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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개요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개요 

‘동력’이란 일을 할 수 있는 힘으로 기동력 또는 원동력이라고 하며,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라고도 말할 수 있다. 최초의 동력은 사람의 근육을 이용하는 인력

이나 가축의 힘을 이용하는 축력 등이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바람의 힘을 이용

하는 풍력과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수력 등을 동력원으로 삼아 범선, 풍차, 물레방아 

등을 가동하였다. 18세기에 물을 끓이면 발생하는 수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동력을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석유나 

석탄, 가스 등의 연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및 가스터빈 등으로 만드는 내연 동력, 각종 

전동기의 발달에 따른 전력, 원자력 개발에 의한 원자력 등을 동력으로 이용하게 

되었다.(참조 : ‘Basic 중학생을 위한 기술ㆍ가정 용어사전’, ‘위키백과’)

현대사회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무더운 여름에 

사용하는 선풍기나 에어컨,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난방기, 전기차, 스마트폰 

등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없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 



07특히 산업 현장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공정을 대형화, 자동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수의 기계ㆍ설비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계, 설비들은 그 동력원으로 전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나라

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전력의 약 54%가 산업 현장에 공급되고 있다. 

전력 판매량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동력원으로서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참조 : ‘연도별 전력수급 실적’, 발전설비 현황_한국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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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개요 

연도 총 발전량 판매전력량 산업용 판매전력량 산업용 판매전력량 점유율

2002년 306,474 278,451 151,197 54.3%

2003년 322,452 293,599 157,846 53.8%

2004년 342,148 312,096 166,223 53.3%

2005년 364,639 332,413 174,945 52.6%

2006년 381,184 348,719 183,067 52.5%

2007년 403,125 368,605 194,936 52.9%

2008년 422,355 385,070 203,475 52.8%

2009년 433,604 394,475 207,216 52.5%

2010년 474,660 434,160 232,672 53.6%

2011년 496,893 455,070 251,491 55.3%

2012년 509,574 466,593 258,102 55.3%

2013년 517,148 474,849 265,373 55.9%

2014년 521,971 477,592 272,552 57.1%

2015년 528,091 483,655 273,548 56.6%

2016년 540,441 497,039 278,828 56.1%

2017년 553,530 507,746 285,970 56.3%

2018년 570,647 526,149 292,999 55.7%

2019년 563,040 520,499 289,240 55.6%

2020년 552,162 509,270 278,660 54.7%

2021년 576,809 533,431 291,333 54.6%

연도별 총 발전량, 판매전력량, 산업용 판매전력량 현황

단위 : 백만kWh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하는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 종류 예시’를 보면,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

제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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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은 주로 발전기, 

변압기 및 전동기를 제조하는 업종이다. 특이한 점은 일상생활용 전기기계ㆍ기구

제조업이나 기타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의 경우 그 상위 업종이 전기기계ㆍ기구, 정밀

기구, 전자제품제조업(보험료율 6/1,000)인 데 반해,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은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보험료율 13/1,000)을 그 상위 업종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 종류별로 적정한 보험료율을 매년 적용하고, 분류 원칙에 

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포함하는데, 다른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에 비해 동력용 전기

기계ㆍ기구제조업의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8~2022년)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의 사고재해 및 사고

사망 발생률이 다른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21834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 
제조업

• 발전기, 전동발전기, 회전변류기, 자석발전기, 내연기관 시동기 및 시동발전기, 자전거용 발전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변압기(송배전용, 기계용, 시그널용), 네온변압기, 계량용 변성기, 전압조정기, 완구용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변압기 제조업 중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규모가 유사한 소형 변압기는 22408 통신
       기계ㆍ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ㆍ기구 제조업에 분류

• 전동기 제조업
    -  일상생활용 전기기계ㆍ기구 부분품인 전동기는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ㆍ기구 제조업에 분류
    -  도자기제 및 석면제 등의 절연재료의 제조업은 21857 도자기 제조업에 분류
    -  유리제의 절연재료 제조업은 21851 유리제품 가공업에 분류
    -  플라스틱계의 절연재료 제조업은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에 분류

최근 5년간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사고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

연도 구분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일상생활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기타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2022년
사고재해율 0.56 0.29 0.26

사고사망만인율 0.53 - 0.06

2021년
사고재해율 0.64 0.29 0.27

사고사망만인율 1.59 0.36 0.19

2020년
사고재해율 0.57 0.27 0.24

사고사망만인율 - - 0.06

2019년
사고재해율 0.56 0.29 0.27

사고사망만인율 - - 0.06

2018년
사고재해율 0.52 0.25 0.26

사고사망만인율 0.45 0.18 0.06

단위 : %, %ºº

표 1-2

공단 자체 분석자료로 산업재해 관련 공식 통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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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개요 

연도 구분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일상생활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기타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2022년
사고재해율 0.56 0.29 0.26

사고사망만인율 0.53 - 0.06

2021년
사고재해율 0.64 0.29 0.27

사고사망만인율 1.59 0.36 0.19

2020년
사고재해율 0.57 0.27 0.24

사고사망만인율 - - 0.06

2019년
사고재해율 0.56 0.29 0.27

사고사망만인율 - - 0.06

2018년
사고재해율 0.52 0.25 0.26

사고사망만인율 0.45 0.18 0.06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의 업종 분류를 보면,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은 세분류상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1)’ 중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28111)’, ‘변압기 제조업(28112)’에 해당된다. 참고로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제조업(2812)’의 경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 종류 

예시’에서 기타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관련 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28111)

변압기 제조업(28112)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28114)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28119)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2812)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28121)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28122)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28123)

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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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특성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 제조업
특성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세부 업종 분석에 따르면 동력용 전기기계 제조업은 2022년에 

1,731개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다.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1,061개소, 5~9인 

사업장이 257개소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이 76%나 된다. 2021년 통계청의 

국내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통계자료 중 동력용 전기기계 기구에 해당하는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통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참조 : 시·도/산업분류/종사자 규모별 주요 지표, 통계청_KOSIS)

2021년도 전동기 및 발전기, 변압기 제조업 규모별  현황

산업분류(세세분류) 종사자 규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급여액 출하액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계 355 18,049 954,791 8,901,306

10 ~ 19명 159 × × ×

20 ~ 49명 129 3,823 147,634 1,299,813

50 ~ 99명 34 2,452 102,654 903,300

100 ~ 199명 20 2,662 121,937 1,486,799

200 ~ 299명 5 1,210 61,832 826,426

300 ~ 499명 2 × × ×

500명 이상 6 4,943 377,809 3,336,870

변압기 
제조업

계 180 8,792 426,253 3,856,360

10 ~ 19명 91 × × ×

20 ~ 49명 62 1,813 69,365 465,622

50 ~ 99명 16 1,100 52,962 370,731

100 ~ 199명 6 784 32,011 337,950

200 ~ 299명 3 632 28,971 459,283

500명 이상 2 × × ×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조회한 자료로 ‘x’는 비밀보호로 조회됨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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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세세분류) 종사자 규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급여액 출하액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계 355 18,049 954,791 8,901,306

10 ~ 19명 159 × × ×

20 ~ 49명 129 3,823 147,634 1,299,813

50 ~ 99명 34 2,452 102,654 903,300

100 ~ 199명 20 2,662 121,937 1,486,799

200 ~ 299명 5 1,210 61,832 826,426

300 ~ 499명 2 × × ×

500명 이상 6 4,943 377,809 3,336,870

변압기 
제조업

계 180 8,792 426,253 3,856,360

10 ~ 19명 91 × × ×

20 ~ 49명 62 1,813 69,365 465,622

50 ~ 99명 16 1,100 52,962 370,731

100 ~ 199명 6 784 32,011 337,950

200 ~ 299명 3 632 28,971 459,283

500명 이상 2 × × ×

최근 5년간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의 사업장 수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평균 

사업장 수(394,201개소)의 0.418%인 1,650개소이며, 근로자 수는 전체 제조업 근로자 

수의 0.5%인 20,160명이다. 

구 분 평균 2022 2021 2020 2019 2018

전체 산업 2,781,390 2,876,635 2,876,635 2,719,308 2,680,874 2,654,107

제조업 394,201 400,242 400,242 395,141 386,119 379,387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73,912 162,309 175,565 173,104 171,673 168,710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1,650 1,554 1,689 1,647 1,598 1,585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제조업 등 대비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사업장 수
단위 : 개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 규모별 사업장 현황

구 분 사업장 수(개소) 점유율(%)

총합계 1,731 100.0%

5인 미만 1,061 61.3%

5~9인 257 14.8%

10~15인 148 8.5%

16~29인 133 7.7%

30~49인 73 4.2%

50~99인 40 2.3%

100~199인 12 0.7%

200~299인 5 0.3%

300~499인 1 0.1%

2,000인 이상 1 0.1%

61.3%14.8%

8.5%

7.7%
4.2%

2.3%
0.7% 0.3%

0.1%
2,000인 이상
300~499인
200~299인
100~199인
50~99인
30~49인
16~29인
10~15인
5~9인
5인 미만

사업장 
현황

0.1%

업종 특성 
표 1-5

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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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2022 2021 2020 2019 2018

전체 산업 19,265,058 20,173,615 19,378,565 18,974,513 18,725,160 19,073,438

제조업 4,031,607 3,988,609 3,959,780 4,012,541 4,045,048 4,152,05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522,640 1,495,569 1,479,648 1,508,517 1,543,788 1,585,679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20,160 18,965 18,918 20,240 20,538 22,137

구 분 평균 2022 2021 2020 2019 2018

계 1,650 1,731 1,689 1,647 1,598 1,585

경기 495 516 506 498 483 470

경남 323 335 320 320 314 328

부산 174 177 178 172 170 172

인천 103 113 110 103 94 97

대구 76 78 73 75 75 77

경북 73 73 73 72 74 71

서울 68 65 67 66 65 75

충남 67 69 71 68 64 63

광주 59 75 66 57 52 46

울산 52 53 49 51 53 54

전남 40 48 45 38 34 33

대전 35 36 39 39 34 26

전북 30 32 33 30 30 25

강원 30 30 31 31 32 25

충북 27 31 28 27 24 23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제조업 등 대비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근로자 수

최근 5년간 지역별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사업장 분포 현황

단위 : 명

단위 : 개소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사업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30.0%)에 

가장 많이 있고, 다음으로 경남(19.6%), 

부산(10.5%), 인천(6.3%) 등의 순이다.

495 68

103
323

174

※ 지역별 사업장 수는 노동지청별 관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분류

표 1-8

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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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2022 2021 2020 2019 2018

계 1,650 1,731 1,689 1,647 1,598 1,585

경기 495 516 506 498 483 470

경남 323 335 320 320 314 328

부산 174 177 178 172 170 172

인천 103 113 110 103 94 97

대구 76 78 73 75 75 77

경북 73 73 73 72 74 71

서울 68 65 67 66 65 75

충남 67 69 71 68 64 63

광주 59 75 66 57 52 46

울산 52 53 49 51 53 54

전남 40 48 45 38 34 33

대전 35 36 39 39 34 26

전북 30 32 33 30 30 25

강원 30 30 31 31 32 25

충북 27 31 28 27 24 23

업종 특성 2018~2022년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력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사고재해율은 2018년(0.52%)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 0.64%로 상한치를 보였으나 2022년에 0.56%로 일부 감소하였

으며, 상위업종인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비해 낮은 사고재해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산업과 비교할 때 평균 6.4%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699명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업무상 사고가 576명(82.4%), 

업무상 질병이 123명(17.6%)이다.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5명으로 이 중 3명이 

2021년에 발생했다. 질병사망자는 3명으로 

이 중 2명이 2022년에 발생했다.

구 분 2022 2021 2020 2019 2018

전체 산업 0.53 0.53 0.49 0.50 0.48

제조업 0.60 0.61 0.58 0.59 0.55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73 0.77 0.75 0.77 0.73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0.56 0.64 0.57 0.56 0.52

최근 5년간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사고재해율

최근 5년간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산업재해자 현황

단위 : %

구 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계 699 142 157 137 128 135

업무상 사고 576 107 122 116 116 115

- 사고부상자 568 106 119 115 115 113

- 업무상 사고사망자 5 1 3 0 0 1

- 그 외 사고사망자 3 0 0 1 1 1

업무상 질병 123 35 35 21 12 20

- 질병사망자 3 2 0 0 0 1

 - 질병이환자 120 33 35 21 12 19

단위 : 명

표 1-9

표 1-10



14 사고재해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14명(19.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16~29인(15.1%), 5~9인(13.0%), 30~49인(12.5%) 등의 

순이다. 50인 미만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가 401명으로 전체의 69.6%를 점유

하고 있다.

발생 형태별로 사고재해자를 살펴보면 가동 중인 기계, 설비 등에 끼임이 166명

(28.8%)으로 가장 많았다. 운반ㆍ취급 중인 기계ㆍ설비 또는 지게차 등 운반설비에 

부딪힘(74명), 가공ㆍ취급 작업 중 자재 등 물체에 맞음(72명), 이동식사다리 또는 화물

자동차 적재함 등 높은 장소에서 작업 중 떨어짐(5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 특성 

단위 : 명

구 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계 576 107 122 116 116 115

5인 미만 114 21 20 15 30 28

5 ~ 9인 75 20 15 14 15 11

10 ~ 15인 53 9 11 11 10 12

16 ~ 29인 87 10 16 24 19 18

30 ~ 49인 72 13 18 16 11 14

50 ~ 99인 66 12 18 16 8 12

100 ~ 199인 27 6 7 5 8 1

200 ~ 299인 7 1 1 2 1 2

300 ~ 499인 2 0 1 0 0 1

2,000인 이상 73 15 15 13 14 16

최근 5년간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규모별 사고재해자 현황 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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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특성 

단위 : 명

단위 : 명

구 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계 576 107 122 116 116 115

끼임 166 25 32 29 41 39

부딪힘 74 20 13 16 10 15

물체에 맞음 72 15 17 16 12 12

떨어짐 59 10 16 11 11 11

넘어짐 59 8 12 19 12 8

절단·베임·찔림 41 9 12 7 10 3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27 8 7 2 6 4

깔림·뒤집힘 25 7 6 6 2 4

감전 16 1 1 4 5 5

이상온도 접촉 14 2 4 0 3 5

체육행사 등의 사고 7 1 0 1 2 3

화재 4 0 1 1 1 1

화학물질 누출·접촉 3 0 1 0 1 1

무너짐 3 1 0 1 0 1

폭발·파열 2 0 0 1 0 1

사업장 외 교통사고 2 0 0 1 0 1

폭력행위 1 0 0 1 0 0

분류 불능 1 0 0 0 0 1

최근 5년간 발생 형태별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사고재해자 현황

사고재해자를 근속 기간별로 보면 1~2년 미만이 78명(13.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개월 미만(74명, 12.8%), 5~10년 미만(61명, 10.6%), 10~20년 미만(59명, 

10.2%), 6개월~1년 미만(58명, 10.1%) 등의 순이었다.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38.4%)뿐만 아니라 5~20년 미만 근로자(20.8%)도 사고재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12



16 업종 특성 

단위 : 명 구 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계 576 107 122 116 116 115

1개월 미만 74 14 22 10 17 11

1 ~ 2개월 미만 34 8 5 5 6 10

2 ~ 3개월 미만 12 2 2 2 2 4

3 ~ 4개월 미만 19 3 4 5 4 3

4 ~ 5개월 미만 13 4 1 - 3 5

5 ~ 6개월 미만 11 3 4 2 1 1

6개월 ~ 1년 미만 58 10 10 16 11 11

1 ~ 2년 미만 78 10 16 22 15 15

2 ~ 3년 미만 53 4 13 14 11 11

3 ~ 4년 미만 45 10 13 10 5 7

4 ~ 5년 미만 22 7 3 3 6 3

5 ~ 10년 미만 61 8 11 9 17 16

10 ~ 20년 미만 59 17 13 13 7 9

20년 이상 37 7 5 5 11 9

최근 5년간 근속 기간별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사고재해자 현황

사고재해자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로 보면,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에서 186명(32.3%), 변압기 제조업에서 181명(31.4%)이 발생했다. 업종별 사업장 수 

대비 사고재해자 수를 보면, 변압기 제조업은 1개소당 0.57명이고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은 1개소당 0.22명이다. 따라서 변압기 제조업이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에 

비해 사고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단위 : 개소, 명

구 분
사업장 수
(2022년)

사고재해자 수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계 1,743 576 107 122 116 116 115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854 186 42 32 44 38 30

변압기 제조업 319 181 33 36 36 39 37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62 63 5 16 8 17 17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54 27 6 6 7 4 4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8 26 5 6 6 3 6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1 10 2 5 1 1 1

그 외 업종 295 83 14 21 14 14 20

최근 5년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사고재해자 현황(2022년 사업장 수)

※ 공단 자체 분석자료로 산업재해 관련 공식 통계는 아님

표 1-13

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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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특성 최근 5년간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에서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의 

발생 형태와 기인물, 재해 개요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최근 5년간 동력용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사망사고 현황

발생
형태

기인물 직종
근속
기간

재해 개요

깔림·
뒤집힘

기타 운반, 
인양설비·기계

기계
조작원

2년 미만

터닝롤러에 놓인 반응기 튜브시트의 용접부 사상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높이 1.7m) 위에서 작업하던 중, 터닝롤러에서 튜브
시트가 이탈하여 고소작업대에 부딪히면서 함께 넘어져 재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져 사망한 재해

부딪힘
인양설비 

부품 및 부속물
단순 
종사원

4년 미만 철판코일(중량 약 0.6톤)에 맞아 사망

떨어짐
육상운반·
특장차량

기계
장비

 설치· 
정비원

4년 미만

경사진 내리막에서 화물자동차 시동을 끄고 차량기어기 “D”인 
상태로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순간 화물자동차가 뒤로 밀려 
내려가자 재해자가 화물자동차를 막아 제지하였지만 계속 밀려 
내려가 후방에 있는 철재 펜스에 부딪혀 아래로 떨어져 사망

떨어짐
지붕, 
대들보

영업
종사자

20년 미만
전기설비 유지ㆍ보수작업을 위해 수전설비의 변압기 오일교체 
작업을 하던 중 공장지붕을 이동하다 공장지붕(채광창)이 파손
되면서 높이 약 8m 아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

물체에
맞음

인양설비 
부품 및 
부속물

기계
조작원

4년 미만
전동기 고압프레임을 가공하기 위해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인양
하던 중 인양 훅 중 하나가 이탈되면서 프레임이 낙하해 하부에 
있던 근로자가 프레임에 깔려 사망

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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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ㆍ작업별 
현황

주요 공정ㆍ작업별 개요 • 20
주요 유해ㆍ위험 요인 • 21



      



자재 입고, 권선 가공, 철심, 중신 조립, 건조, 완성 조립 및 검사, 제품 출하로 구성

•  (자재 입고) 
  변압기 생산에 필요한 절연지, 도체 외함 등을 하차해 창고 등에 보관하거나 작업장
으로 운반   

•  (권선 가공) 
  권선기를 이용해 절연체로 피복된 알루미늄 또는 구리 도체를 재단한 절연지와 함께 
감는 과정 

•  (철심) 
 코일을 절단해 쌓거나 감아서 철심 형상으로 성형한 후 열처리로로 소둔 처리   

•  (중신 조립) 
 철심과 권선을 조립해 권선 단락 유무 등을 검사

•  (건조) 
 건조로에 중신 조립품을 적재해 건조

•  (완성 조립 및 검사) 
 변압기 외함에 중신 조립품 장입해 완제품을 생산하고 외관ㆍ구조, 내전압 등을 시험 

• (제품 출하) 변압기를 화물자동차에 상차하여 출하

주요 공정ㆍ

작업별 개요

주요 공정ㆍ작업별  
개요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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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해ㆍ위험 요인 02

변압기 생산에 필요한 절연지(롤ㆍ시트), 도체(코일 등), 절연유 및 변압기 외함 등 자재를 
지게차, 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하차해 보관장소,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과정    

자재 입고

   공정ㆍ작업별 내용 유해 · 위험 요인 예방대책

지게차를 이용해 자재 운반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 운반 

보관장소에 자재 등 적재

•  지게차 운전자 시야 불량으로 인한 부딪힘 •  지게차 적재높이 제한
• 운행 시 포크는 가능한 한 낮은 위치로 유지

• 지게차 운전 중 넘어짐 • 자재 운반 시 급선회, 급제동 금지
• 좌석안전띠 착용
• 과속 금지(제한속도 지정)

