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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지난 1995년 대구가스폭발사고와 1997년말 IMF로 인해 지하시설물 전산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대규모 실업자의 구제대책 일환으로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이 본격화되었다. 국가GIS 구축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

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다양한 문제를 효과

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GIS감리 체계를 도입하여 사업 추진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검토하여 사

전에 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구축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응용시스템의 적

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관리 및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효과

를 증진시키고자 하 다.

이 연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수행한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감리에 대한 

종합 보고서로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결과물들을 모으고, 그간의 GIS감리 활동

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발전적인 GIS감리를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감리 효과의 결과로 사업관리, 인력관리, 조사‧탐사 및 DB

구축, 시스템 개발 등 사업전반에 걸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개

선사항을 지적함으로서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발주기관, 사업추진기관, 감리기

관 별로 지적된 해결과제는 향후 GIS구축사업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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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감리제도의 도입과, 감리인 양성, 적정 감리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민

간감리의 활성화, GIS감리 기준 및 지침의 지속적인 제정‧보급체계의 마련 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제안들은 향후 GIS감리 제도화에 의해 각종 공공GIS사업

에서 감리를 수행할 때 유용한 정책제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그 동안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계속적으

로 관련 연구를 발전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2002년 12월

원장 이 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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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H A P T E R
개    요

1.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개요

1)사업 배경

본 사업은 1998년 당시 경제구조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인력과 고학력 미

취업자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되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사업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중 고용창

출효과가 가장 클 뿐 아니라, 시설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매설상태가 복잡하며 관

리주체별 시설물도면 및 대장자료의 정비가 미흡하여 전산화가 시급한 당면과제

로 부각되어 왔다.

1995년 국가GIS사업 1단계 계획에 의거,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계획이 수립되

었으나 사업규모 및 투자소요가 막대하여 초기에는 사업추진이 부진하 다. 이

후 1995년 대구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

되었으며, 1997년말 IMF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의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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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 목적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대규모 실업인력을 고용하여 실업난 완화에 기여하고, 

상‧하수도 시설물의 단계적인 전산화로 지하시설물 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함

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관련업무의 신속처리, 시설투자의 효율증대, 대민 서비스

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

또한 경제구조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인력과 고학력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

하여 정보화 SOC인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중 고용 창출효과가 큰 지

하매설물전산화사업(상수도, 하수도 전산화 구축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고용

창출 증대 및 정보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78개 도시 중 사업파급 효과를 기준으

로하여 선정된 12개 도시의 상‧하수도 관련업무를 단계별로 전산화하여 지하시

설물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가스‧통신‧전력‧송유관‧난방열관 

등의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시설물 관리 기반을 조성한다.

지하시설물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업무의 신속 처리, 

예산절감 및 효율적 투자의 효과,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하

시설물 관련 기초자료의 일제정비, 현장탐사 실시, 전산화 관리로 인한 지하시설

물 위치파악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나아가 단기 전산 업무 교육과정(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 요원)을 통해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기초 전문 기능 인력을 

다수 양성하여 IMF체제이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전문인력 수요에 대처하고 UIS구축사업의 인력수요를 충당한다.

3)추진 경위

1995년 국가GIS사업 1단계 계획에 의거, 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계획이 수립되

었으나 사업규모 및 투자소요가 막대하여 초기에는 사업추진이 부진하 다.

1995년 대구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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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1997년말 IMF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의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본 사업은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19개 거점도시를 대상으

로 1단계(1998년∼2001년)가 진행되었다.  1998년 사업은 정통부 정보화촉진기금

으로 10개 도시가 사업을 착수하 고, 1999년 사업은 행자부 실업대책기금으로 

17개 도시가 사업을 추진하 으며, 2000년 사업은 건교부 일반예산으로 18개 도

시가 추진하 다.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의 연도별 추진개요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연도별 추진개요

구    분 1998년 사업 1999년 사업 2000년 사업

사 업 명 1998년 정보화근로사업 1999년 공공근로사업 2000년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

총사업비

270억원
(국  비 : 150억원       
지방비 : 120억원)

302억원
(국  비 : 151억원       
지방비 : 151억원)

258억원
(국  비 : 129억원     

  지방비 : 129억원)

국고재원 정통부 정보화촉진기금
행자부

실업대책기금
건교부 일반예산

대상지자체

10개 지자체 17개 지자체 18개 지자체

서울, 울산, 고양, 원주, 
청주, 전주, 여수, 포항, 

창원, 제주

1998년 참여지자체
(포항제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수원, 부천, 

시흥, 천안

1999년 참여지자체
(창원제외) + 대전

사업내용 10,849㎞ 9,430㎞ 4,152㎞

성과확보
사업관리, 감리, 검수
지원연구, 성과심사 감리, 검수, 성과심사 사업관리, 감리, 검수, 

성과심사

사업기간 1998.10.23 ∼ 1999.9.30 1999.4 ∼ 2000.12 2000.2∼2002.8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한국전산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전담기관 국토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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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 기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은 1995년 지하시설물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 고, 1996년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필요한 표준 품셈을 제정하 으며, 1997년 

4월 지하시설물관리체계 시범사업을 완료하 다. 1998년 정보화근로사업(지하시

설물도 전산화)을 시작으로 하여 1999년 공공근로사업(지하시설물도 전산화), 

2000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으로 연속하여 진행되었다.

1998년 10월 23일부터 1999년 9월 30일(11개월)까지의 기간동안 1998년 정보

화근로사업(지하시설물도 전산화)이 추진되었으며, 1999년 공공근로사업(지하시

설물도 전산화)은 1999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그리고 2000년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은 2000년 2월부터 2002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추진되었다.

3차에 걸쳐 추진된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기

간을 구분해보면 다음 <표 1-2>, <표 1-3>, <표 1-4>와 같다.

<표 1-2> 1998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기간

지 자 체 사 업 수 행 기 간

서 울
상 수 1999.2.25 ∼ 1999.9.30
하 수 1998.12.28 ∼ 1999.9.30

울  산 1998.12.22 ∼ 1999.9.30
고  양 1999.1.30 ∼ 1999.9.30
원  주 1998.12.30 ∼ 1999.9.30
청  주 1998.12.30 ∼ 1999.9.29
전  주 1998.12.21 ∼ 1999.8.21
여  수 1998.12.29 ∼ 1999.8.24
포  항 199812.29 ∼ 1999.9.30
창  원 1999.1.14 ∼ 1999.9.10
제  주 1999.1.25 ∼ 1999.9.24

국토연구원

(감리, 검수)

1998.12.23 ∼ 1999.9.30(검수사업자)

1998.10.23 ∼ 1999.9.30(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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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1999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기간

  지 자 체 사 업 수 행 기 간

서 울

상 수 1999.01.05 ∼ 1999.12.30

하 수 1999.06.26 ∼ 2000.06.25

부  산 1999.12.30 ∼ 2000.12.29

대  구 1999.11.11 ∼ 2000.06.07

인  천 1999.07.12 ∼ 2000.01.11

광  주 1999.07.02 ∼ 2000.04.23

울  산 1999.05.20 ∼ 2000.01.19

고  양 1999.10.11 ∼ 2000.01.31

수  원 1999.06.03 ∼ 2000.02.22

부  천 1999.07.23 ∼ 2000.040.6

시  흥 1999.06.10 ∼ 2000.02.29

원  주 1999.10.09 ∼ 2000.01.16

청  주 1999.10.20 ∼ 2000.02.28

천  안 1999.04.07 ∼ 1999.12.07

전  주 1999.08.31 ∼ 2000.02.29

여  수 1999.070.8 ∼ 2000.02.07

창  원 1999.11.19 ∼ 2000.05.16

제  주 1999.08.31 ∼ 20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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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2000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기간

지 자 체 사 업 수 행 기 간

서 울 시 2000.8.7∼2001.11.6

부 산 시 2000.12.22∼2001.12.31

대 구 시 2000.8.7∼2001.2.26

인 천 시 2000.3.31∼2001.4.30

광 주 시 2000.10.7∼2001.5.9

대 전 시 2000.12.29∼2001.8.25

울 산 시 2000.4.7∼2001.1.31

고 양 시 2000.8.28∼2001.4.21

부 천 시 2000.8.30∼2001.7.31

수 원 시 2000.7.28∼2001.2.23

시 흥 시 2000.8.21∼2001.4.20

원 주 시 2000.7.19∼2000.12.25

청 주 시 2000.10.10∼2001.6.12

천 안 시 2000.12.15∼2001.8.14

전 주 시 2000.9.26∼2001.2.19

여 수 시 2000.6.14∼2001.2.13

포 항 시 2000.7.11∼2001.2.5

제 주 시 2000.8.7∼20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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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업비

연도별로 추진된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의 총사업비는 다음의 <표 1-5>와 

같으며, <표 1-6>, <표 1-7>, <표 1-8>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요된 비용을 1998년

도, 1999년도, 2000년도 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5>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1998년 사업 1999년 사업 2000년 사업

총사업비 270 302 258

국    비 150 151 129

지 방 비 120 151 129

<표 1-6> 1998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지 자 체
사 업 비

국 비 지 방 비 계

계
11,352
14,636 11,711 23,063

26,347

서 울

상 수 1,343 1,343 2,686
하 수 664 664 1,328
계 2,007 2,007 4,014

울  산 2,250 2,250 4,500
고  양 2,141 2,500 4,641
원  주 500 500 1,000
청  주 927 927 1,854
전  주 1,146.4 1,146.4 2,292.8
여  수 277 277 554
포  항 871 871 1,742
창  원 295.6 295.6 591.2
제  주 937 937 1,874
국토연구원

(감리, 검수)

1,000 - 1,000
2,284 -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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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1999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지 자 체
사 업 비

국 비 지 방 비 계

계 16,059.5 14,718.5 30,778

서 울

상 수 5,152 3,672 8,824

하 수 780 919 1,699

계 5,932 4,591 10,523

부  산 3,100 3,100 6,200

대  구 272 272 544

인  천 900 900 1,800

광  주 600 600 1,200

대  전 - - -

울  산 400 400 800

고  양 289 289 578

수  원 680 680 1,360

부  천 678 678 1,356

시  흥 500 500 1,000

원  주 200 200 400

청  주 750 750 1,500

천  안 183.5 183.5 367

전  주 271.5 271.5 543

여  수 483.5 483.5 967

포  항 - - -

창  원 220 220 440

제  주 600 6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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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2000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지 자 체
사 업 비

국 비 지 방 비 계

계 12,948 17,447 30,395

서 울 시 1,644 1,644 3,288

부 산 시 2,318 2,318 4,636

대 구 시 300 300 600

인 천 시 672 4,531 5,203

광 주 시 323 323 646

대 전 시 300 300 600

울 산 시 640 640 1,280

고 양 시 570 570 1,140

부 천 시 712 1,352 2,064

수 원 시 750 750 1,500

시 흥 시 630 630 1,260

원 주 시 504 504 1,008

청 주 시 705 705 1,410

천 안 시 500 500 1,000

전 주 시 400 400 800

여 수 시 260 260 520

포 항 시 800 800 1,600

제 주 시 920 9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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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추진 체계

(1) 1998년 정보화근로사업(지하시설물도 전산화)

①총괄기획 및 관리

본 사업은 1998년도 정보화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하시설물도전산화

사업으로서 사업의 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총괄업무를 담당하 으며, NGIS체

계상 사업관리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사업계획수

립, 관련지침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 다.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부 및 건설교통부의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

들이 사업대상지역을 현지 출장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실업인력 고용상황을 점검

하 다.

②예산편성 및 집행

본 사업은 정보통신부가 확보한 국고(정보화촉진기금)를 사업시행대상 11개 

주관기관에 지급하여 시행하는 국고지원사업에 해당하며, 예산편성은 전국 79개 

도시 중 본 사업의 수행도시로 선정된 11개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시

설물 전산화대상 사업량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적정 배분하 으며, 지방비 

: 국고 = 50 : 50비율로 사업비를 조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하 다.

③사업시행

정보화근로사업은 정보통신부와 협약관계를 맺은 한국전산원이 전담기관(총

괄)의 역할을, 재출연 받은 국토연구원이 사업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 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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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사업전담기관(국토연구원), 주관기관(지자체), 주관사업자가 계약당사자

로 3자 계약체결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림 1-1> 1998년 정보화근로사업(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추진체계

출연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국토연구원

(전담기관)

추진협의회

검수사업자

지자체

(11개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1 주관사업자 2 주관사업자 10

협약

(2) 1999년 공공근로사업(지하시설물도 전산화)

1998년 정보화근로사업에 이어 추진된 1999년 공공근로사업 사업비 조달방법

은 지방비 : 국고 = 50 : 50 비율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1998년도 사업과 

동일하나 사업시행은 전년도 사업과는 달리 <그림 1-2>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서 직접 시행하는 체계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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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999년 공공근로사업(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추진체계

주 관 사 업 자

성과확보 전문기관

(국토연구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지  방  자  치  단  체

(3) 2000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2000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은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의 형태에서 벗어나 

일반사업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2000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추진체계

주 관 사 업 자

감리기관

(국토연구원...)

건 설 교 통 부

지 방 자 치 단 체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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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업 내용

(1)지방자치단체별 계약업체

① 1998년도 사업

1998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을 수행한 업체는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1998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자체별 계약업체

지 자 체
계  약  업  체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서 울
상 수 서울시 직 삼성SDS(시스템 개발)

하 수 (주)한국공항 (주)경화ENG, (주)한국지중정보

울  산 쌍용정보통신 중앙항업(주)

고  양 현대정보기술
한국공항, 삼부기술, 일도, 청강, 삼아항업, 

GIS인터네셔날

원  주 상지대학교 (주)공간기술정보, (주)한일ENG, (주)미래기술단

청  주 (주)유니세크 충청측량(주), 지혜엔터프라이즈, 형산ENG, 
삼부기술(주), 범아ENG

전  주 SK씨엔씨 범아엔지니어링, 삼양데이터시스템, 유니세크

여  수 (주)한국공항 (주)일도엔지니어링, (주)삼부기술

포  항 SK씨엔씨 포스데이타, 범아엔지니어링

창  원 (주)한국공항 (주)덕성

제  주 삼성SDS(주) (주)성경기술공사, (주)우보전산, 자바정보기술(주)

KRIHS

(검수)

LG 전자 (주)한국펜지아

국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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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99년도 사업

1999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자체별계약업체는 다음 <표 1-10>과 같다.

<표 1-10> 1999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자체별 계약업체

지자체
계약업체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서 울
상 수 서울시 직 삼성SDS(시스템 개발)

하 수 한국공항(주) (주)경화ENG, (주)한국지중정보

부  산 삼성SDS(주) 한국공항(주), 세광정보시스템(주), (주)세일기술단

대  구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주)유신코퍼레이션, (주)대경GSM, 

(주)정우엔지니어링

인  천 LG-EDS 중앙항업

광  주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주)욱일지정, (주)대창ENG

대  전 - -

울  산 쌍용정보통신 중앙항업(주)

고  양 현대정보기술
한국공항, 삼부기술, 일도, 청강, 삼아항업, 

GIS인터네셔날

수  원 SK씨엔씨 범아엔지니어링, 유니세크, 한양엔지니어링

부  천 효성데이터시스템(주) 삼부기술(주), (주)욱일지정

시  흥 효성데이터시스템(주) 중앙항업, 형산개발ENG(주)

원  주 상지대학교 공간기술정보(주), (주)한일ENG, (주)미래기술단

청  주 (주)유니세크 충청측량(주), 삼성지도, 지엔웹, 삼부기술(주), 
하이컴

천  안 (주)중앙항업 -

전  주 SK씨엔씨 범아엔지니어링, 삼양데이터시스템

여  수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주)중앙항업, (주)하이테크, (주)인텍

포  항 - -

창  원 한국공항(주) -

제  주 삼성SDS(주) (주)성경기술공사, (주)우보전산, 자바정보기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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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0년도 사업

2000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을 수행한 업체는 다음 <표 1-11>과 같다.

