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CSI C o n s tru c tio n 

S a fe ty  m a n a g e m e n t in te g ra te d 
In fo rm a tio n

 

건설사고정보리포트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정보분석실

 머리말
 건설사고 관련 ‘건진법’ 주요 내용
Ⅰ 건설사고 신고현황
Ⅱ 건설공사참여자가 발주청 등에 통보한 현황 분석
Ⅲ 발주청 등의 사고조사 결과 제출 현황 분석
 맺음말
 위험요소프로파일

2023. 7. 31. 신고일 기준

2023 상반기



- 1 -

■ 머리말
 지난 ’19년 7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67조에 따라 건설공사참여자는 건설
사고 발생 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하 “발주청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은 사고조사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라 한다)에 
입력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CSI에 신고된 ’23년 상반기 건설사고정보를 분석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 등에 기여하고자 작성하였다.
■ 건설사고관련 ‘건진법’ 주요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www.csi.go.kr)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
제60조(최초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고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http://www.c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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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사고 신고 현황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건설사고정보는 건진법 제62조(’19.07.01. 개정·시행)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CSI 사고신고시스템에 ’23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
(신고기준일: ’23년 7월 31일)한 건설사고의 신고 정보로서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23년 상반기동안 신고된 건설사고는 총 3,370건(부상 3,240건, 사망 107건 등)으로 
전체 사망자수는 110명(내국인 98명, 외국인 12명)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설공사
참여자에 의해 최초 신고된 건설사고 가운데 추가적으로 발주청 등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제출한 건설사고 조사결과는 89.0%로 나타났다.

접수상태
유형

합  계
(최초 사고신고) 사고조사 결과 제출 사고조사 결과 미제출

사고발생
재해자수

사고발생
재해자수

사고발생
재해자수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합 계 3,370 건
(100.0%)

3,415 명 2,999 건
(89.0%)

3,035 명 371 건
(11.0%)

380 명
2,937 478 2,603 432 334 46 

사망사고 107 건
(3.2%)

110 명
102 건

105 명
5 건

5 명
98 12 93 12 5 - 

부상사고 3,240 건
(96.1%)

3,305 명
2,874 건

2,930 명
366 건

375 명
2,839 466 2,510 420 329 46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19 건
(0.6%) 19 건 -

기타* 4 건
(0.1%) 4 건 -

 * 건진법시행령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설사고 
 ※ 건설사고 피해유형이 복수인 사고(174건)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피해유형을 통계에 반영함.

 

건설사고 접수현황 건설사고 피해유형 월별 사고발생 현황

사고신고
3,370건

사망110명
부상3,3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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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설공사참여자가 발주청 등에 통보한 현황 분석
□ 건설현장 소재지별 건설사고 결과 제출 현황
 건설사고조사 제출률* 현황을 건설현장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세종지역이 
100.0%(41건 중 41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북(97.9%), 경남(97.7%), 인천
(96.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제출률은 89.0%로 나타났다.
 * 건설사고 제출률 : 최초 신고된 건설사고 건수 대비 발주청 등이 확인하여 제출한 건수 비율

건설사고 최초사고신고 대비 발주청 등의 제출현황 

□ 발주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
 발주유형별 건설사고 발생 현황은 공공공사(34.7%, 1,171건) 보다는 민간공사
(65.3%, 2,199건)에서 사고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은 민간공사는 3.5%, 공공공사는 2.8%로 분석되어 민간공사가 
공공공사 대비 약 1.25배(3.5%/2.8%)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 = 사망자수 / 건설사고발생(건) × 100

발주유형별 사고발생 현황

             

건설사고
3,370건

     

사망자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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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소재지별 사망자 현황
 건설현장 소재지별 사망자 발생 현황은 공사현장이 많은 경기도(32.7%, 36명) 
소재의 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8.2%, 9명), 부산, 경북
(각 7.3%, 8명)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경북과 강원은 민간공사보다 공공공사에서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현장 소재지/발주유형별 사망자수 현황 