•  운반 중인 화물 떨어짐 •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
• 지게차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  운반 중 화물 떨어짐 •  지게차, 운반하물에 적합한 팔레트 사용   

• 작업반경 내 작업자 출입으로 인한 부딪힘 • 하역작업 시 출입제한구역 설정
• 작업지휘자 배치
• 지게차 전조등, 후미등, 후방확인장치 등 작업 
    시작 전 점검

• 지게차 미숙련자 운전에 따른 사고 • 유자격자 지정 운영
• 지게차 시동키 분리 및 별도 보관

•  크레인 방호장치 불량에 의한 운반물 떨어짐, 
부딪힘

•   과부하방지장치, 훅 해지장치 등 안전장치 정상 
여부 상시점검

•  크레인 취급작업 중 인양 하물의 흔들림에 의한 
부딪힘

•  화물의 형상에 적합한 줄걸이 방법 선정 및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  권상 시 하물 무게중심 위에 크레인 훅이 있도록 
조정

• 운반 중 달기구 파단으로 인한 맞음 •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통한 이상 유무 확인 및 
주기적인 교체 

•  인력운반 중 무리한 동작에 의한 요통 등 근골
격계질환 발생 

• 중량물 무게중심 표지 부착, 올바른 작업자세 유지
• 이동대차 등 운반설비 사용



자재 입고

   공정ㆍ작업별 내용 유해 · 위험 요인 예방대책

• 원자재 적재 불량으로 인한 무너짐 •  적재 시  무게중심, 적재높이 제한 등 안정상태 
유지

• 자재 중량, 형상에 적합한 적재대 사용

     주요 설비

•  지게차, 화물자동차, 천장크레인 등

     재해 사례

•  크레인 취급작업 중 흔들리는 훅에 인근 작업자가 부딪힘 

• 지게차 가동 중 바퀴에 발이 깔림(기어 후진상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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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에 맞게 절연지를 재단하고, 권선기를 사용하여 절연체로 피복된 알루미늄 
또는 구리 도체를 절연지와 함께 감는 과정 

권선 가공

   공정ㆍ작업별 내용 유해 · 위험 요인 예방대책

전단기로 절연지 재단

1차 권선용 코일을 권선기에 
거치 

반자동권선기로 1차 권선

자동권선기로 2차 권선

• 전단기 취급작업 중 전단 날에 의한 절단 •  투입 측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또는 방호울 설치, 
상시점검 등 지속관리

• 풋스위치 사용 지양

• 전단기 방호장치 불량으로 인한 작업 중 끼임 •  전단기 안전검사 통한 안전성 확보, 작업 전 사전
점검 

•  크레인으로 코일, 롤을 권선기에 거치할 때 인양
하물에 부딪힘, 인양하물과 구조물 사이에 끼임    

•  인양하물에 적합한 보조 달기구 사용, 작업 전 
손상 여부 확인 

•  줄걸이 시 하물 편심 방지, 하물 중심과 훅 위치 
확인

• 코일 권선 시 회전부에 말림 • 작업 전 코일 돌출부, 파손 등 걸림 위험요소 확인
• 작업 위치에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 손에 밀착되는 안전장갑 착용(목장갑 사용금지) 

• 수공구(망치)로 코일 조정작업 중 맞음 • 올바른 수공구 작업방법 이용
• 적절한 보조 수공구 사용

•  권선 코일을 컨베이어로 운반할 때 운반구 이탈로 
인한 맞음 

• 운반구 측면에 이탈 방지조치 실시

•  전단기, 권선기 및 컨베이어  정비, 보수 작업 중 
끼임 등

•  작업 전 운전정지, 기동스위치 잠금 또는 “조작
금지” 표지판 게시

• 안전작업절차 수립, 게시

•  권선 코일 등 중량물 인력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현장, 중량에 따라 보조운반설비(크레인, 에어밸런스 

등) 사용 또는 2인 1조 작업 
• 인력운반 시 올바른 작업자세 유지

     주요 설비

•  전단기, 반자동·자동권선기, 크레인, 컨베이어

     재해 사례

•  절단기로 강판 절단작업 중 칼날에 손가락 절단
• 알루미늄 코일 운반작업 중 달기구가 이탈해 떨어진 코일에 깔림
• 권선작업 중 고무망치로 코일을 다듬던 중 손가락을 가격
• 코일을 권선하던 중 장갑이 회전부에 말려들어 손 말림

• 컨베이어 이송모터 점검 중 벨트에 손가락 말림

자재 입고 권선 가공 완성 조립 및 
검사

철심 제품 출하건조중신 조립



제작기준에 맞게 코일을 일정 치수로 절단해 쌓거나 감아서 철심 형상으로 성형
한 후 열처리로를 사용하여 소둔(Annealing)하는 공정

철심

   공정ㆍ작업별 내용 유해 · 위험 요인 예방대책

절단기로 규격에 맞게 절단

권선기를 사용해 철심 제조

열처리로를 사용해 소둔

소둔이 완료된 철심을 보관

•  크레인으로 코일 운반 시 구조물, 다른 근로자 
부딪힘

• 작업 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 운반경로 장애물 확인, 근로자 출입금지
• 필요시 신호수 배치

•  코일 줄걸이, 운반 및 안착 시 구름, 전도에 의한 
깔림

• 코일 적재대 사용 
•  바닥 보관 시 보관장소 지정, 쐐기 등 구름 방지조치 
• 코일 간격 조정 시 전용 지그 사용

•  절단기로 코일 절단, 인력으로 철심 적층작업 시 
강판에 베임 

• 베임 방지용 안전장갑 지급, 착용
• 가동 중 위험구역 내 출입금지 

•  코일 절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 발생

•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 
지급, 착용

• 철심 권선작업 중 회전부에 말림 • 권선 시 강판에 장력 유지
• 누름판 등 수공구 사용
• 손에 밀착되는 안전장갑 착용(목장갑 사용금지) 

•  인력으로 철심 적층작업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

• 작업방법 개선(리프팅마그넷)

• 작업 전·중 스트레칭 실시, 휴식시간 제공

• 열처리 운반대차와 열처리로 구조물 사이에 끼임 •  열처리로 개폐 등 가동 중 위험지역에 근접해 
작업 금지

• 냉각 중인 고온의 제품 접촉으로 인한 화상 •  냉각 소요시간 중 인접 작업 금지
• 위험구역 내 출입금지 표시

•  절단기, 권선기 및 열처리로 정비, 보수 작업 중 
끼임 등

•  작업 전 운전정지, 기동스위치 잠금 또는 “조작
금지” 표지판 게시

• 안전작업절차 수립, 게시

     주요 설비

•  철심 절단기, 철심권선기, 열처리로, 지게차, 천장크레인 등

     재해 사례

•  코일 운반 중 다른 코일에 부딪혀 넘어진 코일에 끼임 
• 적층작업 중 잘못 끼운 철심을 빼는 과정에 넘어지는 철심에 깔림
• 크레인으로 철심 운반작업 중 코일과 팔레트 사이에 끼임
• 코일 권선기로 감던 중 코일에 말림
• 인력으로 철심 적층작업 수행 중 요통 발생     

자재 입고 권선 가공 완성 조립 및 
검사

철심 제품 출하건조중신 조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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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심과 권선을 조립하여 1ㆍ2차 리드선 탈피, 터미널 압착 및 탭절환기에 연결, 중간
검사를 통해 권선 단락 유무, 전압비 허용범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공정

중신 조립

   공정ㆍ작업별 내용 유해 · 위험 요인 예방대책

철심, 권선 등 반제품을 
조립장소로 운반

호이스트로 반제품을 
조립대에 인양

인력작업으로 권선에 철심 조립

1, 2차 리드선에 터미널 압착, 
프레임 조립

• 제품 운반 지게차에 작업자 부딪힘 •  지게차 운행경로에 근로자 출입금지(통행로, 운행

시간 분리)

• 사각지역에 반사경 등 설치

• 크레인 취급 시 달기구 이탈, 파손으로 인한 맞음 • 이탈 방지가 가능한 달기구 사용(전용 지그 등)

•  작업 전 점검으로 이상 유무 확인 및 파손, 
노후 시 교체

• 작업장 바닥에 부품, 공구 등 방치로 인한 넘어짐 • 작업장 정리·정돈 실시
• 공구함 사용

•  권선에 철심 조립 시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임 • 조립작업 시 절상방지 보호구(장갑 등) 지급, 착용

•  중신 조립설비에 권선, 철심 등 고정 시 가동부에 
끼임

• 가동 중 위험영역에 접근금지
• 조작반에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 이동식 절연공구의 절연 손상으로 인한 감전 •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계·기구 사용
• 접지 실시 및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접속

•  부속품 등 중량물 인력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중량물 운반 시 호이스트, 이동대차 사용 또는 
2인 1조 작업

• 취급 물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 안내

•  장시간 입식작업 및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 전·중 스트레칭 실시
• 적정 휴식시간 제공

     주요 설비

•  중신 조립설비, 호이스트, 지게차 등

     재해 사례

•  중신 조립 중 넘어지는 제품을 인력으로 지지하다 깔림
• 수공구로 볼트 체결 중 스패너와 제품 사이에 끼임
• 크레인으로 제품 운반 중 흔들리는 제품을 막으려다 끼임

     

자재 입고 권선 가공 완성 조립 및 
검사

철심 제품 출하건조중신 조립



건조로에 중신 조립품을 적재하여 작업표준에 따라 건조하는 공정건조

   공정ㆍ작업별 내용 유해 · 위험 요인 예방대책

건조로에 중신 제품 투입

일정 시간 가열해 중신 제품 건조

• 건조로 대차에 제품 적재 시 근골격계질환 발생 •  운반 보조설비(호이스트, 에어밸런스 등) 사용 또는 
2인 1조 작업

• 건조로에 대차 투입, 인출 시 대차에 끼임 • 대차 이동 시 근로자 출입금지
• 수동대차는 미는 방식으로 이동

•  건조기 내·외부 점검·보수 중 불시가동에 의한 
끼임 등

•  작업 전 운전정지, 기동스위치 잠금 또는 “조작
금지” 표지판 게시

• 안전작업절차 수립, 게시

• 건조 중 내부 진입 시 화상 등 • 임의개방 방지를 위해 도어에 잠금조치
• 가동 중 “개방금지” 표지 게시

• 전원 피복 손상에 따른 감전 • 외함 등 접지 실시 
• 충전부 피복 손상 여부 확인 등 수시 점검

     주요 설비

•  크레인, 이동대차, 건조로

     재해 사례

•  반제품을 인양하기 위해 정렬하던 중 제품과 받침목 사이에 끼임
• 건조로 문을 닫는 과정에서 손 끼임
• 작업장에서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짐   

자재 입고 권선 가공 완성 조립 및 
검사

철심 제품 출하건조중신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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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외함에 중신 조립품 장입, 절연유 주유 후 잔류 기포 제거(진공펌프), 1·2차 부싱 
조립 등으로 완제품을 생산해 외관 및 구조를 검사하고, 절연저항 및 내전압 등을 
시험하는 공정

완성 조립 및 검사

   공정ㆍ작업별 내용 유해 · 위험 요인 예방대책

변압기 외함에 중신 제품 등 투입

변압기 내부에 절연유 주입

진공펌프로 절연유 내 기포 제거

완성품의 절연저항, 내전압 등 
시험

• 지게차로 반제품 등의 운반작업 중 부딪힘 • 지게차 작업공간 확보
•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 작업장 내 통로 미확보로 인한 부딪힘, 넘어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 황색선 등으로 통행로 구분 표시

• 부속품 등 중량물 인력운반 시 근골격계질환 발생 • 이동대차 사용 또는 2인 1조 작업
• 취급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안내

• 제품 상부에서 작업, 상하 이동 시 떨어짐 • 작업높이에 적합한 (고소)작업대 사용
• 안전대 지급, 착용

•  절연유 주입 시 배관 탈락으로 비산한 절연유에 
의한 미끄러짐 

•  바닥 누유 제거 등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주기
적인 청소 실시

•  부적절한 수공구로 조립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발생

• 휴대용 동력공구 사용
• 올바른 수공구 작업방법 사용 

•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계·기구 사용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 접속

•  장시간 입식작업 및 반복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발생

• 작업 전·중 스트레칭 실시
• 적정 휴식시간 제공

• 변압기 검사를 위해 충전부에 전원 공급 시 감전 • 통전 진행 전 작업자 위치 확인
• 검사구역 내 근로자 출입금지
• 통전작업자 절연보호구 지급, 착용

• 검사장비 오조작 시 충전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 • 차단기별 부하 명칭 표기
• 검사 종료 후 제품 반출 시 해당 차단기 “OFF” 확인

     주요 설비

•  절연유 공급설비, 진공펌프, 지게차, 내전압시험기 등

     재해 사례

•  조립작업을 위해 제품 상부로 올라가던 중 떨어짐 
• 변압기 상부에서 내전압시험 종료 후 내려오던 중 떨어짐
• 수공구로 제품 조립작업 중 견관절 염좌 발생 

• 불안전한 작업자세로 조립작업 중 요통 발생      

자재 입고 권선 가공 완성 조립 및 
검사

철심 제품 출하건조중신 조립



검사가 완료된 변압기를 화물자동차에 상차하여 출하하는 공정제품 출하

   공정ㆍ작업별 내용 유해 · 위험 요인 예방대책

크레인으로 변압기 운반

지게차로 제품 팔레트 운반

개별 제품을 인력운반

(이동대차 사용)

제품을 화물자동차에 상차

•  크레인, 지게차를 이용한 장비 출고 시 중량물 
떨어짐, 부딪힘

• 작업 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 감독 및 지휘
• 이동경로 내 다른 근로자 출입금지
•  중량물 형상, 크기에 적합한 보조 달기구, 줄걸이 
방법 선정

• 지게차 취급 시 적재하중 초과, 편하중 금지

•  지게차로 제품 운반 시 과속 등에 의한 지게차 
전도

• 구내 제한속도 지정
• 제품 운반 시 급선회, 가속 금지
• 좌석안전띠 착용 철저(캐빈 타입인 경우 도어 개방금지)

•  이동대차로 제품 운반 시 바닥 요철로 인한 넘어짐 • 지게차 등 운반설비 사용
• 이동대차 이동경로상 바닥 파임 등 보수

• 화물자동차 상부에서 화물 고정작업 시 떨어짐 •  화물자동차 상부에서 결박 등 작업 시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착용

• 제품 상부에서 포장작업 시 떨어짐 • 작업 용도에 적합한 작업대 사용

•  경사지에서 이동대차에 실린 제품 하차 시 제품 
불시 이동으로 인한 깔림 

• 평탄한 지역에 하차 장소 구획
• 운반방법 개선(이동대차팔레트)

•  화물 고정 제거 시 제품 불시 이동 여부 확인 후 
적재함 도어 개방

     주요 설비

•  지게차, 천장크레인, 이동대차, 화물자동차

     재해 사례

•  크레인으로 제품 운반하던 중 제품과 제품 사이에 손 끼임 
• 상차작업 후 적재함에서 내려오던 중 떨어짐 
• 지게차로 제품 운반 중 넘어지는 제품에 깔림   

자재 입고 권선 가공 완성 조립 및 
검사

철심 제품 출하건조중신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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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 
실무정보

안전보건 관리 • 32
세부관리 방법 • 33

유해ㆍ위험작업별 안전작업 방법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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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01

안전보건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

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국가에서 추진하는 산재 예방 정책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기계ㆍ설비를 확보하는 등 유해ㆍ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법과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주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협력해야만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큰 변화를 맞이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법에 반영하고자 1990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부개정이 되었다. 먼저, 법의 목적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으로 확대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업의 산업재해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전사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주화의 일반화로 

인한 도급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의 도급을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개편하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 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정보와 현장

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현장 담당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하여 위험작업에 대한 점검사항 등 안전보건 실무

정보를 담았다. 이 장에 수록된 정보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  이 장에서 사용된 법령 정보는 다음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최신 제ㆍ개정 법령은 법제처에서 운영
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검색·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8.]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약칭: 취업제한규칙) [시행 2022. 2. 18.]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고 등 조치사항 실행 여부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기록 보존 및 제출 여부
점검 포인트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
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➊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➋ 조치 및 전망 ➌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보고

관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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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

관리

세부관리 
방법

02

산업재해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사업장 외 교통

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

3,000 3,000 3,000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

700 1,000 1,5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Check Box

표 3-1

   작업중지

•  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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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➊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서장(관리감독자)에게 
보고 ➋ 부서장(관리감독자)은 보고에 따라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실시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됨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

하는 경우 갈음할 수 있음

관리 포인트

Check Box

용어의 정의

중대재해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➋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➌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지체 없이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질의회시 인용)한다.

3일 이상의 휴업

산업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휴업일수에 사고 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 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요건

➊ 고용노동부장관은…(중략)…해당 사업장에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➋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해 …(중략)…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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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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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산재관리번호 ➊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➋ 근로자 수  ➌

업종  ➍ 소재지 (            -            )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  ➎
(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재해자가 
파견 근로자인 
경우 ➏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원수급 사업장명➐

공사현장명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➑

(사업개시번호)

공사종류➒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체류자격 ➓:                               ]  직업 

입사일              년          월         일 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년        월

 고용 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근무 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상해 종류 
(질병명)

상해 부위 
(질병 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 일시 [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재해 발생 장소

재해 관련 작업 유형

재해 발생 당시 상황

재해 발생 원인 

Ⅳ. 재발방지

      계획 

※   재발 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ㆍ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 형태  기인물 

작업지역ㆍ공정  작업 내용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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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장 정보

  ➊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➋  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➌  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➍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➎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➏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➐  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➑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➒  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➓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과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고용 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근무 형태: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상해 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 부위(질병 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 종류 및 상해 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 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 발생 정보

	 	  재해 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 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 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 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끼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 예시]

	 	  재해 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 불량, 작업표준화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 결함, 규정ㆍ매뉴얼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 부족, 
지도감독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19. 재해 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뒤쪽)

작성방법

발생 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 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 관련 작업 유형 재해자 ◦◦◦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 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여 사망하였음



•  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시행규칙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  별표 6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별표 7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  별표 8 : 안전보건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

   -  별표 9 :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54호) :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관련법령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ㆍ부착했는지 여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
하여 설치ㆍ부착했는지 여부

점검 포인트

  조립ㆍ해체 작업장 입구 등에 출입금지표지, 휘발유 저장탱크 등에 인화성물질 경고표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경고표지, 보호구 착용 등 지시표지,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표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한 장소나 시설물에 잘 보이
도록 설치ㆍ부착한다.

관리 포인트

3702
유해ㆍ위험한

장소 등 안전

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란?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한 행동에 대한 금지,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보호구 착용에 대한 지시,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

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ㆍ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Check Box

안전보건표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않거나 
설치·부착된 안전보건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

1개소당 10 30 50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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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를 사용한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몽골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

라오스

네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안전보건표지 부착 시 유의사항

 유기용제 취급 공정  방독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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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포인트

01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ㆍ부착한다.

0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한다.

03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

할 수 있다.

01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제작ㆍ설치한다.

02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03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며, 야간에 필요한 표지에는 야광물질을 사용한다.

04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실시한다.

05  부착된 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한다.

