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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ancial supports of private facilities which were damaged by natural disaster are currently performed partially by a govern-

ment and the guideline of corresponding recovery costs be the natural disaster prevention law in South Korea. However, current

financial recovery guidelines for the damaged private facilities has not been estimated objectively so far. This research presents

advanced recovery cost search and assesment methods for the damaged private facilities under natural disaster. To produce more

accurate data, an investigation for practical field markets which are appointed in Kangwon area is conducted and the proposed

recovery values per each item are compared to exact field market values. Finally. more realistic and accurate recovery cost guide-

line including evaluation and more effective market surveying method are suggested her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gram for

systematic recovery cost calculation is proposed and expected to be used at public institution before long.

Key words : Natural disasters, recovery cost, private facilities, market value, realization rate

요 지

현행 국내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명시된 재난복구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복구지원기준의 경우 실제 품목별 단가조사 및 산정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산정되

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수행된 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국내 복구비용 단가조사 및

산출근거 기준을 포괄적으로 진단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시설의 복구비

용 조사방법과 산정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복구지원 단가기준의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피해조사 품목별 지

원기준을 조사, 부처별 실거래 단가의 현실화율을 산정하였고, 활용된 부처별 조사 데이터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조

사지역을 설정, 실제 현장단가를 조사,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실제 공공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유시설 품목별 단가조사방법 및 산출기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핵심용어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사유시설, 실거래 단가, 현실화율

··································································································································································································································

1. 서 론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에 상당히 많은 잠재적 요인을 안고 있으며, 최근 기상

이변과 산업화·도시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양상이 점차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120

명의 인명피해와 18조 1,90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최

근까지 대략적으로 27조 9,802억원 가량의 복구비가 투입되

고 있다.(참고문헌: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연

보, 2006)

현재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의 경우, 자연재해대

책법등에 명시된 재난복구비 지원기준에 의하여 재난피해 발

생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피

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손상된 생활기반을 조

속히 복구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사유시설 복구단가지원 시스

템의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용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산정하는데 많은 문제점

이 있으며 실무적으로 적용단가 기준에 대한 신뢰성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발생 시 현행 사유시설에 대한 국가기관의 지원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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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거래 단가와의 큰 차이로 인하여 실제 피해주민의 부

담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들 현행 자연재난 사유시설 복구비용 산정 기

법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시설별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작성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시설 복구비용 조사 및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수행을 통하여 현재 국가기관에서 제시하는 복구지원 단

가와 실거래 단가사이 비용격차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

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복구지원 단가 조사방법과 객

관적 산출방법을 제시, 보다 개선된 기준을 확립하고자 한다. 

2. 사유시설물의 단가 비교

2.1 사유시설의 복구지원 품목

복구지원 품목 중 사유시설의 품목 수는 총 310품목으로

농촌 시설물은 56품목, 어촌시설물 188품목, 축산 및 기타

시설물 66품목을 복구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세부적으로 5가지 Type으로 분류, 각각의 품목에 대하

여 지원단가를 조사, 분석하였다.

2.2 품목별 부처조사 단가의 현실화율 비교

2.2.1 품목별 현실화율 비교 및 분석

사유시설 품목별 단가의 현실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부 확정단가 대비 부처조사 실거래

단가의 백분율(확정단가/실거래 조사단가-품목별 현실화율(%)

이라 정의함)을 이용하여 사유시설 복구지원 비용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현실화율은 식 1과 같이 정의되며 모든 대

상종목에 대하여 부처에서 조사한 실거래 단가를 기준으로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현실화율 결과는 그림 2과 같다.