 사망자천건율(‰)*을 살펴보면, 공공공사에서는 세종(2.78‰), 울산(1.29‰), 
강원(1.24‰) 순으로 높으며 서울, 대구, 충북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공사에서는 부산(3.01‰), 세종(2.38‰), 인천(2.24‰) 
순으로 높으며 울산(0.47‰)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공사보다 
공공공사의 사망자천건율(‰)이 높은 지자체는 대전, 울산, 세종, 경북, 강원, 
제주로 나타났다. 
* 사망자천건율(‰) : 현장 1,000개소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사망자수 / 현장 수 × 1,000)

건설현장 소재지/발주유형별 사망자천건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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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사망자 현황
 월별 사망자 발생 현황은 건설공사가 활발한 5월(21.8%, 24명)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3월(20%, 22명)과 2월(16.4%, 18명) 순으로 높으며, 1월(12.7%, 14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별 발주유형 사망자 현황 

□ 요일별 사망자 현황
 요일별 건설사고 현황은 목요일(18.7%, 630건)과 월요일(17.7%, 596건)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화요일(19.1%, 21명)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요일별 건설사고 발생 현황(건)
   

요일별 사망자 현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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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별 사망자 현황
 건설사고는 오전 10~12시(27.3%, 919건)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오전 8~10시(27.1%, 29명)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시간대별 분포
건설사고(3,370건) 사망자(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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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주청 등의 사고조사 결과 제출 현황 분석
 본 절에서는 건설공사참여자에 의해 최초 신고 된 건설사고 3,370건 가운데 
추가적으로 발주청 등에서 건설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한 2,999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공사분야별 건설사고 발생 현황
 공사분야별로는 건축(78.9%, 2,365건), 토목(17.2%, 517건), 산업환경설비(3.2%, 
95건), 조경(0.7%, 22건) 순으로 건설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망자도 유사한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분야별 사고 발생 현황

             

건설사고
2,999건

     

사망자
105명

 공사분야별 사망자(105명)를 발주형태별로 분석하면, 건축에서는 민간공사(61.9%, 
65명)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토목에서는 공공공사(19.0%, 20명)에서 
사망자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분야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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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소재지별로는 대전지역에서 건축공사의 사고비율(90.4%)이, 경북에서는 
토목공사에서의 사고비율(36.6%)이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 건설사고 발생 현황

□ 공사비별 건설사고 발생 현황
 공사비 규모별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건설사고는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35.5%, 1,065건)인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나 사망자는 50억원 미만
(45.7%, 48명)의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비별 건설사고 발생 현황 공사비별 사망자 발생 현황

건설사고
2,999건

사망자
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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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시행 후 사망자 추이(상반기 비교)
 ’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의 
제도효과 분석 결과, ’23년 사망자는 중처법 시행전인 ’21년 대비 19.8% 
감소(131명→105명)하였으며, 중처법 대상인 50억 이상의 사망자도 ’21년 대비 
13.6%감소(66명→57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처법 제도 효과 분석

□ 사고유형별 건설사고 현황
 인적피해가 발생한 건설사고에서는 넘어짐(25.1%, 777건)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사망사고는 떨어짐(46.7%, 49명)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인적피해 유형별 현황

             

건설사고
2,999건

    

사망자
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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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유형별 발주형태 사망자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고유형에서 민간공사 
사망자가 많았으나, 끼임사고는 공공공사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발주유형별 사고유형 사망자에서는 공공공사에서 떨어짐 사고보다 
깔림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유형별 발주형태 사망자 발주유형별 사고유형 사망자

 사고유형별 연령대 사망자 분석 결과, 60대 이상은 떨어짐(22명), 깔림(15명)
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50대는 물체에 맞음(9명), 끼임(4명)
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유형별 연령대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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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사고유형별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설공사 및 철골
공사는 떨어짐 사고, 해체및철거공사는 물체에맞음, 토공사에서는 깔림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종별 사고유형 사망자 현황

사고유형별 공종 사망자 현황

□ 주요공종/사고객체/주요작업별 건설사고 현황
 사고발생이 잦은 공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48.3%, 1,048건)와 가설공사(16.2%, 
351건)로 분석되었으며, 공사 객체로는 가시설(37.7%, 908건)에서 작업별로는 
설치작업(22.9%, 536건)과 해체작업(14.4%, 336건) 및 작업을 위한 이동 중
(13.5%, 317건)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공종별 사고발생 현황 공사 객체별 사고발생 현황 주요 작업별 사고발생 현황

