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Space Technol. Appl. 2(2), 121-136 (2022) 
https://doi.org/10.52912/jsta.2022.2.2.121 

우주기술과 응용
Journal of Space Technology and Applications

pISSN 2765-7469   eISSN 2799-3213

https://www.jstna.org  |  121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를 활용한 초소형위성용  
선박정보수집장치의 수신시험 
김신형, 이창현, 김건우, 조동현† 

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Utilizing Software-Defined Radio, Reception Test of AIS 
Payload Used in a Cube-Satellite 
Shin-Hyung Kim, Chang-Hyun Lee, Gun-Woo Kim, Dong-Hyun Cho†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46241, Korea 

 

요 약 

선박 통신에 있어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은 연안 해역의 선박 운항 모니

터링, 선박 간의 항해 안전을 위한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해상관제 수단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대략 

160 MHz의 very high frequency (VHF) 대역을 사용함과 동시에 지구의 곡률로 인해 통신 거리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인공위성을 통해 해결하고 있지만, 저궤도의 초소형 위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작업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SDR)를 활용하여 초소형위성용 선박정보수집장

치의 수신시험을 증명하였다. R820T2 SDR을 활용하여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으로부터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Adalm-Pluto와 매트랩 시뮬링크를 활용하여 이를 송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감쇠기를 활용하여 위성까지 신호세기가 약해지는 과정을 모사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AIS 탑재체에서 AIS 데이터의 수신 성공 여부를 시연하였다. 

Abstract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used in ship communication is required for marine control way, including 
monitoring of vessel operation in coastal and exchanging of information for safety navigation between 
them. But, it uses a very high frequency band of approximately 160 MHz, and at the same time, due to the 
curvature of Earth, there is a limit to the communication distance. Several demonstrations were made 
successfully over satellite, but not much work has been done yet through cube-satellite which has low-
orbit at 500 km altitude. Here, we demonstrate a reception test of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receiver for a cube-satellites using software-defined radio (SDR). We collected AIS data from ship at port 
of Busan, Korea, using R8202T2 SDR and established to transmit them using Adam-Pluto and Matlab 
Simulink. The process of weakening the signal strength to a satellite was constructed using attenuator. 
Through above process, we demonstrated whether AIS data was successfully received from the AIS 
payload. 

핵심어 : 선박자동식별시스템,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탑재체, 단위시험 
Keyword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software defined radio, payload, unit test 

 

기술논문 
 

 

 

 

 

 

 

 

 

 
 
Received: April 6, 2022 
Revised: April 20, 2022 
Accepted: April 24, 2022 
 

†Corresponding author :  
Dong-Hyun Cho 

Tel : +82-51-510-2309 

E-mail : donghyun.cho@pusan.ac.kr 

 

Copyright © 2022 The Korean Space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CID 
Shin-Hyung Kim 

https://orcid.org/0000-0002-5384-3154 

Chang-Hyun Lee 

https://orcid.org/0000-0002-5252-2527 

Gun-Woo Kim 

https://orcid.org/0000-0002-6399-284X 

Dong-Hyun Cho 

https://orcid.org/0000-0001-7113-1102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2912/jsta.2022.2.2.121&domain=pdf&date_stamp=2022-5-31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를 활용한 초소형위성용 선박정보수집장치의 수신시험 

122  |  https://doi.org/10.52912/jsta.2.2.121 

1. 서론 

선박자동식별시스템(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은 선박의 선명, 제원 등의 선박 

정보와 운항 정보, 보안 정보 등을 VHF(very high frequency) 통신으로 선박 또는 육상에 자동

으로 송수신하는 장치이다. 2002년 이후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는 이 AIS 정보를 활용하여 해상관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선박 정보 수집 및 선박 

간의 항해안전, 연안 해역의 선박 운항 모니터링에 활용하기 위해 AIS를 채택하였다[1]. 이후 

AIS를 활용하여 타선의 정보를 이용한 선박간 충돌방지 및 선박사고 발생시 수색/구조와 같

은 긴급상황에 활용하고 있다[2–5].  

AIS는 해양 물류 감시를 위한 경우, 선박-선박 또는 선박-육지 간 통신을 사용하는데, VHF 

밴드 영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이에 따라 LOS(line of sight) 방향의 최대 40 NM(nautical 

mile)의 통신범위를 갖는다[6]. 따라서 AIS는 선박이 지평선을 넘어 해상을 이동할 때 지구의 

곡률로 인하여 전파가 수신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통신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

라 육지 근처의 선박 AIS 정보는 수신할 수 있으나, 선박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통신이 되

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AV(unmanned aerial vehicle)를 활용한 연안의 AIS 통신범

위를 넓히는 시스템이 제안되었다[7].  

