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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민관협력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s of disaster management with 

public-private partnerships

유순덕*

Soonduck Yoo*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민 력의 요성이 등장함에 따라 재난 리의 민 력 방안에 한 연구를 통해 재난

리에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식은 재난 리 분야 문가 15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 리 민 력의 

문제 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요도 기 으로 정리했다. 재난 리 민 력 문제 에 따른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재난 리 민 력의 체계  리 미비를 극복하기 해 민간단체의 역할확   리강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재난 리 시 민간단체와 극 인 의사소통 채  확보로 민간단체가 보유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난 리와 지자체의 인력지원 등을 해 민간 문가 정보를 공유하여 극 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 력을 한 교육  훈련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재난 리 민 력의 실효성에 한 

인식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에 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는 델 이 방식을 

용했으며 향후 설문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모집단을 확보하여 개선방안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결

과는 재난 리 민 력에 한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how efficiently corporat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disaster 
management is. The research method involved interviewing fifteen experts in disaster management, who were 
questioned about assisting disaster-stricken areas in accordance with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se experts 
offered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improving disaster management methodology. First, to overcome the lack 
systematic management i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isaster relief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role of 
civil organizations. Second, disaster managers and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have active communication along 
secure channels so that private organizations can take advantage of the talents that public and private entities own. 
Third, for civilian experts to share their information, which should be actively utilized to support disaster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Fourth, education and training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should be made on 
an ongoing basis. Fifth,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and recognition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private sector support should be made. This study was applied to the Delphi method and that 
improvements can be made to a variety of populations, such as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policy options for establish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disaster management.

Key Words : Disaster management, public-private partnerships, Government policy, Civilian experts, Citizen Corps



A study on improvements of disaster management with public-private partnerships

- 172 -

Ⅰ. 서  론

태평성 인 요순시 에는 9년 홍수, 창세기에는 노아

의 홍수가 발생했으며, 이처럼 인류역사는 수많은 크고 

작은 재난을 극복하면서 발 해 왔다. 사회에는 기

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기상 재난, 태풍과 가뭄 등 통

인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속한 기술개발  사회, 경

제, 정치 환경의 변화로 쟁, 테러 등 다양하고 형화된 

사회재난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난 리에 한 국내 인식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

로 생각하고 기업과 일반 국민 등 민간부문에서는 평상

시 무 심 하거나 소극 이었다. 그러나 재난에 한 피

해 규모가 커지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 만으

로는 한계에 이르고 있어 개인들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

도록 리를 해야 하며 궁극 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보다는 개인의 안 리 실천이 요하다는 것으로 

바 고 있다. 한 정부는 재난  안 리 분야의 민

력이 법 으로 지원근거를 제공하고 보다 더 문화되

고 조직화된 운 체계를 구축함으로 재난 응  리 

단계에 체계 인 민 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 은 15인의 문가를 통해 기존 재난

리 민 력에 의견교환과 문제 을 도출하고 재난 리 

민 력 체계  제도개선 방안과 효율 인 재난 리 

민 력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재난 리 민 력을 논의하기 해 재난

리 개념과 재난 리기   민 력 의미를 악했다. 

그리고 재난 리 민 력의 필요성과 국내외의 민

력 추이에 해 살펴보았다. 한 국내외 재난 리 민

력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 에 한 구체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과 인 재난 리 민 력 개

선방안을 제시했다.

1. 연구 설계 및 방법

본 연구는 재난 리 민 력에서 등장하고 있는 문

제 을 추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

로써 문가를 통해 민 력의 미흡 원인과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견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문제에 해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

합 으로 단하여 정리하는 델 이 기법을 이용했다. 