06  유해ㆍ위험 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ㆍ

 설치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기준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표지 예

안전보건표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5가지 종류

➊ 금지표지 

➋ 경고표지 

➌ 지시표지 

➍ 안내표지

➎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관리 포인트 안전보건표지 부착 시 유의사항

 분체 도료 사용 공정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시행규칙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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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종류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설치ㆍ부착 장소(예시)

금지

표지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해야 할 장소 조립ㆍ해체작업장 입구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고장 난 기계 

화기금지 화재 발생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화학물질 취급 장소

경고

표지

인화성 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저장탱크

고압전기 경고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감전 우려 지역 입구

매달린 물체 경고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고온 경고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주물작업장 입구

지시

표지

보안경 착용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라인더 작업장 입구

방독마스크 착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유해물질 작업장 입구

방진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분진이 많은 곳

보안면 착용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용접실 입구

안전모 착용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갱도의 입구

귀마개 착용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판금작업장 입구

안전화 착용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채탄작업장 입구

안내

표지

응급구호 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비상구 비상출입구 위생구호실 앞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 및 해체ㆍ제거 석면 제조, 사용, 해체ㆍ제거 작업장 출입구 
(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금지유해물질 취급 금지 유해물질 제조ㆍ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표 3-4

 ※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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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시행규칙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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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발암물질 취급 중석면 취급/해체 중(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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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의 안전보건표지(28종)는 산업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표준

102 P004

103 P006

106 P002

107 P003

206

W003

W005

W027

207 W012

208 W015

209 W035

210 W017

211 W010

212 W011

213 W004

215 W001

301 M004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표준

302 M017 

303 M016

304 M019

305 M014

306 M003

307 M008

308 M009

309 M010

402 E003

403 E013

404 E011

406

E001

E002

407 E001

408 E002

안전보건표지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vs. 산업표준화법)

안전 Tip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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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포인트

안전보건관리체제

42 03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ㆍ승인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업무 수행 증명서류 비치 여부

 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업무 수행 전담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신규ㆍ보수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및 직무교육(보수 교육), 관리감독자의 연간 교육 이수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직무 
숙지 및 업무 수행 실태의 적정성 여부

 유해ㆍ위험 작업, 작업 전 점검사항 등 확인 및 업무 수행 여부

•  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6조(관리감독자) •  법 제17조(안전관리자) 

•  법 제18조(보건관리자) 

•  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  별표2 :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20개 작업)

   -  별표3 : 관리감독자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18개 작업)

관련법령

안전ㆍ보건 관계자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1,000 1,000 1,000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400 5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선임하지 않은 경우

(직책별 개별 부과)
500 500 500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직책별 개별 부과)

300 400 5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200 300 500

Check Box

표 3-5



43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
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선임ㆍ지정해 해당 업무를 부여하고, 그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한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
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행해야 함

관리 포인트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제외 법 규정 시행령 별표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시행령 별표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의 자격 시행령 별표4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시행령 별표5

보건관리자의 자격 시행령 별표6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시행령 제24조

Check Box

각각의 직책을 선임

해야 하는 사업장 및 
선임 조건ㆍ방법 
관련 법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

시행령 
제13조제1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내용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

시행령 
제13조제2항

Check Box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표 3-6

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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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포인트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재 예방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지원해야 함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시 신규교육, 보수교육(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실시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재 예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프레스등, 목재가공용 기계, 크레인, 위험물 제조 및 취급 등 
20개 작업의 유해ㆍ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5조제1항 및 별표2

프레스등 사용, 공기압축기 가동, 크레인 사용 작업 등 
18개 작업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안전보건규칙

제35조제2항 및 별표3

Check Box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 체계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법 제62조)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작업자(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산업보건의
(법 제22조)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법 제19조)

  *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부서장을 뜻함

  *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공장장을 뜻함

그림 3-3

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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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포인트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➊ 제조업 ➋ 임업 ➌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➍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➎ 환경 정화 및 복원 업종의 사업주는 안전
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

       *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8시간)을 수료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함(세부사항은 시행령 별표3 참조)

    -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

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함(세부사항은 시행령 별표5 참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 업종 분류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상시근로자 수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수 / 같은 기간 중의 사업 가동 일수

1)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법 제36조)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작업환경측정(법 제125조)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건강진단(법 제129조~제131조)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는 사유

    **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 겸직 가능

    -  선임 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수를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주요 업무

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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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관리 체계별 업무 비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총괄관리 업무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건의 및 지도ㆍ
   조언에 대한 조치 의무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위탁한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위탁한 안전관리

  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위험성평가 업무
     -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 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재해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보건관리자와 협력

안전 Tip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보건의의 직무(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

   작업장 내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재해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그 밖에 보건관련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관리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자와 협력

   안전ㆍ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
   조언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
   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표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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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의 적정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적 실시 여부 및 회의록 기록ㆍ보존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의 
   공지 여부

점검 포인트

•  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시행령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  시행규칙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  KOSHA GUIDE(Z-2-202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관련 법령04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치ㆍ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시행령 별표 9)

사업의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제외)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제외)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
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 ~ 제20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표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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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관리 포인트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해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Check Box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위원 중 호선(互選)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➊ 근로자 대표

➋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➌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
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

➊  해당 사업의 대표자 (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➋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1명

➌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1명

➍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➎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단,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➎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 가능

표 3-12

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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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도록 한다.

관리 포인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한다.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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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법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  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관련 법령05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규정

작성ㆍ준수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여부

  사업장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공지 등의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여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여부

점검 포인트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음

관리 포인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시행규칙 별표 2)

사업의 종류 규모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50 250 500

Check Box

표 3-14

표 3-15

50



5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관리 포인트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 내용(시행규칙 별표 3)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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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포인트
52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 내용(시행규칙 별표 3)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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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유해ㆍ위험 작업(도급 금지) 해당 여부

  도급 금지 예외항목 해당 여부

  도급 금지 예외항목 적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여부 

  도급 금지 예외항목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및 승인기간 연장 여부 

  도급 금지 예외항목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여부

  산재 예방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여부

점검 포인트

•  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  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시행령 제51조(도급 승인 대상작업)

•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시행규칙 제75조(도급 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  시행규칙 제76조(도급 승인 변경 사항) •  시행규칙 제77조(도급 승인의 취소)

•  시행규칙 제78조(도급 승인 등의 신청)

 

관련 법령06
도급의 제한

도급 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기본 산정금액

도급 금지 작업을 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

연간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승인받은 도급을 재하도급한 경우 연간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승인 없이 도급한 경우 연간 도급금액의 100분의 40

Check Box

*  도급 금지 등 의무 위반이 있는 작업과 의무 위반이 없는 작업을 함께 도급한 경우
 - 작업별 도급금액 산출 가능 시: 의무 위반이 있는 작업의 도급금액
 -  작업별 도급금액 산출 불가능 시: 해당 작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비율로 추계

*  2가지 이상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함

표 3-16

가. 위반행위 및 도급금액에 따른 산정기준

- 1차 : 위반기간, 위반횟수
- 2차 : 관계수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이행 노력, 산업재해 발생 빈도

나. 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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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금지 작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대상 작업인지 확인한다.관리 포인트

구분 주요 내용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법 제58조)

➊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유해ㆍ위험

물질의 제조
 등 금지

(법 제117조)

➊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 

등 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유해ㆍ위험

물질의 제조
등 허가

(법 제118조)

➊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도급의 승인
(법 제59조)

➊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 승인
대상작업

(시행령 제51조)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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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포인트

구분 주요 내용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법 제58조)

➋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급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승인 또는 연장ㆍ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기관)을 통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내용은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름

    -  도급 승인 등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은 시행규칙 제75조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름

제1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구분 주요 내용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법 제58조)

➌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➍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➎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➏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한다.

 도급의 승인
(법 제59조)

➊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
     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
     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➋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승인받은 작업의 수급인은 작업을 하도급해선 안 되고, 도급인은 산재 예방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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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법 제5장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2~66조)

•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  시행령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제51~54조)

•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  시행규칙 제5장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79~85조)

관련 법령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해당 여부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업종·규모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및 직무수행 여부

 도급인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실시 여부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정보 문서의 제공 여부

 도급인이 시정을 요구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수급인의 개선 여부

점검 포인트

도급사업 관련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비 고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미이행

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1/2 가중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미이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도급인의 정보 제공 의무 미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미이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Check Box

표 3-17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수급인이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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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도급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 제38조, 제39조의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한다.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하고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관리 포인트

구분 주요 내용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구분 주요 내용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법 제10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시행령 제11조)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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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포인트

  산업재해 예방 총괄 업무를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구분 주요 내용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시행규칙 제6조)

시행령 제11조제15호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

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시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함

구분 주요 내용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법 제62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시행령 제52조)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직무

(시행령 제53조)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부터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59
관리 포인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주요 내용 

Check Box

표 3-18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안전ㆍ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구성ㆍ운영

법 제64조 
제1항제1호

구성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

개최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및 회의 결과 기록ㆍ보존

협의
내용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  *  시행규칙 제80조의 구분에 따라 순회점검 실시
    -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함

법 제64조 
제1항제2호

구분 실시 주기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ㆍ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일에 1회 이상

상기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안전
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협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법 제64조 
제1항제3호, 
제4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5호

위생
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협조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➊ 휴게시설 ➋ 세면ㆍ목욕시설 ➌ 세탁시설 ➍ 탈의시설 ➎ 수면시설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도급인이 위생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

법 제64조 
제1항제6호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등의 
확인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법 제64조
제7호

   도급인의 산재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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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

내용 등의 
조정

  위의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내용 
등의 조정

법 제64조
제8호

Check Box

정기 
또는 
수시 
안전ㆍ

보건 
점검 
실시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점검 실시  ※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법 제64조 
제2항

구분 실시 주기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상기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점검반 구성  
  ➊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➋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➌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공정에만 해당)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실시 주기  

* 대통령령(시행령 제53조의2)으로 정하는 위험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도급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

 -  도급인은 제공한 안전  및 보건 정보에 따라 수급인이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  수급인은 작업 전까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도급인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음(이때 
수급인은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필요시 수급인에게 해당 조치 관련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안전 및 보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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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

정보 제공

(법 제65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산소 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안전보건규칙 별표18에 따른 밀폐공간 18개 장소

        -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전자문서에 의한 

제공 포함) 시행규칙 제83조(안전ㆍ보건 정보 제공 등)

   ➊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
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ㆍ위험성

   ➋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주의사항

   ➌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도급인은 ➊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➋ 법 제65조
제1항 각 호의 작업을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
받은 작업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도급인의 시정조치

            * 안전보건규칙 별표1 및 별표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 안전보건규칙 별표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도급 등 
관련 용어 정리

Check Box
용어 내용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
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 제외)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표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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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산재 예방

•  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시행령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안전보건규칙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10호) 안전보건교육규정

   관련 법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교육 실시 여부 점검 포인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  보험설계사ㆍ우체국보험 모집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컨테이너ㆍ시멘트ㆍ

  철강재ㆍ위험물질 운송자), 소프트웨어기술자

관리 포인트

Check Box

정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자로 …(중략)…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법 제77조

제1항 각호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
(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
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

        (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
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정의 및 범위

표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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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

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
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

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정의 및 범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안전·보건조치

Check Box

1. 불도저     2.굴착기     3.로더     4.지게차     5.스크레이퍼      6.덤프트럭     7.기중기  
8.모터그레이더   9.롤러    10.노상안정기   11.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콘크리트피니셔

13.콘크리트살포기 14.콘크리트믹서트럭 15.콘크리트펌프 16.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아스팔트피니셔   18.아스팔트살포기   19.골재살포기   20.쇄석기   21.공기압축기  
22.천공기     23.항타 및 항발기     24.자갈채취기     25.준설선     26.특수건설기계*  
27.타워크레인 

*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 각 기계별 세부 사항은 해당 법령 참조

• 적용 대상: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27종 운전자

표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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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Check Box

보험설계사ㆍ
우체국보험 

모집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인

- 휴게시설

-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공기정화설비 등 가동 및 유지관리, 사무실 공기 평가,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미생물 오염 관리, 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사무실 청결 관리 등)

-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 고객 폭언 등에 따른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 제공 및 교육 실시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1항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 작업장 관련 전반(전도 방지, 작업장 청결, 분진 흩날림 방지 등)

- 통로 관련 전반(조명 및 통로 설치, 계단)       - 보호구 관련 전반(사용, 지급, 관리 등)

-  관리감독자 직무, 사용 제한 등 관련 전반(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 등) 

-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관련 전반

- 비계 관련 일부(재료 및 구조, 조립ㆍ해체 및 점검, 강관비계 등)

-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 위험 예방 전반(일반기준,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 건설기계 위험 예방 전반(차량계 건설기계, 항타기 및 항발기 등)

-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전반(거푸집, 굴착작업 등)

- 중량물 취급 및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운행열차, 궤도ㆍ점검작업 보수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 위험 방지 등)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2항

골프장
캐디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 휴게시설 등 설치(휴게시설, 세척시설, 의자 비치, 수면장소, 구급용구)

-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 위험 예방(탑승 제한, 운전시작 전 조치,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등)

- 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 미끄러짐 방지 신발 착용 확인 및 지시

- 고객 폭언 등에 대한 대응지침 제공 및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3항

택배
기사

- 작업장 관련 전반(전도 방지, 작업장 청결, 분진 흩날림 방지 등)

- 통로 관련 전반(조명 및 통로 설치, 계단)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 위험예방(탑승 제한, 운전시작 전 조치, 제한속도 지정,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컨베이어 등)

- 중량물 취급 및 하역작업(화물 취급 관련) 위험 방지 등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자동차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 정기 확인

- 고객 폭언 등에 대한 대응지침 제공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4항

표 3-22

* 안전 및 보건조치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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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Check Box

퀵서비스
기사

- 승차용 안전모 착용 지시                

- 탑승제한 지시

-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 정기 확인

- 고객 폭언 등에 대한 대응지침 제공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

대리운전
기사 

- 고객 폭언 등에 대한 대응지침 제공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6항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보호구 관련 전반(사용, 지급, 관리 등)

- 중량물 취급사항

- 고객 폭언 등에 대한 대응지침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7항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보호구 관련 전반(사용, 지급, 관리 등)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 추락방지조치(안전대 사용 등)

- 장갑의 사용 금지,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의 장비로 인한 재해 예방

- 용접·용단 등 작업 시 재해 예방

- 가전제품 수리 등의 작업 시 감전 예방

- 근골격계질환 예방

- 고객 폭언 등에 대한 대응지침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8항

화물차주

- 보호구 관련 전반(사용, 지급, 관리 등)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넘어짐, 접촉(부딪힘) 예방

- 화물 적재 및 하역 시 재해 예방, 최대적재량 준수

-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질 주입, 압송 등(탱크로리 등)

- 작업 중 화재·폭발 시 대피사항

- 중량물 취급사항 등

-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응지침 제공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9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 휴게시설 확보

- 공기정화설비 등을 활용한 사무실 공기질 확보

-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안전보건규칙

제672조

제10항

* 안전 및 보건조치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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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 안전 및 보건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가.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관리 포인트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공통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개별 내용>
시행규칙 별표5의 라.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참고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교육종류에 따른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참조

※	화물차주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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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ㆍ간헐적 
작업이란?

Check Box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자체 교육 시 강사 자격*과 교육 면제** 등은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호, **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700 1,000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았을 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교육 대상 1명당)

10 20 50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1명당)

50 100 150

Check Box

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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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시행규칙 별표 4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시행규칙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고용노동부 고시(2023-63호) : 안전보건교육규정

 관련 법령0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업장에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교육 종류별 법정 교육 시간 및 내용 준수 여부

  교육대상(근로자, 관리감독자별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의 준수 여부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른 해당 강사, 교육
자료, 교재 등 적정 사용 여부

점검 포인트

  법정 교육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강사, 교재, 불참자 처리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그 실적을 관리한다.

관리 포인트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

01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포함),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포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포함), 산업보건의

0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Check Box

안전보건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Check Box

표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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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

0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0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안전보건교육규정 참조)

Check Box

안전보건교육 관련 용어의 정의

     1.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77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 사업주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해야 하는 교육

        마.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2.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 강의, 발표, 토의 및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ㆍ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다).

     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

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5.  “전문화교육”이란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 등 및 직무교육대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 또는 관련 분야별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 또는 전자문서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7.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8.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안전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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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포인트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8조1항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

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

➊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➋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➌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➍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➎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➏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➐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➑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서 4,5 제외 >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ㆍ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특별교육 대상 직업별 교육(별표 5 

제1호라목, 단 제39호‘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는 제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2시간 이상 < 공통내용 >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서 4,5 제외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ㆍ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개별내용>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라. 특별
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내용 참조(39개 작업)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별표 5 제1호

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가.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에는 2시간 이상 

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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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

*  16시간 이상 교육 시(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시간 및 내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예방’ 부분 참고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1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ㆍ토목 등) 및 시공 절차

2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1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ㆍ의무

•  일용근로자가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한다.

•  토사석 광업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5.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

만큼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의 33의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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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과 동일. 단, ➍, ➑ ~  제외 >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개별내용>
제1호 라목에 따른 교육내용(공통내용은 제외한다)과 같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과 동일. 단, ➍, ➑ ~  제외 >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

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 >

➊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➋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➌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➍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➎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➏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➑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➒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➓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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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➋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➌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➍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시행규칙 별표 4

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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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

설비 등에 대한

방호조치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목록 작성 및 누락 여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적정한 방호장치 부착 및 정상 작동 여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동력 작동)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했는지의 여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를 해체한 사유가 소멸됐을 때 지체 없이 원상
회복했는지의 여부

점검 포인트

관리 포인트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하는 것을 금지한다.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

  작업장 내 사용 중인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해서는 설비 성능에 적합한 
방호조치를 한다.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 전달부분이나 속도
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체 등이 말려들어갈 부분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  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 시행령 별표 20(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 시행령 별표 21(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

•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시행규칙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  시행규칙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  시행규칙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  시행규칙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  시행규칙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  시행규칙 제105조(편의 제공)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38호) :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 기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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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ㆍ기구명 방호장치 사진 기타 방호조치

예초기

날 접촉 예방장치

( 예초기의 절단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덮개 등의 장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 부착

  동력 전달부분 및 

    속도 조절부분에 

   덮개 부착 또는 

   방호망 설치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

    기어 등)에 덮개 또는 
    울 설치    

  방호장치 설치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의 케이싱 또는 하우징 내부의 

 회전통 등에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등의 장치)

공기

압축기

압력방출장치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압력용기의 과도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밸브, 언로드 밸브 등의 장치)

금속

절단기

날 접촉 예방장치

( 띠톱, 둥근톱 등 금속절단기의 절단 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

지게차
헤드가드1), 백레스트2)(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

장

기

계

진공        
포장기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다만,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부위에는 

 고정식 방호가드)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구동부에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여, 이를 개방하면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고 다시 방호덮개 

  등을 닫으면 자동으로 재기동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조작에 의해서만 

  기동되도록 상호 연결하는 장치

래핑기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시행령 별표 20)관리 포인트

1)  헤드가드 : 지게차 작업 중 위쪽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덮개

2)  벡레스트 : 지게차 작업 중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짐 받이 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 기준) 참조

표 3-26

공
정
ㆍ
작
업
별

 현
황

동
력
용

 전
기
기
계
ㆍ
기
구
제
조
업

 현
황

세
부
관
리

 방
법

   ➓
 유
해
ㆍ
위
험
한

 기
계
ㆍ
기
구
ㆍ
설
비

 등
에

 대
한

 방
호
조
치



7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의한 위험예방 총칙>
전도 등의 방지(제171조), 접촉의 방지(제172조), 화물적재 시의 조치
(제173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제17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제175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제176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제177조),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제178조)

안전보건규칙 
제171~17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의한 위험예방 총칙)

➊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
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➋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2관(지게차)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안전보건규칙 
제180조

(헤드가드)

사업주는 백레스트(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보건규칙 
제181조

(백래스트)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안전보건규칙 
제182조

(팔레트 등)

➊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➋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183조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지게차 안전 관련 안전보건규칙 내용안전 Tip

* 기타 지게차 작업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및 KOSHA GUIDE 참조



77  사업주 및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다음의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한다.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방호조치’의 
 정의

위험기계ㆍ기구의 위험 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ㆍ방책ㆍ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Check Box

관리 포인트

조치 내용

➊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➋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➌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		사업주는 ➌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분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내용 (시행규칙 제100조, 제103조)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의 

조치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➊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➋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➌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➍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 교환이력 및 제조일

3)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➊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➋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 2)의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

         시킬 것

    ➌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4)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위 3)의 ➊ 및 ➌에 따른 확인결과를 알릴 것

 5)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할 것(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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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포인트

구분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내용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대여받는 자의 
조치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

록 하는 경우

   *   해당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1)~ 4)를 
적용하지 않음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

        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➊ 작업의 내용  ➋ 지휘계통  ➌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➍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➎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➊~➎를 지켜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➊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 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➋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다음 사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➊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➋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 

    사항  ➌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➍ 해당 기계 

   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해당 기계등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 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 교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 셔블 
 드래그라인  클램셸  버킷굴착기 
 트렌치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리프트  지게차  
 롤러기  콘크리트 펌프  고소작업대*

표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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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84조(안전인증)               •  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  법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  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안전보건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6호) :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1-22호)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70호)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64호)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36호)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39호) :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 등이 아닌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69호)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46호)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관련 법령11
안전성이 확보된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

설비 등의 사용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사용 여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기록 관리 여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장치 
    해체 여부
  방호장치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여부 등

점검 포인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 포함)는 안전인증
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관리 포인트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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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시행령 제77조)

구 분 대 상

기계  및 
설비

(10종)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2종 모두 휴대용은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 가공용기계(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제면기)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 

9.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10. 인쇄기      

방호장치

(7종)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추락ㆍ낙하ㆍ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 제외)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보호구

(3종)
1. 안전모 (안전인증대상 안전모 제외)        2. 보안경 (안전인증대상 보안경 제외)

3. 보안면 (안전인증대상 보안면 제외)        

관리 포인트

표 3-29

  안전인증대상 기계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시행령 제74조)

구 분 대 상

기계 또는 
설비

(9종)

1. 프레스          2. 전단기 및 절곡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곤돌라    

 *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  9종 모두

방호장치

(9종)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8.  추락ㆍ낙하ㆍ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9.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2021년 1월16일 이후 제조ㆍ수입하는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부터 적용)

보호구

(12종)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표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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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시행규칙 제114조 제1항 및 제121조 관련)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시행규칙 제114조 제2항 관련)

관리 포인트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 
단,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방호장치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기계ㆍ기구
( 방호장치)

사 진
기계ㆍ기구
( 방호장치)

사 진
기계ㆍ기구
( 방호장치)

사 진

프레스ㆍ전단기

(광전자식 안전장치   
 등 방호장치)

보일러

(압력방출

장치 및 압력
제한스위치)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크레인ㆍ승강기ㆍ

곤돌라ㆍ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폭발위험 
장소에서의 

전기기계ㆍ기구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

연삭기(덮개)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

(칼날 접촉 
방지장치)

정전 및 활선작업용 
절연용 기구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예)

안전밸브 파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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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포인트

12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

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작업장 내 사용 중인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설비 목록을 작성하고, 안전에 관한 성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며, 안전검사 결과 합격 표시를 해당 설비에 근로자가 
인식 가능하도록 부착한다. 

