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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항시설법 제2조 14항에 따르면 장애물 제한표면
(OLS, Obstacle Limitation Surfaces)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
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
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구역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구역은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전이
표면 등을 의미한다. 유승권 외(2021)에 따르면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1955년부터 항공기가 공
항에서 안전하게 입ㆍ출항하기 위한 장애물제한표면의 
표준 및 권장 사례를 설정하고 비행장 주변 물체의 높
이를 제한하여 왔다. 대한민국은 ICAO ANNEX 14
에 포함된 장애물 제한 표면에 대한 표준 및 권장 관행
에 따라 국내 비행장의 운영상황을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는 1950년대부터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 비행장을 운
영하는데 있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애물이 없는 이상
적인 상공을 정의하기 위해 장애물 제한표면(OLS, Ob-
stacle Limitation Surface)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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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은 ICAO Annex 14 Volume 
II-Heliports 및 ICAO Doc 9261 Heliport Manual
에 기초하여 각 국가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상황에 
맞게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 ICAO에서 제시하고 있
고 있는 헬기장의 장애물제한표면은 접근 및 이륙 상승 
표면(approach and take-off climb surface)과 전
이표면(transition surface)으로 구성되는데, 전이표면
의 경우 PinS(Point in Space) 접근절차가 수립된 
FATO에서만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
라의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 “장애물제한표면의 기준”에 따라 진입표면과 
전이표면, 수평표면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
용하고 있는 수평표면은 헬기장 착륙대 양쪽 중심에서 
반경 200m범위 내에서 45m의 고도제한을 적용한다.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헬기장의 경우, 헬기장 주변
에 설정되는 장애물제한표면으로 인해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게 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 2022년 초 인천시 남동
구일원에 42층 주상복합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인근의 
정부기관에서 신축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이 해당 기관 
옥상 헬기장의 장애물제한표면 중 수평표면을 초과하
는 것으로 주장하여 신축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
도되었다. UAM의 경우 도심에서 운용되는 항공교통수
단으로서 Vertiport 설치 시 주변 도심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이 설정되고 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장애물제한표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
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에 대한 
국내외 설정 기준에 대해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국제기
준 및 주요국가와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현재 보고되고 
있는 UAM Vertiport 장애물제한표면과 기존의 헬리
콥터 장애물제한표면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국내 UAM Vertiport에 대한 장애물제한표면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국내외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2.1 국내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공항시설법상 헬기장은 육상/옥상/수상/선상/해상
구조물 헬기장으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UAM 
과 관련된 육상 및 옥상헬기장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만 기술한다. 
우리나라는 「공항 · 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조(정의)｣에서 헬기장(heliport)이란 회전익항공기
의 도착, 출발 또는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 또는 
구조물 위에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헬기장의 “활
주로(FATO, Fianl Approach and Take off Area)”
는 회전익항공기가 제자리비행(hover)을 위해 착륙접
근조작의 마지막 단계가 완료되는 지역 또는 이륙기동
이 시작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헬기장의 “착
륙대(safety area)”는 활주로를 이탈하는 회전익항공
기의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주변에 일정한 
크기로 설치하는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헬기장 활주로(FATO)의 길이와 폭은 운용하는 항공
기의 크기(D)에 따라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Fig. 1과 같
이 항공기 크기(D)의 길이와 폭 모두 1.2D(단, 최소 
15m)를 적용한다. 

헬기장의 착륙대는 길이와 폭 모두 활주로 양끝 경
계면에서 항공기 크기(D)의 0.5배 이상 확장한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개발한 수리온(D값 
19m1))을 기준으로 활주로(FATO)의 크기는 23m× 
23m, 착륙대의 크기는 33m×33m로 산출된다. 국내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은 Fig. 2와 같이 진입표면, 전
이표면, 수평표면으로 구성된다. 진입표면은 헬기장 진
입구역의 길이는 1천미터이고 진입 표면의 경사도는 8
분의 1, 진입표면 긴 바깥쪽 변의 착륙대 긴 변의 연장
선에 대한 경사도는 헬기장에서는 그 경사도를 100분
의 27을 적용하여 착륙대 크기가 33m일 때 진입표면 
외변의 길이는 573m이다. 