델 이 기법의 경우 패 의 규모에 해 정확히 언 하

고 있지 않으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로 10명 이상을 채

택하고 있어서 본 연구도 문가 15인을 채택하여 진행

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패 은 정부의 재난 리 분야 업무

담당자 8인과 ISO 표 회 소속 1인, 학교수 3인, 재

난 리 문연구원 3인으로 총 15인이 참여했다. 연구에 

참여한 패 들의 개방형 인터뷰는 2015년 11월 11일, 11

월 27일에 화문 이마빌딩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의견수렴 방법은 선정된 15인의 패 들과 재난 리 

민 력 문제 에 해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했다. 진

행방법은 행 재난 리 민 력의 문제 에 해 발표

자의 견해를 듣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라

운드에서 제시한 재난 리 측면에서 민 력의 문제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1) 민 력의 체계  리

미비, (2) 재난 리 정보공유 체계의 미비, (3) 재난 련 

문가 활용미비, (4) 지방 행정조직의 담당인력 부족  

문성 미비, (5) 재난 리 민간부문 훈련  교육미비, 

(6) 재난 리 민 력의 실과 괴리된 필요성, (7) 자원

사 단체지원 미비 등

2차 라운드에서는 1차 라운드를 통해서 각각 제시된 

문제 에 한 요도와 이를 해결하기 한 개선방안 

제시 형태로 진행했다. 3차 라운드에서는 각 제시된 문제

과 개선방안에 한 요도를 반 한 후 최종 개선방

안을 선정했다.

II. 재난관리 민관협력

1. 재난관리

재난 리는 그 활동 범 에 따라서 의의 재난 리

와 의의 재난 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의의 재난 리

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응  복구

과정을 의미하는 반면 의의 재난 리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응  복구뿐만 아니라 사 에 재난을 방하

고 비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즉, 의의 재난 리

는 기상황을 래할 험이 있는 모든 요소들에 한 

사  방･ 비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한 이후 피해

를 최소화하고 본래 상태로 복귀시키기 한 모든 리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1].

일부 연구자 들은 재난 리를 이론  측면과 법  측

면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이론  측면에서 재난

리는 ‘ 험과 불확실성을 본질  속성으로 지니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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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을 방하고 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이미 발

생한 재난에 해서는 신속하고 효과 으로 응하며 가

능한 빠르게 정상상태로의 복귀를 돕는 것’으로 정의된

다
[2]. 법 인 측면에서 ｢재난  안 리기본법｣ 제 3 조

에서는 재난 리를 “재난의 방･ 비･ 응  복구를 

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 리 단계는 크게 재난발생 이 과 재난발생 이

후로 분류된다. 재난발생 이  단계는 방  완화

(Mitigation), 비(Preparedness), 재난발생 이후 단계는 

응(Response)과 복구(Recovery)로 구분하고 있다
[3].

2. 재난관리기관

재난 리를 한 방· 비· 응  복구에 련된 기

을 재난 리 기 이라 할 수 있으며, 련 기 으로는 

재난 리책임기 , 재난 리주 기 , 긴 구조기 , 긴

구조지원기  등이 있다. 재난 리책임기 은 표

으로 앙행정기 과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이외에도 지

방행정기 ·공공기 ·공공단체  재난 리의 상이 되

는 요시설의 리기  등으로 재난  안 리법 시

행령에서 총 80개 기 을 지정하고 있다. 

재난 리주 기 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하여 그 

유형별로 방· 비· 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 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계 앙행정기 을 말한다. 

긴 구조기 은 재난 발생 시 동 응의 핵심기 으

로 국민안 처, 시·도의 소방본부, 일선소방서가 해당된

다. 긴 구조지원기 은 긴 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장비, 운 체계 등 긴 구조능력을 보유한 기 이나 

단체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과 단체를 말한다.

국내에서 재난 리 분야의 민간단체는 법정민간단체

와 비 리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표 인 법정민간

단체는 의용소방 , 지역자율방재단, 국재해구호 회

가 있으며 비 리민간단체는 한국재난안 네트워크, 한

국자원 사 의회가 있다.

3. 민관협력

민 력이란 행정주체가 면 으로 담당하 던 공

 서비스 업무를 “행정주체”와 “민간”이 서로 역할분담

을 하여 트 쉽 형태로 공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체계를 의미한다. “민”과 “ ”의 트 쉽에 의한 

공 업무의 수행은 정부와 민간이 서로의 장 을 활용,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 감  민간부문의 새로

운 비즈니스기회, 고용증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민 력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목되어 시 지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다. 

민 력 네트워크의 주요행 자는 크게 공공부문으

로서 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으로서 민간

단체와 민간 기업으로 나  수 있다. 민간부문은 주로 자

원 사단체로 구성된 민간단체와 기업의 사회공헌측면

에서 만들어진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다. 민 력은 지

역을 심으로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 민간단체를 

포 하는 지역별 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리된다. 