현실화율(%) = × 100 (1)

본 연구조사 결과, 현실화율의 종합평균은 72.35%로 조사

되었고, 실제 부처조사 단가를 현행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는

적정지원 현실화율 기준율 55%기준에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림 2에서 보여지 듯 현실가의 55% 미만인 품목의 수는

65품종으로 전체의 20% 정도이고, 농약대의 병해충방제(과수

류)의 경우 현실화율이 165.5%로 지원비율이 100%를 초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3 사유시설 실거래 단가 현장조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실화율 분석의 경우, 정부부처에서

조사된 데이터를 근거로 조사, 분석하였는데 이들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Type별로 부처

조사 실거래 단가의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조사환경 및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강원 영동

지역 내 판매업체, 시공업체, 관련협회 등 실제 품목별 거래

가 이루어지고 있는 1~3개 기관을 직접 답사 또는 전화통화

를 통하여 현장조사를 수행, 현장 실거래 단가를 도출하였다.

현장 실거래 단가의 현실화율의 계산은 식 2와 같이 정의된

다.

= × 100 (2)

2.4 사유시설물의 부처조사 실거래 단가와 현장 실거래 단

가 현실화율 비교

부처조사 실거래 단가의 데이터 신뢰도를 측정하기위하여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현장 실거래단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2008년 확정단가

실거래 단가

현장 실거래 단가

현실화율 (%)

2008년 확정단가

현장 실거래 단가

그림 1.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및 복구액 (출처:재

해연보, 2006)

표 1. 품목 군에 따른 5가지 유형분류

Type 품목별 품목별 예시

Type1 주택복구
주택파손(전파,판파), 주택손실, 

세입자보조

Type2 농경지복구 농경지 유실, 농경지 매몰

Type3 농림시설 및 농작물복구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인삼재배시설, 대파대, 농약대

Type4 축산시설 복구 및 
가축입식

축사파손, 축사분뇨처리시설, 
잠실파손, 가축입식, 누에

Type5 선박 및 어망 어구 복구
선박, 어망, 어구, 수산 증·양식

시설, 수산생물 입식

그림 2. 사유시설의 현실화율에 따른 품목의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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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축산 및 기타 사유시설의 현실화율은 부처조사 실

거래 단가에 비하여 현장실거래 단가 현실화율이 보다 높게

조사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어촌사유시설은 반대로 대부분

의 품목들이 현장 실거래단가 현실화율 보다 상대적으로 낮

게 조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품목별 복구지원단가의

조사에 있어서 현행 조사 및 산출방법에 대한 현실성과 객관

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복구지원 단가와 관련된 조사방법 및 산출기법에 대하

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

다. 각 품목 Type별 비교,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4.1 농촌시설물의 부처조사와 현장 실거래 단가 현실화율

비교 및 분석

농촌시설물의 현장 실거래 단가는 총 4개의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화훼 대파대(장미)의 경우는 부

처조사 실거래 단가 현실화율 보다 9.67% 더 높게 조사되었

으나 나머지 품목은 부처조사 실거래 단가 현실화율 보다 적

게 조사되었다. 

2.4.2 축산 및 기타사유시설물의 부처조사와 현장 실거래

단가 현실화율 비교 및 분석

축산 및 기타 사유시설에 대한 현장 실거래 단가 현실화율

은 7품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6품목은 부처

조사 실거래 단가보다 적은 현실화율을 나타낸다.

우사 파손의 경우는 부처 조사 실거래단가 현실화율이

49%인 반면에 현장 실거래 단가 현실화율은 84.1%로 기준

현실화율 55%를 충분히 만족하는 단가로 조사되었다.