주요 공종
2,170건

대 상
2,411건

주요 작업
2,3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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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작업별 사고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넘어짐 사고는 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40.0%, 311건) 중 이동작업(23.0%, 179건)과 설치작업(15.4%, 120건) 중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사고에 비해 사망 비율이 높은 떨어짐 사고는 철근
콘크리트공사(30.3%, 157건) 중 설치작업(23.9%, 124건)과 해체작업(14.9%, 77건) 
중에 많이 발생하였다. 물체에 맞음 사고는 해체작업(22.6%, 93건)과 설치작업
(19.2%, 79건) 중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공종별 인적피해 현황(사고발생 건)

주요 작업별 인적피해 현황(사고발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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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형태별 사망원인 현황
 ㅇ 사망원인 중분류
 발주형태별 주요 사망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수칙 미준수(62명)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안전환경 미제공(11명), 시공계획 미준수(9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주형태별 주요 사망원인(중분류) 사망자

 ㅇ 사망원인 소분류
 발주형태별 주요 사망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작업자 부주의(32명)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11명), 개인 안전보호구 미착용(7명), 
작업자 통제 미흡(6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주형태별 주요 사망원인(소분류)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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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유형별 사망원인 현황
 ㅇ 사망원인 중분류
 사고유형별 주요(상위4) 사망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사고유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떨어짐 31명, 깔림 13명, 물체에 맞음 7명, 끼임 8명)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안전환경 미제공(떨어짐 8명, 물체에 맞음 2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유형별 주요 사망원인(중분류) 사망자

 ㅇ 사망원인 소분류
 사고유형별 주요(상위4위) 사망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사고유형에서 
작업자 부주의(떨어짐 14명, 깔림 8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6명)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떨어짐 6명, 깔림 1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1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유형별 주요 사망원인(소분류)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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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별 사망원인 현황
 ㅇ 사망원인 중분류
 공종별 주요(상위4) 사망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공종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29명)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안전환경 미제공(7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종별 주요 사망원인(중분류) 사망자

 ㅇ 사망원인 소분류
 공종별 주요 사망원인(소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공종에서 작업자 부주
의(19명)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7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종별 주요 사망원인(소분류)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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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본 통계리포트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비슷한 유형의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23년 상반기 동안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ons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CSI)을 통해 수집된 건설사고 사례를 
분석한 통계자료로 사고별 공종 및 작업프로세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3년 상반기 동안 정보망(csi.go.kr)을 통해 수집된 건설현장 사고는 
3,370건이며, 그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107건(110명)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를 분석해보면 발주유형은 “민간”, 분야별로는 “건축”, 
사고유형은 “떨어짐”, 공사규모는 “50억 미만 소형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건설사고건 대비 사망자 비율은 민간공사(3.5%)가 
공공공사(2.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망자 천건율(사망자수/건설공사수×1000, ‰)은 민간공사(1.40‰)가 공공
공사(0.66‰)에 비해 약 2.1배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세종(2.56‰), 부산
(1.87‰), 경기(1.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망사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종, 가시설 객체, 설치작업 프로세스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 원인은 주로 안전수칙 미준수와 안전환경 미제공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떨어짐 사고에서의 안전수칙 미준수는 작업자 부주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설현장은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진행 등 이윤추구를 우선시 하고 
있고 건설안전은 후 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건설공사 종사자의 인식전환 및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원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확대 수행하고, 발생한 건설사고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사고저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CSI건설사고정보R’은 건진법에 의해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참여자 및 발주청(인허가기관)이 신고한 사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반기별로 사고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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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소프로파일 * (’23.1.1~6.30 초기현장조사 25건 대상)
* 위험요소프로파일(H/P, Hazard Profile):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공종별로 분류한 

기본 표준자료

No
공종
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요소 저감대책

객체 위치
작업
프로
세스

원인
물적
피해

인적
피해

발생
빈도

심각
성

위험
등급

설계 시공 사업관리/감독

1

철근
콘크
리트
공사

유해
가스

내부
설치
작업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 미 

실시

없음질식 3 5 15

한중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안전 관리기준을 
설계에 제시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 실시
일산화탄소배출을위
한환기대책수립,이