민 력은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서 공 업

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정부조직과 민간조직

은 의사소통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한 정부는 민

력 체계를 주도 으로 선도하며 민･민, 민･ 이 상호

간의 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심을 두어야 한다.

4. 재난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필요성

사회의 험은 매우 복잡화, 다양화되어 불확실성

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일부 문가 집단에 의해 

리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민 력은 한 개인  

한 조직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을 복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행정의 체계 때문에 신속한 재난 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응이 가능한 민간단체의 

재난복구 참여는 필수 인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많

은 민간조직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험정보를 수집하

면 미래의 험에 미리 비할 수 있다. 따라서 민 력

은 재난안 리의 사 방 단계에서 효과 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5. 재난관리 민관협력 선행연구

재난 리분야 민 력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

나 실질 인 업무 기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형 력  거버 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한 재난안 분야 비교 사례 연구(원소연, 

2013)”에 따르면, 재난 리 민 력을 한 정책방안에 

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4]. 첫째, 정책수립단계에서 

민간이 참여하게 하고 정부는 민간부분의 자발 인 결정

을 존 하고 이에 한 지원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사 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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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간단체와 재난의 규모  단계에 따라 민 력

분야  역할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 인 재난 리체

계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각 지역의 문가집단을 포함

한 민 력 네트워크 구성 등 기술지원이 가능한 문 

인력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민간단체들에 

한 체계 인 교육･훈련 로그램을 마련한다. 마지막으

로, 기업참여에 한 한 보상과 더불어 기업의 이미

지 제고 등 기업차원의 편익 극 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재

난 리 참여활성화를 한 구체 인 략이 필요하다.

“재난  안 련 효율  응을 한 민 력 체계 

구축방안(지방행정연구원, 2009)”에 따르면, 재난 리 측

면의 민 력을 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5]. 첫째 재

난  안 리에서 민 의 트 쉽 활성화 방안을 제

시했다. 즉 민 력 계에서 지방정부는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서로 간 력할 수 있는 모델로 

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민 력을 해 국가재난

안 리 체계 구축사업을 제언했다. 지역사회의 민간

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민간기업의 험 리 역량 개선

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재난복원력을 증진한다. 이

를 해 지역별 민 력 구축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한 민·민, 민·  연락망을 구축하여 재난시 민 력 

기반의 합동 재난상황실을 운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셋

째, 민간단체의 효율  활용 체계수립은 재난 리시 민

간단체의 특성에 맞는 역할 분담을 정립하고 활동체계, 

의사소통, 자발  참여 유인책 마련, 재난 리참여시 평

가를 통한 성공사례에 한 시상을 제공한다. 넷째, 민간

부문의 재난안 역량 강화방안은 민간단체들의 리더 발

굴, 지역단  민간단체의 리더 발굴과 재난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로그램과 련 비용을 지원한다. 다섯

째, 민 력 재난안 리 로그램 개발한다. 를 들

면 주민 심의 안 문화 운동 개  주민 안 생활 실

천 등의 수행방안이다.

“재난 응 민 력활동 활성화 방안(이형복, 2014) 

연구”에서는  앙 지하상가에서 화재로부터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한 민 력활동 활성화 방안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6]. 첫째, 화재 방의 실천성 제고

를 한 체계 인 시스템 마련을 한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신속한 화재 응 설비의 개선이다. 셋째, 화재 응

에 한 정기 인 검을 해야 하며 화재에 있어 골든타

임이라 할 수 있는 5분내 기진압을 해서는 ICT(정보 

통신 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를 용한 첨단 진압도구의 구비도 산이 허락되는 범

에서는 마련을 해야 한다. 한 화재를 응하기 해 

주기 인 민 력의 소방훈련이 필요하다.

재난 리분야의 민간부문 활성화 방안(2015)에 따르

면, 재난 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바람직한 민

력 체계를 구축하기 한 정책  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7].

6. 재난관리 민관협력 추이

재난분야 민 력은 그 요성이 인식되어 해외에서

는 지속 으로 연구되고 정부와 민간조직의 력 기반으

로 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 리에 민 력을 

한 기 으로 시민 사단(Citizen Corps), 국재난자원

사활동조직(NVOAD :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 Activity in Disaster)등 여러 단체들이 있

다. 일본은 재해 사 의회(NVNAD : Nippon Volunteer 

Network Active in Disaster), 독일은 연방기술지원단

(Bundesanstalt Technisches Hilfswerk, THW) 등이 있

다[8]. 

