상황 비상상황 해제 및 평시 유지 체제로 전환 비고

지능형
CCTV

평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특정 범위에 들어오는 물체에 대하여 감시
- 광학줌 : 가장 근접한 CCTV 30배 이하 확대
- 초저저도 : 야간상황으로 와이드(전체) 감시
- 열화상 : 사고위험객체 온도변화 감시)

관제 요원이 수동으로 동작 가능.

인식가능 유효 측정 거리가 100m로 폴대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200m 간격으로 폴대에 
설치되어 감시 Zone내의 객체를 추적한다.

지향성 스피커
평시 상황으로 대기중
IDS 관제 서버에서의 컨트롤을 받는다.

(관제 요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동작 가능)

인식가능 유효 
거리가 100m이므로 
CCTV 폴대에 
동일하게 설치

IoT센서

평시 시스템 전환
수위센서 : 6.6m

강우센서 : 20mm/h

유속센서 : 0.3m/s 이하(갑문이 열려있어서 증가)

갑문이 열릴 경우 
수위는 약간 상승,

유속은 0.2~0.3m/s

증가

사고위험객체 병원에 이송되어 처치를 받아 입원중이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보호자도 도착하였다.

현장관계센터
- 시스템 : 사고종료까지의 전반적인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결과 도출,

- 관제요원 : 사고 결과 보고 및 내용 보관 후 평시 상황 유지

드론기동대 상황 종료 후 복귀

유관기관
- 112 경찰 : 병원 이송 후 복귀
- 119수난구조대 : 응급 후송 후 복귀
해양경찰 : 해당 지역 순찰 이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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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중보 낙하사고 방지 시나리오

5.1 시나리오 설정

상세시나리오 적용시범 예정지역인 김포시의 경우 한강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으로서 바다로부

터 한강으로 염수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다. 수중보로 인하여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보 상단에서 하류 쪽으로 이동하던 선박이 수위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 아래로 추락하여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이다.

5.2 시나리오 개요도

Fig. 5. Concept map of the scenario(Shingok barrage, Gimpo Si)

5.3 시나리오 상세

4 장 형식의 타임 테이블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본 장에서는 요약으로 진행하겠다. 요점은 지능형 CCTV로 객체를 미리 감지

하고 시끄러운 소음 상황에서도 지능형스피커로 인한 전달, 이 과정에서의 모든 데이터를 IDS통합관제센터에서 취합, 분석하

여 컨트롤함으로써  빠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구난자를 구조한다는 것이다.

1) 유람객이 김포대교 인근의 신곡수중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접근한다.

2) 신곡수중보 전방 300m지점(Yellow Zone)에 진입시 지능형 CCTV가 감지한다.

3) 감지된 대상으로 지향성 스피커를 통한 안내방송 실시(자동)한다.

4) 수위, 유속 센서의 데이터, CCTV 등의 현장 정보가 통합관제실로 자동 통보된다.

5)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취합, 분석하여 컨트롤한다.

6) 안내방송에도 불구 사고위험객체가 80m지점(Black Zone)까지 진입한다.

7) 수중보 상부의 카메라가 Black Zone에 객체를 감지하고 119 구조대에 자동으로 신고한다.

8) 결국 수중보 아래로 낙하한 객체를 대상으로 드론이 출동하여 튜브를 투척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인계되어 구조에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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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융·복합기술 기반의 지향성스피커 등을 활용한 인명지킴이 시스템 개발’의 실증 단계

에서 IDS시스템 개발 기술의 실용성과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재난 사고 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현실

적으로 기술력과 현장에 접목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점별로 돌발 상황 및 특이 사항을 연구

하여 각각에 맞는 대응 방법을 제시하였다. 검증 단계에서 상세시나리오를 활용하여 IDS시스템 활용 및 보완점을 개발하고,

현재 개발되는 상세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핵심요소들을 도출해 정규화 시켜 점차 다양한 재난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로 확장함으로써 IDS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다. 점차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과 신뢰도를 높여 안정적인 시스템

으로 거듭나 지자체 및 기관에 연계 활용 및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통한 활용 매뉴얼 개발로 지역여건, 수행내용,

통합운영센터와의 연계, 기대효과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사업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 증진과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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