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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대비 검증결과 주요 내용 비교 (국민안전처, 2016)









<그림 1-1>제체와 거주지의 이격거리 약15m (오촌저수지, 안성)















1) 2014년 「농어촌정비법」이 개정 되며 2종 저수지의 상한 기준이 50만톤 미만에서 30만톤 미
만으로 낮추어졌다

















<그림 2-1>







<그림 2-4>수리시설물 건전성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본구성요소













<그림 3-1> USN 저수지 붕괴위험 예 경보 시스템 구축 시범지구



<그림 3-2> USN 저수지 붕괴위험 예 경보 시스템 구성도



(표 3-1) 재해예방계측사업 설치대상



<그림 3-3>재해예방계측사업 시스템 구성도



<그림 3-4>전북 완주지구 급경사지 계측센서 구축



<그림 3-5>급경사지 붕괴위험 예 경보 시스템 구성도





<그림 3-6>재난시나리오 기반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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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센서설치 가이드라인



<그림 4-30>센서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센서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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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재난유형에 따른 국가 재난대응체계 (국민안전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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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구성체계 (산림청, 2015)



(표 5-3) 주요상황 대응매뉴얼 구성 체계

(표 5-4) 준공후 시설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사고의 위기대응 매뉴얼 경보기
준 (한국농어촌공사, 2014)



(표 5-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경보기준



<그림 5-2>재난 예 경보의 발령 절차 (국민안전처, 2015)

(표 5-6)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계획 구성 요소(00시 사례, 2012)



(표 5-7)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지침에서 비상상황의 분류 (소방방재청,
2009)



(표 5-8) 경보기준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소방방재청, 2009)



「 」

「 」

(참고) 건설부(1988)*의 ‘Ⅰ지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Ⅱ 지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Ⅲ’지역은 가능성이 있는 지역. 홍원표 등(1990)**의 ‘소규모 산사태’는 동일한 날에 1~3 개소에서
산사태 발생, ‘중규모 산사태’는 4˜19 개소에서 산사태 발생, ‘대규모 산사태’는 20 개소이상에서 산사태

발생

(표 5-9) 산사태 예 경보를 위한 강우량 기준



<그림 5-3>토양함수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Tank model (산림청, 2015)



<그림 5-4> 산사태 예측시스템을 위한 권역 구분도 (산림청, 2016)

(표 5-10) 권역별 토양함수지수(산림청, 2016)



<그림 5-5>우면산 지역의 산사태 붕괴시점과 경보선, 한계선 분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1)



<그림 5-6>급경사지 예경보를 위한 권역구분도(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0)



<그림 5-7>연속강우와 선행강우의 개념 (일본 국토교통성, 2004)

(표 5-11) 토사재해 경보 및 대피 명령의 시점 기준 (일본 국토교통성, 2004)



<그림 5-8>경보선(WL)과 대피선(EL)의 선정(일본 국토교통성, 2004)

<그림 5-9>등강우량선과 격자망(Yu et al., 2006)



(표 5-12) 폭풍우 경고 신호와 취해야할 행동 (Hong Kong Contingency Plan
for Natural Disasters, 2009)



<그림 5-10>홍콩의 산사태 경보 시스템 (GEO, 2015)



(표 5-13) 토사재해 및 홍수 피해 규모 분류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Works, 2009)

<그림 5-11>강우지속시간-총강우량의 토사재해 및 홍수피해 규모 예측



(표 5-14) 저수지 붕괴 예보를 위한 계측기 선정



ㆍ



<그림 5-12>서울경기권의 평균 기준 강우량 설정 (국민안전처, 2015)



(표 5-15) 서울경기권 피해지역의 주민대피 예 경보 권고기준(안) (국민안전처,
2015)

(a) 편마암 계열 (b) 화강암 계열

<그림 5-13>기반암종별 산사태 유발 강우기준(서울시, 2016)





<그림 5-14> 5.17 저수지 목적별 수위 및 용량 배분(댐설계기준 해설, 2011)



<그림 5-15>



(표 5-16) 변위계의 단계별 관리기준치(일본 사면안정소위원회, 1996년)

με

(표 5-17) 산사태 조기경보시스템 관리기준치(중국 지질조사소, 2010년)



<그림 5-16> 2006년 GMG 강릉시 OO면 사면 계측기 설치 현황

(국민안전처, 2015)

<그림 5-17>강릉시 OO면 사면의 변위 및 변위속도 계측결과



단계 경광등 누적변위(mm) 변위속도(mm/일)

대비

관 심 4.6 1.0

주 의(주의보) 82.4 7.4

대응

경 계(경 보) 308.8 11.8

심 각(대 피) 368.4 51.5

(표 5-18) 강릉시 00면 급경사지 현장변위기준(국민안전처, 2015)



(표 5-19) 현장적용 토류벽 지하수위계 관리기준



(표 5-18) 규모와 진도 관계(수정 머칼리 진도 계급 (기상청, 2016)



「 」



(표 5-1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개정 시행

「 」



(표 5-20) 저수지 붕괴 위기경보 기준 설정 방안 (풍수해 기간)



「

」

(표 5-21) 저수지 붕괴 위기경보 판단기준 및 조치사항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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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

2) 음성, 문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대세 무선통신기술





<그림 6-5>



(표 6-2)



3) 음성, 문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대세 무선통신기술



ㅡ

4) 초단파(VHF), 극초단파(UHF)



5) iDEN: integrated Digital Enhanced Network의 약자로 양방향 무선, 문자, 데이터 통합 솔루션









6) D2D; Device to Device





˜

7)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는 이동통신 관련 단체들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MT-2000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규격

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일본전파산업협
회(ARIB), 일본통신기술협회(TTC), 중국통신표준협회(CCSA), 미국통신사업자연합(ATIS)과 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참여하고 있다(출처, 위키백과). 





8) 사업기간 : ‘15.11.19 ˜ ’16.6.16 (7개월)
사업지역 : 평창(제1사업, KT), 강릉정선(제2사업, SKT)
총사업비 : 343억원(제1사업 266, 제2사업 64, 감리 9, 운영 4)
사업내역 : 운영센터(1개소), 고정기지국(220개), 이동기지국(1개), 단말기(2,496대)



9) 사업기간 : ‘15.11.19 ˜ ’16.6.16 (7개월)
사업지역 : 평창(제1사업, KT), 강릉정선(제2사업, SKT)
총사업비 : 343억원(제1사업 266, 제2사업 64, 감리 9, 운영 4)
사업내역 : 운영센터(1개소), 고정기지국(220개), 이동기지국(1개), 단말기(2,496대)





′



「 」

















10) SAFE : Smart Agriculture water management For food security Eco-system
11) 온실축사 등 농업시설에 ICT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감 기술, LED 등 보광 기술, 기계공학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업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생산 이전이후 단계까지 혁신을 이

룩하는 농장





12) 하이브리드(Hybrid)형 :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2개 이상 결합한 것을 의미하며
통상 2개 이상의 요소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결합 또는 융합한 것을 의미함. 한국농어촌
공사의 시범사업에서는 비면허 대역을 기본으로 하는 LoRa 망에 커버리지 제외 공간은 면허대
역을 사용하는 LTE-M을 결합해서 사용한다는 의미

13) VPN: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



14) 재난순환과정(Disaster Cycle)을 고려해서 기존의 위험분석과정인 SPRC(Source-Pathway- 
Receptor-Consequence)를 재난발생 징후감지부터 대응 및 복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안
으로 SMART 제시

15) ICBMS: 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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