시민 사단은 모든 국민들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보다 안 하고 강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여 테러와 범죄 

 여러 가지의 재난을 방하고, 효과 으로 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시민 사단은 미국 자유 사

단(USA Freedom Corps)의 일부로 재난․비상사태․긴

상황시에 시민들이 소방부서, 경찰부서, 의료기  등과 

원활하게 력하여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의 NVOAD는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다양한 자원 사기 들의 역할조정을 목 으

로 설립되었다. 

일본은 지역 착형의 자율방재조직이 활성화된 특징

을 갖고 있으나, 다양한 자원 사단체를 조정하는 비

리 정부조직으로서 NVNAD가 구축되어 있다. 

독일에는 약 170만 명의 명 직 자원 사자가 있으며, 

그  110만 명은 의용소방 에 근무하고 있고, 52만 명

은 민간의 지원조직에서, 8만 명은 연방기술지원단

(THW)산하 조직  지역사무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재난 리시 민 력은 창기 수 으로 

한국재난안 네트워크, 민 력 원회 등 민간부문 뿐

만 아니라 정부 주도 인 방안제시로 재난분야에서 민

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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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재난관리 민관협력 현황 및 문제점

1. 재난관리 민관협력 체계

국민안 처는 재난 리 업무를 해 기획조정실, 안

정책실, 재난 리실, 특수재난실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민 력은 각 실별로 추진되었으나 재난 리 분야 민

력지원의 업무 효율성 증 를 해 2015년 특수재난실

이 신설되었다. 특수재난실에는 특수재난지원 , 민 합

동지원 과 조사분석 을 두고 있다. 민 합동지원 은 

재난분야 민간조직의 정보통합, 민간조직의 업무 악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각 분야의 재난분야 민간기업의 

지원 사항을 악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민 력을 한 법, 제도  개선사항을 악하

여 이를 개선하고 시행하여 민간단체 등이 재난분야에 

극 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민

력 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한다.

2. 국내 재난분야 민관협력 현황

미국의 NVOAD를 모델로 하여 일부 민간단체를 통합

하여 운 되고 있는 (사)한국재난안 네트워크가 2004년

도에 수립되어 운 되고 있다. 미국의 NVOAD는 활동에 

따른 자 지원을 미국 십자사에 의해 지원받는 것과 다

르게 (사)한국재난안 네트워크는 일반 민간단체와 마찬

가지로 정부의 보조 을 받고 있으며, 실질 인 민

력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름만 유지하는 수 에 그

치고 있다. 따라서 기에는 11개 민간단체 기 이 활동

한 것과 달리 2015년 기  7개 기 만이 활동하고 있다. 

즉 재 국내 한국재난안 네트워크의 경우 이러한 자체

인 역량 강화를 한 활동이 상 으로 미약하며, 지

역 내․외에서의 구호활동들 간의 연계나 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난 리에서 민 력의 요성을 인식하여 

2013년 정부주도하에 재난 리 민 력 원회를 법 기

반으로 구성하고 이를 2015년에는 앙민 력 원회

로 변경하여 운 하고 있으며 지역민 력 원회 구성

을 통해 효과 으로 재난에 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앙민 력 원회는 국내의 정부주도 하에 재난 리

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문화  측면이 반 되어 구성된 

조직으로 민간기 의 력을 유도하는 의체 성격을 보

유하고 있다. 앙민 력 원회는 각 지역민 력

원회의 역할과 활동범 를 제도 으로 지원하고 지역민

력 원회는 각 지역 환경에 맞는 각 민간단체들과 

력을 통하여 재난 리에 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재난은 장에서 발생하므로 실질 인 행동조직은 

앙민 력 원회가 아닌 지역민 력 원회 심으로 

활동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앙민 력 원회는 각 

지역민 력 원회가 법과 제도 기반에서 활동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활동 역과 민간단체와의 력을 앙정

부차원에서 조율하고 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국민안 처 특수재난실의 민 력지원 에서 주

하여 리하고 있다. 조직의 형태는 앙민 력 원

회 심으로 각 17시도에서 지역민 력 원회의 구성

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기  14개시 도에서 지역

민 력 원회를 구성했다.