행

동절기공사 
시공계획서에 

산소 및 
가스농도측정기 

비치, 
열원관리자에게 
지급 여부 확인

2

철근
콘크
리트
공사

부재 상부
타설
작업

보 하부 
동바리 

설치 미흡 
및 거푸집 

폼타이 
간격 미 

준수

부재 
파손

떨어
짐

5 5 25

데크플레이트 
붕괴대비 동바리 

설계반영,
복합 가설구조물 

접합부 등 
데크플레이트 
구조검토 실시

시공상세도 
작성(동바리, 폼타이 
등 세부) 및 이행 

철저

구조계산서,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동바리 및 

거푸집 조립 
확인, 감독 

철저

3
가설
공사

가시설 외부
설치
작업

비계 설치 
과정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벽면 

고정용 
이음재, 
가새 및 

버팀재 미 
설치 

부재 
파손

떨어
짐

4 4 16

시스템비계 
조립도 작성 및 

벽이음, 
비계하부 상세도 

반영

비계 제작설치도 
준수(수직재, 

가새재, 벽 이음재 
등)

강우 등 지반여건 
변경에 따른 확인철 

저

강우 등 
지반여건 

변경에 따른 
작업 여건 

확인,
 도면 준수 

여부 확인 철저

4

철근
콘크
리트
공사

가시설 내부
이동
작업

개구부(환
기구) 

출입금지 
표지 및 
안전시설 
미 설치

없음
떨어
짐

4 5 20

추락 위험구간 
안전시설물(출입

금지 표지, 
안전난간 등)을 
설계에 반영

위험요소 교육, 
작업자 통제 등 
현장 안전관리

안전시설물(추락방
호망,출입금지표지

등)설치

위험구간 
현장점검, 

안전조치(개구
부 등 표지, 

안전시설) 지시 
및 확인 철저

5
설비
공사

건설
기계

내부
이동
작업

고소작업
대 이동 

중 
작업자의 
주의경계 

소홀, 규정 
미 준수

없음끼임 3 4 12

장비 밖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리모트컨트롤 

적용 등 개선된 
고소작업대 설계 

반영

부딪힘 위험이 있는 
구간에 

안전시설(표지, 
완충시설 등) 설치
고소작업대는 접은 

상태에서 이동

고소작업대 
이동 관련 

규정(운전원 외 
탑승 금지 등) 

교육 시행

6 토공사
건설

기계
내부

이동
작업

원지반 
부등침하

로 
항타기가 
넘어짐

건물 
파손

넘어

짐
3 4 12

건설지원장비 
사용(넘어짐 

방지 등)을 위한 
허용지내력을 
설계에 명시

항타기 이동경로와 
작업부에 대한 지반 

안전성 확인
소요지내력확보조치
(치환,철판설치등)

필요한 지내력 
확보 여부 
확인(시험 

시행),
시공계획서에 
안전조치 사항 

반영 



- 18 -

No
공종
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요소 저감대책

객체 위치
작업
프로
세스

원인
물적
피해

인적
피해

발생
빈도

심각
성

위험
등급

설계 시공 사업관리/감독

7

철근
콘크
리트
공사

건설
기계 상부

상차 
및 

하역
작업

안전관리
계획서의 
지게차 
이용 

작업사항 
미 준수

없음맞음 3 4 12

철근과 같이 
길이가 긴 

자재의 경우 
상,하차 장비로 
이동식 크레인 
등 양중기를 
설계 반영 

가공된 철근의 
상‧하차시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1회 
양중수량을 최소화, 
작업반경내 근로자 

진입금지

운반기계의 
작업사항 

준수여부 관리 
철저

8
창호
공사

부재 외부
외장
공사

달비계 
작업 시 

수직 
구명로프(L
ife Line) 
미 설치

없음떨어
짐 3 5 15

달비계 작업 시 
유의사항을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에 
반영

달비계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안전조치)

이 명시된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자 교육 후 

작업

달비계 작업 전 
장비, 

안전시설(구명
줄) 설치 상태 
및 안전대 연결 
여부 등 확인 

점검 철저

9

철근
콘크
리트
공사

건설
기계 상부

이동
작업

타워크레
인 관련 

작업 절차 
미흡에 
의한 

텔레스코
핑 케이지 

낙하

부재 
파손

떨어
짐 2 5 10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및 

점검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에 
위탁 시행토록 
시방서에 명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및 점검관련 

