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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학 관련 산업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사고를 업종별로 분류하여 방호시설, 설비결함, 기인물 및 불안전 행동 
그리고 고용형태 등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화학 관련 업종 중
에서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중대재해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정방호시설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중대재해는 주로 임시직 및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경력자
들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피해 형태는 주로 대형사고로 인한 4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피해가 발
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the causes of serious accidents in chemical 

industry.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focused on preventive facilities, equipment failures, accident materials 

and instabilities of workers and employment type. First, it showed that the highest number of the victims of ac-

cidents were involved in the industry of chemical materials and chemical products among the investigation of 

the manufactural industries. Also, particularly, they were investigated to be focused on the occurrence of the 

serious accidents in preventive facilities. Secondly, the most of the victims of serious accidents were found out 

not to be temporary or part-time worker but regular workers and most of the accidents occur in the form of big 

accidents involving more than 4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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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화학공장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설립되면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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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얻었으나 반면에 산업화로 인한 산업사고는 날
로 증가하여 중대 사업사고에 의한 사망사고가 빈번
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월
등히 높은 산업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다[1]. 이에 정
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큰 재해
율 격차를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중대 화학사고 등에 대한 예방 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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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U-15 The rate of victims out of 100 

chemical industrial workers.(Data:Cefic 

The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Fig. 2. The rate of victims out of 100 domestic 

industrial workers in chemical related 

industry.

Fig. 3. The number and percentage of deaths by 

a facility deficiency in different industries.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2].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의 대책은 최근에 발생하는 중대사고가 장비/시설
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의 안전수칙 미 준수, 화학물
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미흡 등이 주요원인으
로 분석하고 집중관리 하고 있다.

Boppana V. Ramabrahmam와 G. Swamina than

[3]는 기술적인 재해관리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생산
이나 제조 분배에 대한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ien-Chung Chena 등은[4] 석유
화학 및 화학공정에서의 중대 재해는 주로 부 주위
나 실수에서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자
료를 이용하여 중대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원인을 분
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II. 분석결과 및 고찰

화학 관련 산업에서의 사고는 세계적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EU-15개국의 근로자 100인을 기준
으로 사고발생율을 살펴보면 Fig. 1과 같이 최근 11

년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
고 발생율을 보면 1995년에 2.43에서 2004년에 1.45

로 약 60%가까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각국이 시설정비 및 안전관리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라 하겠다. 

우리나라 화학 관련 산업의 최근 5년 동안의 사고
율을 살펴보면 Fig. 2와 같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화학 관련 산업이란 섬유 또는 섬
유제품제조업(갑, 을), 화학제품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이 때 Fig. 1과 Fig. 2에서의 화학산업의 대상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화학산업에서의 
근로자 100인당 사고자율과 EU-15개국의 사고자율
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화학 산업에서의 사고자율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1. 산업별 안전방호시설에서의 재해 현황 
(2006년기준)

화학 관련 산업별 안전방호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분석을 하면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화학 관련 산업 중대재해자 수 96명중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5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55%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정재해시설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재해시
설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섬유제품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각각 12명, 13명을 나타내고 있어 약 26%

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종 특징은 화학물 및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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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방호시설

산업(업종)

총
계

통행로
작업지역
방호시설

추락, 

전도,

낙하 등
방호시설 

동력기계
위험부방
호시설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시설

비상정지
및

인터록

이상압력, 

온도 
등의

방호시설

작업환경적
요인의
방호시설

특정재해
방호시설

기타
및 

분류불능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2 0 3 1 1 2 1 0 4 0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0 0 0 0 0 0 0 1 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 0 0 0 1 0 0 0 1 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4 0 1 1 0 1 0 0 1 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2 1 1 0 1 0 0 0 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 0 0 0 0 1 0 0 5 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3 1 2 0 0 0 0 2 48 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 0 2 1 0 4 0 0 6 0

계 96 3 9 4 2 9 1 2 66 0

(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06)

Table 1. The number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 victims in different industries and safe protective faci-

lities

기인물
산업(업종)

총계
설비․
기계

휴대용 
및 

인력용
기계기구

부품,

부속물
 및 재료

건축물 ․
구조물및
표면

용기, 

용품, 

가구 및 
기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교통
수단

사람, 

동․식물

작업환경 
대기여건

등
자연현상

기타 
및

분류불능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20 7 1 7 2 0 3 0 0 0 0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2 0 0 0 0 0 0 0 0 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 1 0 0 0 0 1 0 0 0 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9 5 1 1 1 0 0 1 0 0 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12 0 1 2 1 0 0 1 0 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 0 0 0 0 0 0 0 0 0 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 4 0 0 0 2 0 0 0 0 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66 51 0 1 1 2 11 0 0 0 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 19 0 0 3 1 0 3 0 1 2

계 131 101 2 10 9 6 15 4 1 1 2

(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06)

Table 2. The number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according to different causes

제품 제조업의 특징과는 다른 방호시설의 전반에 걸
쳐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2. 산업별 설비결함 상태에 따른 재해 비중
Fig. 3은 화학 관련 산업에서의 설비결함과 재해