  위험기계ㆍ기구의 사용 전에 방호장치의 정상적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하여 정상 기능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한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관리 포인트

안전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Check Box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0 600 1,000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

50 250 500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표 3-30

 
• 법 제93조(안전검사) • 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시행규칙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 시행규칙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 시행규칙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2호)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43호) : 안전검사 고시

관련 법령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유지관리 실시 여부

 안전검사 대상 설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누락 여부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내 정기검사 여부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 시 유자격자에 의한 수행 여부(자율검사프로그램)

 안전검사 대상 설비(13종) 안전검사 누락, 합격 표시 부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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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

사업주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 

사업주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 
신청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➊ 안전검사 대상기계명
➋ 신청인
➌ 형식번(기)호(설치장소)

➍ 합격번호
➎ 검사유효기간

➏ 검사기관(실시기관)
		○○○○○ (직인) 
  검사원:○○○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생략

안전검사 
업무 처리 절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검사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관리 포인트

 

안전검사 주기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및 곤돌라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부터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 

        용기는 4년마다 실시)

Che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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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포인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해 

검사 기준,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검사원)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으면 안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교육 이수 및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사업주는 인정신청서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Check Box
1.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

2.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5년 이상

3.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7년 이상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 관련 학과 졸업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

5.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위(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 기계ㆍ

      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 관련 학과 졸업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5년 이상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
는 산업안전 분야 관련 학과 졸업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7년 이상

7.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이수 후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 1년 이상

시행령

제130조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원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Check Box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요건 및 확인서류

인정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자율검사프로그램 확인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시행령

제132조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

할 것

3.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마다 검사 실시(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

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1, 2호는 
충족한 것으로 봄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 현황

2.  검사원 보유 현황,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 증명서류)

3.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 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



85  안전검사 대상 및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2호)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일부 발췌)

연

번

검사

대상 사진 검사대상 범위

1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
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등 제외

     -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제외

     -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등 
제외

2 전단기

3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제외
       -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ㆍ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제외

      -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제외

4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5 압력용기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
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기는 제외

     ➊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

(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➋원자력 용기 ➌수랭식 관형 응축기 ➍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➎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➏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➐축압기
(accumulator) ➑유압ㆍ수압ㆍ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ㆍ배출기 ➒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➓차량용 
탱크로리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소음기 및 스트
레이너(필터 포함)로서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기계ㆍ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사용압력(단위:㎫)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기계ㆍ기구의 구성품인 것,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
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제품을 담아 판매ㆍ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
탱크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의 구성품인 것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ㆍ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6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표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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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검사

대상
사진 검사대상 범위

7
국소

배기장

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1.디아니시딘과 그 염 2.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베릴륨 4.벤조트리클로리드 5.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6.석면 7.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염화비닐 9.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크롬광 

11.크롬산 아연 12.황화니켈 13.휘발성 콜타르피치 14.2-브로모프로판 15.6가크롬 화합물 

16.납 및 그 무기화합물 17.노말헥산 18.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19.디메틸포름아미드 20.벤젠 

21.이황화탄소 22.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4.트리클로로에틸렌 

25.포름알데히드 26.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27.곡물분진 28.망간 29.메틸렌디페

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30.무수프탈산 31.브롬화메틸 32.수은 33.스티렌 34.시클로헥사논 

35.아닐린 36.아세토니트릴 37.아연(산화아연) 38.아크릴로니트릴 39.아크릴아미드 40.알루미늄 

41.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42.용접흄 43.유리규산 44.코발트 45.크롬 46.탈크(활석) 47.톨루엔 
48.황산알루미늄 44.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

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8 원심기

    액체ㆍ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제외

     -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등 제외

9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10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
성형기는 적용

      -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반응형 사출성형기, 압축ㆍ이송형 사출
성형기,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블로우몰딩
(Blow Molding) 머신 등 제외

11
고소

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
하여 적용 

   -  테일 리프트(tail lift),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농업용 고소작업차 등 제외

  안전검사 대상 및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2호)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일부 발췌)



87  안전검사 대상 및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2호)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일부 발췌)

연
번

검사
대상 사진 검사대상 범위

12 컨베이어

     재료ㆍ반제품ㆍ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ㆍ체인ㆍ롤러ㆍ트롤리ㆍ
      버킷ㆍ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컨베이어 시
스템 내에서 벨트ㆍ체인ㆍ롤러ㆍ트롤리ㆍ버킷ㆍ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항만법, 광산
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ㆍ체인ㆍ롤러ㆍ트롤리ㆍ버킷ㆍ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
장치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 ㉷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스태커
(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 

13
산업용 
로봇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최대 동작영역(툴 장착면 또는 설치 플랜지 wrist plates 

기준)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 이 경우 설비는 밀폐되어 로봇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점검문 등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개방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ㆍ하ㆍ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 이 경우 투입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점검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 이 경우 출입문에는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고,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을 닫아도 바로 재기동이 되지 않고 별도의 기동

      장치에 의해 재기동되는 구조에 한한다.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
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방책이 
설치된 구간에는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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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ㆍ

비치ㆍ교육

•  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법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  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법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법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시행규칙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관련 법령

점검 포인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게시ㆍ비치했는지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작성 
및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ㆍ포장에 표지 부착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법 제104조(시행규칙 

별표18)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

‘화학물질’이란? 원소와 원소 간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질

‘제조’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혼합 등을 하는 것

‘수입’이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
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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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 20 50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으로 양도·
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다)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받지 못해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한 경우

(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양도·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라)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
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10 20 50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제공하는 자가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Check Box

표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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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 포인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대체자료)으로 적을 수 있다.

     -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제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 제156조제2항) 물리ㆍ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ㆍ화재 시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 제110조
제1항의 각 호

물질안전보자료 
작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ㆍ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ㆍ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에 관한 기준 제10
조제1항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수행 업무

Check Box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제출 법 제113조제1항제1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관련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확인서류의 제출

법 제113조제1항제2호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관련 대체자료 기재 승인, 
연장승인 또는 이의신청

법 제113조제1항제3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제출 의무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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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농약(농약관리법)   

3.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비료(비료관리법)   

5.사료(사료관리법)     6.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7.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식품 및 식품첨가물(식품위생법)     9.의약품 및 의약외품(약사법)   

10.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11.위생용품(위생용품 관리법)   

12.의료기기(의료기기법)   

12의2.첨단바이오 의약품(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화약류(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폐기물(폐기물관리법)     15.화장품(화장품법)   

16.1부터 15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포함)   

17.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변경된 경우

Check Box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변경된 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

법 제111조제2항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변경된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
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

법 제111조제3항

<대체 명칭 및 대체 함유량을 사용할 수 없는 물질>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
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관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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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며, 유해성ㆍ
      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ㆍ게시할 수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및 갖춰야 
하는 장소

Check Box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관리 포인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ㆍ제공받은)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

  전산장비에 게시 및 갖춰 두는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급근로자가 전산장비를 
이용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ㆍ관리

1.  전산장비는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가동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노출 포함)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

3.  관리 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해 게시
     *  법 제1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8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

상물질 관리 요령

 
    -  건설공사, 임시ㆍ단시간 작업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대신해 게시 및 갖춰둘 수 있음(단,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Check Box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시행규칙
제168조제1항

 

표 3-33

표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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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포인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해 물질안전
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를 명확히 
나타내야 함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경고표지

작성 예시

Check Box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

경고표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명칭(제품명)      2.그림문자        3.신호어

4.유해ㆍ위험 문구    5.예방조치 문구   

6.공급자 정보

타 법령에 따른 경고표시 갈음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 2, 4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

 

명칭 메틸 알코올(CAS No.67-56-1)

 그림
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ㆍ위험
문구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삼키면 유독함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흡입하면 유독함                                   

…

예방조치
문구

열ㆍ스파크ㆍ화염ㆍ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보호구(보호장갑ㆍ보호의ㆍ보안경ㆍ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시오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으시오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

공급자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052-000-0000)

    -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도 및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 제공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표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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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시기ㆍ

내용ㆍ방법 등

Check Box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함(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그룹별 교육 가능
-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해 보존

시행령 
제169조제2항, 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주요 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시행규칙 별표5

 

표 3-36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등

화학물질정보 검색

   접속방법: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

   접속방법: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홈페이지

    (https://msds.kosha.or.kr/MSDSInfo)

안전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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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ㆍ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

  작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물질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용기 및 포장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유의사항

- 용접봉, 페인트, 경유ㆍ등유, 오일류 등 

-  상기 물질들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이 포함된 대상화학
물질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이소프로필 알코올(CAS No. 67-63-0)을 함유하고 있는 청소용 세척제, 톨루엔(CAS No. 108-88-3)을 
함유하고 있는 시너(thinner), 황산암모늄(CAS No. 7783-20-2)을 담은 용기, 포장에도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용 제품

-  이산화티타늄(CAS No. 13463-67-7)을 함유하고 있는 분체 도료, 인산(CAS No. 7664-38-2)을 함유
하고 있는 보일러 청관제, 산화에틸렌(CAS No. 75-21-8)을 함유하고 있는 부동액이나 계면활성제, 
용접봉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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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5조(작업환경 측정)

•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 •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보고)

•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 측정방법) •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 측정 주기 및 횟수)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4호) : 작업환경 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8호)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관련 법령14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2종)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작업장 내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누락 확인 여부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인자에 대한 
   측정 주기 조정 및 관리 적정성 여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 포인트

작업환경측정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측정 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 50 10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 작업환경 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Check Box

표 3-37



97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한다.

   ➊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기화합물,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92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관리 포인트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만 해당)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분진에 관한 작업

환경 측정만 해당)

✔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제외 작업장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에 
규정된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의 정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1)

유해인자 세부 내용

화학적 
인자

(183종)

• 메탄올,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이황화탄소 등 유기화합물 114종
• 구리, 니켈, 망간, 납, 카드뮴 등 금속류 24종
• 황산, 질산, 불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등 산 및 알칼리류 17종
• 염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포스겐 등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 크롬산 아연,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등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 금속가공유 1종

물리적 
인자 
(2종)

• 소음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

• 고열 (안전보건규칙 제558조)

분진 
(7종)

•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목재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석면 분진 등 7종

기타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정의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제2호, 제190조 제1항 각 호, 제190조 제2항 단서, 제241조 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허가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고용노동부 고시(제 2020-44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안전 Tip

표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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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확인
작업환경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및 서류 보존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측정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유해인자 
취급공정 파악

사업장 직접 실시*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 가능

측정 주기 준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과보고서 제출

(위탁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 5년간 보존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 포함)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  사업장에서 직접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시

**  작업환경측정기관 검색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작업환경

     측정기관 지정 현황

안전 Tip

안전 Tip 작업환경측정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정의

     •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1.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2.디아니시딘 및 그 염 3.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4.베릴륨 및 그 화합물  5.벤조트리클로라이드 6.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7.염화비닐  8.콜타르피치 휘발물 

  9.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크롬산 아연(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O-톨리딘과 그 염 12.황화니켈류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1.디니트로톨루엔    2.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3.디메틸포름아미드 

       4.2-메톡시에탄올    5.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6.벤젠  

       7.1,3-부타디엔     8.1-브로모프로판    9.2-브로모프로판    10.사염화탄소  

       11.스토다드솔벤트    12.아크릴로니트릴    13.아크릴아미드    14.2-에톡시에탄올  

       15.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16.에틸렌이민    17.2,3-에폭시-1-프로판올 등 36종

       * 별표상에 ‘특별관리물질 및 해당 조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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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 단, 다음의 경우에는 측정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관리 포인트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경우

-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 작업환경측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➊  시행규칙 별표21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➋    시행규칙 별표21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1년에 1회 이상(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제외)

   ➊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➋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➌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 제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보존한다. 다만 시료 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 포함)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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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포인트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에게 알려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

해야 함(위탁 실시한 경우, 위탁 기관에서 설명 가능)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서류는 3년간 보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허가대상 유해

물질,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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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의 
설치 •  법 제128조2(휴게시설의 설치)

•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관련 법령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
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여부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점검 포인트

관리 포인트

•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

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

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Check Box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산안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 1. 전화상담원  2. 돌봄 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 경비원  7. 건물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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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28°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

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ㆍ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

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제4호의 기준

Check Box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102



10316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의 종류별 실시 시기 및 대상에 따른 
 실시 여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건강진단 결과의 법정 보존기간 준수 여부

점검 포인트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실시 시기ㆍ주기 및 대상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
 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ㆍ
  설비의 설치ㆍ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관리 포인트

•  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시행규칙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 시행규칙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 시행규칙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 시행규칙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8호)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관련 법령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5 10 15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 300 3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건강진단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Check Box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

표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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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절차

대상 근로자 선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 의뢰

건강검진 관련 
서류 보존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 통보

사후조치 관리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건강진단기관 
선정ㆍ의뢰

건강진단기관에서 
검진 실시 후 결과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보

유소견자 작업전환 및 
시설ㆍ설비 개선 등

건강검진 결과 서류 5년간 보존
(전산입력된 자료 포함)

단, 고용부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안전 Tip

  건강진단기관에서 제출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함)를 5년간 
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
진단 결과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한다.

관리 포인트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실시 대상

종류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대상
전체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건강장해 의심 
증상자 또는 

의학적 소견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명령을 받은 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한 해당 유해인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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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정의 및 
실시방법

01  (일반건강진단)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0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0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0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0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0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06  그 밖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02  (특수건강진단)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기관 검색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특수건강진단기관 명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2)

Check Box

표 3-40

유해인자 세부 내용

화학적 인자

(164종)

• 가솔린, 벤젠, 아세톤, 톨루엔 등 유기화합물 109종
• 구리, 니켈, 알루미늄, 주석, 망간 등 금속류 20종
• 황산, 질산, 불화수소, 염화수소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 염소,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불소 등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 크롬산아연, 베릴륨 등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 금속가공유(광물성 오일) 1종

분진 (7종) •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목재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석면 분진 

물리적 인자

(8종)

• 소음, 강렬한 소음, 충격소음 (안전보건규칙 제512조 제1호, 제2호, 제3호)

• 진동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       

• 방사선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 고기압, 저기압
• 유해광선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야간작업 
(2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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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정의 및 
실시방법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시행규칙 별표 2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02조)

 가.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나.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
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결과를 제출받은 경우는 제외

 다.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03  (배치 전 건강진단)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 시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
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04  (수시건강진단)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구
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시행규칙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Check Box
표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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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시행규칙 별표 23)

건강진단 정의 및 
실시방법

 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

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05  (임시건강진단)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Che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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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포인트

17
위험성평가 
실시

관리 포인트   위험성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PDCA[Plan(계획)-Do(실행)-
Check(확인)-Action(조치)]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시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ㆍ위험 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주체가 되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고시에서 명시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함

    -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해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

 
• 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1-43호) :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19호)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관련 법령

위험요인 유해요인

•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부식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

•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 작업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

•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 그 외의 위험요인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인

•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유해요인

•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요인

• 그 외의 유해요인

 

유해ㆍ위험
요인

*  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관련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했는지 여부

  위험성평가 시 작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의 참여 여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우선순위에 의한 조치 및 대책 수립의 적정성 여부

  위험성평가 자료 및 활동 수행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ㆍ보존하는지 여부

표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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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0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ㆍ보건진단

02  공정안전보고서(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함)

0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0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Check Box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사업주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며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

관리 포인트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번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시 고려할 순서

  위험성평가는 최초 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해 실시해야 하며, 최초 평가 
및 정기평가(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 실시)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  수시평가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등 해당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기록ㆍ보존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표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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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개요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 요인으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절차는?   

  ➊  사전 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확정 및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➋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ㆍ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➌  위험성 결정 :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

  ➍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우선순위를 고려해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실행

  ➎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 
요인과 위험성 결정의 내용 등을 포함한 자료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함

사전 
준비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Check Box

표 3-4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0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심사원이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태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지사장이 이를 인정하고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02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이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

           사업주의 사업장과 수급사업주의 사업장 각각 근로자 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0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Check Box

위험성평가 
실시

인정 및 결과 통보
(사업장)

불인정 및 결과 통보
(사업장)

인정

신청

인정심사
(현장심사)

미흡

양호

사업주

인정심사

위원회

사업주 공단 공단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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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관한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http://kras.kosha.or.kr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하고 관리에 필요한 안전ㆍ보건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수적인 콘텐츠를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하는 지원시스템으로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

        - 위험성평가 실시(표준모델 및 체크리스트 방법)

     - 위험성평가 업종별 사례

     -  위험성평가 인정 컨설팅 신청 및 사업주ㆍ
        평가담당자 교육 신청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컨설팅기관 안내 등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 수행

안전 Tip

  

산재예방

요율제란?

Check Box

*  관련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 5, 6(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
하고 이를 제거ㆍ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
실행하는 활동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01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02  적용 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중 보험료 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03  적용방법

 •  사업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이 
있으며, 각각의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  인정 유효기간 및 인하율 

평가 및 교육 인정 유효기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위험성평가 인정 3년 20%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10%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일할계산)

*  사업주가 2개의 재해예방활동 분야(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를 인정받은 경우,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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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요율제란?

Check Box

재해예방활동 
신청

재해예방활동 
수행

보험료율에 
반영

재해예방활동 이행 
여부 확인 및 인정

사업주 사업주 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



11318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

• 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 시행규칙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시행규칙 제46조(확인) 

• 시행규칙 제47조(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의 확인 등) •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50호) :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관련 법령

점검 포인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의 작성 여부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의 설치ㆍ

   이전ㆍ변경 여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른 사후관리 여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작성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ㆍ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Check Bo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제출서류 및 일부 제출 면제사항 등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0, 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관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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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01  아래의 사업 중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제품 생산공정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
류표(2017년 10차 개정)에 따른 
업종으로 세세분류 업종코드
(5자리 코드) 기준

※  적용
     1) 2009.02.01. 이후 적용            
     2) 2014.09.13. 이후 적용

     상기 1)과 2)를 제외한 8개 
     업종은 2012.07.01. 이후 적용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2)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2)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

Check Box

*  주요 구조부분 변경 : 위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➊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되는 경우

   ➋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 설치하는 경우

0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6개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구분 내용

➊ 용해로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➋ 화학

     설비

1)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단, 영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
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
    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특수화학설비란?

