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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needs a framework to minimizing the damage using the just-time just-resources

strategy. But it is not easy to put ‘what kinds of resources’, ‘how many resources’, ‘from

where institutions’, and ‘how much money for the reimbursement’. So most of the local

government depends on the field manager.

In this study, we analysed the conventional system and provides the efficient

methodology to the stockpiling and mobilizing against to the disaster. The study does

not provide the stockpile amount for the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stockpile

amounts must consider the local diverse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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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유형과 해당 필요량에 대하여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여 현장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자원에 대한 보유기관

과 해당 기관과의 응원 요청, 동원과 보상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축과 동원에 대한 기존 체계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방향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비축과 동원에 대한 샘플 사례 분석과 가이드라인 수준

의 방향성 제시로 한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실제적인 비축 기준을 작성하는 것은 각 지자

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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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시에는 방독면, 산소통 등 재난관리자원의 비축량 부족으로 3시간 이상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 사고시 흡착포, 오일펜스가 부족하여 유류 오염 범위가 확산

되어 더 많은 흡착포가 필요로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020년 태풍 루사,

2003년 매미 등의 풍수해와  2010년 1월에 발생한 동해안 폭설과 같은 재난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 부

족으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 궁극적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ChangHee Lee, 2013)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에 적정한 재난관리자원의 비축은 신속한 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지만, 비축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지자체의 상호 연계된 동원 체계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재난 관리

자원의 비축에서 과다한 비축은 구매 비용 및 유지 비용이 낭비되고, 부족한 비축은 재난에 효과적인 대응이 부실한 형

태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적정한 량의 비축이 필요하지만 기준이 애매하고, 자원에 따라, 지자체의 특성에 따

라 그 비축해야할 자원의 종류와 수량이 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2014년부터 기존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서 자원 

정보를 투명하고 통합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Disaster Resource Sharing Service)이 구축되면서 

자원의 총괄적이고 현행화된 관리 체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타 기관의 자원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은 가능한 실정이다.

즉 자원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는 해결된 상태에서 적정량의 비축 기준, 그리고 동원체계가 마련된다면, DRSS 시스템

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그러므로 각 지자체에서 자신의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자원 비축 기준 마련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동원 

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기존 비축 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기준(소방방재청예규 제 101호, 2014년 3월 18일)에 따르면 재난관

리책임기관은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상 자원은 다음과 같다

(MPSS, 2014)(MPSS 2013).

수방 자재 : 포대류, 묶음줄 등
건설 자재 : 시멘트, 철근, 하수관 및 강재 등
전기, 통신, 수도용 기자재
수송 장비 및 연료 : 자재 및 인력 운반용
건설 장비 : 불도저, 굴삭기 등
복구 장비 : 양수기 등
소형 장비 : 손전등, 축전지, 소형 발전기 등

그러나 이들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 수준의 비축 체계를 제시

하고 있다.

□ 수방 자재

- 대상 자원  흡수성 모래주머니, 물매트, 포대류, 묶음줄, 말목, 덮개류(비닐), 배수관, 작업공구 등

- 행정 지원 : 수불 대장 관리, 관리책임자 지정

- 수량 : 최근 10년 평균 사용량 기준

- 방법 : 긴급용으로 일정량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업체와 공급 계약

□ 응급복구 장비

- 대상 자원 : 사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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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지원 : 관용장비,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에 대한 동원 협의

- 수량 : 최근 10년 최대 피해 고려 장비 종류와 대수 지정

- 방법 : 업체와 사전 단가 계약 체결 후 지정 관리

□ 침수방지 장비

- 대상 자원 : 양수기, 펌프, 호스, 차수판, 비상발전기, 전선 등

- 행정 지원 : 수불 대장 관리, 관리책임자 지정

- 수량 : 실제 침수되었던 과거 사례 조사하여 기준 

- 방법 : 구청, 동주민센터, 상습침수지역 주민에게 위탁 관리

□ 제설 장비

- 대상 장비 : 제설차, 덤프트럭, 모래살포기, 제설삽날, 염화칼슘용액살포기, 그레이더, 로우더, 굴삭기 등

- 대상 자재 :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 행정 지원 : 제설 요원 관리, 자재 예상 현장 비축

- 수량 :

- 방법 : 제설 우선순위 선정

각 시·도 시·군·구의 비축 기준이 정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예를 들어, 과거 10년간 발생한 재난에 동

원된 재난관리자원 현황)가 없기 때문에 비축 관련 사항을 관리만 할 뿐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 실정이다.

구호물자인 경우 국민안전처는 기존의 비축 시례를 조사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은 비축기준을 더 높임. 그렇지만 기존 비축의 300%는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재해 발생이 낮아도 기존 비축에 50% 이하는 안 되게 하고, 또한 최소 수량(70개)을 제시

- 필요 시 상호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인접 지자체의 물량 활용

특정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제설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설차량의 적정 보유량을 산정하는 연구를 살펴보

자(ChangHee Lee, 2013).