<표 1-11> 2000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자체별 계약업체 

지자체
계약업체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서울시 한진정보통신(주) (주)경화ENG, (주)한국지중정보

부산시 삼성SDS(주) 한진정보통신(주), 세일기술(주), 세광정보통신(주)

대구시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주)대경지에스엠, (주)정우ENG, (주)유티세크, 

(주)바투ENG, 대진기술정보(주), (주)대구종합정보센터

인천시 (주)LG-EDS 중앙항업(주)

광주시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주)욱일지정, (주)대청ENG

대전시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주)대림정보시스템, 

(주)한국빅텍-

울산시 쌍용정보통신(주) 중앙항업(주)

고양시 (주)일도ENG 삼부기술(주), 삼아항업(주), 청강ENG(주)

부천시 (주)LG-EDS 중앙항업(주), (주)한조ENG, (주)진우GDS

수원시 SK씨엔씨(주) (주)범아ENG, (주)한양건설ENG

시흥시 (주)LG-EDS 삼아항업(주)

원주시 상지대학교 (주)미래기술단, 공간기술정보(주)

청주시 삼성SDS(주) 한진정보통신(주), (주)충청측량, (주)하이컴

천안시 중앙항업 삼성지도

전주시 한진정보통신(주) 삼성SDS(주), (주)인화ENG

여수시 (주)범아ENG 한솔정보기술(주), (주)하이테크ENG, (주)인텍

포항시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포스데이타(주), (주)오주에스넷, (주)코리아퍼스텍, 
(주)이 텍, (주)정우ENG, (주)범아ENG, (주)삼부기술, 

(주)유티세크, 한진측지

제주시 삼성SDS(주) (주)범아ENG, 자바정보기술(주), (주)한국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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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별 사업내용 및 목표량

① 1998년도 사업

1998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은 정보화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

으로서 실업인력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전담기관인 국토연구원

에서 고용한 인력을 포함시켜 연인원 420,877명, 상시인원 2,535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 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물 조사‧탐사 2,300㎞  DB구축 3,356㎞ 하수도 시설물 조사

‧탐사 1,647㎞  DB구축 3,546㎞를 전산화하 으며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은 7개 

지자체 총 345본을 개발하 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사업전담기관으로서 지자체 지원사업을 수행하 다.

◦검수/감리 등 품질확보

◦지원연구(기술응용연구/학술연구)

◦취업자 및 강사교육

◦홍보물제작(CD ROM TITLE, HOM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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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1998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사업물량 및 고용인원

(단위 : ㎞, 본, 명)

       구분

 지자체

사 업 물 량

시스템 

개발

규모

실직자 

고용인원

업체 

고용인원

총 

용인원

상 수 도 하 수 도

조사/

탐사

DB

구축

조사/

탐사

DB

구축

계 2,345 3,535 1,566 3,465 425 351,158
358,650

41,945
62,227

393,103
420,877

서울

상수 400 400 - - 82 - 126 126

하수 - - 316 1,525 - 21,163 7,019 28,182

계 400 400 316 1,525 82 21,163 7,145 28,308

울 산 265 265 631 631 - 74,439 12,692 87,131

고 양 561 561 - 690 95 76,064 6,737 82,801

원 주 80 80 75 75 15 15,401 4,194 19,595

청 주 - - 436 436 60 34,962 - 34,962

전 주 403 537 - - 75 41,051 3,280 44,331

여 수 212 212 - - - 10,887 3,021 13,908

포 항 144 1,200 - - 3 34,000 110 34,110

창 원 - - 108 108 20 9,286 1,316 10,602

제 주 280 280 - - 75 33,905 3,450 37,355

KRIHS

(검수)

2,307 3,363 1,658 3,557 - - 20,282 20,282

230 336 166 356 - 7,492 - 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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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99년도 사업

19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하시설물도전산화 

사업으로서 상수도 시설물 조사‧탐사 9,859.5㎞  DB구축 10,198.3㎞, 하수도 시설

물 조사‧탐사 2,525.6㎞  DB구축 2,816.6㎞를 전산화하 다. 그리고 상‧하수도 관

리시스템은 7개 지자체 총 345본을 개발하 다. 국토연구원은 성과확보기관으로

서 구축된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모색하 으며 감리‧검수를 수행하 다.

<표 1-13> 1999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사업물량 및 고용인원

(단위 : ㎞, 본, 명)

      구분

지자체

사 업 물 량
시스템 

개발

규모

실직자 

고용인원

업체 

고용인원

총

고용인원
상 수 도 하 수 도

조사/

탐사

DB

구축

조사

/탐사

DB

구축

계 9,859.5 10,198.3 2,525.6 2,816.6 832 473,697 151,988 625,685

서울

상수 7,555 7,555 - - 184 181,692 12,420 194,112
하수 - - 411 702 - 29,275 6,951 36,226
계 7,555 7,555 411 702 184 210,967 19,371 230,338

부 산 720 720 1,186.6 1,186.6 41 - 100,162 100,162
대 구 84 84 - - - 11,600 1,619 13,219
인 천 - - 550 550 320 33,848 - 33,848
광 주 125 125 217 217 - 20,973 4,210 25,183
대 전 해 당 없 음 - - - -
울 산 45 45 103 103 - 11,475 1,331 12,806
고 양 100 100 - - - 11,737 1,755 13,492
수 원 170 270 - - 69 23,637 3,427 27,064
부 천 205 285 - - 45 24,782 4,046 28,,828
시 흥 110 125 - - 60 17,383 4,563 21,946
원 주 34.5 34.5 58 58 - 8,324 931 9,255
청 주 115 248.8 - - 20 27,374 450 27,824
천 안 75 75 - - - 12,240 1,080 13,320
전 주 53 53 - - 33 7,970 1,360 9,330
여 수 200 200 - - - 18,336 3,017 21,353
포 항 해 당 없 음 - - - -
창 원 98 98 - - - 10,783 1,266 12,049
제 주 170 180 - - 60 22,268 3,400 2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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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0년도 사업

본 사업은 건교부 일반예산으로 18개 지자체가 추진하 으며, 국토연구원은 

국가GIS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이 소기의 성과

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감

리 업무를 수행하 다. 이 사업을 통해 상수도 시설물은 조사‧탐사 2,300㎞  DB

구축 3,356㎞가 전산화되었으며, 하수도 시설물은 조사‧탐사 1,647㎞  DB구축 

3,546㎞가 전산화되었다.

<표 1-14> 2000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사업내용

(단위 : ㎞)

지 자 체
사 업 량 성 과 확 보

상 수 도 하 수 도 검 수 감 리

계 3,885 5,945 - -
서 울 시 - 1,670 ○ ○

부 산 시 760 1,648 ○ ○

대 구 시 62 62 ○ ○

인 천 시 1,283 837 ○ ○

광 주 시 - 135 × ×
대 전 시 50 - - ○

울 산 시 - 617 × ○

고 양 시 80 - ○ ○

부 천 시 796 - × ○

수 원 시 183 - × ○

시 흥 시 110 95 × ×
원 주 시 54 46 × ○

청 주 시 307 - × ○

천 안 시 - 120 × ○

전 주 시 - 214 × ○

여 수 시 - 188 × ○

포 항 시 - 313 ○ ○

제 주 시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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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대 효과

(1)대규모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난 완화에 기여

본 사업은 취업인력만을 기준으로 할 때 연인원 43만 8,403명의 고용이 창출되

며, 이를 상시고용인원으로 환산하면 사업기간 동안 매일 2,505명을 고용하는 효

과가 유발되었다. 이는 1998년 정보화근로사업의 단위사업 중 최대의 실업인력

을 고용한 것으로서 국가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실업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 다.

(2)도시기반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기반 조성

지하시설물 중 대표적인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차질 없이 완

료함으로써 가스, 전력, 통신, 송유관, 난방열관 등 지하시설물관리체계구축을 위

한 시범사업으로 자리 매김 하 다. 아울러 본 사업은 향후 본격화될 도시정보체

계(UIS)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 다는 평가가 가능하

다.

(3)품질확보체계 확립을 위한 토대구축

본 사업은 GIS를 활용하여 추진되어진 사업 중 검수‧감리 등 품질확보 체계를 

도입하여 11개 모든 사업이 양질의 성과를 확보하 다. 본 사업의 성과로 도출된 

검수‧감리의 각종 기준, 절차, 지침 등은 향후 제도화를 통해 품질확보체계를 확

립하는데 핵심적인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연구사업을 통한 발전방향 제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와 관련한 기술응용연구, 학술연구 등 지원연구를 통해 

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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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감리 개요

1) GIS감리의 정의

일반적으로 감리란 '사업 추진 중 발생가능한 위험을 평가하여 통제의 필요성

을 판단하고 통제대책의 설정과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효과성, 효율

성,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행위1)'라 정의된다.

GIS감리는 지리공간의 형상 및 대상물을 정보DB로 구축, 관리, 활용하고자 하

는 GIS관련사업의 추진과정을 각 분야별 전문가가 독립된 관점에서 검토하여 문

제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는 활동으로, 발주기관인 사용자와 수주업체인 사

업자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의 상호이해 차이 및 의견의 격차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공간자료를 DB로 구축하고 이의 활용을 위한 응용시스템의 개발이 포함된 

GIS사업의 경우 감리는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감리에 추가하여 구

축된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및 응용시스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행

위라 정의할 수 있다. GIS감리는 국가GIS구축 사업관리, GIS활용체계개발 및 공

간DB구축 등을 감리 대상으로 한다.

2)필요성

(1)경 상의 문제 최소화

①사업운 의 적절성 증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중 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

1) 문대원, 장시 , 1998, ｢정보시스템 감리｣, 명경사,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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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가 미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사용자 요구사

항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성과물 제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조직의 업무분

장 및 고용인력 관리가 부적절하여 사업비용 집행의 적정성이 저하되며 공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업추진 시 적정예산을 산정하고 비용투입을 

적절히 하 는지 검토해야 한다.

②성과확보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각 부처의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의 타당성 및 추진결과에 대한 기술적 심사평

가체제가 미흡하고 최종 성과물에 있어 데이터 및 관리시스템의 품질 등이 목표

수준에 도달되지 않아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성과가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2)정보 기술상의 문제 최소화

①데이터 및 관리시스템의 품질 확보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시 작업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하나 미숙련 인력을 작업

에 활용함으로써 성과물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②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 확보

오류율이 높은 데이터 구축 시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국민의 안전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정확성 및 

관리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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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전산화 추진 방향 제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관기관(10개) 및 주관사업자(11개)에 대한 사

업범위, 추진방향, 관리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별 정보기술 적용 등의 적절성을 평

가하여 향후 전산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4> 감리의 필요성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시스템 도입의 문제

-적용 정보기술의 문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의 문제

-시설물데이터의 부정확으로 인한 사

고발생 가능성

효과성, 효율성, 안전성 저하

정보화 근로사업 비용 낭비

감리의 필요성 대두

정보기술상의 문제 경 상의 문제

-과다한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의 
발생

 -사업비 집행의 문제
 -가용 고용인력 창출의 문제
-관리시스템 구축의 효율성 확보 문
제
-사용자 요구사항 반  및 불만 해
소의 문제

-고용창출 및 정보산업 인력양

성

 -지하시설물정보이용의 확대

-정보관리 기술의 고도화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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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적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감리는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에 감리체계를 도입

하여 사업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조사‧탐사 및 DB구축 시 적절성을 평가하여 

데이터의 고품질을 확보하며, 관리시스템 개발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효율적

이고 안정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

이 있다.

(1)관리 수준 향상

①사업관리 수준 향상

사업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사업비용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업 발주 및 계

약 이행 시 사업추진의 공정성을 확보하 으며, 부정을 방지하 다. 또한 최종 

성과물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 다.

②고용인력관리의 적정성 향상

인력채용‧해고의 적절성 및 임금지급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인력관리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고용인력관리의 적정성을 추구하 다.

(2)품질 수준 향상

①데이터의 품질 확보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품질관리 체계를 향상시켜 데이터의 오류발생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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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데이터

의 고품질 확보를 유도하 다.

②관리시스템 개발의 효율성 확보

사용자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관리시스템 개발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통제하여 시스템의 안전성

을 증진하 다. 그리고 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검토를 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

하고 관리시스템 활용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제고하 으며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의 추진방향 설정에 기여하 다.

③검사자료 활용 

사업종료 후 전담기관이 검사의 일부 자료(사업수행 평가2)) 및 향후 사업추진

의 참고자료로 감리 결과를 활용하 다.

4)추진 실적

(1) 1998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감리현황

1998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감리현황은 다음 <표 1-15>와 같다.

2) 정보화근로사업계약 특수조건 제11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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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1998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감리현황

지자체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감 리 기 간 비 고
상수도 하수도 총액 국비

계 2,345 1,566 23,063 11,352 1998.10.23 ~ 1999.9.30

서  울

400 - 2,686 1,343 1999.2.25 ~ 1999.9.30 상수

- 316 1,328 664 1998.12.26 ~ 1999.9.30 하수

울  산 265 631 4,500 2,250 1998.12.22 ~ 1999.9.30

고  양 561 - 4,641 2,141 1999.1.30 ~ 1999.9.30

원  주 80 75 1,000 500 1998.12.30 ~ 1999.9.30

청  주 - 436 1,854 927 1998.12.30 ~ 1999.9.29

전  주 403 - 2,292.8 1,146.4 1998.12.21 ~ 1999.8.21

여  수 212 - 554 277 1998.12.29 ~ 1999.8.24

포  항 144 - 1,742 871 1998.12.29 ~ 1999.9.30

창  원 - 108 591.2 295.6 1999.1.14 ~ 1999.9.10

제  주 280 - 1,874 937 1999.1.25 ~ 1999.9.24

※ 19개시 중 10개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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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9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감리현황

1999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의 감리현황은 다음 <표 1-16>과 같다.

<표 1-16> 1999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사화사업 감리현황 

지자체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감리기관 감리기간 감리비 비 고

상수도 하수도

계 10,198.3 2,816.6 30,778 957.3

서  울
7,555 - 8,824 미시행 - - 상수

- 702 1,699 국토연구원 1999.12.6~2000.7.2 65 하수

부  산 720 1,186.6 6,200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000.5 ~ 2001.2 338 검수 및 

감리

대  구 84 - 544 국토연구원 1999.12.11~2000.5.28 26

인  천 - 550 1,800 인천발전연구원 1999.8.1~2000.2.10 38

광  주 125 217 1200 미시행 - -

울  산 45 103 800 국토연구원 1999.12.6~2000.3.5 42

고  양 100 - 578 국토연구원 1999.12.6~2000.1.31 40

수  원 270 - 1,360 국토연구원 1999.6.3~2000.2.16 67 조사/탐사

부  천 285 - 1,356 국토연구원 1999.12.31~2000.4.6 40

시  흥 125 - 1,000 국토연구원 1999.11.10~2000.2.9 55

원  주 34.5 58 400 국토연구원 1999.12. 2~2000. 1.16 17

청  주 248.8 - 1,500 국토연구원 1999.11.2~2000.2.28 84.5 DB
구축량

천  안 75 - 367 국토연구원 1999.11.5~1999.12.31 19.8

전  주 53 - 543 국토연구원 1999.11.12~2000.10.31 27

여  수 200 - 967 국토연구원 1999.12.1~2000.2.18 30

창  원 98 - 440 미시행 - -

제  주 180 - 1,200 국토연구원 1999.12.23~2000.2.26 68

※ 19개시 중 17개시 참여(대전, 포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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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감리현황

2000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감리현황은 다음 <표 1-17>과 같다.

<표 1-17> 2000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감리현황

지자체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감리기관 감리기간 감리비 비 고

상수도 하수도

계 13,729 5,945 32,900 959.3 서울상수 

포함

서  울
9,844 - 2,505 한국정보시스템

공인감리단
2000.12.6~2000.12.16 21.5 상 수

- 1,670 3,288 국토연구원 2000.11.1~2001.12.10 62 하 수

부  산 760 1,648 4,636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000.12 ~ 2001.12 189

대  구 62 62 600 국토연구원 2000.8.10~2001.3.7 28

인  천 1,283 837 5,203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000.8.1~2001.5.30 110

광  주 - 135 646 미시행 - -
대  전 50 - 600 국토연구원 2001.2.7~2001.9.10 25
울  산 - 617 1,280 국토연구원 2000.7.20~2001.2.19 42
고  양 80 - 1,140 미시행 - -
부  천 796 - 2,064 국토연구원 2000.8.30~2002.5.13 113.5

수  원 183 - 1,500 국토연구원 2000.9.14~2001.7.7 - 공기중단
(1.16∼6.12)

시  흥 110 95 1,260 미시행 - -
원  주 54 46 1,008 국토연구원 2000.11.23~2000.12.29 23
청  주 307 - 1,410 국토연구원 2000.12.7~2001.6.14 36.5
천  안 - 120 1,000 국토연구원 2001.1.15~2001.9.14 46.5
전  주 - 214 800 국토연구원 2000.12.26~2001.5.25 34
여  수 188 520 국토연구원 2000.8.7~2001.2.20 29

포  항 - 313 1,600 국토연구원 2000.9.4~2001.9.28 104 공기중단
(3.16∼9.17)

제  주 200 - 1,840 국토연구원 2000.10.11~2001.8.20 95.3

※ 19개시중 18개시 참여(창원 완료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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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대 효과

(1)체계적 사업관리 유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관리수준 및 시설물 데이터의 품질관리체계를 개선

하여 최종 사업성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데이터의 품질 확보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오류

율을 줄이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3)관리시스템 개발의 효율성 및 안전성 증진

관리시스템의 관련표준을 준수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관리시스템

을 개발하고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각종 위험 및 통제상태를 객관적인 입장

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

하시설물 DB의 일관성‧독립성‧통합성‧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효과 차원에

서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분석‧설계 등을 산출물로 관리하여 향후 관리시스템 

중 응용업무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4)발주자의 의사결정 지원 및 쟁점사항의 합리적 해결 유도

과업의 주요변경사항 또는 쟁점사항 발생 시 기술적 검토에 따른 자문을 통해 

주관기관 사용자와 주관사업자간 의견격차를 조정하여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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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주요 감리내용

1.감리 절차 및 범위

1)감리 시기

개별 감리계획서에 따라 감리 시기 및 일정을 조정‧통보하며, 사업추진상의 

주요 시점에 맞추어 5차(관리시스템 개발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3차)에 걸쳐 감

리를 실시하 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수별 감리 외에 

별도로 몇 차례의 중간검토를 실시하 다.