표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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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Check Box

구분 내용

➌ 건조

     설비

건조기 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여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➍ 가스집합

    용접장치

용접ㆍ용단용으로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
그램(㎏) 이상인 것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5조, 제428조, 제430조, 제453조, 제471조, 제474조, 
제607조, 제608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

 * 주요 구조부분 변경: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과 관련한 밀폐·
   환기·배기 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가.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
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 단,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 다만, 최근 2년 동안 직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나.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안전

보건규칙 별표16)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

 

안전검사 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유해물질 49종

1.디아니시딘과 그 염 2.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베릴륨 4.벤조트리클로리드 5.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6.석면 7.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염화비닐 9.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크롬광 11.크롬산 아연 12.황화니켈 13.휘발성 콜타르피치 14.2-브로모프로판 15.6가

크롬 화합물 16.납 및 그 무기화합물 17.노말헥산 18.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19.디메틸포름

아미드 20.벤젠 21.이황화탄소 22.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4.트리클로로 에틸렌 25.포름알데히드 26.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27.곡물분

진 28.망간 29.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30.무수프탈산 31.브롬화메틸 32.수

은 33.스티렌 34.시클로헥사논 35.아닐린 36.아세토니트릴 37.아연(산화아연) 38.아크릴로

니트릴 39.아크릴아미드 40.알루미늄 41.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42.용접흄 43.유리규산 

44.코발트 45.크롬 46.탈크(활석) 47.톨루엔 48.황산알루미늄 49.황화수소

➎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

환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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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관리 포인트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자격 및 
관련 교육

구분 내용

자격

1.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2.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3. 제1호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4. 제1호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로 한정)을 졸업 후 해당 분야
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로 한정)을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 

관련 교육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관련 교육과정
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관련 교육과정

 

Check Box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 
단계에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의 부합 여부,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의 
존재 여부 등

관리 포인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0 150 300

Check Box

표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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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절차

심사
절차

사업주 심사
지방고용
노동관서

해당
지자체

안전보건공단(광역ㆍ지역본부, 지사)

공사 착공 중지 및
계획 변경 명령

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부적정 보고 통보

적정ㆍ조건부 적정 보고

제출
(작업 시작 15일 전)

*  제출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  확인일 : 시운전기간 중

확인
절차

사업주

확인안전보건공단(광역ㆍ지역본부, 지사)

개선 확인

적정ㆍ개선권고(조건부 적정)

결과 통보(5일 이내)

조치 요청 (부적정)

일정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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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시행규칙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21호)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법령19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점검 포인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의 보유 설비, 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여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여부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및 확인 시기의 적정 여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유자격자의 작성 여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할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이에 대한 보완 여부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른 이행 여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

•  법으로 정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ㆍ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ㆍ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 제도          

 *  중대산업사고: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공정안전관리(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 사업장의 생산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ㆍ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Check Box



119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50 250 500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0 150 300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 위반 1건당) 10 20 30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 위반 1건당) 5 10 15

Check Box

표 3-47

      *  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해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

    **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Check Box

업종
업종

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질소질 비료 제조만 해당)

203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업종
업종

분류코드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19229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2020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보유 설비

2.  1번 외의 사업장 중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51종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사업주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 포인트

    -  공정안전보고서 적합 통보를 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위험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

표 3-48

*  시행령 부칙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개정규정 적용[시행령 제43조제45조

   (별표 13 관련 부분으로 한정) 및 별표 13]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21년 1월16일부터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2021년 7월16일부터 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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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  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과정 및 일정 참고

관리 포인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란?

•  고용노동부 고시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 제외) 및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해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ㆍ위험물질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다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로서 같은 종류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

다.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Check Box

   

공정안전보고서 
일부 내용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시행령 제45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23조)의 내용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시행령 제45조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안전관리규정(제11조)과 안전성향상계획(제13조의2)을 작성해 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한 것으로 봄

Check Box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내용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자격 및 
관련 교육

구분 내용

자격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3. 제1호 관련 분야 기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4. 제1호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
5.  4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

6.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설비 운영분야
(해당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해ㆍ위험설비 관련 분야에 한함)에서 11년 이상 근무

관련 교육

1. 위험과 운전분석(HAZOP)과정     2. 사고빈도분석(FTA, ETA)과정

3. 보고서 작성ㆍ평가 과정               4. 사고결과분석(CA)과정

5.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과정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

Check Box

표 3-49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1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121유해위험물질 규정량(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13)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 5,000 (저장 : 20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 5,000 (저장 :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

4 포스겐 75-44-5 제조ㆍ취급ㆍ저장 :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7 염소 7782-50-5 제조ㆍ취급ㆍ저장 : 1,500

8 이산화황 7446-09-5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9 삼산화황 7446-11-9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10 이황화탄소 75-15-0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11 시안화수소 74-90-8 제조ㆍ취급ㆍ저장 :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14 황화수소 7783-06-4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

15 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ㆍ취급ㆍ저장 :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55-63-0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제조ㆍ취급ㆍ저장 : 50,000

18 수소 1333-74-0 제조ㆍ취급ㆍ저장 : 5,000

19 산화에틸렌 75-21-8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

20 포스핀 7803-51-2 제조ㆍ취급ㆍ저장 : 500

21 실란(Silane) 7803-62-5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제조ㆍ취급ㆍ저장 : 50,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8014-95-7 제조ㆍ취급ㆍ저장 :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7722-84-1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584-84-9, 26471-62-5 제조ㆍ취급ㆍ저장 : 2,000

26 클로로술폰산 7790-94-5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27 브롬화수소 10035-10-6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28 삼염화인 7719-12-2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29 염화 벤질 100-44-7 제조ㆍ취급ㆍ저장 : 2,000

30 이산화염소 10049-04-4 제조ㆍ취급ㆍ저장 : 500

31 염화 티오닐 7719-09-7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표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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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

32 브롬 7726-95-6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

33 일산화질소 10102-43-9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36 삼불화 붕소 7637-07-2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

37 니트로아닐린 88-74-4, 99-09-2, 100-01-6,29757-24-2 제조ㆍ취급ㆍ저장 :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790-91-2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

39 불소 7782-41-4 제조ㆍ취급ㆍ저장 :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675-14-9 제조ㆍ취급ㆍ저장 :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783-54-2 제조ㆍ취급ㆍ저장 : 2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9004-70-0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94-36-0 제조ㆍ취급ㆍ저장 :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7790-98-9 제조ㆍ취급ㆍ저장 : 3,500

45 디클로로실란 4109-96-0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96-10-6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제조ㆍ취급ㆍ저장 : 3,500

48 불산(중량 10% 이상)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49 염산(중량 20% 이상)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 20,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7664-93-9 제조ㆍ취급ㆍ저장 :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336-21-6 제조ㆍ취급ㆍ저장 : 50,000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  규정량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함)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산업안전
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는다.

  사업장에 갖춰 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한다. 

관리 포인트



123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사업장에 갖추어 둔다(서류 보존 기한 없음).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보완ㆍ이행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 포인트

   

공정안전보고서 
구성 내용

Check Box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 
    평가서

공정위험성평가서(공정 특성을 고려해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해 평가 후 작성)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태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 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업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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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심사 및
확인절차 사업주 안전보건

공단

고용
노동부

• 심사 : 부적정

• 확인 :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➏ 행정조치(필요시)

➎ 확인결과 통보 :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➍ 현장확인 :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➌ 확인신청

➊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착공일 30일 전까지)

심사결과 통보(접수 후 30일 이내)
➋ 결과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 내지 제53조

심사➍접수(가스안전공사) 심사일정 통보➌

보완 요청 보완서류 검토 심사결과 통보

공동

심사절차

심사 신청 ➋➊

보완 요청➎

➓

보완서류 검토➏ 접수(안전보건공단)➐ 심사일정 통보➑ 심사➒

※  공동심사는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 사업주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우선 심사를 한 후, 
공단에서 가스안전공사의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실시하는 심사

   

자체 확인이 
가능한 요건

Check Box
구분 내용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

1. 화공 또는 안전관리(가스, 소방,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분야 기술사
2. 기계안전 또는 전기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3. 화공 또는 안전관리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실무 수행

자제 감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자체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자격 입증 서류 1부
2. 공단이 정한 자체 감사 확인점검표 1부
3.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보완 및 시정계획서 1부

관리 포인트     -  다만,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체 감사(시행규칙 제50조제3호아목)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시기

Check Box
사유 확인 시기

1.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 발생

1개월 이내
※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업장은 공단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관련 법령20
유해ㆍ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ㆍ

취업 제한

점검 포인트   유해ㆍ위험작업에서 법령 이행 여부 및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조치 여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지 여부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
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참조 
: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관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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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함 또는 잠수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서는 안 됨)

• 갱(坑)내에서 하는 작업

•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유해ㆍ위험작업 표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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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포인트

작업명 작업 범위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

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4의2.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
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터널 내에서의 발파작업

장전ㆍ결선(結線)ㆍ점화 및 불발 
장약(裝藥)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처리 업무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
하는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6.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

하여 금속을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가.  폭발 분위기가 조성된 장소
에서의 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별표1에 따른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업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가스용접에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산업
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및 금속제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7.  폭발성ㆍ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폭발 분위기가 조성된 장소
에서의 폭발성ㆍ발화성ㆍ
인화성 물질의 취급업무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
하는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표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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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작업 범위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

 8.  방사선 취급작업

가. 원자로 운전업무

나.  핵연료물질 취급ㆍ폐기업무

다.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ㆍ폐기업무

라.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ㆍ촬영업무

원자력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9.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活線作業)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고압의 전로
(電路)를 취급하는 업무로서

 가.  정전작업[전로를 전개하여 
          그 지지물을 설치ㆍ해체ㆍ점검ㆍ
        수리 및 도장(塗裝)하는 작업]

 나.  활선작업(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을 설치ㆍ

         점검ㆍ수리 및 도장하는 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능사, 철도신호
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설치ㆍ해체 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
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높이 

66미터(m)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안전보건규칙 제256조에 따른 
위험물질 등이 들어 있는 배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업배관기능사보 
이상 및 건축배관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11.  천장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
기능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

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

 •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관리 포인트 •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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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작업 범위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

 13.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컨테이너크레인운전
기능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4.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5.  흙막이 지보공

            (支保工)의 조립 및 
            해체 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깊이 31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6.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 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층 높이가 10미터(m)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관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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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작업 범위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 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
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8.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

            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
개발훈련 이수자 

 3)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9.  롤러기를 사용하여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물질을 취급

          하는 작업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20.  양화장치(揚貨裝置) 
         운전작업(조종석이 설치

         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
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사람

 21.    타워크레인 설치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해체 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2.    이동식 크레인
           (카고크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관리 포인트

* 비고

1.  제21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 자격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에 따른 
교육(144시간)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2.  2021년 7월 15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호의2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

 나. 3개월 이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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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별 
안전작업 방법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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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장 통로 
등에서의 
위험관리  

유해ㆍ위험 요인     작업장 내 원료 입고, 제품 출하공정 등에서 보행자 전용통로 미구분으로 인한 하역운반
기계에 근로자 부딪힘 위험

   통로에 운반대차, 이동식 대차 등의 방치로 인한 부딪힘, 걸려 넘어짐 위험

   통로에 케이블이나 호스 방치로 인한 걸려 넘어짐 위험

    떨어짐 우려가 있는 통로나 계단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통로의 부적절한 조명, 장애물 등에 의한 부딪힘ㆍ넘어짐 위험

    사다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미끄러짐ㆍ떨어짐 위험

    계단에서 통행 또는 청소작업 중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미끄러짐ㆍ떨어짐 위험

    컨베이어 상부나 하부로 이동 중 넘어짐, 하부 회전부에 작업복 등의 말림 위험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8조(조도) • 안전보건규칙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 안전보건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 •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 KOSHA GUIDE(E-148-2015) 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G-85-2015)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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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별 조도기준

Check Box

작업 구분 기준 작업 구분 기준

초정밀 작업 750럭스 이상 보통 작업 150럭스 이상

정밀 작업 30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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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조치사항

  옥내ㆍ외 작업장에서 근로자 통행 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원ㆍ부자재, 가스라인, 
이동전선 등의 정리ㆍ정돈을 철저히 한다.

  컨베이어 등 시설물을 가로질러 가야 할 경우가 빈번한 때에는 가설통로, 건널다리 등을 
설치한다.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중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덮개나 떨어짐 방지용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작업장에서 운행하는 하역운반기계 통로와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야간이나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Lux) 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작업장 내 통로 설치기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한다(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구 기구에 비상용 표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호스, 배관 등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한다.

  작업장의 바닥,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한다.

표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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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식 통로 설치기준

  사다리는 견고한 구조를 가지며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하며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한다.

  폭은 30cm 이상으로 한다.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한다.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경사각에 따른 이동통로 선정기준
  경사로의 설치 가능 구간은 A, B구역이다. A구역은 경사로의 설치를 권장하는 구역
이고, B구역은 미끄러짐 방지조치와 함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의 설치 가능 구간은 C, D, E구역이며 이 중 D구역이 권장하는 구역이다.
  발판사다리 설치 가능 구간은 F, G구역이며 이 중 F구역이 권장하는 구역이다.
  사다리 설치 가능 구간은 H구역이다.

안전 Tip

A, B: 경사로

(A : 권장구역, B : 미끄러짐 방지조치)

C, D, E: 계단

(D : 권장구역)

F, G: 발판사다리

(F : 권장구역)

H: 사다리

90° 75°
60°

45°
38°

30°

20°

10°

0°
A

B

C

D

E

F

G
H

   *  경사로에 필요한 각도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한다.

       ➊  손수레, 휠체어, 기타 인력거는 
최대 3°

       ➋  차량 등 동력 운반차는 
          최대 7°

       ➌  도보용은 최대 20°
            (일반적으로는 최대 10° 권장)

사다리 안전조치사다리식 통로 고정사다리 등받이울 설치

여유길이

60㎝ 이상

등 간격으로 설치

25~30㎝ 

설치각도

75° 이내 

폭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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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대책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한다.

  사다리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판의 물기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작업장 높이에 적합한 사다리를 사용하며 다른 물체를 이용해 사다리를 높이거나 사다리를 
겹쳐 이어서는 안 된다.

  사다리는 출입문 앞에 설치하지 않는다.

이동식 사다리 등 이용 시 안전

 작업 전 이동식 사다리가 놓인 바닥과 사다리의 상태를 점검
 -  평탄ㆍ견고하고 미끄러질 위험이 없는 바닥에 설치

 이동식 사다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하고, 사용 시 안전모를 착용

안전 Tip

보통(일자형 사다리) 신축형(연장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단, 작업발판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3.5m 이하에서 A형 사다리를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여 보호구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

 -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 고소작업대ㆍ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 
한함

  *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 전구 교체작업, 전기통신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1.2m 미만                반드시 안전모 착용

1.2m 이상                반드시 안전모 착용
~                               2인 1조 작업
2m 미만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2m 이상                   반드시 안전모 착용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3.5m 이하                최상부 발판+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3.5m 초과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작업높이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안전작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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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구 및 비상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이 빈번하게 오가는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안전한 근로자 보행용 
출입구를 설치하고, 근로자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충돌을 예방하는 조치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하고,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한다. 특히 출입구에서 
접촉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비상등, 비상벨 등 경보장치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

   계단 설치 시 준수사항

  계단 및 계단참은 제곱미터(㎡)당 5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한다.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한다.

  계단의 폭은 1m 이상으로 하고, 높이가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적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재해 예방대책

1.2m 이상

1m 이상

폭(1m 이상)

1m 이상이면
측면 안전난간
설치

높이 2m 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계단에

적재 금지

출입구  및 반사경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설치 시 준수사항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m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는 제외

안전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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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설치 시 준수사항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기는 경우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방화문인 경우 제외)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안전 Tip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그 사이에 
1.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외

   공장 내 안전통로 확보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흰색 또는 황색으로 도색한다.

  기계ㆍ장비의 구동부는 접근금지 표시와 함께 황색 도색을 한다.

  자재, 장비 적치 시 안전통로를 침범하지 않으며, 출입이 금지된 구역은 임의로 출입하지 
않는다.

  자재는 넘어지지 않도록 적재하고 작업장소와 통행장소를 확실히 구분한다.

공장 내 안전통로 

 



136    옥외 안전통로 확보

  부딪힐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접근금지용 펜스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블록 등 중량물 적치 시 통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시야 사각지대에는 볼록거울 등을 설치하여 시야를 확보한다.

  개구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접근금지용 펜스를 설치한다.

  표식, 표지는 야간에 대비하여 야광형으로 설치한다.

  차량 및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행할 때 과속을 금지한다.

   안전난간의 일반요건 및 구조

  작업자 떨어짐 방지조치로 계단참, 작업면, 발판사다리, 통로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상부난간대는 몸을 지지하기 위해 손으로 잡는 난간의 윗부분의 요소를 말한다.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함께 몸을 지지하고, 손잡이의 파이프 등과 평행하게 위치

되는 난간의 요소 중 일부이다.

  난간기둥은 계단이나 작업면 등의 난간에 고정된 수직 구조요소로 난간의 다른 요소들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이 난간기둥에 연결된다.

  발끝막이판은 난간 바닥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난간 바닥면으로부터 

100㎜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며, 발끝막이판의 틈새는 10㎜ 이하로 한다.

  상부난간대 설치 높이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 이상 지점이며, 상부난간대를 120㎝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며, 120㎝ 

초과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해 예방대책

상부난간대상부난간대

발끝막이판

중간난간대

난간기둥

바닥면

B

B

H

C
h

안전난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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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대책
경사로의 표면에서

90㎝ 이상

상부난간대 높이

120㎝ 이하

상부난간대 높이 1/2

상부난간대 높이 1/2

60㎝ 이내

60㎝ 이내

60㎝ 이내

상부난간대 높이

120㎝ 초과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 지점에 설치한다.

재해 사례 통로ㆍ출입구에서 발생한 재해 사례

• 작업장 청소작업 중 바닥과 신발에 묻은 기름으로 인해 미끄러짐

•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운반하던 중 장애물에 걸려 넘어짐

• 포장작업 후 이동하던 중 이동대차에 걸려 넘어짐

• 작업대를 옮기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있는 호스를 밟고 넘어짐

•  제품을 인력으로 운반하던 중 제품 사이 접지선에 걸려 넘어짐

계단에서 발생한 재해 사례

• 부품 하차를 위하여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넘어짐

• 부재를 탱크 상부로 올려주고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넘어짐

• 물건 출하를 위해 상부에서 로프 결박 후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넘어짐

• 사무실 청소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넘어짐

• 건물 사이를 이동하던 중 비가 와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짐

• 작업을 마치고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져 난간에 부딪힘



138 재해 사례 통로ㆍ출입구에서 발생한 재해 사례

사다리에서 발생한 재해 사례

• 변압기 시험 후 길이가 짧은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다 넘어짐

• 발전기 상부에서 작업을 마치고 수직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짐

•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연삭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떨어짐

• 변압기 인양작업을 위해 인양고리 체결 후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짐

•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사다리가 벌어지면서 떨어짐

재해 발생 원인 •  옥내ㆍ외 통로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 미흡

•  작업장 통로, 계단, 사다리 사용 시 물기 등 위험요소 제거 미흡

•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넘어짐 방지조치 미실시 등

•  근로자에게 필요한 주의 의무나 안전조치 사항 준수 소홀   

•  계단 이동 시 뛰는 등 불안전한 행동 금지,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
하거나 적재 금지, 계단에서는 난간을 잡고 이동, 계단에서 물건 운반 시 충분한 시
야 확보 등

•  작업장 내ㆍ외부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구분하고, 근로자 교육, 
정리ㆍ정돈 등을 통하여 항상 안전한 통로를 유지

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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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로, 출입구 주변, 계단 등에 물기 등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청소작업 등을 하는 
경우 통행 중 주의 표지 게시

•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부착하고, 근로자는 안전난간을 잡고 통행

•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하고,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 
이동식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해 작업용으로 사용

  - 작업높이 3.5m 이하 사용,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준수

•  안전난간 점검 체크리스트

순
번 

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120㎝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가?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 이상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가?

4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5
난간기둥은 상부 및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는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6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과 평행한가?

7
난간은 지름 2.7㎝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하는가?

8 안전난간은 1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는가?

9 난간에 기대거나 밟고 올라서서 작업하지는 않는가?

10 난간 설치 혹은 해체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는가?

  *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재해 예방대책

A형 조절 사다리A형 안전발판 사다리안전발판 사다리



140 •  작업장 통로 점검 체크리스트

순
번 

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작업통로와 보행통로가 구분되어 있는가?

2 작업장 통로에 물, 기름 등의 방치로 미끄러짐 사고 발생의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통로 바닥에 요철에 의한 넘어짐 사고 발생의 위험은 없는가?