Table 1. snow removal levels to the roads

제설수준 목표도달 시간 지방부 도시부 적용수준

A 2
고속도로

4차로 이상 도로(20,000대/일 이상)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

평시의 50 – 60%

B 3
4차로 이상 도로(20,000대/일 미만)

2차로 도로(6,000대/일 이상)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평시의 40 – 50%

C 5 2차로 도로(6,000대/일 미만)
집산도로
국지도로

통행로 확보

D - 2차로 도로(500대/일 미만) 국지도로 추후 제설

Table 1.은 도로의 제설에 대한 기준이며, 이 기준에 따라 각 도로 현황에 에 따라 투입되는 제설차량 대수를 산출하

는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도출하였다.

제설장비 수량 = (제설길이*제설차로수)/제설차량속도*제설시간 * 구간별운행회수/재해기간(day)

본 공식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위 공식 자체는 제설차량에 한정되기 때문

에 모든 자원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형태의 공식을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한 검증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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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동원 체계

□ 조직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

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건의를 받아 들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 설치된다(MPSS, 2007).

Fig. 1. Organization structure of Central Emergency Office Center

지자체의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은 해당 지자체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Fig. 1.인 경우 상위 부분은 재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그 다음은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 그리고 실무반은 상황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대

부분의 시·도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체계는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Fig. 2. Organization structure of the local government Emergency Off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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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되었다. 이들 기관은 재난 발생 시 인력 과 장비를 지원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명시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

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 대한적십자사, 종합병원,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 민간자원 동원

관공서의 자원동원 요청에 대하여 보상이 어음이 아닌 현금이기 때문에 선호하고는 있지만, 유선상 구두로 진행되어 

계약 조건 등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재난 발생 전에 보상 등에 대한 조건, 절차 등이 기록된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사전 계약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바상시 민간 자원을 동원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동원 

- 응원요청을 문서로 하거나 또는 DRSS를 이용하여 요청한다.

- 협약 체결 : 중앙행정기관간 자원 동원과 협력에 필요한 협약 체계(MOSPA, 2013)

Table 2. mobilization framework against the disaster

재난 발생전 발생 중(대응 및 응급 복구) 발생 후(수습 및 정산)

- 자원동원 대책 수립
- 비상연락체계 정비
- 기관별 자원 현황 파악
-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
- 자원 조달 및 비축 관리

- 자원 요구사항 확인
- 응원요청 대상 자원 규모 파악
- 이용 가능성 및 지원 요구사항 확인
- 주문 및 획득(배분)

- 자원 동원, 추적, 보고

- 회복 및 동원 해제
- 비 소모성 자원 : 확인
- 소모성 자원 : 비용 부담

□ 보상 및 사후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사용된 자원 등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에 보상 절차를 마련한다. 그러

나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 등은 애매한 상태이다. 즉 과세 표준률을 적용하거나 시가에 의한 보상을 으로 정의하고 있다.

4. 비축 및 동원체계에 대한 연구

4.1 비축 체계 연구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재는 과거 10년간 재난에 투입된 자원 수량의 평균으로, 장비는 최대량으로 산정하고 있

다. 이러한 사항은 재난관리자원 각각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해당 원칙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재난에 

어떤 자원이 어느 분량만큼 투입되었는지 현황을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비축 기준에 따라 시

도 시군구의 비축 기준을 만드는 작업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재난관리자원의 적정 비축량은 다양한 다음과 같은 변수에 의하여 공식화하기 어려움이 있다.

- 자연적 상황 : 같은 태풍이라도 바람의 방향과 속도 등에 따라 피해가 다를 수 있음

- 지역적 상황 : 예를 들어, 아스팔트 도로에 쌓인 눈 치우는 것과, 시골 길에 눈 치우는 것, 또는 도로의 위치가 교통 

중심지인지 변두리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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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상황 : 트럭 1대가 부지런히 하는 것과 트럭 2대가 천천히 하는 것, 또는 작은 트럭 2대보다는 큰 트럭 1대가 

더 효과적이고 등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기간(예를 들어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투입

한 자원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1) 특정 재난에 투입한 자원의 수량 정보

(2) 투입된 자원의 적절성 여부

- 적절

- 과다

- 부족

과거 발생한 재난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위와 같은 원칙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에서 비축 기준을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Table 3. DB Items for the disaster information

항목 값 항목 값

지역(시도, 시군구) 정보 재난기간

재난 유형 재난 규모

투입된 자원유형과 각 수량 피해 규모

대응 자원 적정 여부 적정, 과다, 부족 과다일 경우 줄일 자원유형/수량

부족일 경우 추가 자원유형/수량 현장담당자 정보

지자체의 재난관리자원 비축 기준에 따라 수량이 결정되면 비축 방법과 운영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1안.