3. 해외 재난분야 민관협력 현황

미국의 경우 자원 사에 한 자 심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건국 기에 활한 국토에 흩어진 국민들

을 정부가 일일이 보호하고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

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해결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의 지원은 외 인 것으로 

정착 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원 사하는 것을 의무로 여

기는 가치 이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문화가 발달 했다.

미국의 국가재난 응체계(NRF: National Risk 

Framework)는 모든 단 의 정부, 민간조직, 자원 사자

와 조직, 지역사회, 소수 부족, 개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NRF를 구축하는 과정에 307개의 기 이 

련을 맺고 있는데 여기에는 127개의 연방정부 조직, 50개

의 주정부 조직, 16개의 지방정부 조직, 2개의 소수부족 

정부, 19개의 일반 공공조직, 60개의 비정부조직, 33개의 

민간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9]. 

일본은 자원 사자단체 간 자체 인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원 사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

해 피해지역의 상황과 활동 내용 등에 한 교류가 지속

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동일본 지진이나 후쿠시마 

원 사고 당시 장구호에 참여하 던 민간단체들의 상

호 네트워크 조직을 통하여 구조가 시작되어 이후 행정

기 이 참여한 시스템으로 개되면서 행정기 과 민간

단체가 력하는 체계로 발 되었다.

독일의 경우 연방방 청이 자연재해와 인 재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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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있으며 재해 리에 한 담부서 없이 약 7만 

여명의 자원 사자들로 구성된 연방기술단을 운용하여 

자발 으로 응하고 있다. 독일 연방방 청의 조직 특

성은 십자사, 근로자구 연합회, 요하네스구 차연합

회, 인명구조연합회, 소방 연합회, 기술지원부, 연방자

연합회 등 자원 사조직과 정부조직이 민방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독일의 재난 리에서 실질 인 업무의 책임을 지는 

일은 재난이 발생하는 해당 지역 주  지방자치단체이

며, 연방정부는 국 인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만 개입한다. 앙

정부 심의 재난 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의 경우와

는 조 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상 3개 국가의 재난 리체계에서 보면, 민간부분은 

단순 자원 사자가 아닌 실질 인 재난 리 담당자로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다. 한 연방, 지방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체계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

보교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난 발생 시에 

매우 효과 인 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재난관리 민관협력 문제점

국내의 재난 리 민 력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재난 리를 한 민 력 체계 인 

리 미비이다. 둘째, 재난 리를 한 각종 정보의 공유

체계 미비가 민 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재

난 리 민간 력에 한 교육 부족이다. 재난 리 분야

는 재난의 특성상 교육･훈련 로그램이 매우 요한 분

야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이 진

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지방 행정조직의 담

당인력 부족  문성 미비이다. 다섯째, 재난 련 문

가 활용 미비이다. 여섯째, 민 력에 한 인식 부족이

다. 기타 사항으로는 민간단체의 지원 부족, 민간단체의 

활동에 한 평가를 통해 우수 지원 단체에 한 홍보 등

의 활동 부족이다. 다음은 각 민 력 문제 에 해 구

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민관협력의 체계적인 관리 미비

국가 재난 리에서 민간부분이 실제 많은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난 리체계에서는 

련 민간단체에 한 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

지 못하며 반 으로 앙과 지역에서 유기 인 민

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 발생 시 민간단체의 재

난 참여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도 민 의 력체계

가 유기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

다. 를 들면, 2007년 허베이 스피릿호 유조선이 침몰하

여 규모 해양오염이 발생하자 국각지에서 다수의 자

원 사자들이 참여하여 해양오염의 복구를 해 노력했

다. 그러나 자원 사자들 간의 체계 인 네트워크 형성

의 미흡으로 자원 사자가 일시에 참여하여 효과 인 인

력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혼란을 제공 했다. 이처럼 

정부기 을 심으로 운 되는 재난 리 장에서 민

력 활동을 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 주체 는 조

정 메카니즘 등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하고 공공기 과의 직 인 연결   활동수칙 등이 

사 에 정리되지 않아 재난 리가 비효율 으로 운 되

었다.

