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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major social safety indexes including industrial accident, traffic accident, fire, and

violent crime were selected, and transition of those values by time series data analysis

since 2003 was presented. Comparing with the 2003 figure, the index of industrial

accident was reduced by 27.8%, which was the most improved safety index. The

indicators describing the traffic accident and violent crime rate were reduced by

approximately 12%. However, the fire safety index showed an increase of 40% compared

with the base year because national fire classification system was changed so that minor

fire is also included in the counting sinc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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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적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의 항목을 4대 사회안전지표로 선정하여 2003년 이후 시계열에 따른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2003년을 기준으로 산업재해가 27.8% 감소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통사고와 범죄자표는 12% 정도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화재의 경우 2006년 이후 국가화재분류체계가 바뀌면서 경미한 생활 화재도 발생건수

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어 기준년도 대비 40% 화재안전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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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사회는 급격한 현대화를 이루어 왔지만 첨단기술의 발전을 통한 눈부신 고도 경제성장의 이면에 ”다양하고 복합

적인 위험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 현대성은 위험을 구조화하여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위

험사회가 등장하였다. 2000년대 일어난 대형재난, 특히 태안 기름유출사고,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은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

에 일침을 가하였고, 2014년 세월호 사건은 범국가적인 안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경제성장의 효과로 기본적 의

식주의 요건이 충족되어 삶의 질이나 안전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생존에 대한 욕구가 해

소됨에 따라 개인들은 점차 사회적인 안전을 추구하게 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위기대처능력은 한국의 특징적인 발전전

력과 문화구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다. 실제적으로 안전수준보다 모험부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그 누적된 결과는 오늘날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한국사회의 안전문제가 가지는 특수성은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인

해 위기의 배양과 안전대책의 실패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에 대한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대사회에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창섭 등(2006)은 풍수해, 화재 및 

교통사고, 범죄, 산업재해, 산불 및 붕괴폭발사고와 환경오염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1994년부터 10년간의 자료를 정리하여 

한국사회의 안전지표를 제시하였으나, 2015년 현 시점에서 고찰하면 대상 시계열 자료가 과거에 국한되어 있고, 안전지표 

항목도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안전수준을 객관적 지표

를 통해 산정하고 위험환경을 진단하고자 2003년부터 2011년까지를 대상으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유발

하여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각 재

난의 안전지표를 구성할 핵심항목을 추출하여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한 4대 사회안전지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2. 사회안전지표 선정

한국사회의 안전지표를 구성하는 인자들은 기술적 위험, 생태적 위험, 사회적 위험, 지정학적인 위험 등으로 구성된

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구성인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2003년 이후 시계열에 따른 4대 사회안전지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Table 1과 같이 해마다 반

복적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유발하여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각 재난의 안전지표를 구성할 핵심항목을 추출하여 Shin et al. (2006)이 적용한 안전지표

를 선정하였다. 또한 변동 폭이 다른 개별지표를 종합화하기 위하여 개별지표에 대한 표준화를 하였으며, 표준화 지수는 

기준연도인 2003년부터 각 년도의 변화율을 기준 년의 수준을 100으로 하여 매년 누적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시계열

에 따라 표준화된 지역별 자료 및 전국자료를 비교 분석 하였다. 지역별 자료로는 타 지역의 비해 인구수가 많고 다른 

위성도시들과 생활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을 선정하였다.

Indexes Computation

Industrial accident
(The number of victims by industrial disaster/the number of worker) × 1,000

+ (The number of deaths/the number of worker) × 10,000

Traffic accident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population) × 10,000

Fire

(The number of fires/population) × 100,000

+ (Total amount of damage by fire/the number of households) × 100,000

+ (The number of victims by fire/population) × 100,000

Crime (The number of violent crimes/population) × 10,000

Table 1. Four major social safety ind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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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 사회안전지표의 시계열 변화

3.1 산업재해

산업재해 지표는 MOEL (2003-2011) 자료를 수집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였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1천 명당 재해자