안전작업 절차 수립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및 

점검 관련 작업 
시 업체 및 

작업자의 적정 
자격보유 여부 
확인 후 작업 

시행  

10
철골
공사

부재 내부
설치
작업

철골 기둥 
시공순서 
미 준수로 

기둥이 
넘어짐

부재 
파손

떨어
짐 3 5 15

철골 공사 관련 
시방서에 작업 
순서, 절차 등 

기준 명시

철골 기둥 시공 
순서 준수(콘크리트 
타설 후 철골기둥 

조립)

시공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현장 관리

11 해체
공사

건설
기계 상부

해체
작업

리프트 카 
상부의 

안전난간 
임의 해체 
및 마스트 

낙하 
방지를 
위한 

고정조치 
미흡

부재 
파손맞음 2 5 10 -

안전난간 해체 
상태로 리프트카를 
활용한 작업계획 

수립 지양,
별도의 양중장비 
(이동식크레인 등) 

사용 검토

건설용 리프트 
계약, 반입 
검사 시 

설치/해채용 
데릭 높이 확인

12
설비

공사
부재 내부

설치
작업

양중 작업 
전 부속 

자재(슬링
벨트) 상태 

확인 
미흡으로 

파손

없음맞음 4 4 16 -
작업 전 

장비(슬링벨트) 
상태 확인 철저

노후된 
슬링벨트의 
경우 폐기 

기준을 준수

13
미장

공사
시설물 내부

이동
작업

계단실의 
개방면 

안전시설 
미 설치

없음
떨어

짐
3 4 12

계단의 ㅁ자형태 
개구부에  

안전시설이 
설계에 미 반영 
된 경우 이를 

반영

계단의 ㅁ자형태 
개구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추락방지망 설치

추락 위험 
구간의 

안전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 
지도·감독 및 

단독 작업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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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종
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요소 저감대책

객체 위치
작업
프로
세스

원인
물적
피해

인적
피해

발생
빈도

심각
성

위험
등급

설계 시공 사업관리/감독

14
해체

공사
시설물 내부

철거
작업

건축물해
체계획서 
미 수립 

없음깔림 3 5 15

건축물 해체 
순서별 

구조안전성 
검토, 

시공순서도 작성 
후 설계도서에 
포함(구조 보강 

필요 시 
상세도면 첨부)

건축물해체 
신고대상의 경우  
해체 계획서 수립 

및 이행 철저
철거중구조체지지를
위한서포트설치등안

전조치

해체 작업을 
위한 

장비(굴착기)의 
안전보호구(헤
드 가드) 임의 
해체 금지 조치 
등 현장 관리 

철저

15 가설
공사

건설
부재 내부

설치
작업

작업발판
으로 

유로폼을 
사용 중 
떨어짐

없음떨어
짐 3 4 12 -

작업 발판, 비계 
등을 설치,

불안정한 작업금지 
교육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방지를 

위해 
현장안전순찰 

철저

16
터널
공사

원지반
막장
면

굴착
작업

지반 상태 
변화에 

대한 터널 
보강 및 

대처 미흡

부재 
파손

없음 2 5 10

설계 시  
지반상태가 
불량한 경우 
추가 지반 

조사(시추 등) 
실시

터널 시공전 
지반조사 보고서와 

현지반의 
토질상태를 

설계도서 검토 시 
재확인, 유경험자에 

의한 막장면 
페이스맵핑 실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응급조치로 2차 
사고 예방

(터널상부에도
시철도운행중)