◦ 1차 감리 : 사업추진 초기 방향 설정과 관련된 주요 요소로서 사업관리와 

고용인력관리, 조사‧탐사 및 DB구축을 중심의 감리 실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표준절차3) 설정 유도

-사업추진기관의 시범사업4) 수행 및 성과물 검토

3) 표준절차(prototype) : 해당 지자체에 적합한 지하시설물도전산화 상세절차에 대한 지침 및 메뉴얼
4) 시범사업(pilot project) : 샘플 대상지역(1/500, 4도엽)을 선정하여 지하시설물도전산화 전과정을 시범
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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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감리 :  조사‧탐사하여 구축하는 DB구축 절차와 지하시설물 관리시스

템 개발을 중심으로 감리

-사업추진기관의 표준절차 적정성에 대한 감리

-사업추진 전공정에 대한 절차 중심의 감리

◦ 3차 감리 : 1, 2차 감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이행 확인과 사업 완료에 

대비한 사업 전반에 대한 감리

-표준절차 수정‧보완 사항 확인

-설정된 표준절차에 의한 작업 수행여부 확인

-응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분석의 적정성 검토

-시스템 설계산출물 중심의 감리

◦ 4차 감리 : 1, 2, 3차 감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반 여부 확인과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감리 실시

-전차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내용 확인

-완성된 데이터에 대한 샘플검수 수행

◦최종감리 :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1, 2, 3차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를 평가하여 사업준공처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며, 장기적인 

권고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감리

-사업의 준공처리 가능여부 검토

-본 사업의 평가를 통한 향후 추진방향 도출

2)감리 절차

감리는 사전 조사단계, 현장 감리단계, 정리단계를 거쳐 실시되며 이러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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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감리 절차

감리시행 공문발송

감리 관련 자료 접수

면담 등을 통한 감리 실시

감리보고서 초안 작성

종료회의

 사전조사

  현장감리

   정 리

자료 검토

착수회의

감리보고서 작성

감리보고서 제출

표준절차(prototype)

수정‧보완을 위한 

협의

3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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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전 조사단계

사전 조사단계에는 피감리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 협

조 요청 및 감리 시행 공문발송 등을 수행한다.

◦피감리기관의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감리추진 일정 확정

-발주기관 및 사업추진기관의 사업진행 현황, 사업규모, 사업내용 및 특성

을 파악하여 감리 중점항목, 감리기간, 감리일정 등을 확정함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감리일정, 감리분야, 협조사항, 기타 기본

적인 사항 등을 명시한 개별 감리계획서를 작성함

-개별 감리계획서에 명시될 사항

  ‧감리목적, 감리기준, 감리대상 및 범위, 감리중점사항, 감리시기 및 일정, 

감리시행절차, 감리행정사항, 감리인 등

◦관련자료 협조요청, 감리 시행 공문발송 및 자료 검토

-각 지자체별로 작성된 개별 감리계획서와 함께 감리시행 공문을 발주기관 

및 사업추진기관에게 발송함

-감리시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여 자료 협조를 요청함

-감리 시행을 위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예비조사를 실시

함

◦시범사업 수행 및 표준절차(prototype) 설정을 위한 업무협의

(2)현장 감리단계

①착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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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기관은 착수회의에서 감리일정, 검토부문별 감리인, 기타 주의사항 등 감

리계획 요약자료를 작성‧배포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감리인, 감리의뢰인, 피감리인이 상호소개

◦주관감리인의 감리 계획 설명 후 질의, 응답

◦감리 환경에 대한 파악

◦감리에 필요한 의사소통 경로설정

◦발주기관 및 사업추진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설명 및 질의, 응답

◦예비조사 및 자료협조 요청

②면담 등을 통한 감리 실시

사전조사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사업추진기관 면담 등을 통하여 주요 

문제점을 발견하며, 자료검토, 면담, 관찰, 시험, 상호검증 등을 통하여 입증한다.

또한 예비조사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감리를 위하여 피감리

자 면담을 통하여 주요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으로 관련자료의 검토, 면담, 관찰, 

시험, 상호검증 등을 통하여 입증한다.

◦발주기관과 사업추진기관의 검토부문별 담당자 확인

◦검토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

◦확보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특이사항 기록, 정리

◦발주기관 및 사업추진기관에게 필요한 보완자료 요청

◦각종 지침 등 준거성 위반사항과 발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수집, 정리

③설정된 표준절차(prototype) 성과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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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지역(1/500, 4도엽)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도전산화 전공정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작성된 표준절차(prototype) 작업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④사업결과물에 대한 샘플 검수 실시

1/1,000 샘플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을 참

고하여 작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해당 지자체 고유의 지하시설물도 작성절차

를 도출하도록 유도한다.

⑤종료회의

현장감리 후 발주기관, 감리기관, 사업추진기관이 공동으로 참석하는 종료회

의를 개최하고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감리지적사항 및 향후 개선방향 등

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며 종료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감리결과보고서 초안을 발주기관 및 사업추진기관에게 배포

◦감리기관이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총평, 주요 감리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

항 등을 설명함

◦발주기관, 사업추진기관은 총평, 감리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고 이를 통하여 발견사항을 조정 및 확정

(3)정리단계

정리단계에는 종료회의, 향후 조치계획 및 조치보고서 제출 등을 수행한다.

 

◦수정‧보완된 감리 결과보고서 내용을 종료회의 후 발주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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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감리를 실시했다면 후감리 시 조치 결과 확인후 미반  사항 및 내용

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

◦사업추진기관은 보고서 접수 후 조치계획서 및 조치보고서를 발주기관과 

감리기관에 제출

◦수정‧보완된 결과물(작업단계별 성과물)을 협의된 공문요청 기일까지 제출

3)감리 조직

감리 조직은 사업관리 부문, 조사‧탐사 및 DB 구축 부문, 관리시스템 개발부

문 등 분야별로 조직화된다.(<그림 2-2> 참조)

◦분야별 역할

-사업관리 부문 : 예산, 일정, 작업공성, 사업범위 관리 등

-조사‧탐사 및 DB 구축 부문 : 조사‧탐사 과정에 대한 신뢰성, 이기과정에 

대한 신뢰성 등

-관리시스템 개발 부문 : 관리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시스템 아키텍쳐, DB, 

응용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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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감리 조직

데이터검수 

검수기관

자문위원

전문가 

Pool

감 리 총 괄

주관감리인

시스템 아키텍쳐/조사‧탐사 및 DB구축

감 리 인

사 업 관 리

감 리 인  

응용시스템

감 리 인  

DB

4)감리 내용

(1)사업관리 부문

①범위관리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정의된 과업범위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관리한다.

◦발주기관의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추진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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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명시된 사항들의 수행 여부 검토

◦주요 산출물 정의에 관한 발주기관과 사업추진기관의 합의 여부 및 관련문

서 검토

◦사업범위의 사용자 요구사항 반 여부 및 최종 결과물에 대한 사용자의 공

식적인 승인 활동 여부

◦발주기관 및 사업추진기관의 사업 추진상 변경 내용 및 절차의 적합성 검토

②일정관리

사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에 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예측, 관리

함으로써 일정 지연을 사전에 방지한다.

◦수립된 작업공정계획의 준수 여부

◦일정 변경이 사업에 미치는 향에 대한 사업추진기관의 분석, 대책 수립 

여부 및 내용 검토

③품질관리

지하시설물도 구축작업 각 단계에서의 품질목표를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만족

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산출한다.

◦발주기관, 사업추진기관 품질관련 조직의 정책, 표준 및 사용자 요구 사항 

등을 반 한 품질보증계획의 작성 여부

◦조사‧탐사된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한 체계 마련 여부

◦품질목표 및 측정방법의 설정 여부

◦품질보증계획 수립시 관련자의 참여와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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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계획에 따른 주기적 검증활동 수행 여부

④위험관리 

지하시설물도 구축작업 각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들을 미리 감지하

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위험에 대한 위험 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검토

◦위험요소의 추적 및 관리 여부

⑤변경관리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용자 요구사항의 변화 등 기타요인에 의한 다양한 변경

이 발생되므로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⑥기타

사업관리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감리결과 및 조치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관리 절차의 적정성 검토

◦일일, 주간, 월간 보고 시행 여부

◦감리결과 및 조치이행에 관한 발주기관 보고 여부

◦종합계획(Master Plan)의 작성 및 수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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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탐사 및 DB구축 부문

조사‧탐사 및 DB구축 부문에서는 시설물별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작업공정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한편 표준절차 방법을 적용하여 감리를 수행한다.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에 따른 시설물별 세부지침 제시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DB구축과 관련된 작업공정에 대한 감리 수행

-조사‧탐사 및 DB구축과정에서의 관련규정 및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토함

-작업과정의 일관성 확보 여부, 표준절차(prototype)에 대한 작업수행 여부

를 확인함

-시범사업 과정의 검수결과에 대한 보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함

◦표준절차(prototype) 방법 적용

-사업대상지역 중 일부지역을 샘플링하여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의 전공

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봄으로써, 사업수행 단계별로 발생될 수 있는 문

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에 가장 적합한 작업지침 및 상세작업

절차를 기술한 프로토타입을 작성함

(3)관리시스템개발 부문

①관리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사업규모 및 유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의 선정 및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개발 방법론에 따른 개발절차 확립 및 문서

화 수행여부를 확인하며, 표준의 설정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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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스템 아키텍처

시스템 아키텍처는 시스템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를 

정의하는 것으로 계획, 분석, 설계단계로 나누어 검토한다.

사용자가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간의 관계, 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대책, 사용자 권한제어, 정보화

기반 정비작업의 수행 및 목표시스템으로의 이행전략 수립 등을 확인한다.

③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가용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한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준수 여부 확

인 및 Class간의 관계, 데이터분석 및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다.

④응용시스템개발

 

사용자 요구사항의 적정한 도출 및 반  여부, 프로세스 및 이벤트 모델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 내용의 일관성 및 추적성을 검토한다. 업무절차를 데이터 

중심으로 검토하고 프로그래밍‧시험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여 성능, 정확성, 유

연성, 유지보수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5)감리 관련 규정

감리 시 활용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998년도 정보화근로사업관리지침(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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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도 정보화근로사업 인력관리지침(한국전산원)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1998. 5. 25. 건설교통부령 제134호)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1998. 12. 8 국립지리원 고시 제1998-269호)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관리지침(국토연구원)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세부지침(국토연구원)

2.검수 절차 및 내용

1)검수 절차

지하시설물도 제작과정에서 검수는 최종성과물에 대한 완성검사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도 제작 단계별 진행검수 수행을 의미한다. 지하시설물도 제작 단계

별로 현장검수 및 데이터검수 수행 후, 결과를 통보하여 데이터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그림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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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지하시설물도 제작 단계별 검수공정

지하시설물도 제작단계

작업계획 수립

기본도 확대출력

기본도 현장조사 및 

보완측량

자료수집 및 편집

관로 조사‧탐사

조사‧탐사 성과물 

이기

지하시설물 원도

대장조서 작성, 정리

속성입력

원도입력

(전산화)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지하시설물도

작업계획 수립

 - 관련자료 수집

 - 검수공정 계획

 - 투입인원, 장비

 - 검수항목 설정

 - 품질확보 방안

현장검수자료인수

 - 조사‧탐사성과물

현장검수 수행

 - 1차, 2차, 최종

현장검수 성과물

 - 도면, 검수표

데이터검수자료인수

 - DB설계서

 - 데이터구축 성과물

데이터검수 수행

  - 1차, 2차

데이터검수 성과물

 -도면, 검수표, 

파일

자료 접수

결과통보 및 수정

자료 접수

자료 접수

결과통보 및 수정

검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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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장 검수 절차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장 검수 절차는 <표 2-1>과 같은 공정별 작업순서, 단계

별 작업공정 항목 및 성과물에 따라 이루어진다.

<표 2-1> 현장검수 공정 및 성과물

단계 공정 항목 성과물

준비

단계

-작업범위설정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준비
-관련 부서 업무 협조
-세부공정계획수립
-관련 기준 법령 숙지
-검수대상항목 파악
-검수대상 항목별 작업내용

-작업흐름도
-세부작업공정표
-작업자명단 및 연락처
-투입장비 및 차량 계획표
-각종 서식(현장검수용)
-지하시설물 작성작업 법령집
-안전관리대책안
-검수대상지역 색인도
-검수대상지역 도면(기본도, 
지하시설물 원도, 입력도면 등)

시행

단계

-현장조사
-관로탐사
-위치측량
-심볼 및 제원표기 조사

-현장조사 및 탐사에 의한 검수 성과 
도면

-오류검수표 작성
-검수자 인원 및 작업량 파악

마무리

단계

-검수결과확인
-오류유형 및 오류발생원인 파악 -현장검수확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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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데이터 검수 절차

①데이터 검수

데이터검수 부문에서 검수를 위한 준비단계, 시행단계, 마무리단계의 각 단계

별 공정항목 및 성과물은 <표 2-2>와 같고 데이터 검수에 대한 세부 공정은 다음

과 같다.

<표 2-2> 데이터검수 단계별 항목 및 성과물

단계 공정 항목 성과물

준비

단계

-작업범위 설정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준비
-관련 기관 업무 협조
-세부공정계획수립
-관련 기준, 법령 숙지
-검수대상항목 파악
-검수대상 항목별 작업내용

-작업지침서
-세부작업공정표
-각종 서식(데이터검수용)
-검수대상지역 색인도
-검수대상지역 레이어, 심볼

시행

단계

-육안검수(도면중첩검수)
-시스템검수(화면검수, 자동검수)

-육안검수 성과 도면
-시스템검수 성과 파일
-육안검수표, 시스템검수표

마무리

단계

-검수결과 통보 및 보고서 작성
-오류유형 및 오류발생원인 파악

-데이터검수평가서(1차,2차)
-데이터검수 결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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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수 내용

(1)검수 체계

①현장 검수 체계

현장 검수 체계를 살펴보면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물량의 10%를 1차, 2차에 

걸쳐서 수행하 고, 최종현장검수에서는 1차 및 2차에서 발견된 오류내용 수정

여부를 확인하 다. 현장 검수는 다음 <그림 2-4>와 같은 체계를 갖추어 진행되

며, 기관들간의 업무는 그림의 흐름과 같다.

<그림 2-4> 현장 검수의 공정

1차 현장검수 2차 현장검수 최종 현장검수

사업감리기관 

검수팀

사업추진기관 발주기관
보완완료 보고

검수결과 회의

(검수팀,발주기관,사업추진기관) 검수결과 통보
오류 수정

보완완료 보고

②데이터 검수 체계

데이터 검수는 전 도엽에 대한 전수 검수를 원칙으로 2차에 걸쳐 수행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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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검수는 1차 검수의 결과를 확인하는 검수이며, 1차 검수 시 발견된 오류가 수

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다.

데이터 검수팀은 사업추진기관로부터 도면과 전산 데이터를 인수받아 육안 검

수와 시스템 검수를 실시한다.

검수 결과는 발주기관과 사업추진기관에게 통보되고, 사업추진기관은 데이터

에 대한 수정을 하며 수정이 완료되면 오류 조치사항과 수정된 데이터를 재납품

한다.

오류 조치사항과 1차 검수 결과를 이용하여, 1차 검수 시 발견된 오류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는 2차 검수를 실시한다. 2차 검수가 완료되면 검수 결과에 따라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정하고 2차 검수 결과를 발주기관과 사업추진기관에게 통

보하여 최종 데이터에 대한 수정을 유도한다.

(2)검수 방법

①현장 검수 방법

가.기본도 검수 방법

우선 기본도 검수 수행을 위한 샘플 지역을 선정하고, 도면상의 지형지물과 현

장의 지형지물을 비교하여 누락, 오기, 위치오류 등 조사 내용을 도면에 표기한

다. 현장지리조사 검수를 수행한 후 조사용 도면에 표기된 성과를 정리하고, 정

리된 검수 성과를 참조하여 현장 검수표를 작성한다. 