2.4.3 어촌시설물의 부처조사와 현장 실거래 단가 현실화율

비교 및 분석

어촌 사유시설의 현장실거래 단가 현실화율은 8품목에 대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른 품목의 현실화율과는 다르게

부처조사 실거래 단가 현실화율보다 현장 실거래 단가 현실

화율이 전부 높게 조사되었다. 5품목이 현장 실거래 단가의 현

실화율이 기준 현실화율 55%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현행 복구비용단가 조사 및 산출근거의

문제점 분석

3.1 현행 복구비용 실거래 단가 조사

현행 복구지원 품목별 단가선정을 위한 데이터 조사 및 산

출방법은 시도지방청, 관련협회, 물가 정보, 시장가(실제조사)

등에서 실거래 단가를 조사하여 각각의 개별기준에 따라서

가격을 산출, 실거래 단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품목별

표 2. 품목별 현장 실거래 단가와 현실화율

품목 품목 단위
현장 실거래 
단가

현장 실거
래 단가의 
현실화율

농촌
시설물

·철골유리온실 m2
264,686원 144.35%

·자동화비닐하우스 m2
105,874원 129.09%

·백합 ha 110,889,000원 132.89%

·장미 ha 60,000,000원 149.67%

축산 및 
기타
시설물

·축산분뇨처리시설 m2
300,000원 126.17%

·말 마리 2,500,000원 121.12%

·산란계-병아리(감별추) 마리 2,350원 126%

·누에 kg 80,000원 113.75%

·유실수(떪은감) ha 1,800,000원 147.11%

·산림작물(복분자) m2
500원 133%

·우사(한육우사) m2
143,939원 184.1%

어촌
시설물

·꽁치(동해) 폭 97,000원 156.7%

·오징어(동해) 폭 70,000원 170.77%

·꽃게 통발 개 8,600원 147.45%

·양어장(철근콘크리트) m2
54,545원 187.13%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
이프형)

m2
45,454원 169.64%

·송어(큰고기) 마리 1,333원 160.02%

·뱀장어(큰고기) 마리 3,766원 144.37%

·잉어(큰고기) 마리 1,667원 114.4%

그림 3.농촌사유시설의 부처조사와 현장 실거래 단가 현실화율 비교

그림 4.축산 및 기타사유시설의 부처조사와 현장 실거래 단가 현

실화율 비교

그림 5.어촌 사유시설의 부처조사와 현장 실거래 단가 현실화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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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의 조사방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은 매우

미흡한데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현행기준 하에서 품목의 복구비용 단가를

정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실거래 단가조사와 현실화율 조정

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매년 초 품목에 대한 실거래 단가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이 45월에 단가조정을 협의하

여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2 현행 조사방법의 문제점

현행 데이터 조사방법은 조사 시점이나 조정기준이 명확하

지 않은 관계로, 유형 혹은 품목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크게 요약하면 다음 표 3

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단가 조사 기준시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

으므로 현행 방법으로는 계절적 요인 및 유형별 형평성을 고

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문시행 시점을 전후해서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가 조사는 계절적인 요인이 매

우 중요한 조사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이는 과일, 채소,

어패류 등과 같이 계절에 따른 가격변동이 큰 품목들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서 그림 6에서 보여지 듯 선어류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월간 생산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계절변

화에 따라 물가의 등락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째 현재 정부에서 제시된 품목별 실거래단가를 분석한

결과, 총 4개 기관별 조사결과의 활용에 있어 조사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수의 품목의 경우, 데이

터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여 해당 품목의 통계적 산

출이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 예로서 어업 및

수산시설의 많은 품목이 표 4와 같이 시도지방청, 물가정보,

시장가(실제조사)가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또한 품목별 실거래 단가분석에서 조사 데이터의 객관적

신뢰성 문제를 야기시키는 또 다른 결과로는 몇몇 품목의 경

우, 각 조사기관별 단가의 차이가 매우 크게 조사된 것이다.

이는 조사항목 중 해당 품목에 대한 가중치와 지역적 편차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그림 7에서 나타나듯이 채소, 해조의 지역별 물가지

수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물가의 변동이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별 단가의 차이는 지역에 따라 품목

의 재료비, 운반비, 생산량 등에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부처조사 실거래 단가는 지역별로 조사된 단가

를 단순 평균으로 하여 실거래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

별로 단가의 오차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별 문제점

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조사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기

준이 필요하다.