자신의 기관이 비축 기준에 따른 필요한 수량을 전부 비축한다. 가격이 싸고 유효기간이 긴 자재에 적절한 방법이다.

□ 2안

비축 기준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50%)만 비축하고 나머지는 주위의 타 지자체나 민간 등과 상호지원 MOU나 계약 

등을 통하여 비축량을 확보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ChangYeol Lee et al, 2014)(Giljoo Park et al, 2012).

- 지자체간 상호지원 MOU

- 민간에 대한 계약

* 년간 단가계약 방법(송파 구청 사례)

Fig. 3. disaster management life cycles for SongPa Office



Journal of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11, No.3, pp.376 - 384

382

* 재난 시 업체 계약(양주 시청 사례)

Fig. 4. disaster management life cycles for YangJu City Hall

- 공장 비축 : 주로 자재에 많이 사용하며 해당 자재를 제작하는 공장(업체)에 대하여 항상 필요시 일정량을 제공하는 

계약을 통하여 간접적 비축 지원

4.2. 동원 체계 연구

재난 관리 자원의 동원 체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세부 과정을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Fig. 5. Mobilization Steps against to the disaster



C.Y Lee et al.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Diaster Information Vol.11, No.3, pp.376 - 384

383

1) 준비(Pre-event Preparation)

- 시스템 : DRSS와 같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용

- 사전 계약

* 표준 계약서 준비

* MOU 또는 사전 계약

2) 요구 분석(Activation)

* 재난 발생 시 필요 자원의 요구 파악

* 자원 요청 등에 관한 의사 결정

3) 동원 요청 및 제공(Request and Offer)

* 필요 기관에 자원 요청

* 해당 기관이 자원 동원 및 자동 계약 수행

4) 응답(Response)

* 동원 활용

* 동원 내용에 대한 문서 작성

5) 보상(Reimbursement)

* 계약에 따른 보상 문서 작성

* 보상 수행

위와 같은 체계는 잘 정의되었지만, 이 절차를 수행하는 시스템과 조직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원 체계는 위와 같은 단계로 처리는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수동적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원 체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필요한 구체적 체계와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

성이 있다. Table 4에는 각 필요한 항목에 대한 상세 용도가 기술되어 있다.

Table 4. the items for the mobilization

항목 상세 용도 국내 시스템

(1) 재난관리자원 시스템 타 기관의 자원 정보 검색 및 동원 요청 DRSS

(2) MOU 자원 동원에 협조한다는 기관 또는 민간 사이 협정 체계 없음

(3) 표준 계약서 자원 동원 시 내용과 보상에 관한 사항 없음

(4) 동원 내역 확인서 자원이 동원되고 실제 운영되었다는 증빙 자료와 확인 사항 없음

Table 4에서 국내 시스템의 ‘없음’은 전산 시스템과 같은 통합적 기록관리 시스템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지, 이러한 기

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위와 같이 Table 4의 각 항목에 대하여 대응되는 미국의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재난관리자원 시스템 : IRIS 또는 webEOC와 같은 상용 시스템(FEMA, 2012)(MPSS, 2012)

(2) MOU : EMAC과 같은 협정(NEMA, 2007)

(3) 표준계약서 : EMAC 또는 IRIS 내부 시스템에 있는 계약서

(4) 동원 내역 확인 및 보상 : EMAC의 서류 등

국내에도 위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실제 사용 가능한 차원의 문서 등이 필요하며, 비용인 경우에 IRIS에서처럼 동원

되는 민간 자원에 대하여 경쟁을 통하여 가격 결정을 한 이후 동원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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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공동 활용 시스템(DRSS)이 구축되면서 재난관리자원 운영의 가장 중요한 축(axis)이 만들어진 

상태이다. 비축기준과 동원체계가 정비가 되고, 이 내용이 DRSS에서 추가 기능으로 관리 운영된다면 실질적인 재난관리

자원 운영 생명주기가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기존에 발생한 재난에 대한 DB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

며, 본 DB 구축에서는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입된 자원 현황(기존 대부분의 재난 정보에는 피해 상황은 기록되

어 있지, 투입 자원 정보가 없음), 그리고 담당자의 자원 투입에 관한 평가(적정 수준의 자원 투입인지, 아닌지 등) 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적정한 자원 비축과 동원 체계는 시·도, 시·군·구별로 적정량이 산정되어 해당 지자체에 맞게 비축되어야 하는 문제이

다. 이는 광범위한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실질적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방향성 제시를 

하는 것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표준 계약서와 비용 산정에 대한 현실성이 반영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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