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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공간 재난관리 및 재난의료 개선방안 
Disaster Management and Disaster Medical 

Improvement in Underground Space 

배윤신 t 박지여r 

Bae, Yoonshin. Park , Jihye 

Abstmct In this study, the disaster management and disaster medical improvement was described in 

underground space(specifically underground shopping center) in case of frre disaster occurred. Firstly, statue 
and system was discussed conceming building law, safety, frre services, refuge. πle underground in Seoul 

management is classified as to space and form and management agent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form. 

Because the difficulty of emergency rescue arises due to individual management system unified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and improvement of facility management agent is necessary. For the patient to be transfer 

on the ground, corporation between command head quartεr and emergency rescue team are essential. And 

disaster information and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are also need to be considered. Therefor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emergency saving is urgent considering distribution of medical institution and medical 

treatment. 

Keywords Underground Space,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Medical Treatment, Disaster Information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지하공간에서 화재발생시 재난관리 및 재난의료 개선방안을 지하상가를 중심으 

로 기술하였다. 먼저 지하공간에서의 법령 및 제도를 건축법관련， 안전관련， 소방관련， 피난관련으로 고찰해 보 
았다. 서울시 지하상가의 분류는 공간 및 형태적 유형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 형태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개별관리체계로 인하여 화재 및 재난발생 시 현장의 통합지휘체계와 현장 응급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향후 통합관리를 위한 대책 및 시설관리주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해 발생 시 이송 
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의료진과 응급구조사가 존재하고， 현장지휘본부와의 협조가 원활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재해정보와 응급의료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용의료기관 분포와 진료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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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과 같은 토목부문에서 수행되었다. 도심교통난 심화로 인해 지하철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고 있으며 인접 건축물의 

지하층과 지하철 역사를 연계하는 지하도시 공간 개발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또한 대규모 지하공간에서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도 진행 중이다. 국내 지하공간 관련 법령에는 건축법， 건축법시행 

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며 지하건축물에 대한 규정 대부분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재난의 관리를 위한 각종 법령이 건축법， 소방법 등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재난관리체계의 통합적 구조화에 어려움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에서의 법령 및 제도를 건축법 관련， 안전 관련， 소방 관련， 피난관련으로 분류하고 개선방안 

을 고찰해 보았다. 지하공간 중에서 지하상가는 공간 및 형태적 유형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 형태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방화 및 유지관리 측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별 관리체계로 인한 화재 및 재난발생 시 현장의 통합 

지휘체계와 현장 응급구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통합관리를 위한 대책 및 시설관리주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하공간에서의 화재발생 시 이송의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크게 이송거리， 이송받는 의료기관의 진료능력， 환자의 중증도 

등으로 구분된다.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재해 발생시 수용의료기관 분포와 진료능력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2. 빌렴 및 제도개섣 lfJ반 

2.1 국내 지마공간 벌렴 및 제도 

1) 안전관리 관련 법령 

국내 지하공간의 안전에 관한 법령(Table 1)은 여러 부처(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환경부， 지식경제부)에서 제정되 

어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부처별 지하공간 안전관리 관련 법령은 소방방재청(2008)에서 Fig. 1과 같이 

정리하였다. 

l 채난 잊 안전관라 7 온법 i 
l 재닌 및 안전근러 ? 톤법 | 
시행령 l 

| 채난 및 안전관랴 7 본볍 |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 
| 소빙기온업 시영규직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I I I I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특별법 I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I I I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앵렁 
특별법시행렁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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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t 유지 및 안전 

π， . .- .,_. ~， ....... ~=~._'''''' ...，，~， I !관리어|관한 범롤 
|다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l특별법 1 i 소방시설 설t 유지 및 안전 

{ 관리어| 관한업률 시행령 

치
「
 
-

렐
 -
렐
 

버
닝
 
-
-
샘
 

= 

뼈
갱
 

R 

대
 = 
대
 = 
대
 -

쩨
 
= 

쩨
 
= 

빼
 
-

여
 」= 
여
」
 
= 
여
ι
 -

자
 = 
자
 = 
자
 -

] 펀감r용변 
t 따낄;잃시영렁 
11 도시가스사업법 A 칙 

치
「
 -

뺑
 -
-
뺑
 

-

멜
 = 
경
 = 
뱉
 -

E 

= 
己

= 
E 

-

관
 : 