 

4. 재난복구 단가 조사기법 개발

4.1 각 품목별 조사 주기에 대한 분석

최근 몇 년간의 실거래가가 2~3년 주기로 거의 동일하거나

단가의 변동이 크지 않은 복구 지원 품목이 상당수가 조사되

었다. 물가변동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들 모든 품

목의 실거래 단가를 매년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단가를 조정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품목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재해 복구비용단가의 연도별 물가변동과 상승추세를 분석하

여 주기별로 지원품목에 대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간의 주

기로 조사하는 조사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

은 조사방법은 불필요한 조사를 억제할 수 있어 반복적인 행

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논리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하게 되므로 민원발생의 소지를 극소화할 것

으로 기대된다.

표 3. 현행 조사방법의 문제점

요 인 문 제 점

계 절
- 계절에 따른 가격변동이 큰 품목이 다수
- 단가 조사의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음

조사기관
- 미조사된 기관이 많음
- 조사 기관의 단가가 전부 동일
- 기관별 단가의 차이가 큰 품목이 다수

지 역 - 지역별로 단가의 차이가 큰 품목이 다수

그림 6.선어류의 최근 5년간 월간 생산자 물가 지수 (출처: 국가

통계포털, www.kosis.kr)

표 4. 조사기관별 실거래 단가 조사의 문제점

그림 7.채소, 해조의 지역별 소비자 물가 지수(출처: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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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단가 조사에 있어 그 가중치의 경우 빈도별 물가상

승폭 뿐만 아니라 품목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 즉 생산

량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가상승폭 만을 고려

하여 주요 품목이 배제된 채, 비용 조사와 산정이 이루어진

다면 체감하는 괴리는 더욱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생산량

이나 거래량을 기준으로 3단계로 품목을 분류하고 그룹 별로

조사빈도 (혹은 주기)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4.2 분기 또는 계절적 요소를 고려한 단가 조사

농작물 또는 어류 등의 품목에서 재배시기 및 수확시기,

어획시기 등의 분기 또는 계절의 영향에 따라 단가에 대한

차이가 큰 품목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거

래 단가 조사에 있어서 조사 시기가 단가 조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분기 또는 계절별로 실거

래 단가를 조사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계절별 차이가 큰 품목은 별도로 분류한 뒤 분기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기별 조사를 통해 계절별 가중치

를 고려한 계절지수를 산출하고, 복구 지원시 품목별로 계절

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구를 지원한다.

계절적 요소를 고려한 복구지원단가 조사방법의 경우 향후

자연재난지역 복구 시 피해 발생 시기에 맞는 복구액 지원이

가능하므로 실제 재난 피해자들의 부담을 더욱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3 지역적 요소를 고려한 조사

본 연구결과 앞에서 여러 가지 복구지원 품목 중에서 지역

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큰 품목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그러

나 현행 복구지원 단가선정의 경우 시도군별 조사된 값의 단

순 평균값을 실거래 단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

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오차가 큰 지역에 있

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실제 품목별 복구단가 선정 시 단가선정 후보대상지역으로

품목별 생산액 상위 45지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하며 이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4.4 지역 안전도 지수를 고려한 조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재난피해는 태풍, 호우로 인한 피해로

68월 말 사이에 많은 피해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시런볜구의 재난 피해 발생 빈도 및 피해 규모

분석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결과를 토대로 110등급의 안전

도 등급을 분석,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 안전도 지수를

향후 재난 사유시설 피해제도 민영화를 위하여 단가 조사 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5. 재난복구 비용단가 산출기법 개발

5.1 제안한 조사방법을 토대로 Data 수집

5.1.1 품목별 조사 주기 및 시기 결정

해당 조사주기에 분류된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에 따라 물

가변동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거래단가 조사주기

를 추세분석을 통해 최적화하고 조사주기가 기술적으로만 결

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경제적 비중을 반영한다.

