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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present how to improve the current seismic disaster information service by utilizing 

Shake, which can express the effects of earthquakes in the form of isolines. Using ShakeMap software 

provided by the U.S. Geological Survey, an automated rapid ShakeMap gene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and based on this, an earthquake disaster information service improvement model was 

presented to identify earthquake risk in the form of intensity or peak ground acceleration. In order to 

verify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improved model, the seismic disaster information service 

app. was developed and operated on a trial basis in Pohang, Gyeongsangbuk-do.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it was found that more detailed seismic risk information could be provided by providing 

information using rapid ShakeMap to induce users' safety behavior more effectively. 

▸Key words: Earthquake, Seismic Disaster, Disaster Safety, Seismic Disaster Information Service, 

ShakeMap Software

[요   약]

본 연구는 지진의 영향을 등치선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Shake을 활용하여 현행 지진재난 정

보제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제공하고 있는 ShakeMap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신속 ShakeMap 생성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진발

생 후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진의 위험도를 진도나 지반최대가속도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

는 지진재난 정보서비스 개선모델을 제시하였다. 개선된 모델의 구현 가능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북 포항지역을 대상으로 지진재난 정보서비스앱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신

속 ShakeMap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통해 보다 상세한 지진위험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안전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지진, 지진 재난, 재난 안전, 지진 재해 정보 서비스, ShakeMap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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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발생한 재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관계기관과 일반 시

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재난관리 업무 중의 

하나이다[1]. 재난으로 인한 위험지역과 지역별 위험 수준, 

피해현황,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전파함으로써 일반 시민

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의 협업

을 지원하는 등 여러 재난대응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생한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

내 서비스로는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재난·

사고 등 발생한 위기의 종류, 지역, 상황 등을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를 통해 문자정보의 형태로 제공

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재난의 종류, 위치, 심각성,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2]. 이 외에도 중앙 및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

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재해문자전광판, 언론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난 정보가 전파되고 있다[3].

상기한 국내의 재난 상황정보 제공 서비스들은 발생하

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는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를 수신하는 시민의 위치

와 상황에 적합한 세부적인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진발생 상황을 예로 들면, 긴

급재난문자를 통해 발생한 지진의 크기를 대표하는 값인 

지진의 규모(magnitude) 정보와 개략적인 진앙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만 사용자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직

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는 진도(intensity) 정보는 제

공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지역의 액상화 현상의 발생 위

험이나 건물 붕괴 위험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재

난발생 정보를 수신한 시민은 대피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인접한 대피소의 위치, 지

진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 이재민 임시 수용시설의 

위치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가 있으나 현재의 

서비스 체계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진재난을 중심으로 현재의 제한적인 재난발

생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수행되

었다. 정보 수요자인 일반 시민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하면서도 정보 수요자와의 연관성이 높은 정보제

공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넓은 지진 영향지역에 대한 진도의 분포를 나타내는 

ShakeMap을 활용하여 위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위험도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고도

화된 지진재난 정보서비스에 대한 구현 방법을 정리하였다.

II. Background

발생 가능하거나 발생한 재난의 상황을 전파하는 재난

상황 정보서비스는 주의, 대피 등 시민 개개인의 안전행동

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 국내의 재난상

황 정보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리하면 Fig. 1과 같다.

재난을 감지하여 재난상황을 전파하여야 하는 다수의 

기관들은 정보를 생성한 후 재난상황정보 송출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양한 규격으로 재난상황정보 전파 기관에 전

달한다. 정보를 수신한 전파 기관들은 스마트폰 문자, TV 

방송 자막, DMB 방송 자막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재난상황정보를 전파한다.

Fig. 1. Propagation process of disaster information

국내의 대표적인 재난상황 정보서비스로는 CBS를 이용

한 긴급재난문저 서비스를 들 수 있다[4]. 이 서비스는 담

당 기관이 재난상황을 정리한 문자열 정보를 이동통신사

에 전달하면 통신사가 대상지역 통신 기지국에 접속되어 

있는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전송하는 방식

으로 운영된다.

Event Disaster notification message

2017 

Pohang 

earthquake

11-15 14:29 Earthquake of magnitude 5.5 

in the 6km north of Buk-gu, Pohang, North 

Gyeongsang Province Please be careful of 

safety such as aftershocks.

2019 

Typhoon 

Lingling

Typhoon warning for Seoul was issued at 

7 p.m. today (September 7). Please refrain 

from outside activities and going out to 

avoid any damage caused by strong winds.