관
 = 
관
 -

찮
 
캡
 
= 

젤
 
-

설
-
=
 셔
 
-= 

서a
 -

?
」= 
1
η」= 
」
-

-
-
앓
 

= 

웹
 
-

-: 

시
 = 
시
 -

-
여

a
 : 

혀
닙
 = 
려
닙
 -

-
지
。
 = 
지
。
 = 
n
。-

-
차
 = 
차
 = 
차
 -

-
주
 : 

T 

= 
즈
-
-

1 위험율 안전관E 볍 

| 우l헝울 안전관랩 시행형 

| 우1엉울안정관리업 시행규츠 

J I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볍 

11 랙화석유가스의 잉전관리 및 
사업업 시행렁 

l 選뿔鎬안전관리및 I).r 업업 λ 행규칙 

지식경쩨부 

환경부 

국훌빼양부 노톨부 

Fig. 1.지하공간 안전과 관련된 법령(소방방재청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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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2) 소방관련 법령 

Table 1. 부처별 지하공간 안전관리 관련 법령내용 

안전관리 관련 행정안전부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6개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재난， 소방， 안전 등에 관한 세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각 법령의 세부 내용으로는 재난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계획의 
수립 및 안전관리 예방， 교육 등이 있다. 

안전관리 관련 국토해양부 법령은 6개의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도로， 지탬장， 지하건축물 

등을 포함한 지하공간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법령 및 시행령은 시설물의 구체적 구조，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 관련 노동부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법령 및 

시행령은 산업안전 및 공중위생과 관련된 안전관리 및 지하공간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 관련 지식경제부 법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법령 및 시행령은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과 관련된 인명피해나 
가스누출 등에 의한 사고발생 대비책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 관련 환경부 법령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법령 
및 시행령은 지하공간(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적용대상 및 교육 등 구체적 

사항을규정한다. 

지하공간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기준(Table 2)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시행령 제 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 

시설 등)， 시행령 별표 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에 의하며， 각 법령에서 말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시행령 제5조와 관련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김동일， 2005). 

구분 

지하7~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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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지하공간과 관련된 사항 

관련사항 

• 지하가는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사무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임 

• 지하상가 
• 터널 ;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을 제외)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 지하구는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공작물로 

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01상01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샘전력，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저1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뭘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 특정소방대S멸이 지하가， 지하구 등으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간주하여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 

지하구 등의 소방대상물 양쪽에 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드랜처설비，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벌개의 소방대S물로 볼 수 있읍. 별표 2의 특정소방대S멸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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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관련 법령 

국내의 피난관련 법령 및 기준에는 건축법， 소방법， 서울시 피난방재기준이 있으며 지하공간에서의 피난계획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각 법령 및 기준(Table 3)은 안전한 피난을 위한 구조， 설계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피난 및 안전 관련 

규칙을 포함한다(박준욱， 2010). 

Table 3. 국내의 피난안전 관련 규정 

구분 건축법 소방법 서울시 피난방재기준 

• 통로， 복도 및 문의 폭 규정 •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 서울특별시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O~ • 계단의 위치， 구조 및 개소 규정 • 다중이용업소의 계단이격거리 정의 
연면적 30,OOOm 이상인 건축물 심의 시 적용 

...... -, 

• 피난관련 건축사항 • 성능위주설계 규정 

2.2 :X I마공간 제도개섣 $반 

1) 건축법관련 

현행 건축법에서 지하공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층의 건축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지하공간시설의 전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하생활공간의 방재안전을 보다 합리적으 

로 평가， 보완할 수 있는 시스뱀 요구되며 과학적인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제정이 시급하다. 