물가변동과 경제적 가중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품목별 실거래

단가 조사와 단가조정을 위한 적정시기를 제공한다.

5.1.2 기준품목 배정

품목별 기준단가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품목의 생산액이나

재난지수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기준품목을 지정한다. 예를 들

면, 품목마다 생산액 상위 3개 지역, 재난지수 상위 3개 지

역 등을 지정하여 실거래단가를 계절별 또는 주기적 조사시

기에 맞추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중평균 또는 정규평균으

로 분석하여 실제 단가산출을 위한 기준단가를 산정한다.

5.1.3 지역지수 산정

기준단가를 이용하여 각 지역에서 조사된 실거래단가를 차

등하고 해당 지역의 재난 안전도지수에 맞는 지역지수를 산

정, 지역지수는 기준단가를 평균으로 하는 정규분포와 비교하

그림 8. 물가변동 및 시장 비중을 고려한 조사주기 결정

그림 9. 지역적 요소를 고려한 실거래 단가 조사

그림 10.지역 안전도 지수를 이용한 실거래 단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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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정하되 1을 중심으로 다단계의 값을 갖게 한다.

5.1.4 조사 대상 범위 결정 

조사 지역의 시·도·군 공공기관, 관련협회, 시장조사, 물

가정보 총 4개의 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5.2 수집된 Data 분석 및 평가

통계적인 방법은 물가조사, 인구센서스, 여론조사 등을 위

해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각종 조사는 대부분 표본조

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통계적인 표본조사는

표본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법으로, 단순랜

덤샘플링, 계통샘플링, 층화랜덤샘플링, 집락샘플링 등이 있다.

지역의 품목별 복구비용단가는 식(3)과 같이 계산한다.

uij = bi × rij × p0 (3)

uij :품목 i에 대한 지역 j의 복구비용 단가

bi :품목 i에 대한 지역적 가중치를 고려한 산출기준 단가

rij :품목 i에 대한 지역 j에 대한 지역 안전도 지수

p0 :정책지수 (예를 들어, 55%)

6. 산출기법 프로그램(KNU-DPP)의 개발

본 프로그램은 복구비용단가 산출을 위해 데모용으로 개발

되었으며 Visual Basic Application (VBA)코드를 이용하여

편의를 더하고자 하였다. 이하부터는 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Knu-DPP (Kangnung National University-Disaster Prevention

Program)라고 칭하기로 한다.

예시로 부처에서 조사한 토마토의 실거래 단가를 이용하여

산출기법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결과를 산출하였다.

그림 12은 KNU-DPP의 실행 초기화면과 산출옵션 대화상

자, 25개 지역의 조사기관별 토마토 가격을 나타낸다. 데이터

셋은 7개의 필드로 구성되며 케이스는 300개까지 넣어줄 수

있다.

각 시군은 4가지의 가격조사 자료를 보고하는 것으로 가정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품목의 지역생산액 데이터도 포함된

다. 마지막 필드는 재난지수(지역안전도지수)로서 이는 방재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각 지역에서 보고된 가격과 생산액, 재난지수를 취합하여

그림 12과 같이 입력을 한다. 데이터의 입력이 완료되면

Start 버튼을 클릭한다.

산출옵션 대화상자는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섯 가

지의 선택옵션과 세 가지의 명령기능을 제공한다. 산출옵션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5에서 설명한다. 

