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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disaster situation management system is focusing in the providing the

situational information to support the decision of the commander. The information

includes the sensing, CCTV, and weather data. Additionally, the reporting from the field

agents is an axle of the data. These systems has weak in the field response capacities

about the detail mission management to field agents. In this study, we focus in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model for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and

situation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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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재난 상황 관리 시스템의 목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자의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센서, CCTV, 기상 등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현장 담당자로부터 현장 상황 정보를 받아서 판단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모델은 현장 담당자의 세부 임무 관리 및 임무 수행 상황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여 현장 

대응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장 임무 수행 능력의 관리와 

상황 관리를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재난 대응,

행동 요령,

상황 정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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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지휘관의 상황 판단에 따른 매크로(macro)한 의사 결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마이크로(micro)한 대응 체계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재난 상황 관리 시스템은 매크로한 처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이크로한 체계는 시스템화 보다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과 같은 종이 문서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의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통합재난안전관리시스템)(MOIA, 2017)나 국립재난안

전연구원의 SBB(Smart Big Board)(NDMI, 2015) 또한 매크로한 의사 결정을 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EOC(Emergency Office Center; 우리나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해당)의 운영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대부분의 상용 

시스템도 재난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장 관리 기능은 담당자 배정, 임무 관리, 자원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현장 담당자의 세부적인 임무 관리 기능이 부족한 상태이다(ChangYeol Lee, 2013).

 효과적인 재난 관리는 궁극적으로 현장 담당자의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임무 수행과 지휘부의 상황 파악이 통합적으로 

중요한 상태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통합적 모델에 초점을 둔다.

2. 기존 시스템 분석

2.1 NDMS의 GIS 상황관리 시스템

정보 상세 정보

재난 지역 정보 재난 지역 GIS 표출, 전국 시도별 피해 현황, 대응 자원 투입 현황

SNS 관리 정보 실시간 알람 모니터링, 재난 유형별 키워드 관리, 재난사고번호 관리

재난 상황 정보 재난 유형별, 업무별, 영역별  재난 상황 정보

관측 정보 강우량, 바람, 기온, 기상특보, 레이더 영상, 위성 영상, 태풍 경로, 과거 태풍

CCTV 영상 정보 국가교통정보센터, 경찰청, 국민안전처,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댐 정보 댐 가동 현황, 댐 수위, 하천 수위

재난 연계 정보 상황보고서 관리, 소방차 정보, 모바일 현장 정보, 사고 지점, 속보(연합뉴스, KTV)

재난 관제 정보 현장 조사자 관제 위치, 기상 관제 설정, 재난/재해 정보 표출

재난 영상 정보 다자간 회의 영상 – 현장 영상

보고 지원 정보 재난상황보고 관리, 현장 집계 정보

사고 타임 정보 사고 정보 관리, 119 소방정보 관리, NDMS 재난 정보 관리, 상황전파 목록 조회

상황 전파 메시지 수신처 관리, 메시지 등록, 재난 위치 등록, 전송, 대국민통합전파, 자동 전파

Table. 1 Detail data in the situation management functions of NDMS

NDMS의 GIS 기반 상황관리시스템은  종합적인 재난상황정보 파악을 통한 재난 상황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위치기반으로 정보를 표출하며, 실시간으로 정보(사고 속보, 기상특보, 선박 위치 등)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모바일 상황 보고 및 현장 상황 공유가 가능하며, 위치정보(지휘차, 헬기), CCTV, 자원정보를 기반으로 재난 위험 

수위에 따라 단계별 자동 상황 전파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Fig 1.은 이러한 데이터가 표출되는 화면을 제시하고 있다. GIS 

정보, 기상 정보, 뉴스 정보, 그리고 센서 데이터 정보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즉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정보가 서비스되고 

있지 실제 임무 수행을 하는 현장 담당자의 업무 정보 등은 서비스되고 있지 않다.

표출되는 정보는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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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ituation management functions of NDMS

2.2 스마트 재난 상황 관리 시스템(SBB)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 정보의 통합과 분석, 그리고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재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SBB(Smart Big Board)를 2014년 개발하였으며, 2017년 현재 3.0 버전을 운영하고 있다(NDMI, 

2015).  본 시스템은 재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 GIS 지도를 기반으로 하며 기상 정보, 기상 특보, 트위터 정보 등을 제공

- 현장 콘텐츠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구성

부산시와 대전광역시는 본 SBB를 기반으로 재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산시에서는 기존에 서비스하던 재난 

상황 정보를 통합하여 2015년에 ‘스마트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시스템에 SBB 기능을 추

가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을 개선하였다.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재난상황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재난정보는 Table 2.와 같다.