2) 안전관련 

지하공간과 관련하여 안전을 위한 해당 건축물 및 설비·장비에 관한 규정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환경부， 지식 

경제부의 개별법으로 나뉘어 규정되어서 법령들의 연계성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토해양부의 “지하공공보도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에서는 대부분이 지하공공보도시설만을 대상으로 시 

설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주차장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시가 요구된다. 기존의 연구된 

국내 지하공간의 안전관련 법령의 문제점(이정은 등， 2008)을 재구성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나타내었다. (Table 4 참조) 

3) 소방관련 

지하공간의 소방은 공간의 특성상 벼상시 빠른 상황이 곤란하고， 지상공간보다 적절한 소화 및 구조 활동이 어려워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화재안전관련 소방시설의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광， 배연용의 대형 및 소형 환기구가 

있는 지하 방재광장을 여러 곳에 설치한다. 둘째， 공간을 블록화하여 화재발생 구획으로 열 및 연기를 제한하고 수평피난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지상으로의 직통계단을 다수 설치하고， 계단의 위치 및 방향을 알기 쉽게 하여 시야를 확보한다. 

4) 피난관련 

지하공간의 경우 제약적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피난 행동을 저하시켜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 

다. 특히， 지하공간에서의 수용인원 산정기준， 피난경로의 크기 기준신설， 피난경로의 수 선정방법 개선과 피난경로 배치기준 

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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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지하공간의 안전관련 법령 개선방안 

구분 법령 개선방안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 지하공간 시설 정의 필요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 지하공간에 관한 규정 강화 필요 

기준 

부처간 법령의 

표준화필요 
@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기준에 지하공간에 대한 별도 
71~ 어 klA으口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 지하층의 기준은 건축법 제53조를 따르는데 건축법 제53조의 지하층 

기준에 관한 규칙 의 정의는 명확치 않으므로 지하공간의 기준이 필요 

@ 방화문의 구조는 지하공간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고E크!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안전규정이 지상과 지하의 구분이 필요 

• 주차장법 • 정의나 시설기준의 명시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에 관한법률 지하층이나 지하주차장에 대한 지시가 필요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 소화활동 설비의 설치를 보면 지상지 
하 구분 없이 설치를 지시하여 이에대한 개선필요l단， 일부 지하층에만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독으로 설치하는 설비는 제시) 

지상과 지하 구분 없이 법령 제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시설의 저장소 분류에서 지하공간에 설치된 저장소에 대한 분 
류가필요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57조 
•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되어 있으나 구획구분의 구조 등이 지상의 것과 
동일하게 사용되어 개선이 필요 

• 건축법 시행렁 
• 건축물의 내화구조에는 지하층도 적용되지만 
지상층과 일률적으로 방화구조를 정하여 이에대한 개선필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복잡한 법령 구조 • 건축법 제 53조 
칙” 의 1조에 보면 건축법 제49조에서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 
축물의 피난 · 밤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건축법의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이에 명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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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및 쩨난의료 깨선빙~ 

3. XI히상가 시길관리주체 !톨압의 재난관리 개섣빙반 

3.1 지따보도 영태의 연속식 지미상가 

연속식 지하상가의 대표적 사례로는 강남고속터미널과 연결된 반포지하상가， 롯데월드와 연결된 잠실지하상가가 있다. 

각 사례는 백화점， 터미널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과 연결되는 지하보도 형태의 특정을 가지고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접근시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시설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Fig.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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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잠실 역 지 하상가의 유형 

3.2 수평적 바닥면적의 지δ|상가 

수평적 바닥 면적을 갖는 지하상가의 대표적 시설에는 코엑스가 있으며， 다른 지하상가와는 다르게 복합 문화시설의 목적 

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지하철 및 다중이용시설과 연계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평적 바닥면적의 특성상 다른 지하상 

가와 위험성 및 방재적 특성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Fig. 3 참조) 

.. 
다중이용시설(호델) 

Fig.3. 코엑스 지하상가의 유형 

3.3 지하역사와 연결된 지하상가 

지하역사와 지하상가가 연결된 형태의 대표적인 시설로는 강남역 지하상가가 있다. 강남역 지하상가의 경우 지하역사가 

지하상가의 수직적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 승객이 지하상가를 거쳐 밖으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에 적절한 방화 및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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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지마앙가 재님의료 면활 및 개섣방안 