그림 11. 복구 지원단가 산출 흐름도

그림 12. KNU-DPP DATA 입력 화면

표 5. 선택옵션의 세부내용

옵 션 옵 션 내 용

극단치검진
시군별로 4개 조사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해당시군의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
다고 판단하고 복구 비용단가 산출과정에서 제외

평균유형
가중평균은 기준단가 산출시 시군별 생산액 비중을 
가중치로 이용

재난지수

물가동향, 재난다발정도, 안전도 등이 지역별로 다르
기 때문에 복구비용단가에 이를 반영
재난지수는 최근 3년간의 피해상황과 발생빈도 등으
로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3등급으로 나누어 반영

조정계수

조정계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기초
단가 반영비율을 의미
현재 55%와 100%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으나 
품목별 지역별 특성을 고루 반영하여 다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생산액상위
3개지역 항
상포함

생산액 비중이 높은 시군을 단가산출에 반드시 포함
시키고자 한다면 체크
생산액 비중이 높은 시군이 극단치로 검출되어 제외
되는 것을 방지

Run 선택옵션에 따라 복구비용단가가 산출

Clear 산출결과를 지우기

Quit 산출작업을 종료

등급 단가반영

1급(낮음) 기초단가 90% 반영

2급(보통) 기초단가 100% 반영

3급(높음) 기초단가 11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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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3가지 선택옵션으로 나누어서 비

교해 보았다. 선택옵션으로 현행안과 제안안은 다음 표 6와

같이 요약된다. 단 지역별 재난지수의 반영여부에 따라 제안

안은 제안안1과 제안안2로 구분하였다.

현행안과 제안안으로 복구지원 단가를 산정한 결과는 그림

13와 같이 나타났다.

제안안1은 가중평균과 생산액 상위 3개지역을 포함하여 현

행안에 비하여 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안안2는 제

안안1에 재난지수를 반영하였을 경우 지역별로 복구지원 단

가를 차등하여 산출이 가능하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유시설 재난복구지원에 대한 복구지

원 기준단가와 부처조사 실거래 단가의 오차를 비교, 분석하

여 현행 사유시설 복구지원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각 품목에 대하여 현실화율을 조사하였으며 조

사된 현실화율을 55% 정부기준 현실화율과 비교, 분석하였다.

실제 현장 실거래 단가조사를 통하여 정부부처 실거래 단가

의 신뢰성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재난복구지

원 기준 단가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거래 단가

조사방법 및 산정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안에 따라 실제 복구비용 실거래 단가

를 산출할 수 있는 산정 프로그램인 Knu-DPP를 개발하였다.

1) 현행 실거래 단가의 조사는 시도지방청, 관련협회, 물가

정보, 시장가(실제조사)로 총 4개의 기관에서 조사를 실

시하고 있으나 조사기관 중 미조사된 기관이 다수이고,

단가가 동일한 품목과 단가의 차이가 큰 품목들이 다수

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행 단가 조

사방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다.

2) 현행 단가 조사에서는 조사시기가 부정확하고, 수확시기,

어획시기 등 계절에 따른 단가의 차이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피해시기에 따라 지원기준단가와 실거래

단가의 차이가 큰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

기 위해서는 계절적으로 단가의 차이가 큰 품목을 분류

하여 계절 및 분기별로 단가를 조사하여 단가를 산출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 지역별 재료비, 운반비, 생산량에 따라 품목에 대한 단

가의 차이가 큰 품목이 다수이다. 그러나 현행 지원기준

은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에 따라 지

원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단가는 지역

별로 형평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상위 2~3지역을 대표지역으로

선정하고 무작위로 몇몇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여

실거래 단가조사의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또한 지역별 재난 발생 빈도 및 피해액에 따라

지역 안전도 지수를 적용하여 단가 산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4) 제안된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실거래단가에 관련된 신뢰

성을 확신할 수 있는 양의 Data를 수집하고, 정규분포

등을 이용하여 수집된 Data를 분석하여 최종 실거래 단

가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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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현행안과 제안안의 선택옵션 비교

선택옵션 현행안
제안안1

(지역별 공통단가)
제안안2

(지역별 차별단가)

극단치검진 아니오 예 예

평균유형 단순평균 가중평균 가중평균

재난지수 미반영 미반영 반영

조정계수 55% 55% 55%

생산액상위
3개지역포함여부 부 여 여

그림 13. 3가지 안에 따른 산출결과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