기본도 검수는 <표 2-3>과 같은 기본도 검수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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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기본도 현장 검수항목

검수 구분 시설물 구분 검수 항목

기본도

지형지물
-도로, 건물, 주기, 전주, 가로수, 통신주, 전력주의 누락, 
오기, 위치정확성

상수시설물

-상수맨홀 및 변류,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가압장, 정
수장, 배수지, 취수장, 펌프장, 수도계량기의 누락, 오
기, 위치정확성

하수시설물
-하수맨홀, 물받이, 측구, 하수처리장의 누락, 오기, 위치
정확성

기타시설물 -통신맨홀, 체신맨홀의 누락, 오기, 위치정확성

나.관로탐사 검수 방법

관로의 지하시설물도 구축 지역에 대한 인덱스, 도로망도 등을 참조하여 관로

탐사 검수를 수행할 샘플을 선정하여 상‧하수도 관로탐사 검수를 실시한다.

이때 인원 구성은  송신기 1인(하수도의 경우 강선, 탐침을 포함하여 2인), 수

신기 1인, 시설물 위치측량 2인, 탐사내용 기록 1인, 교통통제 2인으로 한다. 

상‧하수맨홀이 있는 경우 맨홀을 열고 관경, 관종, 심도, 변류의 종류, 관로의 

진행방향, 관로의 위치 등을 검사하는데, 상수맨홀, 변류, 소화전 등의 상수시설

물과 하수맨홀, 물받이 등의 하수시설물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측정은 삼점법, 

지거법 또는 평판측량에 의해 실시된다(단, 시설물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측정

하기 전에 도로 폭이나 지상시설물간의 상대적인 위치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검

증한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매설물의 연장은 맨홀(제수변)과 맨홀(제수변) 사이의 거리를 검사하며, 상수

도 탐사 시 직접 탐사방법과 간접 탐사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하수도 탐사 

시 탐침에 의한 비금속관로 탐사방법을 사용하여 관로 위치 및 심도를 탐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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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때 관로의 이격거리 측정은 지거법 또는 삼점법을 이용한다.

탐사의 평면위치 및 심도에 대한 오류여부는 탐사장비의 기계오차 허용범위, 

관경, 주변지형지물에 따라 적용하되 탐사작업과정 및 방법상의 일관성 여부를 

살핀다.

검수 성과를 도면 및 현장작업조서에 표기한 후 정리하고, 정리된 검수 성과를 

참조하여 현장 검수표를 작성한다.

관로탐사 검수 항목은 상수도와 하수도 모두 원도이기, 관로, 상수시설물 및 

하수시설물 위치, 기타로 구분되고, 세부항목으로는 제원표기, 관종, 관경, 심도, 

연장 등이다.(<표 2-4> 참조)

<표 2-4> 관로탐사 검수항목

검수 구분 시설물 구분 검수 항목

관로

탐사

상 수 도

원도 이기 -제원표기, 심볼표기

관 로

-관종, 관경(상수맨홀일 경우)
-심도, 연장
-관로 누락

상수시설물 위치 -상수맨홀 및 변류, 급수탑, 소화전

기타
-탐사되는 관로의 불탐처리
-타시설물 탐사

하 수 도

원도 이기 -제원표기, 심볼표기

관 로
-관종, 관경, 심도, 연장, 유수방향
-관로 누락, 관로 연결성

하수시설물 위치 -하수맨홀, 물받이, 측구

기 타
-탐사되는 관로의 불탐처리
-타시설물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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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데이터 검수 방법

◦육안‧시스템 검수 방법

사업추진기관로부터 지하시설물도 입력방법, DB 설계서, 인덱스 등의 자료를 

인수하여 검수자가 각 사업장의 DB 구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다. 데이터 검수

를 위한 전산파일은 CD-ROM으로 납품 받으며, 출력도면은 트레이싱지에 출력

하여 원도와 중첩검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원도와 트레이싱지에 출력한 도면을 중첩하여 육안으로 검수를 수행하고, 검

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스템 검수를 수행한다. 도면에 표기된 검수성과 또는 

검수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참조하여 데이터 검수표를 작성한다.

다음 <그림 2-5>와 <그림 2-6>은 지하시설물도 원도를 육안으로 검수하는 장

면과 시스템을 이용한 검수 장면이며, 검수 수행시 기준으로 하는 검수 항목은 

각각 <표 2-5>와 <표 2-6>과 같다.

<그림 2-5> 지하시설물도 원도 육안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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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육안검수의 검수항목

검수 항목 검수 내용

도곽경계 일치여부 원도와 출력도면의 도곽경계가 일치하는지 검사

관로 및 시설물의

위치 정확성

관로 및 시설물의 위치 정확성은 원도와 출력도면을 중첩하여 

확인

단독으로 존재하는 

데이터

단독으로 존재하는 시설물은 관로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는지, 밸브나 맨홀이 관로상에 있는지를 확인

제원의 표기 형식

 및 내용

제원 표기의 형식 및 내용은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 세부지침

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수

인접 도엽에 연결되는 

데이터의 존재 여부

육안검수에서의 인접도엽에 대한 검수는 관로가 도곽에 연결

되는 경우 인접도엽의 도곽에도 관로가 존재하고 제원의 내용

이 일치하는지를 검수

제원 속성 검수
제원 속성검수는 원도에 표기된 제원의 속성과 출력도면의 제

원 속성이 일치하는지를 검수

<그림 2-6> 지하시설물도 시스템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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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시스템검수의 검수항목

검수 항목 검수 내용

데이터 읽기
전산파일을 이용하며 검수 대상 데이터가 시스템 검수

용 소프트웨어에서 읽어들일 수 있는지를 검수

레이어 분류의 정확성

및 심볼

시설물 데이터가 규정된 레이어로 입력되었는지를 검

수 (관로의 연결, 심볼 색상, 심볼 일치 등)

관로의 연장
관로의 연장은 제원 표기에 입력된 관로의 연장과 전

산파일에 입력된 데이터의 길이가 일치하는지를 검수

인접도곽의 경계
인접도곽의 경계는 작업도엽의 도곽경계와 인접도엽

의 도곽경계가 일치하는지를 검수

도곽선에 대한 

기준선초과오류(Overshoot), 

기준선미달오류(Undershoot)

도엽단위로 작업을 하는 경우 인접도엽으로 이어지는 

관로는 도곽선과 끝점에서 만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

수

관로의 연결성 전체 관로는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수

시설물의 위치 밸브나 맨홀이 관로상에 존재하는지 검수

관로의 방향성

관로는 유수의 흐름 방향으로 입력되어야 하며 관로의 

방향성은 관로의 물리적인 연결관계가 유수의 흐름과 

일치하는지를 검수

속성 데이터의 정확성

속성 데이터의 정확성은 원도에 표기된 제원 또는 원

장에 입력된 제원의 내용과 속성 데이터의 내용이 일

치하는지를 검수

레이어 및 필드의 존재 여부

레이어명과 필드명이 국가 표준을 따르는지, 또한 따르
지 않는다면 각 사업장의 DB 설계서에서 정의한 레이
어와 필드가 존재하는지를 검수

인접도엽 검수

인접도엽 검수는 도곽에 연결되는 관로에 대해 인접도

엽에도 같은 위치에 관로가 존재하고 동일한 레이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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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검수 수행 결과

가.현장 검수

기본도 검수 및 관로탐사 검수 시 발생되는 오류 발생 유형 및 원인과 대안은 

각각 다음 <표 2-7>, <표 2-8>과 같다.

<표 2-7> 기본도 오류 유형, 원인 및 대안

구  분 오류 유형 오류 발생 원인 대안

지형지물

건물주기, 전력주, 
통신주, 기타시설물
맨홀, 신설 및 확장
도로 등의 누락, 오
기

-지형지물이 변경된 
지역에서의 현장확인 

미흡

-현장조사도면을 원도
로 이기시 누락 및 오

기 발생

-상수맨홀 조사 누락
(맨홀내부의 변류에 
대해서만 조사)

-기본도 조사 및 조사‧
탐사 항목의 중복

-지형지물이 변경된 
지역의 현장조사 방

법 강구

-현장조사도면과 원
도의 비교검수를 통

한 오류발생 최소화

-상수맨홀 및 변류에 
대한 조사 병행

-기본도 조사항목과 
조사‧탐사항목의 

구분

상  수

시설물

맨홀, 변류, 소화전, 
급수탑 등의 누락, 
오기

하  수

시설물

맨홀, 물받이, 측구 
등의 누락 및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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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상수도 관로탐사 오류 유형, 원인 및 대안

구 분 오류 유형 오류 발생 원인 대안

상수

시설물

-맨홀, 변류, 소화전, 급
수탑 등의 위치오류

-부제수변, 바이패스관 
누락

-제수변 연결오류(소화
전용 제수변을 본관 제

수변에 연결)
-제수변 방향오류
-제수변 심볼방향 표기
오류

-작업도면과 현황과
의 차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의 상대적 

위치측정의 기준점 

선정 미흡

-현장조사도면을 원 
도로 이기시 누락 및 

오기 발생

-원도의 복잡함으로 
인한 데이터입력시 

누락 및 오기

-관로가 여러개 병행
매설된 지역에서는 

직접법 및 간접법에 

의한 탐사 어려움

-상수맨홀 내부조사 
미흡(상수맨홀의 경
우에는 맨홀을 개폐

하여 관종, 관경 필
요함)

-실제 현황과 작업
도면의 차이를 검

증한 후 적절한 위

치기준점을 선정하

여 위치측정이 이

루어져야 함

-현장조사도면과 원
도의 비교검수를 

통한 오류발생 최

소화

-현장조사도면 이기
방법론에 대한 정

형화

-타시설관로의 동시
탐사에 의한 관로

검증 방법 강구

-상수맨홀의 내부조
사가능한 곳은 현

장조사성과 반

상수

관로

-이격거리 오류(관로의 
분기점, 불규칙적인 탐
사, 곡선관로)

-관종, 관경 오류
-심도 오류(불규칙적인 
탐사)

-제원표기 오류
-연장 오류(측값과 도상 
측정값 불일치)

-연결 오류(상단분리 및 
접합구조 구분)

-타시설물 탐사(폐관 탐
사, 타관로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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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하수도 관로탐사 오류 유형, 원인 및 대안

구 분 오류 유형 오류 발생 원인 대안

하수

시설물

-맨홀, 물받이, 측구 등
의 위치오류

-작업도면과 현황과
의 차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의 상대적 

위치측정의 기준점 

선정 미흡

-현장조사도면을 원
도로 이기시 누락 

및 오기 발생

-원도의 복잡함으로 
인한 데이터입력시 

누락 및 오기

-곡선관로 구간에서
의 탐사간격 설정 

미흡

-교차로 등의 교통량 
과다지역 탐사미비

-실제 현황과 작업
도면의 차이를 검

증한 후 적절한 위

치기준점을 선정하

여 위치측정이 이

루어져야 함

-현장조사도면과 원
도의 비교검수를 

통한 오류발생 최

소화

-현장조사도면 이기
방법론에 대한 정

형화

-곡선관로 구간에서
의 조 한 탐사간

격 설정

-관계기관의 협조에 
의한 교통통제로 

탐사작업 수행

하수

관로

-이격거리 오류(곡선관
로, 불규칙적인 탐사, 
신설 및 확장도로 지

역)
-관종, 관경, 심도, 유수
방향 오류

- 관로누락(인접도엽, 
탐사불능 관로, 유수
방향 누락)

-심도표기 오류(관하단 
및 관중앙 표기)

-제원표기 오류
-박스관로 표기 오류

(실폭표기 및 제원표
기 오류)

-연장 오류(실측값과 
도상측정값 불일치)

-연결 오류(물받이와 
하수관로 연결누락, 
관의 교차 및 분리표

기 오류)

나.데이터 검수

육안 검수 및 시스템 검수 시 발생되는 오류 유형과 그 해결방안은 각각의 다

음 <표 2-10>, <표 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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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육안검수의 오류 유형, 원인 및 대안

구 분 오류 유형 오류 발생 원인 대안

육

안

검

수

도곽경계 

불일치

1/1000 데이터를 1/500 축척의 도면으로 
출력, 출력시 종이의 수축에 의해 정확
도 감소

축척에 대한 교육을 

통해 숙련도 향상, 
출력시 양질의 종이 

사용

시설물 누락 

및 심볼 

불일치

조사‧탐사시에 수기작업으로 인한 간단

한 심볼을 사용. 데이터 입력시에만 정
해진 심볼사용으로 인한 심볼의 불일치

가 나타남(조사‧탐사 작업자와 입력 작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식을 잘못

해 발생한 경우)

조사‧탐사시 데이

터 입력시 동일한 

심볼 사용, 조사‧탐
사 결과를 정서

시설물의 

위치 불일치

현장에서의 지형지물의 형상과 데이터

상의 지형지물의 위치 및 형상이 일치하

지 않은 경우(같은 위치를 선택한다고 
해도 데이터 상에서는 확대의 정도에 따

라 위치의 정확도가 다르게 나타남)

기본도의 정확도를 

높이고 조사‧탐사

시 정확한 지형지물 

이용 

제원 표기 

오류 및 누락

원도와 원장은 수기로 작성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

생(원도와 원장에 이기된 내용을 데이터
에 입력하면서 오기가 발생)

현장작업시 수기작

업의 세분화 및 정

형화, 조사‧탐사 결
과를 정서

단독 시설물

데이터 입력시 화면의 정도에 따라 관로

나 시설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도의 상태가 복잡할 경우 시설물의 인

식이 어려움

원도를 정서하고 레

이어분류를 명확하

게 정의 

인접도엽 

오류

인접도엽의 연결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엽내에서의 데이터만 입력하고 종료

하는 경우 연결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거

나 연결되는 데이터가 있어도 레이어나 

속성 정보가 다르게 입력되는 경우가 발

생

인접도엽의 연결상

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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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시스템검수의 오류 유형, 원인 및 대안

구 분 오류 유형 오류 발생 원인 대안

시

스

템

검

수

설계서와 

입력데이

터 형식의 

불일치

DB 구축 중에 설계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에서 변경된 내용이 데이터에 반 되지 

못하는 경우(속성 정보가 다르게 입력되
는 경우가 발생)

설계변경 내역서를 

작성하여 단계별로 

변경사항 공유

속성 

데이터 

입력 누락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조사‧탐사의 경우 
일부 시설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속성데

이터가 입력되지 않는 시설물이 발생함)

시설물의 관리 단위

를 명확히 정의하고 

입력 방식을 정형화

함

관로의 

분기점에

서 노드 

미생성

사업장마다 DB 설계 및 시설물의 관리기
준이 다르며 각 사업장의 관리방법에 따

라 특정 관로의 분기점에서는 노드를 생

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지하시설물도작업

세부지침을 준수

제수변 

또는 

맨홀에서 

노드 

미생성

관로의 분기점에서 노드를 생성하지 않

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사업장에서 제

수변의 위치가 관로의 분기점에 인접해 

있을 경우 제수변에서 노드를 생성하지 

않은 경우(DB 설계시 제수변에서 노드생
성 자체를 반 하지 않은 경우)

지하시설물도작업

세부지침 준수

관로의 

방향성 

오류

데이터 입력자가 원도상에 나타난 시설

물의 형상만을 입력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

원도에 유수의 방향

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입력

속성 

데이터의 

오기

이기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입력상의 

오류를 범하게 되며 이로 인해 원도 및 

원장의 내용과 입력 데이터의 내용이 일

치하지 않는 오류를 유발

원도와 원장을 정서

하여 작업자가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입력 
형식을 정형화함

인접도엽 

오류

인접도엽의 연결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엽내에서의 데이터만 입력하고 종료하

는 경우 연결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거나 

연결되는 데이터가 있어도 레이어나 속

성정보가 다르게 입력되는 경우가 발생

인접도엽의 연결상

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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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지자체별 감리성과

1.지자체별 최종 감리결과

1)서울특별시

(1)사업관리

서울특별시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현장작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DB구축 작업공정을 계획일정보다 단축하여 추진하는 등 일정관리가 잘 이루어

졌으며, 주관사업자 및 컨소시엄 업체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 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부문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볼 때 개발시스템의 성격과 

특성이 상이하며, 구현해야 하는 응용기능이 많아 다소 일정관리에 어려움이 있

었다고 판단된다. 하수관리시스템 개발부문은 하수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테스

트 활동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으나, 일정지연에 따른 대책마련 등 

사업추진 변경관리가 다소 미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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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 추진 초기에 감리와 협의하여 설정한 프로토타입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 는데, 이는 프로토타입의 설정시기와 작업시점의 차

이에 의해 발생된 문제 다.

작업지역의 특성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지원과 관심으로 계

획된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 다.

(2)조사‧탐사 및 DB구축

현장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DB입력을 성실히 수

행하여 전체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 다.

전체물량의 20%는 현장조사 작업을 실시하여 DB를 구축하고, 80%의 물량은 

국가기본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단순DB입력 작업으로 성과물을 구축하여 성과물

의 품질간의 편차가 다소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

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는 오류발생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과정에 발견

된 오류는 반드시 현장확인 후 수정하는 등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

인 품질향상을 위한 관심과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3)응용시스템 개발

서울시 하수관리시스템은 타 지자체와 업무성격과 위계 등을 비교할 때 상이

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업무분석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

관기관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토타입 시스템개발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관

리기법Ⅰ에 따른 산출물 활동, 감리의견 반  등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서울시 환

경에 적합한 하수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 다.

