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 2017 The Digital Contents Society 1127 http://www.dcs.or.kr pISSN: 1598-2009 eISSN: 2287-738X

JDCS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8, No. 6, pp. 1127-1134, Oct. 2017

복합재난 손실 평가를 위한 한국형 인벤토리 구축 방안 연구

-지진재해 손실 평가를 중심으로

채 수 성 · 신 수 미 · 서 동 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복합재난대응연구단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Inventory for the 
Multi-Hazard Risk Assessment
-Based on Earthquake Damage Analysis

Su-Seong Chai · Su-mi Shin · Dongjun Suh*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245 Daehak-ro, Yuseong-gu, Daejeon, Korea

[요    약] 

본 연구는 한국형 복합재난 피해 분석 예측 시스템 개발의 첫 단계로써 국내·외 재난·재해위험도 평가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재난재해 주요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우선, 지진 재해를 대상으로 손실 평가를 위한 한국형 인벤토리의 설계 

및 국내·외 해당 데이터의 국가적 환경의 상이함을 반영하여 건물, 인구, 가중치 등 인벤토리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의 수집

과 정제를 진행하였다. 재난 데이터 자료연계, 추후 확장성을 고려한 자료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한국

형 복합재난 피해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ystem of multi-hazard risk assessment tools based on major inventories and 
functions. As a first step, designing and building a Korean inventory of the loss assessment was performed due to earthquake 
disasters. We focused on the special features, taking account of the possibly conflicting features of the various conditions such as 
different type of formats, environmental differences, and collected data relevant to the use of proposed risk assessment system in 
terms of constructing the Korean inventory including buildings and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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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을 포함하는 침수, 화재 등 피해 규모가 

보다 대형화 되고, 점차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복합 재난·재해

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진 안전지대라 여겨지던 우리나라 

또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5.8)의 지진이 발

생함에 따라 더 이상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는 계기

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대형 복합재난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대응 가능한 기술 개발 및 재난 복원력

(Resilience)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고 있으며, 재난·재해 대응 분야 또한 

ICT 및 높은 컴퓨팅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고도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기술의 발전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피해 손실을 

평가하고 재해 위험도를 예측, 분석하는 재난·재해 분석 기술 

개발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재난·재해 중 지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피해 분석 툴로는 

HAZUS-MH[1], SYNER-G[2], MCEER[3], ERGO[4]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지진으로 발생하는 건물 손상을 계산

하고, 그 손상도를 기반으로 피해 손실 평가를 하거나 피난민의 

수와 피난처를 산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분석 도구들은 지진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또

는 침수가 함께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피해 손실 평가를 제

공하지는 않는다[5]. 
국내에서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통계 자료와 실제 

측정 데이터들을 통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진의 경

우 손실 평가를 추정하기 위한 지진관련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실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미국 연방재난관

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손실 

평가 도구인  HAZUS-MH 의 지진 관련 데이터 또는 국외 연구

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는 수준이다[6-7]. 그러나 이러한 연구

는 대부분 미국 및 국외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행되었을 뿐만 아

니라 데이터의 단위나 포맷의 상이함, 지역의 지질 환경, 건축

물 구조 및 용도의 상이함 등 대한민국에 적용하여 분석하는데 

있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은 업무시스템별로 분산·관리 되고 있는 

재난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예측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며 데이터 호

환성 및 상호운용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난·재해 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의 재난·재해 피해 

통계 자료 및 실제 측정 데이터들을 활용한 ICT 기반의 융합연

구와 다양한 정형·비정형 재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 관련 

실용화 시스템[8-10]이 개발되고 있어, 각기 다른 방식의 포맷

으로 구성된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의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의 보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과 데이터 호

환성 및 상호운용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 플랫

폼이 제시되어야 하고, 구현 시 기본이 되는 데이터 구조 및 인

벤토리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재난·재해 중 지진을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지진

과 함께 발생하는 2차적인 복합재난(침수 및 화재)에 대한 손실 

평가를 위한 선행연구로 한국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 인벤토리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국외 재난 손실 평가 분석 도

구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등 분석 기술 사례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건물, 인구, 가중치 등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데이터

의 수집 및 정제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Ⅱ. 관 련 연 구

2-1 국외 프레임워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 개발한 HAZUS-MH는 자연 재해 

및 위험 평가를 위한 지리 정보 시스템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기본으로 하여 재난·재해와 관련된 손실평가를 분석하기 위한 

의사 결정 지원 도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책임자들에게 재난·재해의 결과를 예측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다. 
HAZUS-MH의 손실평가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지진 모

델을 기준으로. 지진 발생 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

생하며, 주거, 상업건물 등 기반 시설물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

적 손실이 발생한다. 물리적 손실 발생으로 인해 침수, 화재 등 

연쇄적인 추가 재해의 발생, 생산설비의 손실, 그로 인한 생산 

활동 중단 비용 및 복구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사상자 발

생 및 피난처 수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그리고 국가 예산의 

투입과 같은 간접적인 경제 손실까지 유도된다. 