4
통로를 통한 보행 또는 운반작업 시 작업자의 시야가 충분하게 확보되고 
있는가?

5 작업장 통로의 조명은 적정한가?

6 통로 측면에 돌출된 부분은 없는가?

7 경사로에서 작업자 보행 이동 시 미끄러질 위험은 없는가?

8 작업장의 통로 간격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9 임시 가설통로에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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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02
양중기 및 
와이어로프

(보조 달기구 포함)

유해ㆍ위험 요인     작동방법(동서남북) 미숙지 및 오인에 따른 오작동으로 인한 작업자 부딪힘 위험

    펜던트 스위치의 오작동 또는 눌림에 따른 오작동으로 인한 작업자 부딪힘 위험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 불량에 의한 인양물 떨어짐 위험
 * 훅 해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안전보건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안전보건규칙 제40조(신호)

• 안전보건규칙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 안전보건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 안전보건규칙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 안전보건규칙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 안전보건규칙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 안전보건규칙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 안전보건규칙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 안전보건규칙 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 안전보건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170조(링 등의 구비) • 안전보건규칙 제385조(중량물 취급)

• 안전보건규칙 제386조(중량물의 구름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388조(사용 전 점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91조(하적단의 간격)

• 안전보건규칙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

• KOSHA GUIDE(M-42-2012) 천장주행 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79-2011) 양중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90-2011)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186-2015)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1-22호)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46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47호)  안전검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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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 요인     와이어로프 절단 또는 체인 파단 등으로 인한 인양물에 맞음ㆍ부딪힘 위험

    줄걸이 작업방법 불량으로 인한 화물에 맞음 위험

    중량물 운반 시 시야 미확보로 인한 보행자 부딪힘 위험

    중량물 운반작업 시 움직임 관성에 의한 중량물에 운전자 부딪힘 위험

    크레인 작업 시 작업 신호 실수로 화물이 구조물 등에 부딪침 위험

    점검ㆍ보수 중 크레인 작동으로 인한 끼임 위험

    크레인 상부 또는 레일, 통로에서 보수ㆍ점검 중 떨어짐 위험

    중량물 운반 작업절차, 작업방법, 작업순서를 정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운전자와 신호수 간 수신호의 의미와 방법을 정하고 작업자 전원이 정확하게 숙지한다.

    작업 시작 전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작업 시작 전 와이어로프, 체인, 섬유벨트, 달기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훅 해지장치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중량물의 종류와 형상에 따라 줄걸이 로프를 선택한다.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화물 인양 시 출입을 통제하고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주행, 횡행 운전 시 급격한 이동을 금지한다.

    신호수와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크레인 운전을 정지한다.

    무선 원격 제어기(리모트 컨트롤러)를 사용한 후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권상용 및 기복용 와이어로프는 달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회 이상 감기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현저한 고열장소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는 철심이 들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차열판을 설치하는 등 150°C 이하에서 사용되는 로프는 제외).

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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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대책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훅 해지장치, 브레이크 등 크레인 방호
장치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기계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된 하중 등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해주는 장치

  ㆍ 정격하중의 1.1배 권상 시 경보와 함께 작동이 정지되고 주행ㆍ횡행 및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불가능한 구조

  ㆍ 사용자가 임의로 전류값을 조정할 수 없도록 외함은 납으로 봉인

  ㆍ 정상 작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램프 등으로 표시

  ㆍ 과부하 시 운전자가 용이하게 경보를 들을 수 있음

  ㆍ 안전인증 제품

 -   (훅 해지장치) 줄걸이 용구인 와이어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등을 훅에 걸고 작업할 때 
임의 이탈을 방지해 주는 장치

  ㆍ 줄걸이 용구를 훅에서 이탈시킬 때에는 해지장치를 힘으로 조작

 -  (비상정지장치) 돌발 사태 발생 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전원을 차단하여 크레인을 
급정지시키는 장치

  ㆍ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작동 중인 동력이 차단됨

  ㆍ 스위치 복귀 시 조작 직전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되어서는 안 됨
     ※ 반드시 운전 조작은 처음의 시동상태에서 시작 

  ㆍ 누름 버튼은 적색으로 머리 부분이 돌출되고 수동으로 복귀되는 타입

 -  (권과방지장치) 하물 권상 시 훅 등의 달기기구가 정해진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로 권상되어 
드럼 등에 부딪히거나 와이어로프(체인)의 파단으로 하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동력을 차단하여 작동을 제동하는 장치

  ㆍ 권과 방지를 위해 자동적으로 전동기의 동력 차단 및 작동 제동

  ㆍ 달기기구 상부와 드럼, 시브, 트롤리 프레임 등 기타 당해 상부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의 
하부와의 간격은 25㎝ 이상(직동식 5㎝ 이상)

 -  (펜던트 스위치 박스 보조와이어) 펜던트 스위치 박스에 접속된 케이블이 꼬이지 않도록 
하거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장치

  ㆍ  케이블과 펜던트 스위치의 접속부에 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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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대책  - (브레이크) 크레인의 주행 및 횡행을 제동(정지)하기 위한 장치

  ㆍ 제동 토크 값은 전동기 정격 토크의 50% 이상이어야 함
  ㆍ 크레인 작동 버튼 해제 후 1~3초 이내에 정지하는 것을 권장

 -  (충돌방지장치) 동일한 주행로에 2대 이상의 크레인을 병렬로 설치하여 사용할 때 상호 
부딪힘 방지를 위해 크레인이 대면하는 끝부분에 설치하여 두 크레인을 접근시켰을 때 
설정된 거리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면서 정지되어 부딪힘을 방지해주는 장치

 -  (레일정지기구) 주행 또는 횡행 레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
  ㆍ 주행 및 횡행 레일에는 양 끝부분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완충장치, 완충재 또는 당해 크레인 

횡행 차륜 지름의 ¼ 이상, 주행 차륜 지름의 ½ 이상 높이의 차륜 정지기구 설치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 시 준수사항

Check Box
•  하물에 적합한 로프 슬링을 선택하여 사용

•  사용하중 초과 금지

•  인양 각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인양 각도에 따른 하중의 변화를 고려한 
사용하중 내에서 사용하고, 인양 각도는 60° 이내

•  로프, 고리부의 열림 각도는 60° 이내

•  사용 전에 점검하고 로프 및 부속 쇠붙이가 폐기 기준을 초과하여 손상된 것은 사용 금지

•  모든 로프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매달 것

•  충격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예각으로 굽히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받침판 사용

•  슬리브가 하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  1줄 매달기를 해서는 안 됨. 부득이 1줄 매달기를 하는 경우 화물의 회전을 방지할 것

•  조여 매달기(초크 매달기)를 하는 경우 깊이 조이지 말 것

•  로프의 비틀림, 굽음은 즉시 수정하여 꼬이지 않도록 조절

•  100°C를 초과하는 온도에서는 사용 금지

•  부식성의 액체나 증기 접촉 금지

•  사용 후에는 깨끗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기름을 발라서 건조한 실내에 보관

•  고정용 와이어로프 슬링을 인양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보조로프 이용1줄 매달기 금지슬리브 하물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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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슬링 사용 시 
준수사항

Check Box
•  메탈 태그 또는 레이블에 표시된 사용하중 범위 내에서 사용

•  사용 후 던지거나 바닥에 방치하지 말 것

•  체인이 비틀거리거나 꼬인 채로 사용 금지

•  짐의 모서리에 체인이 닿을 때는 패드를 대서 물건은 물론 체인도 보호할 것

•  짐은 반드시 훅의 중앙에 매달고 훅 앞 끝에 매달지 말 것

•  체인의 마모 및 신장에 의한 사용한계를 지키고 변형 및 균열이 생긴 것은 사용 금지

줄걸이 요령 및 
줄걸이 방법의 종류

Check Box
•  줄걸이 요령

올바른 
줄걸이방법

Check Box
•  줄걸이 용구 및 보호대

받침대

작은 것들은 
가능한 한 한데 모아 
상자에 넣는다.

보호대
쐐기

 

중심 위치 고려 고리걸이 와이어로프가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3줄 매달기2줄 매달기1줄 매달기

리
치

(L
)

마스터 링크 (L)

결합 쇠붙이

결합 쇠붙이

체인

훅(H)

리
치

(L
)

리
치

(L
)

리
치

(L
)

리
치

(L
)

훅(H)

체인

그래브 훅(G)

체인

마스터 링크(P)

마스터 링크(P)

마스터 링크(P)

결합 쇠붙이

체인

결합 쇠붙이

파운드리 훅(F)

마스터 링크(P)

결합 쇠붙이

훅(H)

중간 링크(Q)



146 Check Box
•  줄걸이 요령

하물이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각이 진 하물은 보호대를 사용한다. 

•  줄걸이 방법의 종류

안전 Tip

 

달기체인 폐기 기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 지름의 감소가 제조된 때의 해당 링 지름의 10%를 초과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   1줄걸이  하물이 회전할 위험이 상존하며 회전에 의해 로프 꼬임이 풀려 약하게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적용 금지

• 2줄걸이  긴 환봉 등의 줄걸이 작업 시 활용         

• 3줄걸이  U자나 T자형의 형상일 때 적합

• 십자(+)걸이  사다리꼴의 형상 등에 적합

1줄걸이 2줄걸이 3줄걸이십자(+)걸이

호이스트 체인 SUS 체인 파단시험 체인 폐기 기준

기준장

5량

늘어난 길이
(5% 초과)

지름의 감소
(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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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Tip

안전 Tip

 

 

샤클의 명칭 및 용도

와이어로프의 구성 및 측정방법

명칭 용도

스크루 핀 타입
샤클(BC, SC)

주로 반영구적인 곳

볼트, 너트 타입
샤클(BC, BB)

가급적 장기적 또는 하중이 
걸려 있는 동안 샤클의 핀이 
회전 또는 움직이는 곳

체인샤클(SC, SB) One-leg에 사용

앵커샤클(BC, BB) Multi-leg에 사용
[BC] [SC] [BB] [SB]

 

안전 Tip

 

벨트슬링 각부 명칭

아이 아이몸체

길이

봉제부 봉제부폭

   양끝 아이형

   엔드리스형

아이 몸체
길이

봉제부

폭

 와이어로프의 구성 

심강
(core)

소선(wire)

가닥(strands)

와이어로프

가닥

심선

소선

심강

 버니어캘리퍼스 와이어로프 측정 방법 

gauge

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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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Tip

 

와이어로프의 손상상태

 

안전 Tip

 

말단부 클립 결속방법

클립 결속 예 클립 예

올바른 취부 방향

잘못된 취부 방향

단조클립 주물클립

재해 사례 인양 중 보조 달기구가 이탈하면서 낙하하는 중량물에 깔림

◦◦중공업에서 재해자가 천장주행 크레인으로 전동기 프레임을 인양하여 하부에서 
가공상태를 확인하던 중, 인양 훅 중 하나가 이탈되면서 낙하하는 프레임에 깔려 사망

 소선의 이탈   스트랜드의 함몰  심강의 불거짐   스트랜드의 이탈 

 국부적인 압착   마이너스 킹크  플러스 킹크   바구니형 부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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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원인 •  중량물을 상승시킨 상태에서 하부에 접근해 작업

•  크레인 사용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 미지정

•  중량물을 매단 상태에서 하부 확인작업 금지(제품 턴오버 또는 전용 지지대 사용)

•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지휘자를 지정,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관리

재해 예방대책

•  크레인 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순
번 

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가?

2 펜던트 스위치는 손상되거나 파손된 곳이 없는가?

3 펜던트 스위치의 버튼과 크레인에 방향 표시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4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였는가?

5 운전자의 시야는 확보되어 있는가?

6 훅 해지장치는 부착되어 있는가?

7 무자격자가 수리ㆍ보수ㆍ정비 작업을 위하여 크레인에 올라가지는 않는가?

8 크레인은 접지가 되어 있는가?

9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 시 정격하중을 준수하는가?

10 달아 올린 중량물 아래로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는가?

11 작업자는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12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지는 않는가?

*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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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걸이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순
번 

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사용 전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2 사용 목적에 적합(예 화학약품 등)한 것을 사용하는가?

3 줄걸이 슬링의 사용하중을 확인하였는가?

4 화물의 날카로운 부분에는 덧댐을 하였는가?

5 화물의 형태에 따른 줄걸이 방법은 적당한가?

6 줄걸이 슬링에 사용하중을 표기하였는가?

7 화물의 무게중심을 확인하고 줄걸이 방법을 선정하였는가?

8 화물의 이동경로를 확인하였는가?

9 화물 보관장소의 공간은 충분한가?

10 줄걸이 용구의 보관장소는 적정한가?

  
*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  슬링로프 점검 체크리스트

순
번 

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주 체인슬링에 마모, 부식, 변형된 부분은 없는가?

2
보조 달기구(섬유벨트 슬링, 와이어로프 등)에 마모, 부식, 변형된 부분은 
없는가?

3 결속부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4 슬링의 단말 고정 상태는 양호한가?

5 슬링로프의 과도한 지름 감소, 소선 절단부는 없는가?

6 안전율을 고려한 중량물 인양에 적합한가?

7 중량물 인양 중 하부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가?

  *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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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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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안전보건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안전보건규칙 제40조(신호)

• 안전보건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 안전보건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 안전보건규칙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180조(헤드가드)

• 안전보건규칙 제181조(백레스트)  • 안전보건규칙 제182조(팔레트 등)

• 안전보건규칙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 안전보건규칙 제184조(제동장치 등) 

• 안전보건규칙 제185조(연결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187조(승강설비)

• 안전보건규칙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 안전보건규칙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26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38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

• KOSHA GUIDE(G-100-2013)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185-201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158-2012) 파렛트 사용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유해ㆍ위험 요인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지게차 전복 시 지게차에 깔림 위험

    지게차 운전 중 통화, 검색 등으로 보행자와 충돌 위험

    지게차와 보행자 통로의 미구획으로 인한 지게차와 보행자의 충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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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의 운행 시 과속, 운전 미숙으로 인한 지게차 넘어짐 위험

    지정속도 미준수로 인한 충돌 또는 화물 쏟아짐 위험

    노면 상태 불량 등으로 운행 중인 지게차 넘어짐 위험

    무자격자의 운행 시 과속, 운전 미숙으로 인한 보행자 부딪힘ㆍ깔림 위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조치 미실시로 인한 작업자 부딪힘ㆍ깔림 위험

    허용하중 초과 적재ㆍ사용으로 인한 맞음ㆍ넘어짐 위험

    급회전 및 적재 화물 무게중심(높이) 부적절에 따른 뒤집힘 위험

    부피가 큰 물체 운반 시 시야 미확보로 인한 보행자 부딪힘 위험

    과도한 적재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보행자와 충돌 위험

    화물의 고정조치 미흡으로 포크에서 떨어지는 중량물에 보행자 맞음 위험

    보조 포크발 체결 불량으로 떨어지는 화물에 보행자 맞음 위험

    후진 운전 시 후방 주시 미흡으로 보행자 끼임 위험

    지게차 키 미분리 시 무자격자 운전 위험

재해 예방대책    지게차

  유자격자가 운전토록 하고 무자격자의 운전을 금지한다.
 전방 및 후방의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운행한다.
 앉아서 조종하는 지게차는 좌석안전띠를 부착하여 착용한다.

유해ㆍ위험 요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화물자동차구내 운반차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등 주행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하역운반기계를 말한다.

전후방 시야 확보 유자격자 전담 운전안전띠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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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대책     운행 정지 또는 종료 시 키를 분리하여 별도 보관한다.
    운전속도를 지정ㆍ게시하고 화물은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한다.
    지게차 운행통로와 작업자 보행통로를 확보하여 구획한다.
    화물 적재로 인하여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유도자를 배치한다.
    주 용도 이외 사용을 금지하고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조등, 후미등 및 백레스트 등을 설치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배치, 출입금지 조치, 제한
속도 지정, 신호체계 등의 안전조치를 한다.

    포크 상승 상태에서 점검하는 경우 포크의 불시 하강에 대비해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한다.

    작업 시작 전 지게차 주요 부분의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항목 점 검 내 용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주차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가속 또는 브레이크 페달이 잘 밟아지는지 여부
• 핸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여부       
• 계기판 표시장치의 손상 유무 등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포크는 하물의 운반에 적당한지 여부
• 포크 부분에 손상(휨, 균열, 마모) 된 곳이 있는지 여부 
• 마스트와 리프트 체인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
• 조종기구(들어 올림, 내림, 기울임, 연결 기구)의 작동이 정상인지 여부
• 실린더 및 호스 등 유압계통에 누유 또는 손상된 라인이 있는지 여부
• 마스트 등에 장착한 볼트에 손상 및 이완, 빠짐이 있는지 여부 등

바퀴의 
이상 유무

• 타이어에 손상된 곳이 있는지 여부
• 공기식 타이어의 경우 마모, 손상 여부와 공기압력이 적당한지 여부
• 볼트, 너트의 헐거움 또는 분실이 있는지 여부 등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경적의 작동 여부
• 전조등(램프), 후미등(램프) 및 브레이크등(램프)의 정상 작동 여부
• 방향지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

기  타

• 엔진 및 브레이크 오일, 라디에이터 유량의 적정 여부(전동타입 제외)

•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충전되어 있는지 여부(전동식 지게차)

• 배터리 전선 연결부의 헐거움 및 전선의 손상 여부(전동식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에 변경, 균열 등 손상된 곳이 있는지 여부
• 좌석안전띠의 설치 상태가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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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지게차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Check Box

•  타이어식으로 들어 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

 * 동력의 종류(디젤, 전동식)에 관계없이 공기식 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조종면허 필요

 

안전 Tip

구분 운전 자격 취득 요건 근거

3톤 이상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지자체에서 면허 신청 
및 발급

건설기계

관리법

3톤 미만

(도로운행이 가능한 지게차)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지자체에서 면허 신청 및 발급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

1)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소지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지게차 운전 자격

안전 Tip

➊ 포크 
➋ 백레스트 
➌ 틸트 실린더 
➍ 마스트 
➎ 전조등 
➏ 조향핸들 
➐ 안전벨트 
➑ 제동장치 
➒ 헤드가드 
➓ 후미등 
 방향지시기 
 후진경보장치  
 카운터웨이트  
 전륜  
 후륜

➌

➎



➍

➋

➊

➏

➑   ➐

➒
➓





   

지게차 구조

표 3-54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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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Tip 지게차의 안정조건

   지게차 포크에 화물을 실을 때 화물이 차체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려는 힘을 전도

    모멘트(M1)라 하고, 차체의 하중에 의해 차체를 안정시키려는 힘을 복원모멘트(M2)라 

한다. 이때 차체가 앞으로 기울면 지게차는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할 수 없다. 차체의 

후부에 균형추 (카운터웨이트, Counter weight)를 부착하여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러므로 복원모멘트가 전도모멘트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M1≤M2)

W 포크 중심에서의 화물의 중량

G 지게차 중심에서의 지게차 중량

a 앞바퀴에서 화물 중심까지의 최단거리

b 앞바퀴에서 지게차 중심까지의 최단거리

• 전도모멘트(화물의 모멘트) : M1=W×a

• 복원모멘트(지게차의 모멘트) : M2=G×b

안전 Tip 사고 예방을 위한 권장 안전장치

   지게차 자동 충돌 방지장치* 및 후방 감시카메라 설치

 *  작업자가 지게차 위험작업 범위 근접 시 운전자에게 경고음 발생, 부딪힘 위험지역까지 접근 시 
지게차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거나 일단 정지시키는 장치

   레이저 라인빔 설치 

 *  지게차 작업 중 위험라인을 레이저로 안내함으로써 작업자의 접근을 차단하여 지게차 부딪힘
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

   지게차 운전석 착석 및 안전띠 착용 감지 및 주행연동 장치 설치

   지게차 전담 운전자 자격 확인 및 일일 점검 체크리스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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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Tip

1. 작성일 2018년 2. 작성자 2020년 3. 작업명 년

4 .작업의 구체적 내용(운반공정 등을 기록) 신규 선임예정자

5. 작업기간 년     월     일(　 　)  ~                 년     월     일(　   ) 6. 작업인원 명

7. 작업시간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8.   화물의 품명 및
     수량

품명 화물의 자세 형상 수량 1개의 중량

9. 화물의 상황 ➊ 높이 쌓임   ➋ 산적(흐트러진 화물)  ➌ 그 외(　       　) 이동시키는 거리(　　　) m

10. 작업지휘자
성   명 직제상의 지위 해당 작업의 경험

(　　　) 년

11. 운전자

성   명 면허 번호 자격 취득일 해당 작업의 경험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12. 지게차의 적재

       능력ㆍ점검상황

차량번호 능력(최대하중) 작업 개시 전 점검 상황 월례 검사 실시일 검사 실시일

양ㆍ부 년    월    일 년    월    일 

양ㆍ부 년    월    일 년    월    일 

13.  팔레트 등의  
점검

중량에 대한 충분한 강도                         갈라진 금ㆍ변형의 유무                        못 등 돌기물의 유무

양ㆍ부                                                      양ㆍ부                                                      양ㆍ부

14. 작업장소

          (필요하면 작업

         도면에 기입)

작업장소의 넓이 ➊ 충분히 넓음      ➋ 넓음       ➌ 약간 좁음     ➍ 매우 좁음

노면 상황 ➊ 포장   ➋ 자갈부   ➌ 비포장  장소구분           ➊  옥내    ➋  옥외    ➌ 옥내외

비탈길 등 경사 유ㆍ무 바닥의 단차 등                         유ㆍ무

주행로 폭 협소 유ㆍ무  높이 제한                          유ㆍ무

주행로 가장자리 위험 유ㆍ무 일단 정지의 필요                     유ㆍ무

장애물 유ㆍ무        밝기        ➊ 밝다 ➋ 보통 ➌ 어둡다(75럭스 이하)

15. 제한 속도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등을 고려한 속도 작업장소의 제한속도 게시 유무

(　　　) ㎞/시 유ㆍ무

16. 유도자
배치 유무 성   명 신호 규정 대피 장소

유ㆍ무 유ㆍ무 유ㆍ무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 양식(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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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Tip 팔레트 및 스키드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

   적재 화물의 중량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  스키드 : 적재물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고정장치. 팔레트와 유사하지만, 앞바퀴가 있는 플랫폼 
형식의 짐대를 구비한 리프트 트럭, 즉 핸드 리프트 트럭 스태커(Stacker), 리프트 트럭(Low 

lift truck) 등을 이용해 들어 올리기 위한 짐대이며 팔레트와 함께 지게차 등 하역기계로 짐을 
운반할 때에 사용하는 짐대를 말함

PTA / PIA PIA 수출용 PET

재해 사례 작업장 내 이동 중 지게차에 부딪힘

재해자가 작업장 내 도로를 횡단하던 중 우측에서 접근하던 지게차에 치여 사망

재해 발생 원인 •  지게차 운전자 시야 확보 미흡
•  보행자 안전통로 미설치  
•  지게차 사내 제한속도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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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운행 시 전ㆍ후방 시야 확보(필요시 유도자 배치)

•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  지게차 사내 제한속도 준수   

재해 예방대책

•  지게차 운반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순
번 

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작업계획서는 작성되어 있는가?