수평표면은 착륙대 중심선의 양쪽 끝 지점에서 반지
름 길이가 200m인 원호와 각각의 원호를 연결한 접선
으로 이루어진다. 전이표면은 수평표면과 진입표면의 
옆변 교점과 진입표면의 내측저변, 착륙대 가장자리, 
수평표면의 평면에 위치하는 위쪽 가장자리로 이루어

1) 한국항공우주산업 KUH-1 기동헬기 수리온 주요제원(https://www.koreaaero.com/KO/Business/KUH1.aspx).

Fig. 1. FATO and safet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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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2분의 1로 한다. Fig. 2의 
아래 그림은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의 지표 투영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체 면적은 692,225.63m2으로 
산출되었다. 

2.2 해외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2.2.1 ICAO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ICAO에서는 Annex 14 Volume II-Heliports 및 
ICAO Doc 9261 Heliport Manual을 통해 헬기장에 
대한 설치 기준과 장애물제한표면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헬기장 설치 기준은 접지 및 부양 구역(TLOF, Touch 
down and Lift-Off area)는 1D, FATO는 1.5D, 안
전구역(SA, Safety Area)은 0.25D 또는 3m 중 큰 거
리로 설정해야 한다. 

장애물제한표면은 이륙 상승 및 접근표면(Take-off 
Climb and Approach Surface)과 전이표면으로 구
성되며, 이륙 상승 및 접근표면은 Fig. 3과 같이 안전
구역의 끝에서 위쪽으로 경사지고 FATO의 중심을 통
과하는 선의 중심에 있는 표면으로서 FATO의 표고 위
로 152m(500ft)의 지정된 높이에 있는 외부 가장자리
로 구성된다.

이륙 상승 및 접근 표면의 길이와 경사도는 Table 1
과 같으며, 경사설계범주 A, B, C 등급으로 분류하며, 
각 등급은 헬리콥터 성능에 따라 A는 1종, B는 3종, C
는 2종 성능의 헬리콥터에 각각 적용한다. 

경사 등급 “A”의 경사도는 4.5%(1/22.2)로서 총길
이가 3,386m로서 가장 길고, 경사등급 “B”는 1구간과 
2구간으로 분류하여 1구간은 8%(1/12.5), 2구간은 
16%(1/6.25)의 기울기를 갖으며, 총길이는 1,905m를 
나타낸다. 경사범주“C"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12.5% 
(1/8)의 경사도를 갖으며, 길이는 1,220m를 나타낸다. 
이륙 상승 및 접근 표면의 폭은 Fig. 4와 같이 주간
(7RD2), 10%의 확장률) 또는 야간 10RD 15% 확장
률)의 크기로 갖는다. 수리온의 D값(19m)을 기준으로 
야간 운용 헬기장의 폭은 161.5m의 크기를 갖게 된다.

Fig. 5는 경사범주 “C”에 대한 장애물제한표면과 지표
면 투영 시 면적을 나타낸 것으로서 전체면적은 279,532.5m2

으로 분석되었다. 유럽연합과 영국, 호주, 중국은 
ICAO의 헬기장 설치 기준 및 장애물제한표면 적용 기
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RD(Rotor Diameter)=0.85D.

Fig. 2. Heliport OLS and projection area

Fig. 3. ICAO’s OLS-Take-off climb/approach 
surface 

Table 1. Dimenstions and slopes of OLS for ICAO

표면 구분
경사 설계 범주

A B C

이륙
상승
및

접근
표면

폭
주간 7RD(10% 확장률)

야간 10RD(15% 확장률)

1
구간

길이(m) 3,386 245 1,220

경사도
4.5%

(1/22.2)
8%

(1/12.5)
12.5%
(1/8)