그림 1. 지진 손실 방법론 플로우차트[1]
Fig. 1. Flowchart of the Earthquake Loss Estimation Methodolog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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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물 손상도 분석

Fig. 2. Building Damage Analysis by ERGO

ERGO는 일리노이 주립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메리

카 지진 센터(MAE; Mid-America Earthquake)에서 첫 개발을 

시작하고, 현재 일리노이주 소재 국가슈퍼컴퓨팅응용센터

(NCSA; 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s)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ERGO는 오픈소스기반의 복합재난 

위험 평가 분석 도구로, 지진 재해를 계획하고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국가, 연구자 등 모든 사용자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접

근이 용이하며, 확장이 가능하다. 각 국가의 건물, 주택, 교통, 
라이프라인 데이터 등 해당 국가의 환경에 맞는 데이터 인벤토

리가 구축될 경우 그 데이터 인벤토리를 사용하여 국가의 상황

을 고려한 재난·재해 손실평가 및 피해 예측을 할 수 있다. 
ERGO는 재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당 재난·재해에 의한 

손실 평가를 통해 피해를 예측, 분석한다. 그림 2는 건물 손상도 

분석 과정으로써, 조건 미충족 상태인 빨간 네모박스를 수행하

기 위해, 건물, 취약도 곡선, 위험도 지도 등의 데이터 인벤토리 

조건 충족 후 분석을 수행한다. 
아래의 식 (1),(2)와 표 1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재건 비용의 

계산식과 변수들이다. 지진 발생으로 인한 재건비용( )은 

건축물 용도마다 서로 다른 건물의 대체 비용( )과 해당 손

상도를 입은 건축물 용도의 확률(), 건물의 수리 

및 교체비율()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HAZUS-MH 및 

ERGO는 재건 비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리적 손실, 경제적 

손실을 산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는 다양한 데이터 인벤토리

가 필요하다. 

 
  



                  (1)

                 

  
 



                                                                  (2)

건축물 용도 및 구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건물 인벤토리와 

인구 수 및 인구 분포를 포함하고 있는 인구 인벤토리 그리고 

국가, 지역 등 여러 가지 환경과 실정에 맞는 가중치 인벤토리

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

집 및 정제 과정과 HAZUS-MH 및 ERGO와 국내 데이터의 비

교를 통해 재난·재해 손실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한국형 인벤토

리를 구축한다.

표 1. 재건 비용 및 변수[1]
Table 1. Cost of structural damage and variable[1]


cost of structural damage (repair and 
replacement costs) for damage state ds and 
occupancy i 

 building replacement cost of occupancy i


probability of occupancy i being in structural 
damage state ds


structural repair and replacement ratio for 
occupancy i in damage state ds

2-2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는 국가재난 관리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한 국가시책 사업으로 재

난·재해와 관련된 자료의 전산관리를 통해 각종 위험요소의 사

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

자치단체 재난관련 담당자에게 재난상황 정보 전파, 재난상황 

대응조치 전파 및 상황보고 등이 있으며[11], 재난정보공동활

용시스템, 지진대해대응시스템, 재해상황분석판단시스템, 풍

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 등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NDMS[12]
Fig. 3. NDM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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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지진대해대응시스템은 지진발생시 피해규모를 추계

함으로서 지자체의 신속한 초동대응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조기경보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미

흡한 실정이며, 재난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

별로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며 데이터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난·재해 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Ⅲ. 인 벤 토 리

3-1 건물 인벤토리

국내 일반건물군의 시설물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

정보포털에서 개방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에서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