17 관공사
건설
자재

측면
굴착
작업

건설지원
장비 

운전원의 
주의 경계 
미흡으로 

자재 
사이에 
끼임

없음끼임 4 4 16

안전장치(후사경, 
경고음 발생 

장치 등) 부착한 
건설지원장비 

사용을 
의무화하여 
설계에 반영

협소한 장소에서 
관로공사 시 반드시 

신호수 배치, 
안전교육 강화

안전장치(후사
경, 경고음 

발생 장치 등) 
부착 장비 사용
전담신호수배치

및업무수행  
여부 확인

18 관공사 토사 내부
굴착
작업

터파기 
기울기, 
굴착 폭 
기준 미 

준수

없음깔림 3 4 12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도 

지반조건을 
고려한 

굴착경사를 
설계에 명시

콘크리트 포장면 
절단 시 

폭원(설계도면) 
준수 및 터파기 

작업시 굴착 토사를 
굴착면 천단부에 

적치 금지 등 
시공전 

안전관리교육 실시 

작업계획서(굴
착 기울기, 

굴착 토사 처리 
등), 시공상세도 
작성 및 확인 

철저

19 토공사
건설
기계

내부
암파
쇄

건설지원
장비(암 

파쇄기)에 
대한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

없음끼임 3 5 15

건설지원장비 
고장 시 현장 

밖에서 수리 후 
재반입토록 

시방서에 명시

건설장비 작업 및 
정비 시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끼임 위험이 
높은 

건설지원장비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 시 
안전시설 반영, 
설치 여부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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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등급: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Severity)의 조합(5×5 매트릭스)으로서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

No
공종
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요소 저감대책

객체 위치
작업
프로
세스

원인
물적
피해

인적
피해

발생
빈도

심각
성

위험
등급

설계 시공 사업관리/감독

20
조경
공사

건설
기계

하부
양중
작업

노후 
카고크레
인 사용 
및 확인 

검사, 점검 
미흡으로 
붐 파손

없음맞음 2 5 10

이동식크레인 
인양능력 등 

점검기준 시방서 
반영

건설지원장비 반입 
시 확인(유효기간 

등) 시행
작업반경 내 

작업자통제를 위한 
전담신호수 배치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검토, 이행여부 

관리 철저 

21
옹벽
공사

부재 내부
설치
작업

전도방지 
지지대(목
재) 이탈

없음끼임 3 5 15

콘크리트 패널의 
전도방지 

지지대의 재질, 
규격, 간격 등 
시방기준 명시

작업계획서에 
절토면 지반조건을 
고려한 지지대 설치 

계획 반영
(구조검토,이탈방지
조치등)및시공상세

도 작성

중량물(건설자
재)의 전도 
방지 조치에 
대한 검토 및 
계획 수립,

전도위험지역 
작업자 

출입통제 철저

22 관공사
건설
자재

측면
설치
작업

흙막이 
가시설(코
너레일) 

근입 깊이 
부족으로 
넘어짐

없음깔림 3 5 15

코너레일 자립을 
위한 소요심도 

산정결과는 
설계단계에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반영

 전도위험 작업반경 
내 작업자통제

지반 조건 
상이로 흙막이 
가시설 시공 
불가 시 설계 

변경 조치

23
부대
공사

바지선
내부
(저수지)

이동
작업

이동용 
바지선의 
풀어진 
로프 

연결을 
위해 

구명조끼 
없이 입수

없음익사 2 5 10

작업자의 임의 
입수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요소 

저감대책
(관리자 상주 
등)의 시방서 

반영필요

소형 바지선 운영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난간,구명조끼
비치,이동용로프연
결및고정방법등)

바지선 내 
구명조끼 비치, 
이동용 로프 

결속 및 
관리상태(폐기 
여부 등) 확인, 

점검

24
부대
공사

수목 측면
벌목
작업

나무 전도 
방향 

결정을 
위한 

수구(절단
면) 형성 

미흡

없음끼임 2 5 10

벌목작업 시 
작업자 시야 

확보, 비상 시 
대피를 위한 
지장 수목, 

장애물 제거 등 
설계에 반영

수목 전도 방향 
결정을 위한 수구 
형성 작업 철저,

전도방향 내 
작업자접근금지조치

벌목 대상 수목 
주변 장애물 
사전 제거 등 

대피 대책 마련

25
방음벽
공사

건설
기계

하부
설치
작업

오거크레
인 천공 
작업 중 
와이어로

프 
파단으로 
훅블럭이 
낙하.비래

없음맞음 2 4 8

크레인 하중제한 
검토 및 훅블럭 
이탈방지(해지)장

치 사용토톡 
반영

오거크레인의 
훅블럭 연결 
와이어로프 

상태(감김) 수시 
확인

시공계획서 
검토 및 준수 

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