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대체적으로 화학 관련 
산업의 경우 설비결함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대체적으로 설비고장이나 결

함에는 대처를 잘하고 있으나 운영 중 운전미숙이나 
작업 중 과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에서 중대재해의 기인물을 살펴보면 화학 
관련 전 업종에서 발생한 중대재하자 수 131명 중 
101명이 설비․기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데로 설비․기계의 직적접인 원인이 아닌 간
접적인 원인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사고로 이
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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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전한행동
산업(업종)

총
계

설비․기계
및물질의
부적절한
사용․관리

구조물등
그밖의 
위험방치
및미확인

작업수행
소홀 및 
절차 
미준수

불안전한
작업자세

작업
수행중
과실

무모한 
또는 

불필요한 
행위 및 
동작

복장, 

보호장비
부적절한
사용

기타 및
분류
불능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20 17 1 0 0 1 0 1 0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2 0 0 0 0 0 0 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 2 0 0 0 0 0 0 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9 2 0 4 0 0 0 3 0

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7 1 6 0 0 1 1 1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 0 0 0 0 0 0 0 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 6 0 0 0 0 0 0 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66 8 3 8 0 42 0 3 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 11 2 9 0 1 1 3 2

계 151 55 7 27 0 44 2 11 5

(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6)

Table 3. Serious accident victim numbers of unsafe actions workers

 재해발생형태
산업(업종)

총
계

물체
및

설비에
접촉

추락
전도
전복

충돌
접촉

낙하
비래

협착
감김

붕괴
도괴

기타

신체
반응
및
동작

유해․
위험
물질
및

환경에
노출․
접촉

화재
등
특정
사고

폭력
행위

기타
및
분류
불능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27 7 3 0 0 1 3 0 0 0 1 12 0 0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1 0 0 0 0 1 0 0 0 0 1 0 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1 0 0 0 0 1 0 0 0 0 1 0 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7 8 2 0 3 2 1 0 0 0 0 1 0 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0 13 2 2 1 0 6 2 0 0 0 3 1 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 1 0 0 0 0 1 0 0 0 0 5 0 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3 7 2 1 1 0 1 2 0 0 48 11 0 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6 17 5 3 0 1 8 0 0 0 1 9 0 2

계 206 55 14 6 5 4 22 4 0 0 50 43 1 2

(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6)

Table 4. Serious accident victim numbers of accident types

2.3. 재해발생 형태 및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따른 중대재해 영향

일반적으로 재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인과관계에
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Zoe Nivolianitou 등[5]

은 연구논문을 통해 유럽의 석유화학산업에서 사람
과 조직적인 측면의 주요사고 원인은 설비의 디자인
이 23%로 가장 크고 절차적인 측면이 18%, 그리고 

공정에 대한 분석 잘못이 15%를 차지한다고 보고하
였다. 우리나라에서도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비․기계 및 물질의 부적절한 사용․관리의 문제
가 전체 재해자수 151명에 55명으로 36%를 차지하
고 있어 중대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 
인자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이한 사항은 화학관련 업
종 중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해당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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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rious accident victim numbers on em-

ployment types.

Fig. 5. The properties of industrial deaths.

전체 재해자 66명 중 44명의 피해가 작업수행 중과
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화합물 및 화학
제품 제조업의 경우 재해의 형태가 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 외의 작업수행에 있어 절차소홀
로 인한 재해자수 27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어 
완벽한 작업의 절차의 시스템이 갖추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생형태별 중대재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
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Table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물체 및 설비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
는 사건이 55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고 유해화학
물질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가 50명의 재해자를 발생
시켜 24%를 차지하여 이 두 가지 형태가 약 51%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화재사고 및 
협착사고 그리고 추락사고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4. 중대재해의 고용 형태와의 관계와 인적피해 
정도

일반적으로 고용형태에서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경우 교육 및 작업에 대한 기술적 지식 등의 대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
질적인 중대재해의 경우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상용직에서 거의 90%이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직의 경우도 주로 1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가 사고 위험성이 커 작업에서의 절차 
준수 등의 문제가 중대재해로 이끄는 중요한 인자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화학 관련 산업에서의 중대재해의 인적피해 
정도를 알아보면 Fig. 5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부상
자 보다는 4명이상의 사망자가 월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학 관련 산업에서의 사고는 대형
사고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화학 관련 산업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
고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화학 관련 업종 중에서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
조업이 5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5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정방호시설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2. 화학 관련 산업에서의 설비결함과 재해의 상관
관계에 대한 사고분석에서 화학 관련 산업의 경우 
설비결함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대체적으로 설비고장이나 결함에는 대
처를 잘하고 있으나 운영 중 운전미숙이나 작업 중 
과실이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3. 불안전행동에서의 설비․기계 및 물질의 부적
절한 사용․관리의 문제가 전체 재해자수 151명에 
55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어 중대재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 인자로 파악되었고, 특이한 
사항은 화학 관련 업종 중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업의 경우 해당 업종 재해자 66명 중 44명의 피해가 
작업수행 중과실로 나타나고 있다. 

4. 고용형태에 따른 중대재해는 주로 임시직 및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경력자들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해 형태는 주로 대형사고로 인한 
4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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