수인 재해자 천인율과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인 사망 만인율을 구하여 이들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Fig. 1과 같이 전

반적인 산업재해율은 시계열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생산제일, 품질제일을 표방하던 시기를 지나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 광주가 산업재해율 감소폭이 가장 

적었으며 많은 공단이 위치해 있는 인천의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Fig. 1 Transi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dex in metropolitan cities

3.2 교통사고

교통사고 지표는 KNPA (2003-2011) 자료를 수집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였다. 교통사고 지표는 Table 1과 같이 전인구 대비 교통

사고 발생 건수로 계산하였다. 교통사고의 경우 Fig. 2와 같이 전국적으로 일정한 경향을 가지는 그래프가 도출되지 않고, 지역마다 연

도별 특성을 가지는 형상을 보였다. 인천의 경우 전반적으로 꾸준한 교통사고 감소를 나타내었고, 부산이나 대전의 경우 시계열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구와 부산, 광주는 2003년에 비해 오히려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Transition of traffic accident index in metropolitan cities

3.3 화재

화재사고 지표는 NEMA (2003-2011) 자료를 수집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였다. 화재사고는 인구 1만 명당 화재 발생건

수, 세대 당 화재 피해액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지수를 구하였다. Fig. 3과 같이 2006년 이후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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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화재사고지수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화재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재위험이 전국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은 비슷한 위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유일하게 2003년도와 2011년도에 

동일한 정도의 화재사고지수를 보여, 화재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광역시는 2003년

에 비하여 화재 위험지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구의 경우 그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가 발생한 

2003년에는 대구가 가장 큰 인명피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도시에서 화재건수가 2006년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국가화재분류체계 개선 후 그동안 화재 통계에 누락 되었던 음식물조리 중 발생한 경미한 화재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Fig. 3 Transition of fire index in metropolitan cities

3.4 범죄

범죄 지표는 KNPA (2003-2011) 자료를 수집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였다. 강력범죄 지수는 인구 1만 명당 강력범

죄 발생건수를 지표로 하여 산출하였다. Fig. 4와 같이 전국적으로 2006년과 2010년에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연도에는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나, 2010년에는 2003년 대비 86%까지 감소하여 대체적으로 범죄의 

위협이 나날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다시 늘어났으며,

특히 부산의 경우 줄곧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Transition of violent crime index in metropolitan cities

3.5 지표별 변화추이

Fig. 1 - Fig. 4와 같이 상기 언급된 4대 사회안전지표는 각 지표별 대도시에서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본 절에서는 4대 

사회안전지표의 2003년 이후 변화 양상을 상호간 비교하기 위해 대도시별로 구분되어 있던 지표값을 평균하여 변동 폭이 다

른 개별지표를 종합화 및 표준화를 하였으며, 표준화 지수는 기준연도인 2003년부터 각 년도의 변화율을 기준 년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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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으로 하여 매년 누적하여 산정하였다. 2003년을 기준으로 산업재해가 27.8% 감소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개선된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교통사고와 범죄지표는 12% 정도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재의 경우 2006년 이후 국가화재분류체계가 

바뀌면서 경미한 생활 화재도 발생건수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어 기준년도 대비 40% 화재안전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Comparison of individual index transitio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유발하여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각 재난의 안전지표를 구성할 핵심항목을 추출하여  2003년 이후 시계열에 따른 4대 사회

안전지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변동 폭이 다른 개별지표를 종합화하기 위하여 개별지표에 대한 표준화를 하였으며, 표준화 

지수는 기준연도인 2003년부터 각 년도의 변화율을 기준 년의 수준을 100으로 하여 매년 누적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시계열에 따라 

표준화된 지역별 자료 및 전국자료를 비교 분석 하였다. 2003년을 기준으로 산업재해가 27.8% 감소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개선된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교통사고와 범죄지표는 12% 정도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재의 경우 2006년 이후 국가화재분류체계가 

바뀌면서 경미한 생활 화재도 발생건수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어 기준년도 대비 40% 화재안전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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