4.1 서울시 지하상가 면활 

국내에서 지하상가는 1967년 12월 총면적 1 ，085m2

의 서울시청 앞 새서울 지하상가가 개장됨으로써 첫 선을 보였고 1970 

년 인현지하상가， 1971 년 신당지하상가， 새인천 지하상가 등이 잇달아 개설되었다. 특히 1974년 지하철의 개통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되어 지하보도와 병행 건설되고 있고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민간 

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Fig.4 참조)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지하상가는 총 30개소(중부권역 11 개소， 영등포권역 3개소， 강남권역 5개소， 

종로권역 11개소)이며 전체 점포수는 2，775개이고 평균 점포수는 93개이다. 

서울에서 지하보행시설이 가장 많이 있는 도심 지하상가가 입지한 종로， 을지로 등에는 간선도로와 각 지하철 노선이 

집중되어 있으며， 종로와 청계천 및 남대문， 동대문 등을 중심으로 보행통행량도 많게 나타난다.(Table 5 참조) 

Table 5. 서울시 지하상가 현황 

포--， 높이 연장 면적 심도 
최저 

지하상가명 걷L」I-:그 C1i 
(m) (m) (m) (m') (m) 

심도 

(m) 

종로5가 198006 250 30 1410 4.1580 25 55 

동대문2차 198511 486 35 260 1,144.0 24 59 

동대문1차 197802 540 35 400 2,529.0 24 59 

종로4가 1977 12 150 35 1500 2,996.0 28 63 

종로2가 197912 250 39 1330 4.7120 12 51 

종로57f(한일) 1977 09 150 35 350 1,210.0 29 64 

을지로67~ 197506 221 29 430 6640 34 63 

방산 1977 06 350 34 500 1,933.1 33 67 

신당 1971 09 11 5 36 3970 5.0577 07 43 

청계천6가 197506 125 30 790 8230 38 68 

새서울 196712 90 32 4800 1,613.0 45 77 

을지로입구 1977 09 202 33 870 2,271.0 30 63 

~、-그C31 197812 180 39 3460 6.7990 35 74 

인현 197009 420 23 670 1,878.0 29 52 

명동입구 197812 280 38 1060 3,838.5 36 74 

회현 197807 350 33 1530 9,031.0 50 83 

남대문 1977 12 240 35 1340 3,831 .4 37 72 

충무 1977 08 230 39 720 2,215.0 28 67 

을지로 198309 151 39 16490 23,564.0 43 82 

참고: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UUIS(서울특별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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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용의료기관의 분포 

온영구 

셔대훈구 

강셔구 
마쪼구 

양천구 영훌훌구 

동작구 

구로구 

판악구 

금전구 

Legend 
• 지하상가 

도용구 

노원구 

장혹구 

성륙구 흥랑구 
층로구 

.s- -... 
• e!풍'G'-

용산구 

홍딩|운구 

성용구 

• 강냥구 

셔호구 

광진구 

좋확-i'-

Fig. 4. 서울시 지하상가 현황 

셔울시 ̂ f't'상자 재난핀리 및 쩨난의료 재선잉반 

강용구 

A 
o 1 2 4 
-=-Km 

수용 의료기관의 분포(Fig. 5)는 서울시 지하공간 중 인구의 이동 및 집중이 가장 많은 강남터미널， 잠실역， 코엑스 지하상 

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지하상가 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을 위한 직선거리 분포를 최소 1km에서 최대 7km까지를 

분석하였다. 

1)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전체 재m이내에 17개의 의료기관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거리 1km 이내에는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위치 

한다. 또한 3km 이내에는 차병원， 5뼈 이내에는 순천향대병원 외 6개 병원，7km 이내에는 서울의료원 외 7개 병원이 분포하 

고 있다. 