2
구간

길이(m) - 830 -

경사도 -
16%

(1/6.25)
-

총길이(m) 3,386 1,075 1,220

전이
표면

경사도 50% 50% 50%

높이(m) 45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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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FAA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미국에서는 FAA(2012)를 통해 헬기장에 대한 기본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헬기장 주요 구역은 
TLOF, FATO, SAFETY AREA로 분류하고 있다. 헬기장 
설치 기준은 접지 및 부양 구역(TLOF, Touch down 
and Lift-Off area)는 1D, FATO는 1.5D, 안전구역
(SA, Safety Area)은 ⅓RD 또는 ½D 중 큰 거리로 설
정해야 한다. 장애물제한표면은 기본표면과 접근표면, 
전이표면으로 분류된다. 기본표면은 FATO의 크기와 
모양이 일치하며, Fig. 6과 같이 접근표면은 기본표면
의 양쪽 끝에서 시작하여, 그 너비가 500피트(152m)
인 4천 피트(1,219m) 수평 거리로 바깥과 위로 확장
되며, 접근면의 경사는 8:1이 적용된다. 

전이 표면은 기본 표면의 측면 경계로부터 바깥쪽으
로 그리고 접근 표면의 중심선과 접근 표면의 중심선
에서 수평으로 측정된 250피트(76.2m) 거리에 대해 2:1
의 경사로 접근 표면으로부터 위로 확장된다. 또한 헬기

장 장애물제한표면의 지표 투영면의 면적은 374,376m2

으로 분석되었다. 

2.2.3 일본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일본의 헬기장에 대한 장애물제한표면 기준은 일본 
항공법 시행규칙[4]에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
일하게 진입표면과 수평표면, 전이표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입표면과 수평표면의 규격 역시 우리나라와 동
일하다. 

진입표면의 길이는 1,000m, 기울기는 1/8, 확장 기
울기는 27/100로서 착륙대 크기가 33m일 때 진입표
면 외변의 길이는 573m이다. 수평표면은 착륙대를 중
심으로 200m, 높이는 45m를 적용한다. 다만 전이표
면의 경우 1/2경사면으로 45m까지 수평하게 확장되
는 형태를 갖고 있어 수평표면과의 전이표면의 교차점
까지 확장되는 우리나라와 차이점을 보인다. Fig. 7은 
일본의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을 도식한 그림과 지표 
투영시 면적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일본의 헬기장 장애
물제한표면의 지표 투영면의 면적은 710,679.31m2으
로 분석되었다. 

2.2.4 국내외 장애물제한표면 비교 검토

국내외 헬기장 설치 기준 및 장애물제한표면에 대해
서 검토한 결과(Table 2), ICAO는 진입표면과 전이표

Fig. 4. Take-off climb/approach surface width

Fig. 5. CAT “C” heliport OLS and projection area

Fig. 6. FAA’s heliport OLS and projec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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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적용하나 전이표면은 PinS(Point in Space) 접
근절차가 수립된 FATO에서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일반 VFR 헬기장에서는 진입표면만 적용하는 것
으로 나타나 장애물제한표면 투영 면적이 279,532.5m2

로서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미국 FAA에서는 진입표면의 내변 기준이 

FATO부터 시작되는 것과 전이표면이 진입표면 외측
변까지 연결되는 차이점을 나타냈으며 이로 인해 장애

물제한표면 투영면적은 374,376m2로 분석되었다. 한
국과 일본은 수평표면을 적용하고 진입표면이 지속적
으로 확장되어 사다리꼴 형태를 갖는 차이점을 나타냈
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장애물제한
표면 투영면 면적은 각각 692,226m2, 710,6791m2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의 투영면적
은 ICAO의 2.47배, 미국의 1.85배 넓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UAM Vertiport 장애물제한표면 기준(안) 

3.1 미국 FAA

FAA(2022)는 Engineering Brief No. 105, Ver-
tiport Design을 통해 수직 이착륙(VTOL) 운항을 위
한 Vertiport 설계에 대한 임시 지침을 제공하였다. 
FAA(1991)에서는 군용 틸트로터(V-22) 기술을 모델
로 한 민간 틸트로터 운용을 대비하여 이미 1991년에 
“Vertiport Design”을 제공하였었다. 하지만 틸트로터 
항공기가 민간 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아 해당 AC는 
2010년 7월 28일자로 취소되었다. 하지만 현재 새로
운 e-VTOL 항공기 및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업계
가 급속히 진화하고 있어 e-VTOL 운항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발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시점으로서 이를 
위해 FAA에서는 EB를 통해 중간지침을 제공하였다. 