부산의 항만은 우리나라의 물류 요충지로서 우리나라의 빼놓을 수 없는 기간 산업이다. 국

내에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양 사고와 해상안전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AIS 수요가 증

가하고 있기에 위성을 활용한 선박의 탐지 및 AIS 정보 확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수요를 고려하여 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을 바탕으로 큐브위성 경연대회 참가

를 위한 조직이 구성되었고, 초소형 위성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2020년 

초 부산시 및 부산테크노파크 미래해양도시 관련 사업으로서 초소형 위성 개발 협약이 완료

되었으며, 선박 정보를 지상으로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큐브위성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큐브위성에 적용할 예정인 탑재체 장비의 시험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software-defined radio, SDR)를 활용하여 위성용 AIS 수신기 모듈을 지상시험 하였

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2. PNUSAT-1 

2.1 PNUSAT-1 의 임무에 대한 소개 

부산대 초소형 위성 PNUSAT-1(Pusan National University Satellite No. 1)은 기존 AIS 
통신 거리 한계를 우주상에서 인공위성 운영을 통해 해결하고, 여러 대의 선박 정보를 동시
에 획득할 수 있는 큐브위성이다. 국제 선박의 해상 간 이동 시 선박-육지 간 통신이 불가할 
경우 Fig. 1과 같이 위성을 이용하여 AIS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약 100 kg에 달하는 기
존 인공위성의 1/25에 해당하는 4 kg 미만의 큐브위성을 이용하여 저비용, AIS 위성 실현을 
목표로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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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operations. PNUSAT-1, Pusan National University Satellite No. 1. 

 

2.2 PNUSAT-1 에서 적용할 예정인 AIS 수신기에 대한 소개 

Fig. 2와 같이 선박에서 송출하는 AIS 신호를 위성이 우주 공간상에서 수집하기 위해 
QubeAIS 모듈을 선정하였다. 이는 1U+ 크기의 큐브위성에 탑재 가능한 크기이며, Satlab 社
에서 제작하였다. 

QubeAIS 모듈이 수집하게 되는 AIS 신호의 Raw Data는 NMEA(Nation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표준을 따르며, 예시로 Fig. 3과 같다. 콤마 단위로 구분되며 첫 세그먼트부터 차
례로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9]. 

 

 
Fig. 2. QubeAIS module. 

 

 
Fig. 3. AIS raw data.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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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IS VDM message 
② 전체 문장의 수 
③ 전체 문장중의 문장번호 
④ 서로 다른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순서번호 
⑤ “A” or “B”로 나타내어지는 AIS Channel 
⑥ 선박 정보 데이터 
⑦ CRC Checksum 

 

⑥은 우리가 원하는 선박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ASCII 6비트 바이너리 형식으로 표현되
며, 이를 부호화(encode)되었다고 말한다. 이를 해석하는 방법은 먼저 2진수 형식으로 변환
한다. 그 후 만들어진 2진수를 Table 1에 맞게 파싱(parsing)하는 과정을 거치고 각각의 세그
먼트들을 10진수로 변환하면 세그먼트에 대응되는 각각의 선박 정보를 구할 수 있다. 

QubeAIS 모듈의 제원에 기술된 데이터 처리 과정은 Fig. 4와 같다. 수신기 실행 파일의 주
요 부분은 복조기(demodulator)와 복호화(decoder)이며, 샘플링된 데이터를 유효한 AIS 메
시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QubeAIS 모듈 내부 설정에 따라 두 개의 AIS 채널(채널 1 
및 2 또는 채널 3 및 4)을 분리하기 위해 채널 필터에 의해 필터링된다. 그런 다음 필터링된 
데이터에서 패킷 탐지기가 실행되어 채널에서 가능한 패킷을 검색한다. 우주에서 수신된 AIS 
메시지는 최대 ±4 kHz의 도플러 편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복조 알고리즘의 후속 단계를 조
정하는 데 중심 주파수 추정기가 사용된다. 패킷 필터의 출력은 GMSK 복조기에 의해 처리
되고, 9,600 bps 비트 스트림의 재구성을 위해 시간 및 데이터 복구 블록으로 전달된다. 마지
막으로 패킷 검증 과정에 의해 비트 스트림이 올바른 HDLC 프레임 구조와 CRC CheckSum
을 검사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Table 2와 같은 40 byte의 크기를 가진다. 그 후 SD 
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선택적으로 외부로 출력시킬 수 있다[9].  