사용자시스템을 구청에 이식하여 현장 실무 담당자에 의한 충분한 단위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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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합테스트 과정을 수행하 으나, 아직 미미한 사용자 요구사항이 도출되는 

만큼 사용자중심의 하수관리시스템 구현을 위해 유지보수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추가개발이 필요한 중요기능 도출 등을 위한 기

초자료 축적 활동이 필요하다.

2)울산광역시

(1)사업관리

신기준점을 이용한 지형도 수정제작의 어려움으로 후속 공정인 조사탐사 및 

DB구축 작업이 지연되어 일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완성된 지하시설물 

데이터 및 도시계획 데이터가 개발 시스템에 활용되어 각종 테스트 활동을 적정

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일정지연에 따른 대책마련 등 사업추진 

변경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설정된 프로토타입에 정의된 작업절차

를 준수하지 못하 으나, 짧은 공기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지원과 관심으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 다고 판단된다. 다만,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지하시설물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는 오류발생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성과심사 이전까지 지속적인 다단계 중복 검수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2)조사‧탐사 및 DB구축

신기준점 성과로 지형도 수정제작에 따라 조사탐사 및 DB구축에 소요되는 작

업일정이 부족하 으나, 공정만회 대책수립 및 사업관리가 양호하여 기간내 완

료되었다. 단, 정위치편집 완료 이전의 도면을 조사탐사용 야장으로 활용함에 따

라 도화후 현장지리조사에 의해 보정되지 않은 지형지물의 오류가 지하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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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데이터에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성과심사 이전까지 샘플링을 통

한 현장확인 등 지속적인 검수활동이 필요하다.

구축된 도시계획 도형데이터는 원시자료의 신축, 데이터 입력과정상의 오차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원시도면의 도시계획선과 정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본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은 도시계획 정보의 관리 측면에서 도시계획 담당부서

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 , 적절한 응용시스템을 구현하고자 노력하 다.

따라서 향후 유지보수기간 중 최종 완성된 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단위

테스트 및 통합테스트를 수행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해야 하며,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과거 5년 동안 울산광역시 UIS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된 사업 전체에 대한 데이터 유지보수 및 시스템 기능 등의 

보완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쌍용정보통신은 구현된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환경에 적합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

3)대구광역시

(1)사업관리

6개사 공동도급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일관성 있는 데이터의 품질확보 및 일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완성된 지하시설물 데이터구축에 활용된 기본도

데이터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추진 일정지연을 초래하 다. 또한, 일정

지연에 따른 대책마련 등 사업추진 변경관리가 미흡하여 기설정된 프로토타입에 

정의된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짧은 공기와 많은 위험요소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현장검증 활

동 등의 지원과 관심, 주관사업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등으로 계획된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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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업을 완료하 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성과심사에서 좋

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지하시설물 데이터는 오류발생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향후 지하시설물 데이터 활용시 및 도로굴착 확인시 지속적인 검증

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조사‧탐사 및 DB구축

현장 조사‧탐사 수행중에 기제작된 기본도의 도로폭 등이 현황과 서로 다른 

부분 등 수치지형도의 품질에 다소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기본도를 활용하여 구

축하는 조사탐사 및 DB구축에 소요되는 작업일정이 부족하 다.

그러나 주관사업자의 공정만회 대책수립 및 범위관리, 변경관리 등 사업관리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여 기간내 완료되었다. 

또한 사업초기에 6개 사업체간의 현장야장, 원도, 구축된 데이터 등이 서로 상

이하여 일관된 성과물 작성이 미흡했으나 주관사업자와 기타 사업체간의 조사‧

탐사 방법, 데이터구축 방법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서 다소 미흡

하지만 일관된 성과물을 작성하 다. 그러나, 현장 조사‧탐사 부분에서 이격거리 

측정 등의 방법이 사업체별로 서로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향후 데이터 활용시 

작업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데이터구축 이력사항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4)대전광역시

(1)사업관리

금번 사업은 1단계사업으로 작업공정 및 방법 등에 대한 검증 및 향후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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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초

기에 사업비용 및 작업물량에 비해 사업공기가 짧아 다소 지연되었다.

특히 관로탐사와 측량작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작업방식과, 포설도의 조사‧입

력은 타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정으로, 작업 전 공정

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발주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성과물 전체에 대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유도

하 으며, 컨소시엄 업체간의 상호협력으로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성

공적으로 완료하 다.

이에 최종 성과물의 품질을 확보하 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물 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구축되었다.

(2)조사‧탐사 및 DB구축

1차 사업의 조사‧탐사 수행시 관로 탐사와 측량작업을 별도로 진행하여, 이후 

공정인 데이터 입력 지연을 초래하 으며, 사업 후반부에 작업량이 편중되어 데

이터상에 상당량의 오류가 존재하 으나, 단계별 중복 검수를 통해 데이터의 품

질을 확보하 다.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1차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조사‧탐사 작업 방

법을 선택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인 바람직하다.

또한 기본지형도가 현황과 상이한 지역의 경우, 실제 도로선과 상수시설물간

의 이격 거리와 도면상에서의 거리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

가 요구되며, 후속 사업추진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현장 작업 진행 

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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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원시

(1)사업관리

주관기관인 수원시와 감리기관 사이의 업무역할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아, 사업진행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

구된다. 수원시 담당자들이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 고,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부합되는 성과물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된다.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가 다소 미흡하 으나, 프로토타입

의 작성 등 각종 문서정리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등 기술적인 업무처리는 양

호하게 수행되었다고 사료된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기관의 관심도가 지속될수록 수원시 UIS구축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사업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조사‧탐사 및 DB구축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어 있는 탐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관사업자 측에서 많은 

노력을 하 으며, 불탐유형 분석 및 관리가 잘 되었다.

향후 불탐구간 부분은 관련 실무부서의 업무수행시 확인한 후, 확인된 관로에 

대해서는 기구축 데이터의 수정‧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체

계 마련이 필요하다.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샘플검수 결과 전차 검수에서 지적된 속성 오류 등이 

많이 감소했으며, 전체적으로 데이터 품질이 향상되었다. 이는 주관기관 및 주관

사업자의 협조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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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천시

(1)사업관리

주관사업자는 데이터구축 사업자와 업무협조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인 사업관

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도급업체간의 업무분장체제가 모호하여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일정에 차질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 역할이 미흡하 다.

10차에 걸친 감리 수행시 공정지연이 빈번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

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보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 으며, 구축된 데이터 

자체검수 수행시 불명확한 상황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 도중 (주)진우GDS의 사업포기로 인해 잔여 DB업체가 업무

량이 증가됨으로써 데이터 품질확보에 우려가 있어 일정 변경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었으나 미흡하 다.

시스템 개발부문에 있어서 상수도관리시스템 구축과는 달리 하수도관리시스

템 개발부문은 하수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테스트 활동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

쳐 개발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상수관리시스템에 비해 사용자요구사항의 반 활

동이 미흡하 다. 시스템 개발시 추가로 발생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 함에 있

어서 다소 일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일정지연에 따른 대책마련 

등 사업추진 중 적절한 변경관리가 다소 미흡하 다.

사업 추진 초기에 감리와 협의하여 설정된 프로토타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보

완이 되었으나, 이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 다. 최종적으로 현장 

검수를 수행한 결과 일부 속성의 오류가 발생하 으나,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업

무해결 노력으로 사업을 완료하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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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탐사 및 DB구축

작업의 일관성 및 고품질 확보를 위하여 실제 조사‧탐사 작업자가 참고하기에 

용이한 단계별 지침을 상세하게 작성하 으나, 작성된 지침 준수 및 데이터의 오

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별 활동은 미흡하 다고 판단된다.

DB구축 부문에서는 전차사업에서 기구축된 데이터의 변환방법에 대한 기술

적인 검토 및 변환작업 수행이 사업 초기에 이루어져야 했으나, 상수도 DB구축

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재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여 일정지연의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사업기간 중 발생된 공사에 의해 상‧하수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및 변경된 데이터에 대한 보완이 과업기간 내에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아 검수작업이 지연됨으로써 일정에 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현장 검수 결과 현장성과물의 보완작업이 요구되어,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사

업자에게 보완토록 지시하 으므로, 관경 오기 및 관로 위치 오류 등 일부항목에 

대해 검토 후 품질을 확보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는 오류발생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과정에 발견

된 오류는 반드시 현장확인 후 수정하는 등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

인 품질향상을 위한 관심과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3)응용시스템 개발

상‧하수도관리시스템 구축은 주관기관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토타입 시스템

개발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

고, 감리의견을 반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부천시 환경에 적합한 상‧하수도관

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 다고 판단된다.

상수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시스템을 부서에 설치하여 현장 실무 담당자

에 의한 충분한 단위테스트와 통합테스트 과정을 수행하여 발생된 사용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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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반 하려고 노력하 다.

반면에 하수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상수도관리시스템에 비해 검증기간이 부족

하 으므로, 사용자중심의 상‧하수도관리시스템 구현을 위해 유지보수기간을 적

극 활용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추가개발이 필요한 주요기능 도출 

등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원주시

(1)사업관리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감리지적사항을 적절히 반 하 고, 범위, 일정, 

품질관리를 양호하게 수행하 다.

지하시설물전산화 및 수치지도제작 사업의 감리계약은 2000년 11월에 체결되

었으나 본사업 완료일은 2000년 12월 25일이었다. 따라서 주관사업자가 감리지

적사항을 수정‧보완할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 으나,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사업을 양호하게 추진하 다.

(2)조사‧탐사 및 DB구축

사업성과물에 대한 샘플 검토 결과, 성과물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 으나, 주관

사업자가 검수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성과물의 품질을 향상

시켰으며 향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을 위하여 원주시 고유의 프로토타입을 

적절히 작성하 다.

사업성과물에 대한 샘플검토 결과, 도면 표기의 일관성이 미흡하 고, 제원표

기 누락 및 오기가 발생하 으며, 일부 레이어 및 심볼의 모양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작업규칙 등의 관련규정과 상이하 으므로 주관사업자는 검수활동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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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는 작업자들이 사업초기부터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

칙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원주시 지하시설물전산화 및 수치지도제작 사업을 위한 시설물별 세부지침인 

프로토타입 및 관련 산출물이 적절히 작성되었으므로 향후 관련사업 추진시 적

용한다면, 지하시설물도 관련 사업을 보다 적절하게 추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8)청주시

(1)사업관리

사업초기에 투입인력, 기상조건, 작업물량 변동 등에 의해서 작업진행에 다소 

차질을 빚었으나, 주관사업자 및 컨소시엄 업체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성공적으

로 사업이 완료되었다.

특히, 완성된 성과물에 대해서 자체검수를 수행하 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종

료시점에 완성된 데이터에서 미비점이 발생되었으나, 주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이 사업 성과물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주관사업자 

및 컨소시엄 업체에서는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최종 성과물의 품질을 확보하

다.

(2)조사‧탐사 및 DB구축

기본지형도가 현황과 상이하거나, 기본지형도의 오류가 발생되어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점 설정 작업 및 그에 따른 조사‧탐사 및 

DB입력을 성실히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 다. 기본지

형도가 현황과 상이한 지역에서 TP점과 TP점 사이의 상수관련 시설물의 위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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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시 실제 도로선과의 이격거리와 도상에서의 거리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9)천안시

(1)사업관리

사업 진행 중 (주)삼성지도사의 사업포기로 인해 사업추진 일정에 다소 차질이 

있었으며, 1차사업 범위와 2차사업 범위를 통합하여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1차 

사업기간 내에 해당 물량 구축시 성과품질 확보가 우려되었다. 그러나, 일정지연

에 따른 대책마련 등 사업추진 변경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주관기관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DB구축이 이루어졌으며, 주관사업자가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단계 중복검수 활동 및 발생 오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완함

으로써 구축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의 생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많은 위험요소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기 추진사업에 대한 경험과 현장

검증 활동 등의 지원과 관심, 주관사업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등으로 양호하

게 사업을 완료하 다고 판단된다.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향후 지하시설물 데이터 활용 및 도

로 굴착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조사‧탐사 및 DB구축

(주)삼성지도사의 사업포기 이후, 1차 사업물량을 구축함에 있어 구축물량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아 데이터 성과품질의 저하가 우려되었으나, 자체검수 노력

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일정수준의 성과를 확보하 다.

샘플검수 결과 관로의 시스템 연장이 원도상의 연장길이와 상이한 부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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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발생하 고, 현장검수에서는 관로의 속성 오류 등이 발견되었으므로 2차 사업 

진행시 지속적으로 검증활동을 통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관거, 암거 연장을 확인한 결과 조사‧탐사가 양호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된다. 2차 사업 추진시에도 조사 물량과 탐사 물량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향후 사업 추진시 수정‧보완된 프로토타입 절차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관리를 한다면 보다 좋은 품질의 지하시설물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사료된다.

10)전주시

(1)사업관리

1차사업 및 2차사업 일정변경에 따른 대책마련 등 사업추진 변경관리가 원활

하게 이루어져 발주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DB구축이 이루어졌으

며, 주관사업자가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단계 중복검수 활동을 통하여 

발생 오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구축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의 구축이 

이루어졌다.

발주기관의 기 추진사업에 대한 경험과 현장검증 활동 등의 지원과 관심, 주관

사업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의 관심도가 지속될수록 전주시 UIS구축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 사업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타부

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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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탐사 및 DB구축

1차사업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프로토타입 절차에 따른 작업으로 인해 2차사

업 데이터검수 결과 데이터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2차사업 추진시 1차사업과 일

관성을 유지하 으며, 사업 내용 및 작업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와 협의한 

후에 적절히 대처하 다.

사업진행 중 지하시설물데이터 출력도면과 탐사야장, 원도, 대장조서 상호간

의 속성오기 및 형식 불일치, 하수시설물 입력 누락 등의 오류들이 지적되었으나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자들의 수정‧보완을 통해 일정수준의 성과를 

확보하 다.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향후 지하시설물 데이터 활용 및 도

로굴착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업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 제작된 프로토타

입 절차를 보완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며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관리를 한다면 보다 높은 품질의 지하시설물데이터가 구축될 것이다.

11)여수시

(1)사업관리

짧은 공기와 많은 위험요소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기 추진사업에 대한 

경험과 현장검증 활동 등의 지원과 관심, 주관사업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등

으로 양호하게 사업을 완료하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결과와는 달리 공공측량성과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

은 것에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이는 사업성과물에 일부의 검증되지 못한 오류가 

존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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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체기간중 주관사업자가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오류

를 보완함으로써 구축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의 생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새롭게 선정됨에 따라 기 구축된 자료를 

파악하는데 초기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일정지연에 따른 대책마련 등 사업

추진 변경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주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DB구축이 이루어졌다.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향후 지하시설물 데이터 활용 및 도

로굴착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조사‧탐사 및 DB구축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정의하 으나 이에 따른 각 공정

단계별 작업 지침들의 정리가 미흡하 으며, 각 사업자들의 작업방식이 상이하

여 기설정된 프로토타입 절차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

다.

이로 인해 샘플검수 결과 지하시설물데이터 출력도면과 탐사야장, 원도, 대장

조서 상호간의 속성오기 및 형식 불일치, 하수시설물 입력 누락 등의 오류들이 

발생하 으나 주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자들의 자체검수 노력을 통해 수

정‧보완하여 일정수준의 성과를 확보하 다.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수정‧보완된 프로토타입 절차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관리를 한다면 보다 높은 품질의 지하

시설물데이터가 산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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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포항시

(1)사업관리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회사간 업무분장 및 각 사별 투입인

력에 대한 의견 조율, 작업물량 변동 및 조정 등에 의해서 작업진행에 다소 차질

을 빚었으나, 주관사업자 및 컨소시엄 업체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사

업이 완료되었다.

완성된 성과물에 대해서 자체검수를 비롯하여 검수기관이 검수를 수행하 음

에도 불구하고 사업 종료시점에 완성된 데이터에서 미비점이 발생되었으나, 발

주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사업 성과물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검토 및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 으며, 주관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부

응,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최종 성과물의 품질을 확보하 다.

발주기관은 본 사업 추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가능한 위험요소의 예측 및 

관리, 기 설정된 프로토타입의 활용 등으로 현재 추진중인 지하시설물도 관련사

업에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UIS관련 사업 추진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

(2)조사‧탐사 및 DB구축

기본지형도가 현황과 상이하거나,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의 증가 등이 발생되

어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사‧탐사 및 DB입력을 성실히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 다.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정의하 으나, 이에 따른 각 공정

단계별 작업 지침들의 정리가 다소 미흡하 으며, 이로 인해 검수기관의 검수 결

과 지하시설물데이터 출력도면과 탐사야장, 원도, 대장조서 상호간의 속성오기 



제 3장∙지자체별 감리성과   75

및 형식 불일치, 하수시설물 입력 누락 등의 오류들이 발생하 으나,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자들의 자체검수 노력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일정수준의 

성과를 확보하 다.