2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후진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3 백레스트 및 헤드가드가 파손되지 않았는가?

4 자격이 있고 지정된 자가 운전하고 있는가?

5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는가?

6 시야를 확보하고 운전하는가?

7 마스트를 뒤로 기울이고 화물을 최대한 낮추어서 운행하는가?

8 작업반경 내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가?

9
운전자 이탈 시 하역장치를 제일 밑으로 낮추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었는가?

10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탑승하지는 않았는가?

11 허용하중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행하지 않는가?

12 작업을 마치면 시동키를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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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안
전
작
업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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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04
컨베이어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업무 등)

• 안전보건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 안전보건규칙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 안전보건규칙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 KOSHA GUIDE(M-101-2012)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132-2012) 스크루 컨베이어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37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47호) 안전검사 고시

유해ㆍ위험 요인     컨베이어의 상판과 벨트의 틈새에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가 신체 일부 끼임 위험

    정비, 수리, 청소 등 작업 시 불시 작동 또는 타 작업자의 오조작으로 인한 말림 위험

    컨베이어 적재물의 떨어짐에 의한 맞음 위험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미설치로 인한 신체 일부나 작업복 등의 말림 위험

    컨베이어 점검 통로에서 떨어짐 위험

    화물이 컨베이어의 주행 구간에서 이탈할 우려가 없도록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한다.

    경사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는 정전이나 전압 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다.

    컨베이어의 동력전달부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한다.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스크루 등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한다.

    컨베이어의 기동 또는 정지를 위한 스위치는 명확히 표시되고 용이하게 조작 가능한 
것으로 접촉, 진동 등에 의해 불시에 기동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어장치 조작실이 지상 또는 외부 상면으로부터 높이 1.5m를 초과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계단, 고정사다리를 설치한다.

    작업 중 접촉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 및 컨베이어의 날카로운 모서리, 돌기 등은 제거
하거나 방호하는 등 위험 방지조치를 한다.

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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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대책     컨베이어를 횡단하는 곳에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 이상 120㎝ 이하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고, 바닥면과의 중간에 중간난간대가 있는 건널다리를 설치한다.

    컨베이어에는 운전이 정지되는 등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컨베이어로의 화물 
공급을 정지시키는 연동회로를 설치한다.

    컨베이어에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작업 위치에서 쉽게 조작 가능한 비상정지
스위치(풀코드 스위치 등)를 설치한다.

    비상정지스위치를 벨트컨베이어 프레임 외부에 설치하고, 여기에 비상줄(와이어로프)을 
연결해서 프레임 측면(바닥면에서 0.6~1.7m 높이)에 설치하여 어느 위치에서도 비상시 
비상줄을 당겨 벨트컨베이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안전 Tip

 

비상정지스위치(풀코드 스위치)

안전 Tip

 

컨베이어 보수 및 교체작업 시 안전수칙

    벨트컨베이어 운전 정지 및 비상정지스위치 조작

    중앙운전실에 연락하여 스위치를 끈 상태임을 확인하고, 현장 스위치의 키를 
뽑아 작업자가 관리

    보수작업 중 꼬리표를 부착하여 제3자가 가동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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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Tip

 

컨베이어 보수 및 교체작업 시 안전수칙

    작업 전 벨트컨베이어를 가동시켜 벨트상의 운반물 제거

  각 기계의 안전커버는 임의 해체하지 말고, 작업을 위해 해체한 경우 작업 종료 후 
원위치시킴

비상정지스위치 현장 Key 스위치 꼬리표

재해 사례 컨베이어 하부 청소작업 중 구동부에 말림

재해자가 단독으로 골재 이송 컨베이어의 하부를 청소하던 중 회귀 아이들러
(idler)*와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끼여 사망

* 벨트의 회귀 면을 지지하는 유동 바퀴(롤러)  

재해 발생 원인 •  컨베이어 회전축 등에 근로자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청소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  회전축 등에 방호덮개, 울 등 설치

•  청소작업 시 컨베이어 운전정지 및 불시 가동 예방조치 실시
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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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비상정지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2 컨베이어의 전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3
컨베이어의 전기장치, 금속부 접지, 전선 피복, 전선 연결 상태 등은 
적절한가?

4
컨베이어의 안전장치인 방호덮개 또는 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이 
정상 작동되고 정상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가?

5
운반물의 떨어짐 위험이 없도록 떨어짐 방지를 위한 가드 및
덮개를 설치하였는가?

6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작업장 주변을 정리ㆍ정돈하였는가?

7 작업 전 컨베이어 벨트 주변의 이물질은 제거하였는가?

8 벨트에 파손된 곳은 없는가?

9 현저한 벨트의 처짐이나 하물의 편중은 없는가?

10 컨베이어에 적재한 운반물의 크기는 적정한가?

11 화물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는 잘 설치되어 있는가?

12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작업자가 지나다니지는 않는가?

13 작업자 임의로 컨베이어 운반속도를 조작하지는 않는가?

*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  컨베이어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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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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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건조설비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등) • 안전보건규칙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 안전보건규칙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 안전보건규칙 제284조(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 KOSHA GUIDE(P-71-2012) 건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유해ㆍ위험 요인     건조 시 발생하는 가연성 증기에 의한 화재 및 폭발 위험

    정전기, 전기히터 등의 점화원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위험

    가스버너에 공급되는 가스의 누출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위험

    떨어지는 건조 대상물에 발 손상 위험

    위험물 건조설비의 열원으로 직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위험물 건조설비가 아닌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 불꽃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 또는 격벽을 설치한다.

    건조설비에 온도계 및 폭압방산구를 적정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한다.

    건조설비(폭발구, 환기장치 등)에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버너 연료계통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가스누설감지기의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건조실 내부 온도제어설비의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전기히터 관련 전기설비의 손상 유무(방폭구조의 부적정성, 절연 손상)를 확인한다.

    건조설비의 열원용 가스버너 또는 전기히터 가동 전 건조실 내부 인화성 증기 배출용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한다.

    건조실 내부 인화성 증기 배출용 국소배기장치의 
 작동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건조 대상물의 낙하를 예방하고 작업 중 
 안전화를 착용한다.

    건조기의 작업순서를 준수한다.

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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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대책 작업순서

• 건조설비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한다(건조 시 발생하는 가연성 증기 배출용).

• 가스버너 또는 전기히터를 가동한다.

• 열풍 송기용 팬을 가동한다.

• 건조설비 내부의 온도가 규정 온도에 도달하는지 확인한다.

•  건조 대상물을 건조설비 내부로 투입한다(일반적으로 트롤리 컨베이어 또는 메시 컨베이어 방식이 많음).

• 건조가 완료된 제품을 회수한다.

재해 사례 건조작업 중 폭발로 발생해 날아온 파편에 맞음

표면 처리한 제품을 에탄올로 세척한 후 건조기 및 항온항습기(히터)를 이용하여 건조
하던 재해자가 항온항습기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항습기 문에 맞아 사망 

재해 발생 원인 •  인화성 액체가 묻은 제품을 항온항습기에 넣고 가열ㆍ건조

•  인화성 증기 배출설비 미설치

•  위험물 건조에 맞지 않은 구조(폭발구 미설치)의 항온항습기 사용

•  인화성 액체(에탄올) 취급작업 시 안전조치 시행

•  건조설비 사용 전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배출

•  건조설비에 폭발구 설치 

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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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사용 전 설비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하고 있는가?

2
발생하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 중 화재ㆍ폭발 위험물질은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고 있는가?

3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4
고온으로 가열 건조한 가연성 물질은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는가?

5 건조설비의 상부나 근접한 곳에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6 건조실 내부 온도측정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7 건조실 내부 자동온도제어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8 건조실 내부 폭발 시 폭발구(방산구)는 정상 작동하는가?

9 배기구의 역화방지기는 정상 작동하는가? 

10 배기덕트의 점검구와 청소구는 정상 작동하는가?

11 화재감지기 및 경보기는 정상 작동하는가?

12 소화설비는 정상 작동하는가? 또 규정된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가?

  *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  건조설비 점검 체크리스트

순
번 

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는 정상 작동하는가? 

2 모든 설비 및 기기는 접지되어 있는가?

3 모든 스위치박스나 배전반은 규격에 적합한 덮개를 사용하는가? 

4 비상전원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가?

  *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  전기설비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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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계ㆍ기구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전기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 접지)

• 안전보건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 안전보건규칙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 안전보건규칙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 KOSHA GUIDE(E-114-2011) 전기작업 시의 작업공간 확보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E-105-2011) 전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E-7-2012)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E-14-2012) 감전 시 응급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E-58-2013) 전기작업용 보호장구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E-88-2011)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E-155-2016) 전기작업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유해ㆍ위험 요인     전기기계ㆍ기구의 절연 파괴 및 접지 미실시로 인한 감전 위험
    분전반, 제어반, 차단기 등의 내부 충전부(부스바 등) 접촉으로 인한 감전, 단락 위험
    분전함의 케이블 인입ㆍ인출 시 정해진 경로를 통하지 않음으로 인한 누전, 단락 위험
    회로도 및 회로명 등을 분전함에 표기하지 않아 오조작으로 인한 감전 위험
    전선 피복 손상으로 인한 감전ㆍ화재 위험
    전기작업 시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감전 위험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분기회로별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한다.

    분전함 내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덮개, 접촉방지판 등을 설치한다.

    배선용 전선은 가급적 중간에 접속 연결 부분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기계ㆍ기구의 절연 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ㆍ관리한다.

    작업 시작 전 스위치, 플러그, 피복 상태, 접지선 등 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작업 전 전원 스위치를 넣을 때는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스위치나 개폐기 앞에서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성 물질의 보관, 취급 및 사용을 금지한다.

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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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대책     젖은 손 또는 물기가 있는 장갑 등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선은 가능하면 통로상에 설치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통로에 설치할 경우 방호덮개를 
씌운다.

    금속제 외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접지한다. 

    전원 플러그가 손상되어 충전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분전반에는 회로도, 회로명, 사용전압 및 지정된 책임자를 표시한다.

    설비 정비 또는 보수 시 잠금장치(Lock-out)를 설치하고 꼬리표(Tag-out)를 부착하여 타인에 
의한 불시 전원 투입을 방지한다.

    분전반 등 전기설비의 주위에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한다.

    코드의 접지선 임의 절단을 금지하고, 접지가 가능한 플러그를 사용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전동공구는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공구를 사용한다.

 전선의 임의 배선을 금지하고 반드시 누전차단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에 연결한다. 

주차단기 분기차단기 누전에 따른 차단기 동작 순서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 누전에 대한 보호기능 없음

배선용 차단기 누전차단기

•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누전은 분기차단기가, 과부하 및 
  과전류는 배선용 차단기가 차단
   (겸용 누전차단기는 주차단기와 보호 및 협조 필요)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 누전 시에 주차단기 동작, 주차단기에 연결된 
   전체 회로 차단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
• 누전 시 분기회로 및 주차단기 중 1개 작동

• 주차단기와 분기차단기의 보호 및 협조 필요

접지 포함 3극 콘센트, 플러그 방수형 콘센트 누전차단기 부착 콘센트

표 3-55차단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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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종류

단자
접지부

전원
스위치

보호용
커버

테스트
스위치

경보장치

전압
트립장치

절연
배리어

전
원

부
하

변압기

누전부분

영상변류기

수신부

부저ㆍ벨 등

1 i1

i2
2

E2

ic

누전차단기 구조

•  전기기계ㆍ기구 및 전선의 주요 누전 발생 요인

    -  전원 연결부 등에 겨울철 결빙현상 발생 및 물기ㆍ습기 등의 유입

    -  설비 조립 및 체결 상태 불량이나 전원 연결부가 느슨해지는 현상

    -  기계ㆍ기구에 부착되거나 전원 인출 시 사용한 전선 피복 손상

    -  전기기계ㆍ기구 장시간 사용 시 분진 및 이물질 등에 의한 절연 열화

주요 누전 발생 요인 및 누전차단기

•  누전차단기

안전 Tip

안전 Tip 이동식 전기기기의 점검

구분 점검 사항

사용자 
육안점검

➊  케이블 및 확장 리드선 외피의 손상      ➋  플러그의 손상

➌  케이블 및 확장 리드선 내의 접속부 상태

➍  케이블이 플러그 또는 이동식 전기기기에 들어가는 부위의 고정 및 접촉 상태

➎  이동식 전기기기 외부 케이싱의 손상, 부품 및 나사의 풀림 상태

➏  이동식 전기기기의 오염 상태     ➐  과열 여부

전문가 
육안점검

➊  사용자 육안점검 사항     ➋  이동식 전기기기 내의 적정 퓨즈 사용 상태

➌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도전부가 보호접지도체에 접속된 이동식 전기기기(이중

절연 구조가 아닌 금속형 이동식 전기기기)인 경우 접지선의 연결 상태

➍  이동식 전기기기 본체 및 플러그 내 손상, 과열 또는 액체나 이물질의 침투 여부

표 3-56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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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Tip 이동식 전기기기의 점검

구분 점검 사항

측정기기에 
의한 점검

➊ 전원의 정확한 극성

➋ 퓨즈의 적정 설치

➌ 이동식 전기기기 외함 및 케이블 등의 절연 상태

➍ 해당 이동식 전기기기가 환경에 적합한지 여부

재해 사례 수리작업 중 충전부에 접촉해 감전 
직원식당에서 싱크대 수도관 누수 수리 및 수전 설치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멀티콘센트 
전선 손상으로 노출된 충전부로 인해 누전된 싱크대에 접촉하여 감전돼 사망 

재해 발생 원인 •  전선의 피복 절연 상태 불량
•  접지 미실시
•  누전차단기 연결 없이 임의로 전기선 배선

•  전선이 손상된 경우 절연 성능이 있는 신규 전선으로 교체

•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통해 접지될 수 있도록 
접지선을 연결

•  전기선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하여 사용

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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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차단 용량의 과전류 보호
장치를 사용하는가?

2 노출된 충전부에 작업자의 신체가 직접 접촉될 위험은 없는가?

3 전기설비 자체 금속제 외함에 접지가 되어 있는가?

4 전기기계ㆍ기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없는가?

5 작업자가 젖은 손으로 충전부를 조작하지는 않는가? 

6 전기기계ㆍ기구의 전선 피복 절연상태는 양호한가?

7 전원 연결 플러그 사용 시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없는가?

8 전기기계ㆍ기구 내부 절연 파괴 시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없는가?

9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상 작동하는가?

10 충전부 임의조작 금지를 위한 시건장치는 되어 있는가?

11
개폐기 취급 시 오조작 방지를 위하여 전기단선도 및 회로명을 
표기하고 있는가?

  *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  전기기계ㆍ기구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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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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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계ㆍ기구 
취급작업 안전

유해ㆍ위험 요인     전기기계ㆍ기구 접지 미실시의 경우 절연 파괴 등 전류 누설 시 감전 위험

    분전반, 제어반, 차단기 등 내부의 충전부(부스바 등)에 접촉 시 감전 또는 단락 사고 위험

    분전함에 케이블을 인입하거나 인출할 때 정해진 경로를 통하지 않는 경우 누전 또는 
단락 사고 위험

    분전함에 회로도 및 회로명 등의 미표기에 따른 오조작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

    전선 피복 손상으로 인한 감전, 화재 위험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전기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 접지)

• 안전보건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 안전보건규칙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 안전보건규칙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 KOSHA GUIDE(E-7-2012)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E-88-2011)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E-104-2011) 전기설비 설치 시 환경ㆍ사용조건평가 등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E-105-2011) 전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E-114-2011) 전기작업 시의 작업공간 확보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E-100-2021)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재해 예방대책    일반 관리사항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접지한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재해를 방지한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하지 않는다.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는다. 

  개폐기에는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하고 동선·철선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불량이거나 고장 난 전기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배선용 전선은 가급적 중간에 접속 연결 부분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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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대책    분전반 관리사항

  외함에 회로도 및 회로명, 사용전압 및 책임자를 표시한다. 

  분전함 문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취급자 외 조작 금지” 표지를 부착한다. 

  부스바(동판)에 코팅 또는 열수축튜브 등으로 절연처리를 하고, 아크릴판 또는 금속제 
보호판으로 충전부를 보호한다. 

  전원 케이블 인입ㆍ인출 시 외함의 지정된 곳에 뚫린 구멍을 통하여 실시하고, 케이블 
그랜드 등 전용부속품으로 케이블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설비 정비ㆍ보수 시에는 잠금장치(Lock-out)를 하고, 꼬리표(Tag-out)를 부착하여 타인에 
의한 불시 조작을 예방한다.

분전반 관리 잘못된 사례

분전반 상부 노출배선용 차단기 거꾸로 설치 누전차단기 미설치

분전반 덮개 탈락충전부 노출 전원차단기 미경유

폐쇄형 외함 또는 
감전방지용 
절연덮개 설치 장소

Check Box

전동기, 발전기, 변류기, 
교류아크용접기, 전등, 
변압기, 축전기, 배전반, 
분전반, 접속기, 개폐기, 

제어기 등의 외함 

❶ 전기기계·기구

배전반, 분전반, 
접속기, 개폐기, 

제어기 등의 단자부

❷ 단자부

모든 충전부. 
다만, 도전체 또는 도체 
부분 등 충전부의 노출이 

불가피한 전열기의 발열체, 
아크로, 용접기 등의 

전극은 제외

❸ 노출·충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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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판 설치(예) 배전반도어형 설치(예) 수배전반 큐비클

분전반 등 충전부 방호조치

   누전에 의한 감전 예방을 위한 접지 장소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ㆍ금속제 외피 및 철대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 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
될 우려가 있는 장소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고압(1,500V 초과 7,000V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000V 초과 7,000V 이하의 교류전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비접지 방식의 전로, 이중절연 구조의 기기를 사용할 때 또는 절연대 위에서 사용할 때는 접지 
생략 가능

전기기계ㆍ기구의 접지

기기 외함 접지도어 본딩 접지용도별 표찰부착(예)접지 부스바

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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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접지계통도

    모든 접지선은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대지의 접지봉과 연결되어 연속성이 확보되게 접속

안전 Tip

전기기계ㆍ기구 외함

부스바

터미널 
러그 사용

분전반

주배전반

접지봉,  메시 등 

   누전차단기 설치방법

  전동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등 금속 부분은 누전차단기를 접속한 경우
에도 접지해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기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상운전 
시 누설 전류가 적은 소용량 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설치할 수 있다.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는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락 보호 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설치한다. 