Table 1. Bit field description 

Ship’s information Bit Description 

Message ID 6 Message identification 

MMSI number 30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 ⋯ ⋯ 

Longitude 28 1/10,000 min unit 

Latitude 27 1/10,000 min unit 

Direction 9 0–359 degree 

 

Fig. 4. Overview of the demodulator and frame de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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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ta size 

Data type Size 

Raw data 256 bit 

Decoded data 40 byte 

 
Fig. 5는 QubeAIS 모듈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전력 보드를 보여주고 있다. 

전력 보드에 공급된 전압은 AIS 리시버 구동에 필요한 3.3 V, 5 V로 분리되어 출력된다. P1 
커넥터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P2 커넥터를 통하여 AIS 리시버 내부에 진입할 수 있다. 
그 후 우분투 운영 체제에서 미니컴(Minicom, 시리얼 통신용 터미널)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Fig. 6은 미니컴을 통해 입력한 명령어를 보여주고 있다. UART 통신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
에 일반적인 속도인 115,200 bps를 설정해주고, CSP 패킷을 받기 위해 주소와 게이트웨이 
값을 각각 지정해 준다. 

QubeAIS Receiver와 마더보드 간에 명령 및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Satctl을 사용
한다. Satctl이란 Satlab control의 약자이며 QubeAIS Receiver의 제조사에서 제작한 c언어 
소스코드이다. 이를 컴파일하기 위해선 Waf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서로 다른 기종
의 운영체제에 대한 Cross-Development Tool로써 빌드 자동화 도구이다. Fig. 7에 실행파일
이 도출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이 실행파일을 통해 QubeAIS Receiver와 명령 
및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Fig. 5. Power line. 

 

Fig. 6. Minicom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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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uild process. 

 

3. SDR 기반 위성용 AIS 부품 시험 

3.1 AIS 시험용 시스템 구성 

항구 근처는 습도가 높으며 컨테이너를 다루는 운송 장비로 인하여 먼지가 많은 편이다. 따
라서 위성용 부품을 항구에서 직접 수신시험을 한다면 부품을 오염시킬 위험요인이 다분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성용 부품에 대한 시험은 클린 룸에서 진행되기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내에서 선박정보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한 SDR 송수신기를 활용한 AIS 부품 시험의 구성을 Fig. 8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R820T2 SDR을 활용해 항구 근처에서 AIS 신호를 수집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계
로 수집된 신호를 가지고 실험실 내에서 Adalm-Pluto SDR을 활용하여 송신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AIS 신호가 위성까지 긴 거리를 나아가며 감쇄되는 신호를 모사하기 위해 감쇄기
(attenuator)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이러한 상황일 때 QubeAIS 모듈에서 AIS 신호 수신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SDR 수신기를 통한 AIS 실제 데이터 획득 

기존의 라디오가 각종 전자부품을 납땜하여 고정적인 기능이었다면 SDR은 디바이스에 
범용 전자부품을 탑재해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라디오 기능이 바뀌는 장치이다. 따라서, 하나
의 장비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SDR 수신기를 적용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크기가 소형이기에 야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용이

Fig. 8. Overall system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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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또한 MATALB의 Support Package를 활용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기에 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적합한 SDR 수신기로서 R820T2 SDR을 선정하였으며,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10과 같이 노트북에 설치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연안의 선박으
로부터 실제 AIS 신호를 저장하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Fig. 11과 같다. 

또한 Fig. 12와 같은 MATLAB 에드온(Add-on)에서 제공하는 ‘Communication Tool Box 
package for RTL-SDR‘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Fig. 9. R820T2 SDR. SDR, software-defined radio. 

 

 

Fig. 10. Installation to laptop. 
 

 
Fig. 11. First process. 

 

 

Fig. 12. Add-on communication too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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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박스 내 ‘Ship Tracking Using AIS Signal Example.m’ 코드를 사용하며, AIS 신호의 주
파수는 주로 161.975 MHz, 162.025 MHz이기 때문에 중심주파수(center frequency)를 162 
MHz로 설정한다. 실험 장소는 Fig. 13과 같이 많은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부산항 제 4부두’
에서 진행하였다. 