결론 으로 각각 단체 간의 긴 한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 단체가 보유한 인력  장비 등에 

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명확한 역할분담을 규정

하기 어렵고, 더불어 재난 장에서의 체계 ･효율  활

동은 여 히 미흡한 결과를 래하고 있다[10]. 즉 앙의 

네트워크와 앙소방본부  지역소방본부 간, 지방의 

다른 민간단체 네트워크 조직과 유  지방행정기  등 

기 들 사이의 유기 인 조체계가 미흡하다. 재난 리

에서 민간부문이 실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 리체계는 련 민간단체에 한 

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 못하며, 체계를 효과

으로 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1].

나. 재난관리시 정보 공유체계의 미비

국내 재난 리정보 공동이용 DB는 총 43개 기 의 

223종이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주로 정부가 민간에

게 문자 등을 통보하는 형태로 운 되고 있다. 민간과 정

부가 서로 정보교환이 되는 표 인 데이터베이스는 

1365 자원 사포털이다. 재난 발생시의 응체계는 재해 

상황에 따라 유형별로 다원화 되어 있는데 반해, 련 주

무부처간의 재난 련 정보의 연계가 미비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효과 인 응에 한계가 있다.

재난 리시 정보공유 미비를 보여  표 인 사례가 

2015년 6월에 발생한 국내의 메르스 사건이다. 기에 

련된 재난 정보에 한 투명한 공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

민들의 불안과 공포감 조성으로 재난 응에 많은 문제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IBC)

Vol. 16, No. 2, pp.171-180, Apr. 30, 2016. pISSN 2289-0238, eISSN 2289-0246

- 177 -

이 노출되었다. 

다. 재난관련 전문가 활용 미비

국내의 경우 재난 리시 문가가 수행하여야 할 

역과 일반 자원 사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역 등이 구

분되지 않고 모두 민간 일반 자원 사 부문에서 수행하

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 자원 사자들이 부분인 민간

단체의 경우 재난 련 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

부분을 제외하고는 문화된 교육이 미미하다. 따라서 

문성이 없는 일반 자원 사자들에 의한 일 인 재난

리과정에의 투입은 새로운 재난을 래할 험요인이 

되고 있다. 재난 리과정에는 기계 담당, 식수 담당 기술

자, 선박, 잠수부, 치측정, 건축구조 문가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한 문가집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 정부 는 민간단체는 평상시 이 문가들에 한 지

속 인 인 리 네트워크 시스템에 한 리가 매우 

열악하다. 

라. 지방 행정조직의 담당인력 부족 및 전문성 미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분야 담당공무원은 해당 재난업

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이 부

족한 실정이다. 를 들면, 해양 리의 경우 해상 리 1

척이 경기도 면 의 해상을 리 하는 것이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행정인력에 한 교육과 일련의 재난

리 업무 경험으로 문성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잦은 인

사이동으로 지식축 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 재난관리 민간부문 훈련 및 교육 미비

민간부문의 참여자들에 한 체계 인 훈련과 교육 

로그램은 매우 미흡하다. 자원 사센터(2014)에 따르

면, 지역 민간 사 단체교육 횟수가 연3-5회(26.9%)로 

나타나고 있다[12]. 그러나 교육은 단순 업무 주의 내용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된 교육은 미비한 실정이

다. 한 민 력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는 부분의 

민간단체들은 부분 재난 리 분야 외에 다양한 자원

사 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난 리 분야에 한 

지식은 거의 무한 일반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

서 실질 으로 민간단체의 참여는 문 인력이 필요한 

재난 응분야보다는 재난 방  복구단계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13]. 재난 리 분야는 재난의 특성상 훈

련과 교육 로그램이 매우 요한 분야 임에도 불구하

고 아직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바.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현실과 괴리된 필요성 

인식

2014년 화성시(통합안  응력 제고를 한 력  

거버 스 구축 방안 연구, 2014)에서 실시한 민 력에 

한 인식조사에 의하면 각 기 의 민 력의 필요성에 

해 체로 필요하다(58.5%),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

(41.5%)하고 있다
[14]. 즉, 응답기  체가 민 력의 필

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

인 재난 리 민 력 업무수행에 따른 효율성 측면에서

는 다소 부정 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즉 민 력

의 해요인으로는 리더쉽, 정보공유 미비, 시민참여의식 

부족, 의사소통의 비원활성 등으로 실질 인 활동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는 재난 리 

시 민 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 인 민

력을 꺼리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 민간단체의 지원 미비

국내 재난 리 민간단체의 부분의 활동비는 정부에

서 제공하는 보조 과 각 회원들의 회비로 운 되고 있

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 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보조 이 게 지원되는 단체의 경우는 

상 으로 활동이 미비하다[15].