Table 1. Examples of disaster notification messag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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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문자열 형태로 제공되는 

재난 상황 정보서비스는 발생한 재난의 종류, 개략적인 발

생 위치, 재난의 규모 등은 제공할 수 있으나 재난정보 수

요자인 일반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보다 상세한 정보의 제공

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재난의 

발생을 인지한 시민이 TV 뉴스나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통

해 보다 상세한 재난상황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으나 단일

한 매체를 통해 종합적인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시

민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필요로 하는 재난상황 정보의 종류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발생한 재난의 종류와 위치, 발생

시각, 강도 등의 재난발생 정보를 수신한 이후에는 자신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재난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행정구역에 재난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재난발생 지

역과 인접한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며 취해야 하는 

안전행동의 종류와 긴급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한 정보를 통해 자신이 재난위험 상황에 처해 있음

을 인식한 시민은 취해야 하는 안전행동요령에 대한 정보

와 활용할 수 있는 주변 안전시설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예로써 유해화학물질 유출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

은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해야 한다는 행동요령 정보와 

함께 재난영향권 밖에 있는 가장 가까운 대피소의 위치 정

보가 필요하게 된다.

긴급한 대피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정부의 재난대응 상

황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정부의 긴급한 공지정보를 지속적

으로 수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한 위험 상황이 종료되

고 재난복구와 수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관리 정보

를 인지한 이후에야 시민은 다음 행동을 취하기가 용이하

기 때문이다. 또한, 구호물품 배포 장소나 긴급거주시설 

정보 등 정부가 긴급하게 결정한 사항에 대한 안내 정보를 

신속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만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를 수 있을 것이다.

Table 2와 상기한 정보 활용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난상황에서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난상황

정보의 종류는 다양하다. 재난발생 정보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재의 단순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재난의 진행 상황

과 정부의 대응 단계에 맞게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안전행동을 효과적으

로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Types of disaster 

information
Representative contents

Disaster occurrence 

notification

∎ Types of disaster

∎ Location and occurrence time 

of disaster

∎ Magnitude and intensity of

disaster

User-location based 

disaster impact

∎ Disaster impact on user 

location

∎ Changes of disaster risk on

user location

Emergency 

response guideline

∎ Emergency response guidelines 

by disaster types

Public safety facility 

location

∎ Location of shelter

∎ Location of emergency kit

∎ Location of emergency service 

facility

Situation of 

emergency 

management and 

urgent notification

∎ Situation of emergency 

management by public agency

∎ Urgent notification from public 

agency

Table 2. Types and representative contents of 

disaster information

III. Design and Implementation

1. The Seismic Disaster Information Service 

Improvement Model using Rapid ShakeMap

본 연구에서는 재난정보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법을 제

시함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재난 중 지진재난 상황에 대한 

개선방법을 대상으로 한다.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지진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시민들은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통해 개략

적인 지진발생 위치와 지진 규모, 대응요령 등에 대한 정보

만을 수신할 수 있다. 지진의 경우 진앙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그 영향과 피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난상황정보 

수신자가 위치한 지역에 미치는 지진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동반되어야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시 흥해읍 지역의 진도는 6 정도로써 건물에 균

열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영향이 발생하였다. 반면, 포항공

항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진도 5 수준으로 피해가 거의 발생

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역별 지진의 영향과 피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동일한 내용의 재난 상황 정보가 모든 지역

에 전송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과도

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

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재난발생 정보와 함께 사용자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재난의 

영향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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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Implementation of Rapid ShakeMap 

Generation System

ShakeMap은 지진의 영향을 지도상에 표출한 지도로써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이 개

발하였다[6]. ShakeMap은 지진동(Ground Motion)의 특

성을 나타내는 값들인 최대지반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 최대지반속도(PGV, Peak 

Ground Velocity), 수정메르칼리진도(MMI, Modified 

Mercalli Intensity Scale) 등을 등치선(Isopleth)의 형태

로 표출한 것이다. ShakeMap은 지도와 중첩하여 표시함

으로써 지역별 지진의 영향과 피해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Fig. 2는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ShakeMap을 

MMI 단위로 지도상에 표출한 것이다. 이 지도를 통해 특

정 지역에 지진의 영향이 어떠한 진도로 발생하였는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Fig. 2. ShakeMap of 2017 Pohang earthquake overlaid 

on the map

본 연구에서는 미국 지질조사국이 제공하는 ShakeMap 

생성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온라인 ShakeMap 서비스 제

공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Fig. 3은 구현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 데이터를 생