Legend 
; 고속터미넓억 
흩 의료기관 

Fig. 5.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수용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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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17개 병원의 평균 병상 수는 452개이며 병상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전체 1 ， 150개로 가장 크며， 

강남 세브란스병원이 전체 804개로 그다음으로 나타났다.(Table 6참조) 

Table 6.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수용의료기관 현황 

으o그 =ι t:l 응급실 
꺼리 병원명칭 E 노j:1ξT 병상 

벼상 의사 

1km 가톨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사C그그 ζj초 o하 t::t 1150 42 4 

3km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조합 206 

순천향의대부속순천항병원 사o그 =조 C그하 t::t 713 20 2 

중앙대학교용산병원 조o등t::t 348 21 4 

중앙대학교병원 사<:>그 =초 o하 t::t 533 37 2 

5km 강남고려병원 초ζ3 하t::t 180 10 

강남세브란스병원 사o그 =조 C그등 t::t 804 31 5 

베스티안병원 조o하t::t 116 10 3 

우리들병원 조o 하t::t 272 5 0 

서울의료원 초ζ〉하t::t 500 22 3 

한앙대학교병원 사o그 노j조 o하 t::t 837 28 3 

국랍중앙의료원 조C그하t::t 560 21 

7km 
제일의료재단제일병원 초ζ3 하t::t 300 

인제대학부속백병원 사<:>그 t그조 C그승 t::t 402 20 4 

소화아동병원 조C그하노j 130 10 

여의도성모병원 사o그 =조 o하 t::t 523 26 3 

양지병원 초C그하t::t 124 10 3 

2) 잠실역 지하상가 

lkm~7km 이내에는 13개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나， lkm 내에는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근접한 거리인 

3km 이내에는 서울아산병원， 국립경찰병원， 혜민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의료원이 있고， 5km 이내에는 건국대학교 병원 

외 6개 병원， 7km 이내에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외 2개 병원이 존재한다.(Fig. 6 참조) 

*셔을흩1시훌￥영* 

7km 

Fig. 6. 실역 지하상가 수용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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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역 지하상가 수용의료기관은 πm 이내에 l3개 병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병상 수는 10，217개로 나타났 

다. 의료기관의 병상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500~1 ，000병상 사이가 가장 많았는데， 3k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이 

전체 병상 2，650개로 가장 크며， 서울삼성병원이 전체 병상 1 ，960개로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Table 7 참조) 

Table 7. 잠실역 지하상가 수용의료기관 현황 

거리 병원명칭 E 닙ZTETE 님~λC그L 
i 。5二닙lA EE| 응급실 
닙C3jA t:iL 의사 

서울아산병원 사o그 t::I조 o하 t=j 2650 50 14 

국립경찰병원 조C그하노j 500 15 2 

3km 
혜민병원 조합 299 10 

서울의료원 조합 500 22 3 

삼성서울병원 λC그μ t그j조 o하 t=j 1960 46 8 

건국대학교병원 조합 874 35 4 

우리들병원 조C그등t=j 272 5 

5km 베스티안병원 조C그하t=j 116 10 3 

가ζ그도 o서 o시 C그벼 o무 ι그l 초합 660 27 

서울보훈병원 조합 779 36 

강남세브란스병원 시o그 t::I초 C그하 t=j 804 31 5 

7km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초합 206 0 

동서신의학병원 초C그등t=j 597 0 4 

3) 코엑스 지하상가 

코엑스 지하상가 주변 직선 1km~7km 이내의 거리에는 전체 13개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1km 내에 서울의료원， 

3km 내에 강남세브란스 외 3개， 5km 내에 삼성서울병원 외 3개，7km 내에 한양대학교 병원 외 3개 병원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7 참조) 

Fig. 7. 코엑스 지하상가 수용의료기관 

Legend 
; 코엑스 
흩 의료기판 

O0.51 2 3 

‘ k 
_ _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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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지하상가 주변 쩌n 내에 있는 의료기관 수는 전체 l3개이며， 평균 병상 수는 837개， 전체 병상 수는 10，881개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병상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500-1 ，000병상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5k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아산 