의 층수, 주차장 면적 및 수용 가능 주차 대수, 연면적, 공시지가 

등을 포함한 건물 인벤토리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가 필요

하므로, 건축물의 속성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국

가공간정보포털에서 데이터를 주로 수집하여 진행하였다. 
ERGO에서는 건물의 물리적 손실 평가를 위해 세 가지의 입

력 값이 사용된다[13]. 최대 지반 가속도 설정을 통한 특정 지진 

시나리오와 취약도 곡선을 통해 발생되는 건축물 구조에 따른

그림 4. 건물 인벤토리 대응 과정 및 연계표

Fig. 4. Building inventory response process and linkage 

table
손상 상태(Insignificant, Moderate, Heavy, Complete)의 개별 확

률( ), 각 손상 요인의 평균() 및 표준 편차(), 

건물 인벤토리 목록 DB로부터구조 구성 요소의 값 등이 사용

된다. 손상 산정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식 (3)을 통해 손상 상

태 및 평균 손상 요인의 개별 확률로부터 각 건물의 구조적 손

실에 대한 예상 손실 비율( )이 계산된다.

 
  



 ×                                                   (3)

두 번째로 식 (4)을 통해 각 손상 상태에 대한 표준 편차 및 평균 

손상요인 그리고 손상 상태의 개별 확률 및 예상 손실 비율을 

사용하여 건물의 구조적 구성 요소의 예상 손실 변동( )을 계

산한다. 


 

  



 ×
 

 
                           (4)

세 번째로 구조적 구성 요소에 대한 예상 손실률과 구조적 구성 

요소의 값을 곱하여 각 건물의 평균 기대 손실을 계산한다. 각 

건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예상 손실 비율의 평균 및 분산, 그리

고 각 건물에 대한 구조적 가치의 예상 손실 평균이 결과 값으

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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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GO에서 사용되는 건물 인벤토리의 구성 요소 중 건축물 

용도 및 건축물 구조는 HAZUS-MH의 유형 분류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는 경제적 손실 파악에 사용된다. 
주거 건물, 상업 건물에 따라서 건물 내부의 내구재 성격이 각

기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 된 건축물 용도가 필요하다. 건축물 

구조는 지진 발생 시 각 구조마다 건물이 입는 손상 정도가 다

르기 때문에 주로 물리적 손실 평가에 사용되며, 물리적 손실 

평가를 기반으로 경제적, 사회적 손실 평가에 사용된다.
HAZUS-MH와 국내의 건축물 용도 및 구조는 각 국가의 실

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내·외 재난·재해 분석 도구 

등이 이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복합재난 손

실 평가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한국 환경에 적합

하도록 용도 및 구조 분류의 대응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HAZUS-MH는 건축물 용도를 용도에 따라 총 7개, 세부적으

로는 33개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건축물 용도는 행정

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약 

500개 이상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HAZUS-MH는 건축물 

용도코드와 미국의 산업분류코드(SIC;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로 서로 대응시킬 수 있는 연계표를 제시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축물 용도 코드를 미국의 산업분류코

드로 대응시킨 후, HAZUS-MH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계표를 

활용하여  국내 건축물 용도 코드를 HAZUS-MH의 건축물 용

도코드로 변환할 수 있게 그림 4와 같은 연계표를 제시하였다. 
예를들어, 그림 5와 같이 국내 건축물 용도 코드가 3006(체

육관)은 미국의 산업분류코드에서 7991(Physical Fitness 
Facilities)와 의미가 유사하므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HAZUS-MH의 연계표를 통해 산업분류코드의 79번 범주(79, 
79x, 79xx)에 해당하는 항목을 COM8로 변환하여, 3006(체육

관)을 COM8로 대응시킬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산업분류코드(KSIC)가 있으나 국내 산업분류

코드와 미국 산업분류코드로의 연계표가 존재하고 있지 않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류의 유사성을 확인하며 국내 건축물 용

도 코드에서 미국 산업분류코드로의 연계표를 제시하였다. 
HAZUS-MH는 건축물 구조를 아래 표와 같이 15개로 분류

하고 있으며, 하위 36개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건축물 구조는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제

공하고 있다. 국내의 건축물 구조 코드를 HAZUS-MH의 건축

물 구조 코드로 대응시키기 위하여 국내 건축구조물 지진취약

도 함수 관련 연구 [14]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HAZUS-MH 
기반 건축물 분류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건축물 인벤토리

를 구축하였다. 