EB No.105는 보다 포괄적이고 성능기반 Vertiport 
설계 지침서가 수립될 때까지 Vertiport 설계에 대한 
중간 지침이다. FAA는 새로운 민간 항공기의 설계와 
VTOL 운영을 수용하기 위한 기존 헬리콥터 및 항공기 
착륙 시설의 수정에 이 EB에 포함된 지침을 사용할 것
을 권고한다. 해당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VTOL 항
공기의 성능은 Table 3과 같으며, 항공기의 최대 크기
는 15.2m이며, 최대 이륙중량은 3,175kg, 조종사 탑
승, 비행조건은 VFR로 제시되었다.

Vertiport 착륙 구역을 헬기장과 동일하게 TLOF, 
FATO 및 안전 구역(SA)으로 분류하였다. 설계의 기준
이 되는 VTOL의 크기는 항공기의 제어 치수(CD, Con-
trolling Dimension)에 기초하고 있다.

CD는 수평면에서 측정한 항공기의 가장 바깥쪽 반
대 지점 두 곳 사이의 가장 긴 거리(예: 날개 팁-날개 
팁, 로터 팁-로터 팁, 로터 팁-날개 팁 또는 동체-로터 
팁)이다. 1CD는 항공기에서 가장 긴 거리를 의미하며, 
Vertiport의 크기는 Fig. 8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구
성요소별 크기는 TLOF는 1CD, FATO는 2CD, 안전

Fig. 7. Japan’s heliport OLS and projection area

Table 2. Comparison of heliport OLS

구분 한국 ICAO* 미국 일본

진입
표면

내변기준 착륙대 SA FATO 착륙대

길이(m) 1,000 1,220 1,219 1,000

경사도 1/8 1/8 1/8 1/8

확장률 27% 15% 5% 내외 27%

외변
길이(m)

566 158 152 566

전이
표면

경사율 1/2 1/2 1/2 1/2

높이(m) 45 45 45 45

수평
표면

거리(m) 200 - - 200

높이(m) 45 - - 45

면적(천m²) 692 280 374 711

* ICAO는 경사설계범주 C를 적용한 것이며, 진입표면은 야간 
사용을 기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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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은 3CD로 명시되었다. Vertiport에 대한 장애물
제한표면은 Fig. 9와 같이 헬기장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본표면과 접근표면, 전이표면으로 구성된다. 기본표면
은 FATO와 일치하며, 접근표면은 수평으로 1,219m, 
폭은 152m, 경사도는 8:1을 적용한다. 전이표면은 경
사도 2:1, 확장거리는 기본표면에서 76m이다. 

3.2 유럽연합 EASA

EASA(2022)는 2022년 3월에 전세계 최초로 Verti-

port에 대한 프로토타입 기술기준을 발표하였다. 해당 
기준에서는 Vertiport의 물리적 특성, 필요한 장애물 
환경, 시각 보조 장치, 등화 및 표시뿐만 아니라 지속적
인 안전한 비행과 착륙을 위한 항로의 대체 Vertiport
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한다. Vertiport(VPT) 기준은 
두 단계로 개발될 예정이며, 첫 번째 단계는 유인 VTOL
의 운항에 적용 가능한 VFR Vertiport 또는 그 일부의 
설계를 위한 프로토타입 기술 사양을 수립하고, 두번째 
단계에서 Vertiport 설계 및 인증과 관련된 인증 사양
(CS), 기술기준과 권한, Vertiport 운영자 및 Vertiport 
운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Vertiport 규칙 요구 사항은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1단계 기준은 EU 규정 및 EASA 인증 
사양과 ICAO Annex 14, Volume I ‘Aerodromes’, 
Volume II, ‘Heliports’, ICAO Doc 9261, Heliport 
Manual 및 VTOL 제조업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
합하게 수립되었다.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VTOL 
항공기의 크기(D) Fig. 10과 같이 수평면에서 VTOL 