IV. 재난관리 민관협력 개선방안

재난 리 민 력의 문제  도출에 따라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재난 리 민 력의 역할 확   리 강화, 재난

리를 한 민간단체와 소통 채  확보, 지자체 조직의 재

난 리 인력 지원을 한 문가 연결  활용, 재난 리

를 한 민 력 련 훈련  교육 확 , 재난 리 민

력의 요성  실효성 인식, 민간단체의 지원 확

와 동기부여 등 다양한 민 력활동을 진하기 해서 

민간 력지원법 개정의 장기 인 검토가 필요하다.

1.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역할확대 및 관리강화

재난 리 민 력의 리강화를 통해 사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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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사 조직의 참여가능 여부에 한 조율을 유도해야 

한다. 한 재난 시 필요한 자원을 악하여 필요한 민간

자원을 신속하게 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

하기 해서는 재난 리 민 력의 역할확   리강

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 사단체들의 총 리 기능

을 도입한 극 인 리와 민간단체 지원  련 업무

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앙정부는 장에서 재난 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 조직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 환경에 맞는 지역별 민 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즉 재난 리에서 민 력의 추진체계는 지

역을 심으로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 민간단체를 

포 하는 지역기반의 민 력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민 력체계는 거 조직을 구성하기 보다는 재난 리 

응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유연하게 

작동하는 형태의 조직으로 운 되어야 한다. 넷째. 앙

정부 는 지방정부는 민간단체와의 민간 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자 는 개기 으로서의 역할에 충실

해야 한다. 민간단체들이 서로 력하여 재난 리에 참

여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과 각종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2. 재난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와 소통채널 확보 

정보통신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 함에 따라 언제 어

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재난 리 시 민간단체와의 역할과 책임에 한 정보교

류 부재로 재난 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재난

리의 경우도 등장하는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련자들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민간의 우수한 재

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채 확보가 필요하다. 를 들

면, 자원 사 1365의 경우는 자원 사를 원하는 공공기

과 민간단체들과 자원 사를 원하는 이들 간의 정보교

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어서 신속한 정보연결로 자원 사

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 사를 원

하는 기 의 요구사항과 자원 사자들이 재 살고 있는 

치 등을 고려하여 참여 할 수 있고 참여 후 각 련 자

원 사 참여 인증서류를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

다. 한 자원 사 센터에서 이 게 등록된 자료를 이용

하여 자원 사 황을 정확히 악하고 자료 분석을 통

한 평가  나아갈 방향을 개선할 수 있다. 이 사례와 같

이 재난 리 민간단체와 정부 담당자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서로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재난 리 활동에 해서도 민간참여 

등 련 자료가 DB화됨으로써 재난 리를 기여한 민간

단체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 

3. 재난관련 민간 전문가 활용

재난 리 문가를 활용하기 해 정부와 민간단체와

의 Pool 시스템 구축 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

리 문가 정보를 수집하여 각 지역의 공무원들이 수시

로 민간 문가들과 교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 련 인력의 이사 등 이

동 정보가 실시간으로 용되어 필요시 한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민간 문가 자원

을 이용하면 업무의 효율성은 증진되고 인  교류를 통

한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4. 지자체 조직의 재난관리 인력지원을 위한 

전문가 연결 및 활용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는 요한 업무를 수행하

는 지역 재난 리부서 재난업무 담당자의 업무여건이 열

악하다. 지자체의 재난업무 담당은 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가 가 되어 국가 으로 요

한 업무가 비 선호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

직을 기피하거나 는 보직이 되어도 짧은 기간을 복무

하고 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즉 앙부처

는 소 업무만 실시하면 되지만,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시·군·구는 재난, 비상 비, 민방  계획과 훈련업무 등