그림 5. 건물 인벤토리 대응 과정2
Fig. 5. Building inventory mapping process 2

표 2. 건축물구조의 대응체계[14]
Table 2. Mapping system of building structure

Building structure [14] Note

Masonry 
structure and 
subcategory(Bric
k, block, stone, 
other masonry 
structure)

URM

Unification with URM
(Few cases of structural 
applications)

Concrete frame 
and subcategory

C1 Building except C4 ①

C2

① 3-5 stories
② 6~15 stories(Building is prior to 
the construction of a new city in the 
1980s, Except C3 ①)

C3

① 6~15stories
(Building after the construction of a 
new city in the 1980s)
② High-rise building over 6 stories
③ Apartment buildings built since the 
1980s

C4
① Building approved since 1988
② Except C3 ③

C5
① 3-5 stories
(Building approved since 2002.9)

Steel frame and 
subcategory

S1 Bottom layer

S2 Middle layer

S4 High-rise

Steel reinforced 
concrete and 
subcategory

S4
Building that is the structure of steel 
concrete and sub category

Precast concrete 
frame

PC1

① Classified as precast concrete 
structure among sub-categories of 
concrete structure
② Apartment and Multi Family 
Dwelling

PC2
① Same PC1 ① 
② Except PC1 ②

Wood Frame

W1 Building except W2 ①

W2
① Single and Multi Family Dwelling
(After 1990s)

3-2 인구 인벤토리

미국 인구 조사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의 인구 및 경

제 데이터 조사인 센서스는 10년 주기로 실시하며, 최근 실시한 

조사는 2010년이다[15]. 미국 센서스 조사는 약 600명이 거주

하는 공간적 단위로 제공되는 센서스블록을 기본으로 하고 있

으며, 센서스블록 상위에는 센서스블록그룹과 그 위에는 센서

스트랙이 위치하고 있다. 
HAZUS-MH는 미국 센서스 정보를 기반으로 재난·재해 발

생시 사상자를 추정한다. 주거 건물에서 시간에 따른 인구 분표

는 표 3과 같다. NRES는 센서스 데이터로부터 유추된 밤 시간

의 거주 인구를 의미하며, DRES는 낮 시간의 거주 인구를 의미

한다. 시간 및 실내외 조건에 따라 인구분포는 다르게 추정된

다. 오전 2시 주거 건물과 관련된 인구 분포는 야간 주거 인구의 

99%(0.99*NRES)가 주거 공간에 있음을 의미힌다. 주거 공간에 

있는 인구 중(상업 공간, 교육 공간 등 제외)에서  99.9%[0.999 * 
(0.99*NRES)]는 실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0.1%[(1-0.999) 
* (0.99*NRES)]는 실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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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거 건물에서의 시간에  따른 추정 인구 분포 

Table 3. Population estimation distribution about time of 
residential buildings

Distribution of People in Census Tract

Occupancy 2:00 a.m. 2:00 p.m. 5:00 p.m

Residential
(Indoor)

(0.999)*0.99
*
(NRES)

(0.70)*0.75*
(DRES)

(0.70)*0.5*
(NRES)

Residential
(Outdoor)

(0.001)*0.99
*(NRES)

(0.30)*0.75*
(DRES)

(0.30)*0.5*
(NRES)

국내의 경우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인구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구통계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인구 총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전수조사로써, 표 4와 같이 성·연
령별 인구, 교육정도별 인구, 성·혼인상태별 인구, 가구 수 등 

인구 관련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최소 통계구역 단위인 집계구를 사용하여 인구 조사를 

실시한다. 
인구 인벤토리는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물 손

상에 따라 건물 내·외부의 사상자 파악과 예측되는 이재민 수

에 따라 피난처의 수용 정도를 조절하는데 필요하다. 하지만 통

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구통계정보는 최소단위가 집계구이

기 때문에 건물 단위의 인구를 파악하는데 불가능하기에 재난·
재해 발생 시 사상자 또는 이재민 수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존

재한다. 국내의 경우 고층건물 비중이 크고, 또한 주거건물 유

형이 단독주택보다 대부분 아파트임을 고려할 때 건물 단위의 

인구 수 추정 정확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4. 인구 센서스 데이터

Table 4. Population census data

건물 단위의 인구 수 추정을 위해 건물의 속성 정보를 사용

하여 층 수,  바닥면적과 층면적,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같은 거주건물의 유형 등의 속성 정보를 고려하여 건물 단

위의 인구 수 추정이 가능하다.