시스템 내용

풍향·풍속 시스템 해안가 14개소 설치

온천천 예·경보 시스템 온천천일원 6개소의 온도, 습도, 수위 및 경보 방송 장비

기상관측 정보 시스템 강우량, 수위, 풍향, 풍속 등

침수 예측 시스템 상습 침수 지역 5개의 수위, 강우량, CCTV

U-방재 시스템 기상청 기상 정보, 수위, 댐, 배수펌프장 연동

CCTV 통합 모니터링 재난 감시 CCTV

풍수해 예측 시스템 기상 특보, 태풍 정보 모니터링

사면 계측 시스템 돌산공원 경사면 설치

국민안전처 CCTV 시군구 재난감시 125대

피해현황 시스템 피해 현황 이력 관리

Table 2. Disaster Management functions of Busan City

Table 2.의 데이터가 제공되는 화면이 Fig 2.에 보여지고 있다. 즉 SBB에 부산시의 센서 데이터를 접목하여 정보를 서비

스하는 화면을 구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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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usan city’s system based on SBB

2.3. webEOC

Intermedix사의 webEOC는 FEMA에서 요구하는 표준 재난 관리 양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시스템(Intermedix, 2015)

으로 미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NIMS 지원. ICS, ESF 실행 지원

- 사고 현황 등록, 관리

- 참모진 명단 보기, 상호 채팅, 임무 부여

- 홍보 자료 만들기

- 사고 보고서(FEMA, ICS 양식 지원) 만들기

- 자원 검색 : 다른 WebEOC 사용자와 정보 공유

- 자원 요청/배정(IRIS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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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상황 통합 관리 모델 개발

3.1. 상황 관리 모델 적용

대부분의 기존의 모델은 상황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관리가 중앙에서는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만, 실제적으로 지자체로는, 지진가속도를 측정하는 시스템,  강우량을 측정하는 시스템, CCTV를 보는 시스템이 한 화면에 

통합되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황관리 모델은 이를 하나의 SBB처럼 하나의 

화면에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Fig 3-1). 

3.2. 현장 관리 모델 개발

현장 관리 모델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 조직도를 기반으로 구성된 실무팀의 현장 업무를 관리하는 모델이다

(Okju Kim, 2016). 즉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관리하는 모듈인 것이다.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MOIA , 2016-a, 

2016-b)은 행정안전부가 2016년 표준 체계를 개발하고 각 지자체에서 반영할 수 있게 표준 체계를 제시하였으나, 핵심적

인 임무 체계는 미비한 상태이다(ChangYeol Lee, 2017-a)(Fig 3-2).

Fig 3-1. Situation Management Model Fig. 3-2 Field Management Model

Fig 3. Two kinds of Disaster Mangement Models

그렇지만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Fig 3과 같이 실제적으로 재난 발생 시 대응하는 체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핵심인 재난대

응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다. 즉 현장 관리 체계의 핵심 구성은 재난대응프로세스로써, 비상조직과, 재난대응 단

계, 그리고 행동요령(SOP)으로 구성된 절차이며,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3.3. 통합 모델 개발

통합 모델은 현장 모델과 상황 모델을 합친 형태로 Fig 4와 같은 형태의 모델을 가질 수 있다. 즉 현장 모델에서의 임무

(SOP)는 재난 상황 관리 체계의 보고 모듈로 작용하며, 재난 상황 관리에서 현장에 대한 진행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 것이다.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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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egrated model for the disaster management

-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체계(현장 관리 모델) :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 대응 단계 잔행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각 실무반(13개 협업 기능)이 부여된 임무(SOP)를 수행한다. 

재난 상황관리 체계(상황 관리 모델) : 기존의 센서(강우량계, 지진가속도계, 기상 정보, CCTV) 정보에 현장 관리 모델의 

보고 사항, 그리고 현장 임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기능을 기반으로 재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

통합 모델에 대한 시스템 개념 구성은 Fig 5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즉 좌측 상단은 재난 대응 단계 상황, 하단은 모니터링 

정보, 하단 우측은 센서 정보 등이 제시되는 모델인 것이다.

Fig 5. sample monitoring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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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재난 상황 관리 모델에 재난 현장 관리 모델을 접속한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휘 본부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현장 담당자의 임무 수행이 가시적으로 확인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시스템은 이러한 현장 관리 모델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추가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 모델로 인하여 기존에 현장과 중앙 상황실 사이의 분리된 업무가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지휘 관리 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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