향후 사업 추진시 수정‧보완된 프로토타입 절차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관리를 한다면 보다 좋은 품질의 지하시설물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사료된다.

13)제주시

(1)사업관리

일정변경에 따른 대책마련 등 사업추진 변경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주관기

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DB구축이 이루어졌으며, 주관사업자가 성과

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단계 중복검수 활동 및 발생 오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구축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의 생성이 이루어졌다.

발주기관의 기 추진사업에 대한 경험과 현장검증 활동 등의 지원과 관심, 주관

사업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등으로 양호하게 사업이 완료되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기관의 관심도가 지속될수록 제주시 UIS구축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므로 본 사업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타부

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된다.

(2)조사‧탐사 및 DB구축

사업진행 중 지하시설물데이터 출력도면과 탐사야장, 원도, 대장조서 상호간

의 속성오기 및 형식 불일치, 상수시설물 입력 누락 등의 오류들이 지적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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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자들의 수정‧보완을 통해 일정수준의 성과를 

확보하 다.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향후 지하시설물 데이터 활용 및 도

로굴착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업방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기제작된 프로토타입 

절차를  보완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며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관

리를 한다면 보다 높은 품질의 지하시설물데이터가 구축될 것이다.

2.검수 성과

1)전주시

(1)현장 검수

2001년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기간동안 13.30km의 물량을 1차적으로 

검수를 실시하 으며, 9.97km의 물량을 2001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의 2차

검수 기간동안 검수하 다. 현장 조사‧탐사 성과의 적정성 확인 및 오류 유형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 으며, 검수결과는 다음 <표 3-1>과 같다.

1차 현장 검수 결과 시설물의 위치오류 및 관로연결 오류가 주된 오류로 나타

났고, 2차 현장 검수 결과 관로연결 오류 및 시설물 누락이 주된 오류로 발생하

다. 2차검수시에는 1차검수에서 발견된 하수관로, 맨홀, 물받이의 위치오류가 보

완이되어 전체적으로 현장 조사‧탐사 오류가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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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전주시 차수별 검수결과

구 분 1차 현장 검수 2차 현장 검수

현장

검수

결과

-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조사는 
전반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정확성을 확보 한 것으로 판단

되나, 현장조사시에는 하수맨
홀 및 물받이 위치오류, 데이터 
입력시에는 관로연결오류가 

일부 발생함

-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조사는 전반적으
로 일정수준 이상의 정확성을 확보 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조사시에 하수맨
홀 위치오류가 일부 발생함

-현장 조사‧탐사 야장과 제2원
도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과정

에서 시설물의 위치오류가 발

생함

 ‧관로 연결 오류(357011865A)

- BOX관로를 실폭으로 데이터를 입력하
지 않고 단선으로 입력한 경우가 발생함

 ‧ 1.5m이상인 BOX관로는 실폭으로 입
력되어야 함

-하수맨홀 및 물받이 위치오류
가 발생된 경우 현장조사시 일

부 위치조사가 부정확하여 발

생된 오류임

-하수맨홀 위치오류가 발생된 경우 현장
조사시 수치 오독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

로 보임

-현장확인 및 조사‧탐사 야장, 
제2원도, 최종출력도면의 비교
검수가 필요함

-현장확인 및 조사‧탐사 야장, 제2원도, 
최종출력도면의 비교검수가 필요함

(2)데이터 검수

전주시 데이터 검수는 1차(2001년 4월 9일 ∼ 2001년 5월 3일), 2차(2001년 6월 

11일 ∼ 2001년 6월 15일)로 실시하 으며, 전수 검수로 252㎞의 물량을 소화하

다. 데이터 검수 중점사항으로는 전산화된 지하시설물도에 대해 실시하는 검

수로서 현장 조사‧탐사된 결과(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들)가 정확히 입력이 되었

는지 육안과 시스템을 통해서 산출물들을 확인하 다.

데이터 주요 오류 내용은 육안 검수에서는 속성 및 제원표기 오기이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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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에서는 연장 및 코드가 불일치 하는 오류이며,  <표 3-2>는 오류내용별로 구

분한 것이다.

<표 3-2> 전주시 데이터 검수 오류 내용

구 분 오류 내용 오류 코드

육안중쳡검수

도곽경계불일치 E11001
시설물누락 E11002

심볼모양이 일치하지 않음 E11003
시설물 위치가 일치하지 않음 E11004

제원표기 오기 E11005
제원표기 누락 E11008

원도에 없는 시설물 표기계 E11009

조서검수
제원표기 오기 E11005
제원표기 누락계 E11008

화면검수

데이터를 읽을수 없음 E21004
도곽좌표가 정확하지 않음 E21008

Overshoot E22001
관로에 가상노드가 존재함 E22005
관로의 방향이 틀림 E22006
속성데이터 누락 E24001
속성데이터 오기 E24004

인접도엽에 연결되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E25002
인접도엽에 연결되는 속성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음 E25003
인접도엽에 연결되는 관로가 일치하지 않음계 E25004

프로그램검수

관로에 가상노드 존재 E22005
관로의 방향이 틀림 E22006

단독으로 존재하는 선형 데이터 E22010
면이 폐합되지 않음 E22011

관로의 교차지점에 노드가 생성되지 않음 E22013
속성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음 E24001

코드값이 정확하지 않음 E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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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항시

(1)현장 검수

포항시 검수는 2001년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의 기간동안 22.30km의 물량

을 1차적으로 실시하 으며, 35.5km의 물량을 2001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의 2차검수 기간동안 검수하 다.

현장 조사‧탐사 성과의 적정성 확인 및 오류 유형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실시

하 으며, 검수결과는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포항시 차수별 검수결과

구 분 1차 현장 검수 2차 현장 검수

현장

검수

결과

-관로의 관경오기 및 시설물의 위치
오류가 발생함

 ‧기본도 오류 및 지거측량의 기준
점 선정이 미흡하여 하수시설물

의 위치 오류가 발생함

-관로의 위치오류와 기본도와 현
장의 차이에 따른 오류가 발생함

 ‧기본도의 도로폭이 현장과 상이
하여 관로의 위치가 데이터상에 

잘못 입력된 경우가 발생함

-줄자의 수치오독에 의해 하수시설
물의 위치 오류가 발생함

-하수시설물의 위치조사시 줄자의 
오독 및 기준점 선정이 잘못되어 

오류가 발생함

 ‧기준점으로 선정한 지형지물이 
기본도상에서 부정확하게 표현

되어 있어 조사한 하수시설물의 

위치가 틀려지는 오류가 발생함

-현장확인 및 조사‧탐사 야장, 원도, 
최종출력도면의 비교검수가 필요

함

-현장확인을 통해 정확한 지형지물
(보‧차도 경계 등)을 이용하여 하수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해야 함

-현장확인을 통해 정확하게 기본
도에 표현되어 있는 지형지물(보‧
차도 경계 등)을 이용하여 하수시
설물의 위치를 조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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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현장검수 결과 시설물의 위치부정확 및 관로의 관경오기가 주된 오류로 

발생하 으며, 2차 현장검수 결과 관로의 위치부정확 및 기본도의 부정확 오류가 

주로 발생되었다.

1차, 2차 현장검수 결과 시설물의 위치 부정확이 주된 오류이며, 이는 지거측

량시 부정확한 기준점을 사용하거나 기본도(도로폭, 인도폭 등)가 부정확하여 발

생된 오류이다.

(2)데이터 검수

포항시 데이터 검수는 2001년 5월 14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를 1차적으로, 

2001년 6월 23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를 2차적으로 실시하 으며, 각각 547

㎞물량을 검수하 다. 이는 전산화된 지하시설물도에 현장 조사‧탐사된 결과(시

설물의 위치 및 속성들)가 정확히 입력이 되었는지 육안과 시스템을 통해서 산출

물들을 확인하는 것을 중점사항으로 실시하 다.

데이터 검수 결과 발생한 주요 오류 내용은 육안 검수에서는 속성 및 제원표기 

오기이며 시스템 검수에서는 연장 및 코드가 불일치 하는 오류와 인접오류이다. 

다음 <표 3-4>는 오류내용별로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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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포항시 데이터 검수 오류 내용

구 분 오류 내용 오류 코드

육안중쳡검수

시설물누락 E11002

시설물 위치가 일치하지 않음 E11004

제원표기 오기 E11005

제원표기 누락 E11008

원도에 없는 시설물 표기계 E11009

조서검수
제원표기 오기 E11005

제원표기 누락계 E11008

화면검수

관로의 방향이 틀림 E22006

레이블이 중복되어 존재함 E22008

단독으로 존재하는 선형데이타 E22010

시설물이 관로에 존재하지 않음 E23001

관로가 누락됨 E23003

속성데이타가 입력되어 있지 않음 E24001

속성데이터 오기 E24004

속성데이터가 중복됨 E24007

인접도엽에 레이어가 존재하지 않음 E25001

인접도엽에 연결되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E25002

인접도엽에 연결된 데이터 속성이 불일치 E25003

인접도엽에 연결되는 관로가 일치하지 않음계 E25004

프로그램검수

필드가 존재하지 않음 E21002

속성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음 E24001

코드의 값이 정확하지 않음 E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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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주시

(1)현장 검수

제주시 현장 검수는 1차로 6.25㎞의 물량을 2001년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의 기간동안 실시하 으며, 2차로 14.32㎞의 물량을 2001년 5월 21일부터 5월 26

일까지 실시하 다. 현장 조사‧탐사 성과의 적정성 확인 및 오류 유형을 파악하

고, 위치 측량은 사업자들의 작업방법과 동일한 절대위치 측량을 하 으며, 이러

한 검수결과 내용은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제주시 차수별 검수결과

구 분 1차 현장 검수 2차 현장 검수

현장

검수

결과

-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조사는 전반적
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정확성을 확보 

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관로 및 제
수변의 위치오류가 발생함

-성과품질은 전반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정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관로의 위치오류
가 발생함

-현장 탐사 및 절대위치 측량시 작업
자들의 실수와 입력시 발생하는 입력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비금속관로인 Hi-3P와 PE 재질 관로
의 성과는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검증

된 것이므로 위치 및 심도의 정확성

은 원시자료의 정확성에 향을 받을 

수 있음

-현장검수에서 발생한 주요 오류
내용은 관로의 위치오류이며, 이
는 현장 탐사 및 절대위치 측량시 

작업자들의 실수와 입력시 발생

하는 입력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오류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후 
신속한 보완작업이 필요함

-전체적인 관로의 선형을 분석하여 꺾
임 현상이 있는 부분은 현장도면 및 

절대위치 측량성과 검토와 주변 지하

시설물을 고려한 정 탐사로 현장확

인을 해야할 것임

-현장조사‧탐사 도면과 최종출력
물의 비교검수를 통해 입력오류

를 줄이고, 관로의 선형이 심하게 
꺾인 경우는 현장을 재확인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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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수 결과 오류수와 2차 검수결과 오류수를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경우 2

배수로 감소하 으나, 1차 2차 현장 검수 결과 관로의 위치오류가 주로 발생되었

으며, 그 오류수가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데이터 검수 

제주시 데이터 검수는 1차 검수기간을 2001년 5월 11일부터 2001년 6월 9일까

지로 하고, 2차 검수 기간을 2001년 6월 19일부터 2001년 6월 22일까지로 하 으

며, 1, 2차 각각 212㎞물량을 검수하 다. 전산화된 지하시설물도상에 현장 조사‧

탐사된 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들이 정확히 입력이 되었는지를 육안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중점사항으로 실시하 다. 다음 <표 3-6>은 오류내용별로 구

분한 것이다.

<표 3-6> 제주시 데이터 검수 오류 내용

구 분 오류 내용 오류 코드

육안중쳡검수

시설물누락 E11002
시설물 위치가 일치하지 않음 E11004

제원표기 오기 E11005
제원표기 누락 E11008

원도에 없는 시설물 표기계 E11009

조서검수
제원표기 오기 E11005
제원표기 누락계 E11008

화면검수

도곽좌표가 정확하지 않음 E21008
속성데이터 누락 E24001
속성데이터 오기계 E24004

프로그램검수

단독으로 존재하는 선형데이터 E22010
면이 폐합되지 않음 E22011
노드 미생성 E22013
속성데이터 누락 E24001

코드값이 정확하지 않음 E24006



84

데이터 검수 결과 육안 검수에서는 속성 및 제원표기 오기, 누락과 시설물 위

치가 불일치하는 오류가 주로 발생하 으며, 시스템 검수에서는 연장 및 코드가 

불일치하는 오류와, 속성데이터 입력 누락이 일부 발생하 다. 

3.향후 발전방향

지금까지 진행된 감리결과를 토대로 향후 GIS관련 사업추진시 설정된 프로토

타입을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한다. 

프로토타입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데이터구축을 위한 작업절차, 단계별 세

부작업지침 등이 정의되어 있다. 각 해당 지자체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을 위

해 정의된 프로토타입은 몇 차례에 걸쳐 실시된 감리 기간 동안 실제 적용되었

고, 지속적인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상수도 지하시설물도 작업

절차를 확립하 다.

따라서 향후 구축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도의 유지보수, 여타 지하시설물도 

구축 및 본사업과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구축된 데이터 유지보수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구축된 지하시설물관련 데이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굴착공

사 등에 의해서 관망위치 현황 등의 정보가 육안으로 확인될 시 구축된 데이터의 

수정 및 변경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구축된 지하시설물데이터 및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정보화 

제도기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구축된 지하시설물데이터는 관련 실무부서에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화 업무환경에 적합한 정보화관련 제도 및 조례의 정비 또는 제정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 검토가 수반되어 향후 UIS구축을 위한 기반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여 정보화 업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

록, 정보화관련 제도 및 조례의 정비 또는 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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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해야 한다.

셋째, 향후 GIS관련 사업 추진시 설정된 프로토타입 활용 및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프로토타입에서는 지하시설물 데이터구축을 위한 작업절차, 단계별 세부작업

지침 등이 정의되어 있다.

해당 지자체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을 위해 정의된 프로토타입은 5차에 걸

쳐 실시된 감리 기간동안 실제 적용되었고, 지속적인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수

정‧보완되어 확립된 지하시설물도 작업절차이다. 그러므로, 향후 구축된 지하시

설물도의 유지보수, 여타 지하시설물도 구축, 본사업과 유사한 사업 추진시 프로

토타입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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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H A P T E R
정책 제안

1.감리결과 분석

1)감리 효과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감리를 수행한 결과 사

업관리, 인력관리, 조사‧탐사 및 DB구축, 시스템 개발 등 사업전반에 걸쳐 사업

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함으로써 최종 결

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 다고 판단된다. 감리를 실시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사업추진상의 문제 최소화

감리 과정에서 관리시스템 개발 및 산출물 작성에 있어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

된 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감리 부재 시 이러한 문제들이 시스템에 계속 잔존

하여 사용자의 목표수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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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최종 성과물에 있어 데이터의 품질 등이 목표수준 이상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성과가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감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발생 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최소화 시켰다.

(2)사업관리의 감독기능 강화

지자체로 하여금 일정 및 과업 범위 변경 등 사업추진상의 변경사항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주관기관 및 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 수준을 향상시켰다.

(3)사업운 의 적절성 증진

공공근로인력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인력채용‧해고 및 임금지급

의 적정성 등을 향상시켰다. 

주관기관 담당자 및 주관사업자가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

을 숙지하지 못하여 사업추진 시 규칙을 미흡하게 적용하 으나, 감리수행으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4)전산화 추진방향 정립에 기여

정보기술 및 정보관리의 통합적 문제해결을 제시하 으며, 시스템 개발업무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기여하 다.

(5)정보화 촉진 및 역기능 방지 능력 제고 

DB구축과정 및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평가하고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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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 등 보안대책에 대한 수립 여부를 검토하여 정보화 환경에서 발생 가능

한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 다.

또한 조직내 의사결정자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구축된 데이터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 다.

GIS감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GIS관련기술을 전파함으로써 GIS관련 산업의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며 GIS감리인은 GIS업계, 발주기관 및 GIS감리기관

의 신기술 정보네트워크 구성에 기여하 다. 또한, GIS관련분야의 최신 정보기

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유사사업에 대한 정보전달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여 

GIS산업 전반의 활성화와 발전의 시너지 역할을 수행하 다.

(6)비용절감 효과

GIS전문인력을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GIS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장애를 제

거하여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GIS사업에 대한 투자손실을 방지하고 투자비용대

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GIS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 감리인이 계획단

계에서부터 최종 시스템 운 단계까지 감리를 수행함으로써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GIS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고 국가GIS사업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GIS사업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 활동으로 국가GIS구축 사업의 

비용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향후에 발생 가능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7)성과물의 품질확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GIS사업에 대한 성과물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GIS사업

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또한, GIS감리는 국가

GIS구축 사업관리의 타당성 검토, 공간DB구축 공정의 적합성검토 및 GIS활용체

계의 품질확보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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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체계적 개발방법론의 적용

사업자의 개발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구조적 분석기법 및 관련 개발

방법론에 의한 체계적 시스템 개발을 유도하 다.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부문별로 시스템 및 산출물을 검토하고 사용자의 요구

에 부합되는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하여 시스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 으며, 

시스템의 위험요소 등을 관리하여 시스템의 안전성 등을 향상시켰다.