약 2분 동안 수신을 진행한 뒤, MATLAB 기능 중 BasebandFileWriter 함수를 이용하여 해
당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이때, 지정 변수들은 Table 3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 함수를 통해 
복소수 형태의 데이터를 bb 형식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Fig. 14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며, AIS 실제 신호를 수집한 파일이다. 

 

 
Fig. 13. Location. 

 
Table 3. Parameter 

 

 
Fig. 14. Baseband file.  

Parameter Value 

Baseband sample rate 230,400 

Sample per frame 2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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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DR 송신기를 통한 AIS 데이터 송신 

앞서 포착된 AIS 신호를 송신하기 위하여 Fig. 15와 같은 Adalm-Pluto SDR 모듈을 선정하
였다. 해당 SDR 송신기는 SDR 송수신기 모듈 중 비교적 저가의 장비인 반면, R820T2 SDR 
수신기가 갖지 못한 송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일반인
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으므로 능동적으로 RF 및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한 기초
를 탄탄하게 닦을 수 있을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MATLAB Simulink 소프트웨어 패키지
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통해 친숙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SDR 모듈을 쓴 이유는 실제 우주에서 위성이 선박을 향해 접근 및 멀어짐에 따라 발
생하는 도플러 시프트 현상을 모사하기 위함이다. 현 논문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추후 위
성의 움직임에 따른 도플러 시프트 현상의 재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파수 변경이 가
능한 SDR 모듈을 적용하였다(Fig. 16).   

두 번째 단계로 Fig. 17과 같이 앞서 포착된 실제 AIS 신호를 송출해 보고자 한다. MATLAB 내 

Add-on 메뉴에서 ‘Communication Toolbox Support Package for Analog Devices ADALM-
Pluto Radio’을 추가하면 Simulink 내에서 Adalm-Pluto 블록을 사용할 수 있다.  

Fig. 18과 같이 MATLAB 시뮬링크에서 ‘baseband File Reader’ 블록과 ‘Transmitter’ 블록
을 결합한다. Reader 블록에는 앞서 얻은 bb파일을, Transmitter 블록 내 지정변수에는 SDR 
수신기를 사용했을 때와 똑같은 값으로 설정하여 실행을 하였을 때 결과를 살펴본다. 

다음은 Spectral analysis로 살펴본 결과이다. Fig. 19는 AIS 신호를 송신하지 않고 있을 때, 
Fig. 20은 AIS 신호를 송신하고 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Fig. 20에서 AIS 신호의 주파수 
영역대인 160 MHz 부근에서 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송출되
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였다. 

 
Fig. 15. Adalm-Pluto SDR. 

 

 

Fig. 16. Installation to lap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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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econd process. 

 

 
Fig. 18. Matlab silmulink structure. 

 

 
Fig. 19. Normal state. 

 

 
Fig. 20. State using Adalm-Pluto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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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호 감쇠 

QubeAIS 모듈은 저궤도 500 km에서 운용된다. Fig. 21과 같이 선박에서 송출된 AIS 신호
가 위성(최소 직선거리 500 km, 최대 직선거리 2,100 km)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호 세기
(dB)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경로 손실(path loss)이라 한다. 이러한 환경을 감쇄
기를 사용하여 구현하도록 할 것이다. 이때 신호 세기(dB) 감소량을 자유 공간 경로 손실
(free space path loss, FSPL) 계산식을 사용하였으며, 수식은 아래와 같다[10]. 

 𝐹𝑆𝑃𝐿 = ൬4𝜋𝑑𝜆 ൰ଶ
 

 = ቀସగௗ ቁଶ
                    (1) 𝜆: 신호의 파장(m) 𝑓: 신호의 주파수(Hz) 𝑑: 통신 거리(m) 𝑐: 빛의 속도(3 × 10଼ m/s) 

 

FSPL식 양변에 log를 취해 데시벨(dB) 단위로 표현할 수 있다. 
 𝐹𝑆𝑃𝐿(𝑑𝐵) = 10 logଵ ቆ൬4𝜋𝑑𝜆 ൰ଶቇ = 20 logଵ(𝑑) + 20 logଵ(𝑓) + 20 logଵ ൬4𝜋𝑐 ൰ = 20 logଵ(𝑑) + 20 logଵ(𝑓) − 147.5                            (2) 
 

선박 송신기의 게인 값(G transceiver)과 위성 수신기의 게인 값(G receiver)을 고려한다. 
 𝐹𝑆𝑃𝐿(𝑑𝐵) = 20 logଵ(𝑑) + 20 logଵ(𝑓) − 147.5 − 𝐺௧ − 𝐺             (3) 
 

Class A 선박에 대하여 법률로 정해진 AIS 신호 송출 전력이 12.5 W이므로 dB 단위로 표
현하면 11 dB이다. 위성 수신기의 게인 값은 0에 근접하므로 0 dB로 가정한다. 