을 담당공무원 1명이 모두 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

다. 민간단체와의 소통채  확보 차원에서 구축하는 시

스템에서 문가 Pool을 등록하여 련 정보를 지방자치

단체 담당자들이 확인하여 업무에 연계할 수 있도록 환

경을 구성하여 민간 문가를 지자체에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활용방안으로는 재능기

부 는 일부 소정의 비용을 제공하고 재능을 제공 받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5. 재난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관련 훈련 및 

교육확대

지역사회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을 고려하여 재

난 리 응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민간단체는 이를 근

거로 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만일 재난 응에 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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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미비하면 민간단체가 지원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업무 처리 시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13개 업 기반 재난 응 체계로 훈련되어 

재난 리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훈

련방법으로는 민방  훈련 시 재난교육을 수행하는 방법, 

각 재난안  민간조직의 역량강화 교육  훈련사업, 교

육을 한 교육도구 개발, 교육센터의 확충, Cyber 교육 

사이트 구축, 지역단  지역민 력 평가 사업을 통한 

훈련  교육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6. 재난관리의 민관협력 중요성 및 실효성 인식

재난이 자연재난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  재난형태로 

제공되며 재난의 복잡화, 형화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

간 문조직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

 참여  활동이 미흡한 게 실이다. 민간 력의 필요

성은 일부 인식하나 실질 으로는 참여와 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원인으로는 체계 인 리 부족도 

문제 이지만 실질 으로 재난 리에 참여하는 담당자와 

민간단체 등의 민 력에 따른 실효성이 다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이 문제를 단계 으로 해결하고 재난

리에 있어 민간자원의 신속하고 체계 인 투입을 통해 

효과 인 재난 응 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용함으로써 

많은 경제  손실을 일 수 있다는 폭넓은 인식의 변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재난 리시 민 력을 한 

기본 인 진제  민 력을 활성화 하는데 많은 도

움이 될 수 있다.

7. 민간단체의 지원확대와 동기 부여

2000년 1월에 민간단체와 그 향력 증가로 이들 활동

을 보장하고 성장을 정부차원에서 재정 으로 지원하기 

하여 비 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 다. 이를 근거

로 하여 그동안 각 부서로 분산되어 운 되던 비 리민

간단체에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종합 으로 리와 지

원을 하고 있다. 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극 인 심

은 자원 사활동 활성화를 좌우하고 있다. 민간단체는 

부분 회원의 회비와 정부 보조 으로 운 되고 있다. 

민간단체 보조 의 확 는 실 으로 많은 어려움이 수

반된다. 단계 으로 민간단체의 활동에 해 면 한 분

석과 평가에 따라 보조 의 확  는 조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한편으로는 민간단체 지원방안으로 각 민간단

체들이 재난 리에 참여 활동을 극 으로 홍보하여 민

간단체의 재난 리 기여에 한 자 심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민간단체 활동의 동기 부여 뿐만 아니라 극 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V. 결론

민 력은  행정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선진화

된 국가 운 시스템이며, 민 력에 한 주체 간 인식

공유 기반으로 구체 이고 효율 인 재난 리가 이루어

진다면 민 력의 성공  구 에 따른 국가경쟁력이 제

고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민 력의 요성이 등장함에 따

라 재난 리의 민 력 방안에 한 연구를 통해 재난

리에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재난 리를 해 

민 력을 효과 으로 유도하기 한 방안 연구로써 지

속 인 연구가 이루어져 국가 으로 우수한 민간자원을 

재난 리에 투입함으로써 국가재정 소비의 최소화 등 효

과 인 재난 리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상승

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방법은 재난 리 분야 문가 15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 리 민 력의 문제 과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요도 기 으로 정리했다. 제시된 문제 에 따

른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리 민

력 체계 인 리 미비를 극복하기 해 민 력의 

역할 확   리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난

리 시 민간단체와 극 인 의사소통 채  확보로 민간

단체가 보유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난 리와 지자체의 인력지원 등을 해 민간 문가 

정보를 공유하여 극 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

째, 민 력을 한 교육  훈련이 지속 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다섯째, 재난 리 민 력의 실효성  인식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에 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는 델 이 방식

을 용했으며 향후 설문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모집단

을 확보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난 리 

민 력에 한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체

계 인 민 력과 련된 정책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

으며 재난 리의 민 력 체계 개선  재난 리 활동 

활성화에 련된 극 인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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