성하는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이다. 기상청으로부터 진앙, 

심도, 규모 등의 지진 발생 정보를 수신한 후 이를 바탕으

로 지진파의 영향에 대한 감쇠모델을 생성하며 여기에 지

반정보와 지형정보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지진영향 데이터

를 벡터데이터의 형태로 생성한다. 생성된 데이터는 온라

인 지도제공 서비스와의 매시업(Mesh-up)에 의해 인터넷 

배경지도상에 중첩하여 표출된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지진의 영향을 위치를 기준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

을 지원한다.

ShakeMap 제공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려면 지진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 데이터가 생성되어야 한

다. Fig. 4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시스템이 지진발생 정

보를 수신한 이후 지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데이터를 민

간에 제공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을 정리한 것이다. 경상북도 

지역에 위치한 임의의 3개 지점에 가상의 지진을 발생시켰

을 때 소요된 시간을 보인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규모 5.0 이하의 지진에 대해서는 약 42초의 시간이 소요

되며 규모가 클수록 비례하여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의 증가는 지진의 영향이 클

수록 보다 넓은 지역에 파급효과가 발생하므로 인해 생성

되는 데이터의 양도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Fig. 4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발생 가능한 

지진의 규모를 고려하면, 본 개선된 ShakeMap 서비스를 

통해 지진 발생 후 약 2분 30초 이내에 위치기반의 조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가적인 연

구개발을 통하여 소요시간을 보다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 3. Process of online ShakeMap service data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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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alysis of ShakeMap generation time by 

earthquake magnitude for 3 areas

3. Establishment of Seismic Disaster 

Information Service Improvement Model

Fig. 5. Improvement of earthquake disaster information 

services using Rapid ShakeMap

ShakeMap 생성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현행 지진재난 

정보서비스를 Fig. 5와 같이 개선할 수 있다. 먼저, Fig. 5

의 좌측 부분과 같이 지진 발생 후 MMI 단위의 

ShakeMap을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일반 시민이 자신이 

위치한 지점에 대한 지진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진앙지에 인접한 지역의 시민은 자신이 지진피

해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지진의 영향이 약한 지역에 위

치하고 있는 시민은 평정심을 갖고 일상생활을 유지함으

로써 지진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Fig. 5의 우측에 정리한 바와 같이 PGA 단위로 표출된 

ShakeMap을 제공하게 되면 이를 활용하여 건물의 붕괴 

위험도를 추정하여 지도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

영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재난관리청이 개발한 HAZUS 모

델[7-9] 등은 지진동으로 인한 지진 발생 지역별 가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건물의 붕괴 위험도를 계산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계산된 ShakeMap을 활

용하여 건물의 붕괴 위험도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면 지진 발생 이후 수 분 내에 붕괴위험 건물을 추정하여 

지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진피해 붕괴위험 건물정보 제공 서비스는 지진

발생 후 긴급 위험도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

임기관 담당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Implementation of Seismic Disaster 

Information Service App.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속 ShakeMap 기반 지진재난 정

보서비스 개선 모델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북 

포항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진재난 정보 서비스 앱을 설계

하고 구현하였다.

Fig. 6은 지진재난정보 제공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지진위험도 알림 기능을 표출한 결과이다. 일반 시민은 이 

앱이나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통해 1차적으로 지진재난 

발생 정보를 수신한 이후 약 2분 30초 이내에 앱을 통해

ShakeMap을 기반으로 구성된 위치기반 지진재난 위험도 

정보를 수신 및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서비스는 개

략적인 지진정보만을 알려줄 수 있었던 기존의 정보서비

스에 비해 시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진위험도 

정보를 진도(Intensity) 단위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

민의 안전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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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velopment results of the earthquake 

disaster information service application using 

rapid ShakeMap

IV.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진재난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진의 영향

을 진도나 지반최대가속도 등의 단위로 표출할 수 있는 

ShakeMap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ShakeMap 생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험한 결과 

약 2분 30초 내에 발생한 지진에 대한 ShakeMap을 생성

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진위험도 정보제

공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지진재난정보 제공 앱을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운

영한 결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도중첩 등의 방법

으로 ShakeMap 제공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개인 위치에 

대한 지진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ShakeMap 생성 시간

을 단축시킨다면 보다 유용한 지진재난 정보제공 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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