 
Fig. 21.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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𝐺௧ = 11 dB 𝐺 ≅ 0 dB                              (4)      
                 
AIS 주파수 162 MHz에 대하여 최소거리 500 km(위성이 선박 바로 위에 있을 때, 즉 위성 

고도), 요구사항에 따른 최대 거리 2,100 km일 때에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𝐹𝑆𝑃𝐿(𝑑𝐵) = 20 logଵ(500 × 10ଷ) + 20 logଵ(162 × 10) − 147.5 − 𝐺௧ − 𝐺 ≅ 119.6 dB(𝑤)(= 89.6 dBm)                                               (5) 
 𝑆𝑃𝐿(𝑑𝐵) = 20 logଵ(2100 × 10ଷ) + 20 logଵ(162 × 10) − 147.5 − 𝐺௧ − 𝐺 ≅ 132.1 dB(𝑤)(= 102.1 dBm)                                                (6)          
 
따라서 실제 신호 세기는 120–132 dB(w) (= 90–102 dBm) 정도의 감쇠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실험에서 사용하는 Adalm-Pluto의 출력 파워는 7 dBm이므로 이를 고려해 127–
139 dB(w) (= 97–109 dBm) 감쇄 환경을 만들어주면 실제 신호 세기 감소 환경을 모사할 수 
있다. 

Fig. 22는 0 dB부터 30 dB까지 10 dB 간격으로 감쇠시킬 수 있는 저가의 고정형 감쇠기이다. 
이를 SMA 케이블을 사용해 일렬로 연결하여 120 dB 혹은 130 dB 감쇠 환경을 만들 수 있고, 
10 dB 이하의의 수치는 Adalm-Pluto의 시뮬링크 환경에서 게인 값을 수 dB 단위로 입력할 
수 있으므로 요구되는 감쇠 환경을 만들 수 있다. Fig. 23은 최종적으로 Adalm-Pluto SDR과 
연결한 모습이다. 

 

 
Fig. 22. Fixed attenuator. 

 

 
Fig. 23. Connect to Adalm-Pluto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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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험 결과 

Fig. 24는 QubeAIS 모듈의 시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안테나의 경우, 저가의 VHH 대역의 제
품을 사용하였다. 최대거리일 때 나타나는 감쇠량 132 dB를 모사하기 위하여 Fixed Attenuator로 
140 dB을 연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Fig. 25는 QubeAIS 모듈에서의 수신 결과를 보여준다. 

수신 결과로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Channel 1을 통하
여 수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690ea74000000a42c3a094181068d899c601854f3ec7’
는 QubeAIS 모듈의 출력 데이터로서 16진수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은 2진수로 먼저 변환 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TU-R M.1371-5 부속서에 기술된 AIS 
데이터 형식으로 2진수 값들을 파싱(parsing)한다. 그 후 각각의 파싱된 값들을 10진수로 변
환하여 선박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COSMOS라는 프로그램 내에서 루비(Ruby) 언어로 구현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는 Fig. 26과 같다.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MMSI)를 비교해 보니 서로 동일하였고, 정
박해 있는 선박들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선회율(rate of trun)과 실제속력(speed of ground)

Fig. 24. Experiment. 

 

Fig. 25. Output data in QubeA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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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임을 보여준다. 또한 경도/위도를 보면 각각 129.31251/35.18704로서 R820T2 SDR로 
부산항에서 수집한 위치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QubeAIS 모듈이 정상적으로 AIS 
데이터를 수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를 활용하여 초소형위성용 선박정보수집장치의 수신 
시험을 진행하였다. 선박에서 송출되는 신호를 수집하기 위해 SDR 수신기(R820T2) 모듈을 사
용하였으며, SDR 송신기(Adalm-Pluto) 모듈로 신호 송출 환경을 설계하였다. Attenuator를 
이용하여 위성과 선박까지의 경로손실 개념을 적용할 수 있었고, 실험결과 QubeAIS 모듈에
서 정상적으로 선박 데이터가 출력됐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과제로 위성의 궤
도 운동에 따른 도플러 시프트 현상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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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Decoded output data in COSMOS.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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