 누전차단기의 영상변류기에 서로 다른 배선이나 접지선이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서로 다른 중성선이 누전차단기 부하 측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한다. 

 중성선은 누전차단기 전원 측에 접지하고, 부하 측에는 접지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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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차단기 설치 시 고려사항

  배전반의 누전차단기는 전기 방식 및 극수, 보호 목적, 차단 용량, 배선용 차단기와의 
보호 및 협조를 고려하여 선정, 설치한다. 

 
주요 누전 발생 요인 및 누전차단기
    전원 연결부 등에 겨울철 결빙 현상 및 물기·습기 등의 유입 
    설비 조립 및 체결 상태 불량이나 전원 연결부가 느슨해지는 현상 
    기계·기구에 부착되거나 전원 인출 시 사용한 전선 피복 손상 
    전기기계·기구 장시간 사용 시 분진 및 이물질 등에 의한 절연 열화

안전 Tip

누전차단기 종류

  전
원

부
하

변압기

누전부분

영상변류기

수신부

부저ㆍ벨 등

1 i1

i2
2

E2

ic

단자
접지부

전원
스위치

보호용
커버

테스트
스위치

경보장치

전압
트립장치

절연
배리어

누전차단기 구조

 
누전에 따른 차단기 동작 순서안전 Tip

주차단기 분기차단기 누전 시 차단기 동작 순서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 누전에 대한 보호 기능 없음 

배선용 차단기 누전차단기

•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누전은 분기차단기가, 과부하 및 
과전류는 배선용 차단기가 차단(겸용 누전차단기는 주차단기와 

보호 및 협조 필요)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  누전 시에 주차단기 동작, 주차단기에 연결된 전체 회로 차단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
• 누전 시 분기회로 및 주차단기 중 1개 작동 
• 주차단기와 분기차단기의 보호 및 협조 필요

표 3-57



176    누전차단기 설치 시 고려사항

  누전차단기를 배전반에 설치할 때는 전원 측에 주차단기를 개로(open)시킨 상태에서 한다. 

  한전에서 공급된 전원이 아닌 자체 발전기에 의한 비접지 방식의 전로인지 확인한다. 

  누전차단기를 개로시킨 상태에서 설치하고, 설치 후에는 누전차단기를 작동시켜 폐로 
(close) 상태를 유지한다. 

  누전차단기에 명시된 전원 측과 부하 측을 확인하고 연결한다. 

  배전반 내 설치 시 먼지, 빗물 등이 배전반에 들어가지 않도록 전선 인입구 등을 밀봉한다. 

재해 예방대책

   과전류차단기 설치방법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한다. 

  차단기, 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ㆍ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토록 한다. 

Check Box

과전류 및 
과전류차단장치

•  과전류    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 단락사고 전류, 지락사고 전류를 포함한다.

전기회로에서의 단락 전기회로에서의 지락

•  과전류차단장치

 차단기, 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變成器)를 말한다.

전력 퓨즈퓨즈 과전류계전기배선용 차단기 계기용 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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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작업 방법

  작업 전 전원 스위치를 넣을 때는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스위치나 개폐기 앞에서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성 물질의 보관, 취급 및 사용을 금지한다. 

  젖은 손 또는 물기가 있는 장갑 등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선은 가능하면 통로상에 설치하지 말고, 통로에 설치할 때는 방호덮개를 씌운다. 

  금속제 외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접지한다. 

  전원 플러그가 손상되어 충전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고장 수리” 및 “위험” 등의 표찰이 걸려 있는 경우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재해 예방대책

 
감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안전 Tip

    우선 감전된 재해자를 만지지 않는다.

    주위를 관찰해 전원에 계속 접촉돼 있다면 고무장갑, 플라스틱, 마른 나무 등 전류가 
흐르지 않는 비전도 물건을 이용해 전원을 차단한다. 

    재해자를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시킨 후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괜찮은지 물어보고,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박임, 
신음소리 등으로 반응을 확인한다. 

    반응 확인과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호흡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반응이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만약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 확인한다. 호흡과 맥박이 정지

했거나 약한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178
안전 Tip

 

감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양쪽 유두 사이 중앙 흉골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대며 가슴이 약 5㎝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2회 한다. 압박 시

에는 하나, 둘, 셋 하고 소리를 내어 세어가며 규칙적으로 한다. 

    환자가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 

    호흡과 심장이 회복된 후에는 화상에 대한 처치를 한다. 화상을 입은 부위(전류의 

   입구와 출구 부위)는 몸의 심부까지 충분히 차게 해 주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재해 사례 • 변압기 시험실에서 전기를 넣는 케이블을 옮기던 중 감전

• 내전압시험기 전원이 미차단된 상태로 케이블을 정리하던 중 합선으로 감전

• 초고압변압기 시험을 위해 상부 부싱에 접근하던 중 유도전류에 의해 감전

• 변압기 부하시험을 하던 중 다른 개폐기를 차단하고 단자에 접촉해 감전

• 변전실에서 차단기 교체작업 중 부스바 쇼트에 의한 아크로 인해 화상

재해 발생 원인 •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  절연장갑 등 절연보호구 미착용

•  작업에 적합한 안전발판 미설치 

•  전기기계ㆍ기구의 점검, 유지ㆍ보수 등을 위해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
할 때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 해당 전로 차단

•  충전 여부를 검전기 등으로 확인한 후 수행

•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전기작업을 할 때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  설비 상단 등 높이가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적합한 
전용 작업발판을 설치해 사용

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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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차단 용량의 과전류보호
장치를 사용하는가? 

2 노출된 충전부에 작업자의 신체가 직접 접촉할 위험은 없는가? 

3 전기설비 자체 금속제 외함에 접지가 되어 있는가? 

4 전기기계ㆍ기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없는가?

5 작업자가 젖은 손으로 충전부를 조작하지는 않는가? 

6 전기기계ㆍ기구의 전선 피복 절연 상태는 양호한가?

7 전원 연결 플러그 사용 시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없는가? 

8 전기기계ㆍ기구 내부 절연 파괴 시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없는가?

9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상 작동하는가?

10 충전부 임의 조작 금지를 위한 시건장치는 되어 있는가? 

  *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  전기기계ㆍ기구 취급작업 안전 체크리스트



180 08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유해ㆍ위험 요인     소음 발생원 격리 또는 저소음 설비로의 미대체로 고소음에 지속 노출 위험

    소음의 원인 및 특성 등에 대한 주파수 분석 미실시로 소음을 이해하지 못함

    소음작업 시 청력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발생 위험

    청력보호구 착용방법 미숙지 및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착용 시 소음성 난청 발생 위험

    에어건 등의 분사능력을 높이는 경우 고소음 발생 위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한 직업병 발생 위험

    필요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 체류 
 또는 휴식 시 장해 발생 위험

    진동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장시간 작업 시  
말초혈액순환 장해 발생 위험

    진동공구 사용 시 진동방지 장갑 미착용으로 
 인한 말초혈액순환 장해 발생 위험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정의) • 안전보건규칙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 안전보건규칙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 안전보건규칙 제520조(진동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 안전보건규칙 제521조(진동기계·기구의 관리)

• KOSHA GUIDE(M-37-2012) 작업장 내 기계 소음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51-2012) 작업장의 소음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W-23-2016) 작업장에서의 소음 측정 및 평가방법

• KOSHA GUIDE(H-61-2012) 청력 보존 프로그램 수립 시행 지침

• KOSHA GUIDE(H-7-2012)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지침

• KOSHA GUIDE(H-160-2014) 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KOSHA GUIDE(M-40-2012) 펀치프레스의 소음저감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18-2012) 동력프레스의 소음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31-2012) 손과 팔의 진동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H-177-2015)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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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의 특성을 파악(주파수 분석 등)하여 소음의 발생 특성을 이해한다. 

    소음 발생원을 격리하거나 저소음 설비로 대체한다. 

    청력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방법을 교육한다. 

    소음 발생 지역에 체류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는 진동방지 장갑을 착용한다. 

    진동공구의 손잡이는 고무 등 진동을 차단 또는 감소시켜줄 수 있는 재질로 교체한다. 

재해 예방대책

안전 Tip 올바른 귀마개 착용법

01 

말기: 
귀마개 전체를 접어줌

02

귓바퀴를 당김: 
반대쪽 손으로 머리 위에서 
귓바퀴를 부드럽게 위쪽과 
뒤쪽으로 당김

03

삽입: 
귀마개를 귓구멍에 집어 
넣은 후 귀마개가 다 펴질 때
까지 누름

04

귀마개 끝부분이 귀주(귓구멍의 튀어

나온 부분)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됨

그림 3-6



182 재해 사례 고소음 공정에서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발생

자동차 부품인 브이벨트를 제작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온 재해자가 기계에 고무 
원료를 투입한 뒤 가열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배출 소음, 다수의 프레스 소음 
등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음

재해 발생 원인 •  장기간 소음에 노출

•  청력보호구 착용 미흡   

•  소음 발생원을 격리하거나 밀폐하여 소음원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작업 시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착용 철저

•  귀마개, 귀덮개 등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방법 숙지·실천  

재해 예방대책

순
번 

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작업장 소음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는가?

2 소음평가 결과는 기록하고 보관하는가?

3 120dB(A)을 초과하는 충격 소음에 노출되는가?

4 작업자에게 개인별 청력보호구가 지급되는가?

5
노출 기준 초과 소음에 대하여 공학적 또는 관리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6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소음 수준, 영향 및 증상, 
보호구 착용방법 등을 교육하는가?

7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 청력보호구 착용 표지를 부착하였는가?

8
청력 손실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작업 전환조치를 하였는가?

*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  소음 및 진동 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09
근골격계질환

유해ㆍ위험 요인   사이클 타임이 짧은 조립 및 검사 등의 작업에서 
목, 어깨, 팔, 팔꿈치, 손목, 손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목, 허리, 손목 등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중립자세를 벗어나거나 중력에 반하는)로 용접, 검사 
등 작업의 장시간 수행 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정의) • 안전보건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안전보건규칙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 안전보건규칙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 안전보건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안전보건규칙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664조(작업조건)

• 안전보건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안전보건규칙 제666조(작업자세 등)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2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방법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7호)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40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 KOSHA GUIDE(H-9-2018)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지침

• KOSHA GUIDE(M-39-2012) 작업장 내에서 인간공학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46-2012) 들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G-54-2012) 모니터 작업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H-65-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KOSHA GUIDE(H-66-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지침

• KOSHA GUIDE(H-68-2012)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 KOSHA GUIDE(H-174-2015) 영상표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환경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35-2012) 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45-2012) 들기작업 및 인력 운반 작업 시 보조기구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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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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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운반, 제품 운반, 작업공구 들기 및 비틀기 등 손 또는 허리를 이용하여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부품 조립 또는 끼우기 등에서 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경우 손에 압점이 
생겨 혈액순환 장애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톱, 엔진커터(Engine cutter),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등을 
맨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구로부터 일정한 지점에 진동이 전달되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수완진동증후군 발생 위험

  중량물 취급 시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서 든다.

  물건을 잡을 때는 지렛대의 원리와 같이 최대한 물건을 몸에 가까이 붙여서 잡는다.

  작업 시작 전, 점심시간 등 긴 휴식을 취한 뒤, 중량물 취급 직전 등에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의 
긴장을 완화한다. 

  중량물 들기 및 내리기, 운반하기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이동식 대차 등 중량물 운반 보조
설비를 활용한다. 

  설비가 작업자의 신체 사이즈와 맞지 않는 경우 작업발판 또는 높낮이 조절 작업대를 설치
하여 작업지점을 근로자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한다. 

  중량물을 들어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지게차, 에어밸런스 등 중량물 운반설비를 최대한 
활용한다. 

   무거운 물건은 2인 1조로 무게중심을 맞춰서 같이 들어 무게의 부하를 나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의자 등을 제공하여 신체의 무게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 

  물건을 상자에 담는 경우 손잡이가 있는 상자를 선택하고, 손잡이가 없는 경우에는 무게를 
나누어 담아 운반한다. 

  단순 반복작업 또는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취하는 작업 등은 로봇, 컨베이어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자동화 설비로 대체한다. 

  과도한 인력의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기계의 힘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방식을 변경한다. 

유해ㆍ위험 요인

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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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Box •  근골격계질환 관련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요약표

근골부담작업 해당 근골부담작업 비해당

신설 사업장

최초 정기 수시 수시

기존 사업장 근골 질환자변경(작업ㆍ설비ㆍ환경)

제656조

1년 이내 3년마다 지체없이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
제657조 5명(10%)

10명

노사이견

고용노동부 고시방법

결과

면담, 인간공학적 조사, 증상설문조사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징후 및 증상 유무

유해성
주지

의학적
조치

근골
징후

제660조

제661조

제658조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

작업환경 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제659조

제662조

필요시

중량물 들어올리기작업 특별조치

중량물의 제한제663조 안내표시/보조도구제665조작업/휴식제664조 들기 자세제666조

그림 3-7



186 Check Box •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

반복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 
신체접촉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초

부
담
작
업

작업량
(1일)

4시간
이상

총 2시간
이상

총 2시간
이상

총 2시간
이상

총 2시간
이상

총 2시간
이상

총 2시간
이상

총 10회
이상

총 25회
이상

총 2시간
이상

총 2시간
이상

작업
속도

신체부위 손, 손목
손, 손목, 
목, 어깨, 
팔꿈치

손, 팔꿈치 목 또는 
허리

무릎
한 손의 
손가락

한 손 허리
허리, 
어깨, 팔

허리 손, 무릎

작업장
구조

(작업조건)

집중적
같은 
동작

손(머리 위)

팔꿈치
(어깨 위, 
몸통에서 

돌림, 몸통 뒤)

지지되지 
않은 상태, 
임의 자세
변경 불가

쪼그리고
앉거나 
굽힘

지지되지
않은 상태

지지되지
않은 상태

무릎 아래, 
어깨 위, 
팔을 뻗어

작업
강도

키보드, 
마우스 
조작

반복 자세 유지 구부림
또는 들기 자세 유지

1kg 이상 
집기,

2kg 이상 
쥐기

4.5kg
이상 들기 
또는 쥐기

25kg
이상 
들기 

10kg
이상 
들기 

4.5kg
이상 
들기 

반복 충격

단
위
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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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Tip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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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별지1)안전 Tip

조사일시 조사자

부서명

작업공정명

작업명

작업 설비 � 변화 없음     � 변화 있음(언제부터                                                                                                 )

작업량 

� 변화 없음     � 줄어듦(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작업 속도 

� 변화 없음     � 줄어듦(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업무 변화 

� 변화 없음     � 줄어듦(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유해요인조사표(제4조 관련)

가. 조사 개요

나. 작업장 상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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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

작업내용(단위작업명) :

1)

1)

1)

다. 작업조건 조사(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사)

1단계 : 작업별 주요 작업내용(유해요인 조사자)

2단계 :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근로자 면담)

작업부하(A) 점수 작업빈도(B) 점수

매우 쉬움 1 3개월마다(년 2~3회) 1

쉬움 2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에 1회) 2

약간 힘듦 3 자주(1일 4시간) 3

힘듦 4 계속(1일 4시간 이상) 4

매우 힘듦 5 초과근무 시간(1일 8시간 이상) 5

단위작업명 부담작업(호) 작업부하(A) 작업빈도(B) 총점수(A×B)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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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Tip

작 업 명 근로자명

         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에 대한 원인분석(*<작성방법> 유해요인 설명을 참조) 

단위작업명 부담작업(호)

유해요인 발생 원인 비고

3 단계 : 유해요인평가

단위작업명 부담작업(호)

유해요인 발생 원인 비고

사진 또는 그림 사진 또는 그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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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별지2)안전 Tip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제4조 관련)

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칙적인(한 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 게임 등 컴퓨터 관련 활동   � 피아노, 드럼펫 등 악기 연주   � 뜨개질, 붓글씨 등  

 � 테니스, 축구, 농구, 골프 등 스포츠 활동   � 해당 사항 없음

 2.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 거의 하지 않는다   � 1시간 미만   � 1-2시간 미만  � 2-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3.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해당 질병에 체크)

     (보기 : � 류머티스 관절염   � 당뇨병   � 루프스병   � 통풍   � 알코올중독)

     � 아니요    � 예(‘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 완치      � 치료나 관찰 중)

 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로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이 있습니까?

 � 아니요  � 예

 (‘예’인 경우 상해 부위는?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5. 현재 하시는 작업의 육체적 부담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전혀 힘들지 않음    � 견딜만함    � 약간 힘듦    � 힘듦     � 매우 힘듦

성    명 연    령  만                    세

성    별  � 남    � 여 현 직장경력               년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부                    라인

                                   작업(수행작업)
결혼 여부  � 기혼    � 미혼

현재하고 있는 작업
(구체적으로)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년                     개월째 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분씩                   회 휴식  

현 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년                      개월 동안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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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
  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예(“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통증 부위 목
(        )

어깨
(        )

팔/팔꿈치
(        )

손/손목/손가락
(        )

허리
(        )

다리/발
(        )

1. 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개월 미만  
 1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개월 미만    
 1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개월 미만  
 1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개월 미만  
 1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개월 미만  
 1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개월 미만  
 1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보기 참조)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보기>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

    하셨습니까?

 6개월에 1번
 2-3개월에 1번
 1개월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6개월에 1번
 2-3개월에 1번
 1개월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6개월에 1번
 2-3개월에 1번
 1개월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6개월에 1번
 2-3개월에 1번
 1개월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6개월에 1번
 2-3개월에 1번
 1개월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6개월에 1번
 2-3개월에 1번
 1개월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5. 지난 1주일 동안

    에도 이러한 증상

    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6.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 사항 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 사항 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 사항 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 사항 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 사항 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 사항 없음
 기타(           )

유의사항

 -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직접 읽어보고 문항을 체크합니다.
 - 증상조사표를 작성할 경우 증상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증상조사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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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순번 평가문항 예 아니요

반복성

1 반복되는 작업의 종류가 있는가? 

2 반복되는 작업을 대체할만한 공구 등이 있는가? 

3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 근로자의 작업 순환이 가능한가? 

4 정기적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휴식시간 안배가 적절한가? 

부자유스러운 
작업자세

5 작업자들이 불편한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가?

6 작업자들이 허리나 목을 굽히거나 젖힌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는가? 

7 작업 중 목과 허리가 비틀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가? 

8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가? 

9 작업을 주로 서서 수행하는가? 

과도한 힘 
(중량물 취급) 

10 무거운 부품이나 장비들을 직접 드는 경우가 있는가? 

11 모든 짐 꾸러미나 운반 도구에는 알맞은 손잡이가 있는가? 

12 작업장 내에 정확한 무게(㎏)를 모르는 제품이나 물건이 있는가? 

13
불편한 자세로 들기 작업이 이루어지는가? 
예) 몸에서 멀리 든다거나, 무릎 아래 또는 어깨 위에서 들기 작업이 이루어지는가? 

14 작업장 내 취급하는 중량물(5㎏)에 대한 유해성의 주지가 이루어졌는가? 

15 접촉 스트레스 또는 진동을 유발하는 작업이 있는가? 

16 공구(때리는 공구 제외) 무게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17 수공구의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18
미끄러지거나 꽉 조이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나 적절한 마찰이 
있는 손잡이 수공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19 정기적으로 수공구의 검사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작업환경 

20 운송 및 운반 통로가 방해물이 없고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는가? 

21
작업영역의 구획을 지정하여 자재 및 제품의 이동 필요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

22 작업 공간은 일하기에 충분한 크기인가? 

23 주로 사용하는 작업장의 높이는 적절한가? 

* 본 점검 항목은 참고용이므로 사업장 특성(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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