(9)발주자의 의사결정 지원 및 쟁점사항의 합리적 해결 유도

과업의 주요 변경사항 또는 쟁점사항 발생시 기술적 검토에 따른 자문을 통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 다.

(10) NGIS 감리 체계 마련 및 노하우 습득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에 거쳐 실시된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의 감리

는 이 사업에 참여했던 20여개의 지자체와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5~10회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실무 경험을 습득하여 향후 감리시 발생 가능한 문제 등을 예

상하여 대처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시 보다 적절한 감리체계를 마련하여 효

과적인 감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전문인력 확보

1998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감리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얻어 감리와 학

습을 병행‧추진하 으며,  1999년도, 2000년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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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감리실시로 인해 충분한 경험을 확보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

2)해결 과제

3차에 걸쳐 감리 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발

주기관, 사업추진기관, 감리기관으로 구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 다.

(1)발주기관

① GIS추진 전담조직 필요

GIS 추진 전담조직이 주관기관에 대부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실제 시스템 사

용자부서와 시스템 구축 추진 부서가 상이하여 양 부서간의 이해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GIS추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② GIS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발주기관 담당자의 공간데이터 등에 대한 다소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GIS 

환경은 기존에 추진하던 MIS 환경의 전산화 방향과 상이하므로 관리시스템 개

발 프로젝트 관리능력 및 전산기술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중간 및 고위관리자의 정보화마인드 미흡

관리자 그룹의 경우 정보화 환경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

확한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 사용자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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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사용자부서의 취약한 전산기본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정보기술을 활용능

력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④데이터 보존에 대한 노력 부족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과거 데이터의 부재에

서 기인함으로 향후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보존에 대한 노력이 필

요하다.

⑤정보관리 및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개발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이 미흡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부족

하므로 정보관리 및 통제에 중요성에 대해 일깨울 수 있도록 한다.

⑥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어려움

GIS 관련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

움이 있다. GIS 관련업무 추진 시 GIS 정보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충분한 교육 

및 현장경험이 필요하므로 담당자가 부서 이동 없이 장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사업추진기관

① GIS전문기술 부족

일부 사업자의 경우 GIS 전문기술이 부족하여 UIS 구축 방향에 적합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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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가 미흡하고, 종합적인 컨설팅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GIS전문기술

을 지닌 사업책임자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GIS전문기술자를 양성하도록 해야한다.

②정보화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문서화의 미흡

품질관리 체계가 마련된 사업자의 경우라도 일정부족 등의 사유로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실행되지 못하 으며 품질보증 관련 활동에 대한 산출물 작성이 미흡

하 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의 정보화 현황 등의 현실을 반 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차별화 전략 미비

정보기술 적용에 있어 대부분의 사업자가 기존에 타 사업에서 적용하 던 기

술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여 신기술 개발 및 시스템 성능의 향상에 소홀히 하

다. 타 사업과 차별될 수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④사업관리의 미흡

일정관리, 투입인력관리 등 사업관리 부문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가 미

흡하여 공정지연 등의 문제를 유발시킨 경우가 다소 발생하 다.

⑤사용자 교육 지원 필요

주관기관의 인식 부족 및 주관사업자의 역량부족으로 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를 위한 사용자 교육계획 및 교육지원이 미흡하 다. 향후 관리시스템의 유지보



94

수를 위한 사용자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⑥방법론의 이해부족

주관사업자의 관리시스템 개발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산출

물 관리가 미흡하 고, 각 주관사업자마다 동일한 관리시스템 개발방법론을 다

소 상이하게 적용하 다.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기술의 축적이 요구된다.

(3)감리기관

①제도환경

감리비 산정에 관한 제도적 기준이 없어 향후 사업 추진시 비용확보 및 발주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전산원은 현재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기준 중 정보시스템 기본 감리비 

산정기준 등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MIS 환경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비 산

정기준이므로 공간데이터를 구축‧활용하는 GIS 환경의 정보시스템 감리비로는 

부족하여 별도의 GIS감리비 산정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GIS 감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피감리기관이 GIS 감리를 타 분야의 감

리(예 : 건설감리 등)와 혼동하여 감리의 목적이나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 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②감리 구성원 

가.관리층 인식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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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의 기본역할은 주관기관 및 주관사업자간의 매개체로 투입인력 및 사업공

정 등 환경적 요인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자문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차이를 좁히는 중재자의 역할이나, 피감리기관 담당자들은 감리를 중앙 부

서에서 실시하는 감사와 혼동하여 문제 발생시 이를 숨기고자 하는 경향이 많았

다. 감리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불명확하여 피감리기관이 감리지적사

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

나.감리인의 측면

감리수행시 감리인은 GIS 및 정보시스템 기술과 감리관련 전문지식 및 실무경

험을 구비하여야 하나 GIS 관련사업에 대한 감리가 최근에야 도입되어 GIS 관련

사업에 대한 감리인의 실무경험이 부족했다. 처음으로 시도된 감리를 토대로 

GIS사업에 대한 감리를 좀더 체계적이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개선 방향

1) GIS감리제도 동향

현재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GIS관련사업의 제도적인 일관성 확보와 GIS감리체계 운용을 위한 제도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GIS감리제도의 도입이 합리적이므로 GIS 법령 정비(안)이 도출되

었으며, 향후 법제화될 예정이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GIS감리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규정내용을 정비하 고, 동법 시행규칙을 제



96

정할 경우 시행규칙에 신규로 포함해야할 GIS감리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GIS감

리시행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건설교통부고시(안)이 제안되었다.

정비내용은 GIS감리 규정, GIS감리 정의, GIS감리 대상범위, GIS감리 기준, 

GIS감리 운 기관 등이다.

(1)선행연구 및 성과

①지리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가.연구 목적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 방법론, 감리 기준 및 지침, 감리인 자격, 감리비 산정 등

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나.연구 내용

◦지리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 개발 방안

특정의 개발방법론을 표준으로 규정하여 강제성을 가지고 적용시키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기존의 정보시스템 개발에 국제 표준으로 제시되어 적

용되고 있는 ISO/IEC 12207를 바탕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의 특성(공간데이터 처

리,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의 연계, 지도 출력 등)을 정보공학적인 측면에서 

반 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등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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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시스템은 일반 정보시스템의 전문분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정

보시스템의 감리 기준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정의된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을 따르고 감리규정, 지침, 감리인 규정, 감리비 산정 규정, 감리기본점검표 등은 

지리정보시스템의 특성을 반 하여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감리인 도입방안

일반감리와 전문감리로 나누고 전문분야에 지리정보시스템 감리를 포함하며, 

시스템 개발실무와 프로젝트 관리경험이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 중 지리정보시스

템 개발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감리는 DB관련 분야와 응용시스템 관련분야로 나누어 

시행하며, 감리단의 구성은 총괄감리인(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감리인) 1인과 감리

인으로 구성하며, 사업비에 따라 조정하 다.(<표 4-1> 참조)

<표 4-1> 감리단 구성비교

구  분

(사업비)

정보시스템감리 지리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도입 방안 연구에서 
제안한 구성

감리시행
회수(회)

감리투입
인력(1회당)

감리시행
회수(회)

감리투입인력
(1회당)

5억원 미만 2회 이하 4명 2회 이하 총괄1명(GIS),
감리인3명(GIS 1명 포함)

10억원 미만 2회 4명 2회 총괄1명(GIS),
감리인3명(GIS 1명 포함)

20억원 미만 2회 5명 2회 총괄1명(GIS),
감리인4명(GIS 1명 포함)

30억원 미만 3회 6명 3회 총괄1명(GIS),
감리인5명(GIS 1명 포함)

50억원 미만 4회 6명 4회 총괄1명(GIS),
감리인5명(GIS 1명 포함)

100억원 미만 5회 7명 5회 총괄1명(GIS),
감리인6명(GIS 2명 포함)

100억원 이상 5회 이상 8명 이상 5회 이상 총괄1명(GIS),
감리인7명(GIS 2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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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시스템 감리비 산정방안

지리정보시스템의 감리비는 사업비를 기초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되며, 사업의 특성(예를 들면 응용시스템을 여러 지역에 설치할 경우나 연속

사업의 경우, 사업의 복잡성 등)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하며, 장기간의 연구와 분

석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 감리 제도화 방안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감리를 일반감리와 전문감리

로 분류하고 일반감리는 한국전산원에서 행하고 전문감리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된 사항은 위임을 받아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

활용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지리정보시스템 감리규정, 지침 등 관련규정을 구체화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측량법 제21조와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측량성과와 측량성과심사는 종이

지도 제작에 한하여 적용하고 DB의 정확성, 정 성, 안전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확보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감리라는 측면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

용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 으며, 또한 지적법령도 공간자료의 

생산, 관리, 활용, 유통 등과 관련된 규정 중 일부는 지리정보시스템 개념으로 정

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②지리정보시스템 감리지침에 관한 기반연구

가.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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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으로서 GIS를 구축하고 운용시에 이의 효율성, 효과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하고 GIS와 관련한 기술적인 특

성을 고려한 GIS 감리지침의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는 그와 같

은 요구에 부합하는 GIS 감리지침의 기반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연구 내용

◦ GIS개발 방법론

기존의 시스템 생명주기에 따른 개발과정의 절차를 준수하면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GIS부분에서 검토하여야 할 부분(데이터의 구축과 유지관리를 위한 기

술과 지침)을 고려하여 GIS개발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 GIS개발모형 감리

기존의 정보시스템 감리 관점에 추가로 검토해야 할 주요내용을 GIS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에서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 검수, DB구축, 활용시스템개발에 대하

여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데이터의 특성과 제도적인 속성 등으로 관련분야

의 상당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GIS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감리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GIS 

분야의 감리를 위한 기반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③ GIS감리 제도화 및 지침연구

가.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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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리정보의 구축, 활용, 유통 등의 과정

에 대한 체계적인 세분화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정보시스템 개발과정을 분류하여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GIS특성을 반 한 GIS활용체계 개발과정

을 체계화하고, 이에 따라 GIS감리방안을 제시하며, GIS감리시 적용할 GIS감리

기준 및 GIS감리지침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연구 내용

◦ GIS품질확보를 위한 관련활동 현황

공공측량성과심사제도, 정보시스템 감리, GIS활용체계 개발 감리(산업입지 정

보시스템 개발 감리, UIS 관련사업 감리, 지하시설물 관련사업 감리, 환경 관련사

업 감리, 교통정보 관련사업 감리, 도로 관련정보화사업 감리, 상정보 관련정보

화사업 감리, 토지 관련정보시스템사업 감리) 사례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GIS 관련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제도적 장치로는 성과심사와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가 있으며, 제도적인 분리로 인하여 자료제작 및 DB구축과 응용시스템 개발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다.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과정의 일관성을 

제공하는 GIS활용체계 개발과정 및 개발 방법론 정립의 부재에 의해 감리 수행

시에 개발방법론에 따른 개발과정의 적정성 여부는 감리수행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감리기관 및 감리인의 GIS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

이 미흡하다.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탐사, 항측, 원격탐사 등 

GIS데이터 구축 종류별로 다양하게 제작되므로 데이터 구축 지침 및 기준이 다

르고 GIS데이터의 정확성, 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료제작 과정에서 정

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검수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외 품질확보활동(미국, 국, 캐나다, 일본 등)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감리 

또는 감사는 재무, 회계, 내부 감사 등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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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대한 품질확보는 컨설팅 차원에서 국제기구 또는 민간컨설팅 회사에서 수

행하고 있다.

◦ GIS활용체계 개발과정 분석

GIS활용체계 개발은 기존의 정보시스템 방법론을 커스터마이징하여 활용하고 

있고,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응용프로그램 개발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는 정

보시스템에서의 DB 구축과정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고, GIS활용체계 개발시 DB

구축부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므로 업무기능 위주의 프로젝트 관리 개

념에서는 정해진 시간과 범위에서 목표시스템을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

한, GIS활용체계 개발의 DB 설계에 있어 공간데이터 모델링, 업무데이터 및 프

로세스와의 상호 관계 정의 등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므로  GIS감리제도 도입

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GIS활용체계 개발방법론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 다.

◦ GIS활용체계 개발 감리방안

기존의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의 시스템 개발 단계에 자료제작 단계를 추가하

여 GIS활용체계 개발과정을 계획, 자료제작, 분석, 설계, 구현, 운 의 단계로 구

분하 으며, 각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위주로 감리방안을 제시하 다.

◦ GIS감리 제도화 방안 도출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성과심사제도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시

스템 감리제도의 적용한계를 살펴보면, 공공측량성과심사제도는 심사항목, 심사

대상이 GIS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며,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는 GIS활용체계 개발시 구축되는 GIS데이터의 품질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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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했다.

GIS품질확보를 위한 GIS감리제도 도입방안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

활용등에관한법률｣에 GIS감리기준 및 점검표를 규정하여 제도도입의 근거 마련

이 필요하고,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으로 GIS

활용체계 품질 규정을 신설하여 GIS감리 규정, 정의, 대상범위, 감리기준, 운 기

관(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

◦ GIS감리 지침(안) 도출

GIS감리기준은 총칙, 감리인 자격 및 준수사항, 감리절차, 감리결과로 구성되

고 GIS감리지침은 GIS활용체계 개발 단계별 산출물의 타탕성을 중심으로 작성

되었다.

④ GIS감리비 산정 및 활성화방안 연구

가.연구 목적

본 연구는 ｢GIS감리 제도화 및 지침연구｣ 등 선행연구를 토대로 감리기준, 감

리지침 등 일관성 있는 기준을 실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GIS감리체계 정립 및 GIS감리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체계적인 

GIS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GIS사업의 신뢰성

과 안정성 확보기반을 조성하고 국가GIS사업을 위한 공간DB의 품질관리체계 정

립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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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구 내용

◦ GIS감리 수행체계

GIS감리는 감리계약 체결시부터 사업수행업체의 사업수행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까지의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 구축된 DB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확인 및 검

토, 개발된 지리정보활용체계의 적정성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감리발주단

계, 사업수행단계 및 준공단계에서 발주기관과 감리기관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감리업무단계별 감리기관 및 발주기관의 역할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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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감리방법론

-감리방법

GIS감리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리정보DB 역이다. 

정보시스템 감리의 경우 이미 정해진 감리지침이나 기준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

나 GIS감리는 다양한 지리정보 DB구축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감리지침 및 기준

을 상세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감리수행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피감리기관과 감리기관간에 사전에 업무의 표준절차를 상호정

의하는 과정을 거쳐 이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GIS감리방법의 큰 골격

으로 한다. 이를 사업의 표준절차 정의에 의한 GASP(GIS Audit Standard 

Procedure)방법론이라 한다. GASP방법론이란 GIS감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대상 사업의 전 공정과 예측되는 대상업무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범

작업(Pilot Project)를 수행한 후, 표준절차 및 업무를 정의(Prototype)하며 이에 따

라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하고 감리인은 준수 여부를 감리한다. 또한 감리는 사전

에 잘못 정의되거나, 지리정보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발전시킨다. 

시범작업(Pilot project)에 의한 프로토타입(Prototype)5)이란 감리기관과 사업수

행업체의 협조하에 지리정보DB 구축 전 과정에 대한 세부작업 절차 및 지침을 

정의하고, 정의된 절차 및 지침에 따라서 사업구역내의 일정구역을 선정하여 시

범작업을 수행한 후, 감리기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

전에 찾아내어 조치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정의한다.(<그림 4-2> 참조)

5) GIS감리활동 절차별 세부내용 중 12번째 세부내용인 시범작업 감리(pp207 -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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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GASP방법론에 의한 지리정보DB 시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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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역 설정

GIS의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GIS감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역을 사업관

리, 지리정보검수, GIS활용체계(프로젝트 관리, GIS시스템 구성, 응용시스템, 

DB)로 설정한다.(<그림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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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GIS감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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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감리 역은 GIS개발방법론과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GIS감리 역과 GIS

개발방법론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GIS개발방법론과 GIS감리 역과의 

상관관계를 ○(상), △(중), -(하)로 나타내면 다음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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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GIS개발방법론과 GIS감리 역과의 상관관계

구분 사업관리
DB 구축 및 

검수

GIS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GIS시스템 

구성

응용

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정보전략계획 △ △ - ○ △ -

사용자요구분석 △ △ ○ ○ ○ △

기본설계 △ ○ △ - ○ ○

시스템 구현전략 △ ○ - ○ - △

상세설계 △ - ○ - ○ ○

Pilot Project & 

Prototype
△ ○ △ ○ ○ ○

어플리케이션 개발 △ - ○ △ ○ ○

DB 구축 △ ○ - - - ○

시스템 통합 △ △ △ ○ ○ △

GIS활용 및 DB 

유지관리
△ ○ △ - ○ △

※ ○상 △중 -하

자료 : 한국전산원, 지리정보시스템 감리지침에 관한 기반연구, p. 33 재구성

-감리 역별 중점 감리 사항

감리 역별 중점 감리 사항을 사업관리, 지리정보검수, GIS시스템(프로젝트 

관리, GIS시스템구성, 응용시스템, DB)로 나누어 나타내면 다음 <표 4-3>과 같다.