Table 3. Reference aircraft

구분 범주

설계
특성

추진체 분산형 전기(배터리) 추진

추진체 수 2개 이상

최대이륙중량 5,670kg 이하

항공기 길이 15.2m 이하

항공기 폭 15.2m 이하

운항
조건

운항 지역 지상 또는 옥상

조종사 탑승

비행 조건 VFR

성능

제자리비행 정상 운항에서 HOGE

이륙 수직

착륙 수직

하강풍 FATO 내 안전보장

Fig. 8. Relationship and dimensions of TLOF, 
FATO, and safety area

Fig. 9. FAA vertiport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초안

Fig. 10. EASA UAM 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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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돌출부를 둘러싸는 가장 작은 원의 직경을 의미
한다.

EASA도 Vertiport 착륙 구역을 헬기장과 동일하게 
TLOF, FATO 및 안전 구역(SA)으로 분류하였다. 설계
의 기준이 되는 VTOL의 크기는 항공기 크기(D)를 기
초로 하며, 구성요소별 크기는 TLOF는 0.83D, FATO
는 1.5D, 안전구역은 0.25D 또는 3m를 적용하도록 
명시되었다. 장애물제한표면 역시 헬기장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륙 상승 및 접근 표면의 길이와 경사도는 
Table 1과 같다. 경사 설계 범주는 A, B, C 등급으로 
분류하며, 각 등급은 VTOL 성능에 따라 A는 1종, B는 
3종, C는 2종 성능으로 각각 적용한다. 전이표면은 
VTOL 항공기가 측면 기동 절차가 수립된 경우에만 적
용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3.3 UAM Vertiport 설치 검토(안)  

미국 FAA 및 유럽연합의 EASA에서 발표한 Verti-
port 설치 기준 및 장애물제한표면 기준은 Table 4와 
같이 기존 헬기장 설계 기준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우리나라 헬기장 설
치기준을 준용하여 Vertiport 설치 기준을 수립할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항시설법상에서 적
용하고 있는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의 투영 면적은 
ICAO의 2.47배, 미국의 1.85배 넓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도심 내에 설치되는 UAM Vertiport에 공항시설
법 상의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면 운용 상 많은 제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CAO와 FAA’의 Vertiport에 규정을 
폭넓게 만족할 수 있도록 진입표면의 경우 내변의 길
이는 SA를 기준하며, 길이는 1,220m, 경사도는 1/8, 
외변의 길이는 152m를 적용하고, 전이표면은 1/2의 
경사도, 높이는 45m를 기준으로 하며, 현재 국내 헬기
장에 적용하고 있는 수평표면은 제외할 것을 제시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 및 국제 
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헬기장의 장애물제한표면과 
UAM Vertiport에 적용하는 장애물제한표면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에 있어
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평표면을 적용하고 있으며, 진
입표면 1/8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장애물제한표면의 
지표면 투평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는 일본, 한국, 미
국, ICAO 순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ICAO의 
2배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FAA 및 유럽엽합의 EASA에서 제시하고 
있는 UAM에 대한 장애물제한표면은 헬기장 장애물제
한표면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UAM Vertiport를 설치하고자 
할 때 주변 장애물 관리를 위해 헬기장에 적용하고 있
는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국내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은 국제기준대비 2배 
이상 넓은 지역이 포함되고 있어 헬기장 주변 건축물
에 대한 고도제한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Vertiport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수
립에 앞서 헬기장 장애물제한표면의 국제 규격화가 먼
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Vertiport에 대
한 장애물제한표면은 FAA와 ICAO의 기준을 모두 만
족할 수 있는 진입표면과 전이표면을 적용하여 항공기 
안전을 보장하면서 장애물제한표면은 현재의 헬기장보다
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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