병원이 전체 병상 2，650개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코엑스 지하상가 수용의료기관 현황 

으o그t::I츠~ 응급실 거리 병원명칭 건 노j:TETE 병상 
병상 의사 

1km 서울의료원 조합 500 22 3 

베스티안병원 조합 116 10 3 

우리들병원 조c>하I::t 272 5 
3km 

강남세브란스병원 상급종합 804 31 5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조합 206 

삼성서울병원 사o그 t::I초 c>하 I::t 1960 46 8 

혜민병원 조c>승I::t 299 10 
5km 

건국대학교병원 초C그하I::t 874 35 4 

서울아산병원 사o그 t::I조 ζ〉하 I::t 2650 50 14 

서울성모병원 사C그그 t::I조 c>하 I::t 1150 26 4 

국립경잘병원 조합 500 15 2 
7km 

순천향병원 사C그그 t::I조 c>하 I::t 713 20 2 

한양대학교병원 사c>그 t::I조 C그하 I::t 837 28 3 

4.3 개선$변f 

이송의 적절성에 대한 기준을 크게 이송거리， 이송받는 의료기관의 진료능력(응급의료기관의 행정 분류， 전체 병상수， 응 

급실 병상수 및 상근 응급의료인력의 수)， 환자의 중증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이송거리는 직선거리를 사용하 

였으나 도심에서의 여러 이송로의 선책 및 교통 혼잡정도는 고려되지 않아 거리가 현장 출발에서 이송기관 도착까지의 시간 

과 비례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왕순주 등， 2003).(Fig. 8 참조) 

않L 
첼절성닿꽉 

표 어송칙려 

~송획 찬료능력 

활X융의 중증도 

---

Fig. 8. 응급의료기관 이송의 적절성 

재난 발생 시 이송의 원칙 중 하나는 경환자를 상대적으로 멀고 규모가 적은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여， 중환자를 가깝고 

전문적 처치가 가능한 의료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왕순주 등， 2003; 한국과학재단， 2005). 또한 현장에서 

사망한 환자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 인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 거리의 영안실이 있는 곳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관할보건소장은 기술된 재해발생 부근 의료기관의 분포와 진료 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자 수송계획을 진행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송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능숙한 의료진과 응급구조사가 존재하고， 현장지위본부와의 협조가 원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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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재해정보와 응급의료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속터미널， 잠실역， 코엑 

스 지하상가의 수용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송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증도와 이송거리 및 수용병원의 진료능력 외에도 치료결과 및 일반병실 또는 중환 

자실로의 입원 유무， 타 병원으로의 전원 유무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세가지 요소(중증도， 이송거리， 수용병원 

의 진료능력)만을 고려하였다(한국과학재단， 2005). 

따라서 분석된 수용의료기관의 분포와 수용병원의 진료능력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하공간에서 재해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향후 서울시 지하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환자 이송은 현장에 능숙한 의료진과 응급구조사가 존재하고 현장 

지휘본부와 전문성을 인정하는 협조가 원활해야 가능하며， 평소에 재해정보와 응급의료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어야만 효 

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Fig. 10 참조) 

관련기관연계 

의료진및응급구초사 실사간상황아악 

Fig. 10. 서울시 지하공간 재난발생 시 대처 

따라서 초기 화재 현장부터 이송，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시간흐름별로 모든 과정에서 계획된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전문 

가의 검증과 연습， 평가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피， 구조와 연계한 적절한 이송 및 현장처치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킬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상가(지하공간)에서의 법령 및 제도를 건축법관련， 안전관련， 소방관련， 피난관련하여 고찰해 보았다. 

서울시 지하상가는 크게 공간 및 형태적 유형에 따라 나눌 수 었으며， 유형별 형태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개별관리체계로 인하여 화재 및 재난발생 시 현장의 통합지휘체계와 현장 응급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향후 통합관리를 위한 대책 및 시설관리주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해 발생 시 이송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능숙한 

의료진과 응급구조사가 존재하고， 현장지휘본부와의 협조가 원활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재해정보와 응급의료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용의료기관 분포와 진료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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