3-3 내용 연수 및 보험 인벤토리(가중치)

국내의 재난·재해에 대한 피해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산정된다[16]. 개인 재산 및 피해액 손실과 관

련하여 주거 및 상업 건물 등의 내부 내용물(내구재 및 비내구

재)에 대한 피해가 고려되지 않고, 건물면적과 상관없는 방식

으로 산출되고 있다. 또한 상업, 공업 건물 등에 대한 손실액 산

출 시 건물 파손으로 인한 영업 손실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은 제외된다. 
ERGO 및 HAZUS-MH는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조사를 기반

으로 주(State), 건물 용도, 건물 구조별 등 여러 가지 속성에 대

해 기본 단위의 손실 정보를 제공한다. 재난·재해 발생시 

SF(Squre Feet)에 따른 건물내부의 내용물 손실액($), 건물 대체 

비용($), 총 생산량($)(상업, 공업 건물에 국한) 등 단위 면적 당 

금액 정보를 가중치로 제공하고 있다.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손실액을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

해 상세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손실액 분석 등은 미국의 센서스 기반 

데이터로 산출된 것이며 미국 실정에 맞추어져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손해 사정시 국내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경제적 중요도에 따른 보험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손

해액의 평가하는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건물, 구축물, 자산(시설,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 및 운반

구)으로 분류하여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하고 건물내부의 내용물 손실액, 총 생산량 등 우리나라 실

정에 맞는 경제적 손실을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표  5는 HAZUS-MH에서 재난·재해로 인한 건물 손상으로 

피난처가 필요하거나 인구이동 수를 산출 또는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중치를 고려한 테이블이다. 이는 센서스 조사 및 인

구사회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환경에 적합한 자료구

축을 위해서는 국내환경을 고려한 인구사회학적 조사가 선행

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가구당 수입 정보, 건물 단위의 매출

액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정확한 건물의 경제적 손

실 평가를 위하여 건물의 지역별 공시지가를 고려한 가중치 정

보 등의 산출이 필요하다

Classification Details

General

(a) Population
total population, average age, 
population density, ···

(b) Household
total household, averag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

(c)House total number of houses, ···

(a) Population

sex/age
under 4 years, 5 to 9 years, 10 to 14 
years, ···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 

sex/marital status
single,  divorced, bereavement, 
spouse, ···

(b) Household

Occupation type self, rend, free, no deposit,···

Household 
composition

1 household, 2 household, 3 
household, ···

(c)House

floor plan 20㎡ or less, 20㎡ ~ 40㎡ or less, ···

housing type
multi-family house, apartment, 
townhouse, single-family house 

built year
before 1959, 1960~1969, 
1970~1979, 1980~1989, ···

residential period
less than 1 year, 1~2 year, 2~3 
y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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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피난처 관련 가중치

Table 5. Shelter-related weights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대형 복합재난으로 인

한 손실 평가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한국형 인벤토리를 구

축하였다. 미국의 손실 평가 분석 툴인 HAZUS-MH 및 ERGO
를 기반으로 국내외 데이터 포맷의 상이함, 지리적·국가적 환

경의 차이 등을 국내 실정에 맞게 데이터 수집 및 정제하여 건

물, 인구, 가중치 등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건물 인벤토리를 

구축하기 위해 각 국가의 실정이 반영된 건축물 용도 및 구조의 

대응 과정을 수행하였다. 
한국형 건축물 용도는 미국의 산업 분류 코드, HAZUS-MH

와 국내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구축하였고, 건축물 구조는 국

내 건축구조물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HAZUS-MH 기반

의 건축물 구조 분류표를 기반으로 건물 인벤토리를 구축하였

다.
인구 인벤토리는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인구통계자

료를 바탕으로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난·재해로 인한 건물 

손상 발생 시 사상자 및 임시 피난처 수용력 파악이 가능하다. 
구축된 건물 인벤토리의 속성 정보와 인구 인벤토리 기반 건물 

단위의 인구 수 추정, 내용 연수 및 보험 데이터 등의 활용을 제

안하였으며, 가구 당 수입 정보, 건물 단위의 매출 액 분석, 지역

별 공시지가를 고려한 가중치 정보 등의 산출을 통해 보다 정확

한 손실 평가 진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데이터 

자료연계, 추후 확장성을 고려한 자료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형 인벤토리 구축은 국내 복합재난 

재해 대응을 위한  손실 및 예측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 

규모 및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게 돕는 의

사결정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적인 인벤토리 구축 연구, 재난·재해별 전문가 자

문 등을 통해 재난재해별 영향인자의 도출, 해당 자료의 수집, 
생성, 표준화 과정을 거쳐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손실 분석이 

가능한 한국형 복합재난 피해 분석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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