중점감리사항은 다시 세분화되어 상세감리지침으로 정의된다. 상세감리지침 

내용은 표준절차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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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감리 역별 중점감리사항

감리 역 중점감리사항

사업관리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리
-예산, 범위, 일정, 고용인력 집행비용, 위험, 품질, 보안 관리

지리정보검수

-조사‧탐사 및 DB구축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
련의 작업공정에 관한 감리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내규, 지하시
설물도작성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
치지도통합표준(안), 측량관련법령집)

-조사‧탐사과정의 일관성 확보 여부
-공공측량성과심사를 위한 계획 수립 여부
-작업단계별 검수 실시 여부 및 검수 결과의 적정성 검토
-사업목적에 따라 입력하여야 하는 관련 시설물 DB 입력의 적절성

GIS

시스템

프로

젝트 

관리

-사업규모 및 유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의 선정 및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
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검토

-시스템 개발방법론에 따른 개발절차 확립 및 문서화 수행여부
-프로젝트 표준의 설정 및 준수 여부

GIS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조의 적정성 검토 
-시스템 내‧외부 인터페이스 및 보안성 검토
-품질 보증활동 수행의 적정성 
-위험관리 대책 수립여부 및 산출물 작성 여부
-보안 대책 수립의 적정성 및 관련 산출물 작성 여부
-일반적인 GUI 설계 원칙의 준수 여부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 및 세부 업무 정의 여부

응용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의 적정한 도출 및 반  여부

-프로세스 및 이벤트 모델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적정성 
-분석 및 설계 내용의 일관성 및 추적성
-화면 구성 및 레이아웃의 일관성 및 적정성
-과업지시서의 시스템 구현범위와 실제 시스템의 기능 구현 일치 여부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시험 계획 관련 활동 수행 및 산출물 작성 여부
-시스템 통합의 적정성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데이터

베이스

- DB 설계 관련 표준설정 및 준수 
-데이터 모델링, 논리 및 물리 DB 설계의 적정성
-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적정성
-도형 및 속성자료 연계의 적정성
-단계별 산출물간의 일관성 및 추적성
-응용시스템과 DB 구조의 일관성
-레이어 설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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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감리비용산정 방안

GIS감리비 산정방법은 우선 감리대상 사업비를 설정하고 업무범위에 맞는 요

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정한다. 그리고 지리정보검수비용과 실비판상비용을 

산정하여 총계를 내고 부가가치세(10%)를 합하여 GIS감리비를 산정한다.

- GIS감리제도 도입방안

선행연구인 GIS감리제도화 및 지침연구 성과를 반 하고 지리정보체계 감리

제도 도입 방향을 검토하여 GIS감리제도 도입 방향에 따른 제도규정을 마련한다.

국가GIS구축사업 등 모든 GIS관련사업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

에관한법률｣중심으로 추진되기에 제도적인 일관성 확보와 GIS감리체계 운용을 

위한 제도규정을 정비한다. 그러므로 GIS감리기준, 지침 등에 GIS특성 반 이 용

이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중심으로 GIS감리제도를 도

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는 대안Ⅲ의 방

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시범적용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 평가, 실제 감리업무의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시범적으로 적용하 다. 시범적용의 대상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GIS감리업무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 다. 제1감리업무 범위

인 “지리정보검수+사업관리”로는 「대전광역시 상수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

업」을 선정하 으며, 제2감리업무 범위인 “지리정보검수+지리정보활용체계+사

업관리”로는 「국가지리정보유통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선정하 다. 이는 제3

감리업무 범위인 컨설팅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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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범용프로그램개발 사업」을 선정하 다. 제1감리업무 범위로써 대

전광역시 상수도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은 주된 사업내용이 상수도 DB구축 업

무로써 지리정보검수와 사업관리 감리업무를 적용하기에 알맞고, 향후 타지자체

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GIS사업이 수행되었을 경우 실제 감리 적용을 위한 

활용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감리업무 범위로써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지리정보유통DB구축, 유통관리시스템개발이 주된 업무로써 국가적 차원

에서 구축되는 GIS사업에 대한 감리적용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2)향후 추진방향

GIS감리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의해 마련된 GIS감리 수행체계 정립, 감리비 산

정 기준 정립, 감리방법론 정립, 제도화 방안 등을 통하여 GIS감리 제도화 기반

을 마련해야 한다. GIS감리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GIS구축사업 기획단계에서 사업종료시까지의 모든 과정에 GIS감리를 

적용하여 감리의 절차, 수행체계, 감리방법론 등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

다. 해당 GIS구축사업에 대하여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 적용을 통해 GIS감리 

정착에 필요한 요소들을 재정립하고, 보완사항들을 도출한다면 실제 감리 적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GIS감리 활성화를 위해 GIS감리기준 및 감리방법론의 지속적인 연구개

발, 신기술 적용, 감리인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역

할을 GIS품질인증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GIS사업에 대한 GIS감리 업무범위를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로 공통된 업

무를 중심으로 정의하 으나, GIS구축사업은 구축되는 지리정보의 종류나 지리

정보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구축되므로 지리정보시

스템의 데이터 유형이나 업무특성별 감리지침에 대한 연구도 심도있게 다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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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GIS구축사업으로의 감리 확대 적용방안에 대

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제도화 후 보완사항

본 연구는 GIS감리 수행체계 정립, 감리비 산정 기준 정립, 감리방법론 정립,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GIS감리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 으며, 연구성과

를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의 시범

적용 결과 감리수행체계 관련 프로세스 전체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

며 GIS감리를 사업수행 기간 전반에 걸쳐서 각 차수별로 진행감리의 적용이 미

흡하 다. 따라서, GIS감리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향후 연구 과제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GIS구축사업 기획단계에서 사업종료시까지의 모든 과정에 GIS감리를 

적용하여 감리의 절차, 수행체계, 감리방법론 등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

다. 해당 GIS구축사업에 대하여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 적용을 통해 GIS감리 

정착에 필요한 요소들을 재정립하고, 보완사항들을 도출한다면 실제 감리 적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GIS감리 활성화를 위해 GIS감리기준 및 감리방법론의 지속적인 연구개

발, 신기술 적용, 감리인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역

할을 GIS품질인증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GIS사업에 대한 GIS감리 업무범위를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로 공통된 업

무를 중심으로 정의하 으나, GIS구축사업은 구축되는 지리정보의 종류나 지리

정보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구축되므로 지리정보시

스템의 데이터 유형이나 업무특성별 감리지침에 대한 연구도 심도있게 다루어져

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GIS구축사업으로의 감리 확대 적용방안에 대

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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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감리인 양성

교육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감리인이 감리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최신기술

을 습득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

며,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의한 전문인력의 확산 및 경험축적이 필요하다.

GIS 감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및 인력양성에 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GIS감리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GIS감리를 수행할 감리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GIS감리 지원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할 GIS품질인증센터를 설립하여 하루가 다

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변화에 GIS감리인의 자질향상을 지원하는 역할과 새

로운 정보기술에 대응하는 감리기법의 연구개발 등의 지원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의한 전문인력양성 방안 강구에 GIS감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GIS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감리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민간 

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GIS감리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GIS감리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3)인식의 전환(적정사업비, 감리비)

현재 GIS감리비용 산정에 대하여 제도화된 규정이 없기에 정보시스템 감리비 

산정방식과 측량용역대가 기준을 준용하여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정

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지자체 마다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다. 감리비용이 적절하게 산정되지 못할 경우 감리부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리도입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민간의 전문 감리법인이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



제 4장∙정책 제안   113

면 기술개발 등 재투자의 여력이 없어, 감리품질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한, 요구되는 기술능력 수준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낮아 우수한 상근 감리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지면 비상근 인력 중심으로 파행 운 되고, 자칫 감리법인의 부실

화가 우려되고, 감리의 품질향상과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GIS감리비는 최소한도의 실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

되어야하고 감리인력의 기술능력 수준에 맞는 등 감리비가 현실화되어야 되며, 

서비스 원가주의6)에 기초하여 사회적 원리주의7)를 감안, 효율성과 공평성의 조

화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감리를 내실화,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감리가 국가 정보화의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여 정

보화사업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4)활성화 방안(포럼, 감리협회 등)

GIS감리 제도화 초기에 GIS품질인증센터는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감리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의 GIS감리협회 설립을 추진하여 민간주도의 감리 활성화

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민간주도의 GIS감리 활성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감

리업무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통한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민간감리 활성화를 위

해서는 GIS감리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민간부문의 GIS사업에 대하여 감리를 권

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민간부문 정보화사업 중 공공성이 크고, 장애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리수행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또한, GIS감리 효과의 홍보수단으로 감리관련 기술정보 제공과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감리현황 및 동향을 소개하는 감리편람의 발간 등을 

6) 서비스 원가주의란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할 요금은 그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준으
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7) 사회적 원가주의란 공공요금의 가격결정은 경제적 원칙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는 정치적 고려를 통하
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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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민간부문의 감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GIS감리기준 및 지침의 제정 및 보급 체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GIS감리 제도화에 의해 각종 공공GIS사업에서 감리가 수행될 것이므로, GIS품질

인증센터 또는 GIS감리협회에서는 감리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GIS감

리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장의 감리

경험과 신기술을 반 한 감리기준을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며 감리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품질관리 수준의 향상 및 신기술 전파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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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프로토타입 기준(안)

   2. 데이터 오류유형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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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토타입 기준(안)

1.계획수립

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1.

전체

작업

공정

계획

수립

1.지하시설물도 작성
을 위하여,  전체일
정에 대한 작업공

정계획 수립

작업공정계

획표(일정표)

◦업체별 구축범위내에서 

수립할 것

◦전체일정수립시 조사, 
탐사, DB입력 등 작업단
위공정별로 작성하는 것

이 바람직함

2.

품질

보증

활동 

수립

2.지하시설물도의 품
질향상을 위한 방

법 및 계획 수립

품질관리 계

획서(방법론, 
일정, 작업공
정별 품질관

리계획 표)

3.

조사 

및 

탐사

작업

계획 

수립

1.현장탐사 및 지리
조사를  위한 색인

도 작성

색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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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3.

조사

탐사

작업

계획 

수립

2.조사‧탐사에 대
한 세부적인 작업

계획 수립

조사‧탐사 

작업계획서 

및 색인도

◦작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작업방법 및 품질관리 계획
  -현장답사 및 기초자료 수집
  -세부공정
   ‧일일작업량 및 작업구역 설정
  -인원과 장비의 투입
   ‧작업반구성및장비투입계 등
  -보안 및 안전관리 

3.조사‧탐사 작업
지침서 작성

 -지하시설물 제원 
표기 및 재질 약

어표 작성

 -도면 표기법 작성

과업지시서, 
지하시설물도 

작성작업세부

지침, 
조사‧탐사 

계획서 중 

조사‧탐사 

항목

작업지침서, 
재질약어표

◦작업단계별로 작업지침 작성

  -조사, 탐사, 원도이기, DB
입력, 검수 등의 단계별로 
세분하여 작성

4. 1:25,000 기본도
상에 1:1,000 
Index를 작성한후 
최종수집된 자료

(배관망도)를 이
용하여 작업구역 

설정

1/1,000 
색인도 및 

작업 구역도

1/1,000 
색인도 및 

작업 

구역도 ◦작업지역의 지형적 특성 고

려하여 작업계획 수립

◦향후 탐사시 필요한 주의사

항 고려

없음

5.작업반 구성 및 
임무 부여(현장팀 
업무분장)

작업조직도 작업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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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작업준비

작업

항목
활   동

사용

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1.

지하

시설물

기도

출력

1.기입력된 지하시설물도
데이터가 있을 경우, 도
면에 관련 상하수도 관

로 등을 도면에 입력

 -정위치 편집데이터의 지
형을 흑백으로 전환

 -기존의 상하수 및 가스
관로 입력

◦기입력된 지하시설물도 데

이터 이용시 현장탐사관로

를 찾는데 도움을 주지만 

탐사결과 입력시 기입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입력할 우

려가 있으므로 검수를 통하

여 오류를 줄여야 함

2. 1/1,000 수치지도를
  1/500으로 확대출력

1/1000 
도면

1/500
도면

◦지하시설물도 기도 출력시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해 제작된 지도이어야 함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기도를 출력하여 현지조사

가 용이하도록 준비해야 함

지하시

설물도 

작성세

부지침

3. 1/1,000 수치지도를 1/500
으로 확대출력

1/1000 
도면

1/500
도면

◦지하시설물과 관련이 있는 

지상시설물(지표면상의 지하
시설물 포함)이 입력되지 않
은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

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 
관련 지상시설물의 위치를 

측량하여 입력된 지하시설물

기도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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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2. 

조사 

및 

탐사 

작업

준비

1. 1/500 수치지도에 
작업구역 설정

1/500 
수치지도

1/500 
수치지도

없음

2.관련부서 보유도면 
및 보유 대장 획득

 -원시자료 수집

상‧하수도 

준공도면, 
상‧하수도 

시설물 대장 

3.현장작업 안전관리
교육 실시

안전교육관

련 문서

안전교육 

실시 사진 등

탐사관

련 안전

교육은 

있 으나 

조 사와 

관 련된 

조 항은 

없음

4.작업지역 사전답사 
 -대상지역에 대한 
제반 상황 조사

 -만일 현지 보완측
량지역이 정해져 

있다면 작업지역 

사전 답사시 현지

보완측량지역 조

사

 -탐사에 향을 주

는 장애물 조사

수치지도 

및 

작업계획서

사전답사 

관련 문서, 
수치지도 

보완측량지

역 지도 및 

보완측량작

업계획서

조사 결과서

◦도로교통상황과 도로굴착

지점, 포장공사지점 등의 
상황조사

◦수치지도 보완측량지역, 작
업량, 작업방법 결정

◦가드레일, 철도, 횡단육교, 
통과 차량 울타리 등 기타 

금속성 구조물 및 건설공

사지역조사

지하시

설물도 

작 성세

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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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하시설물 조사

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1.

시설물

조사

(지상에

노출된 

지하

시설물

조사)

1.현지조사시 안전장
비 착용

안전교육 관련 

문서 및 실시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등

◦안전장비 설치

◦맨홀개폐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2.지형지물 등의 변경
사항 또는 오류사항

이 없는지 검사실시 

1/500 
수치지도 

1/500
탐사도면

◦변형된 지형, 지물 
및 각종 변류를 조사

대상으로 함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3.지하시설물 기도상
에 표현된 지형지물

에 의하여 지하시설

물도를 제작하기 곤

란하다고 판단될 경

우 현지조사 및 보

완 조사 준비

1/500 
지하시설물도 

조사결과를 

이기한 도면, 
지하시설물관

련 각종 도면 

등

1/500 
지하시설물도 

탐사를 위한 

조사 이기도면, 
지하시설물관

련 각종 도면 

등

◦필수품

  - 1/500 지하시설물도 

기도

  -자료준비과정에서 수
집된 지하시설물관련 

각종 도면 및 대장

  -측량장비
  -안전관리 장비
  -토지건물 출입증

없음

4.현지보완측량 실시 
 -만일 현지보완측량
지역이 설정되어 있

지 않고, 지하시설
물 조사과정중에 변

경된 지형 지물이 

많이 발견되었을 경

우, 현지 보완측량
을 실시

1/500 
수치지도

현지보완측량 

도면 및 관련 

문서

◦지하시설물 기도상

에 표현된 지형지물

에 의하여 지하시설

물도를 제작하기 곤

란하다고 판단될 경

우 실시

◦현지보완 측량은 공

공측량 작업규정에

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5 . 현지보완측량결과
를 반 한 지하시설

물도 조사용 도면 

제작

1/500 
현지보완측량 

도면

1/500 조사도면



124

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1.

시설물

조사

(지상에

노출된 

지하

시설물

조사)

6.관련 맨홀 등을 
개폐하고 속성자

료를 조사 확인

 -조사용 도면과 지
하시설물도 기도

를 이용하여 지상

에 노출된 각종 

맨홀 및 변실개방

 -맨홀을 이용해서 
심도, 관경, 재질, 
유수방향(조사 가
능시) 등을 조사

작업계획서, 
기입력된 

지하시설물

도 준공도면, 
현지보완측

량된 조사용 

도면, Index 
도면 

1/ 500 
조사도면

◦현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

하시설물도입력기준 및 과업

지시서에 명시한 조사대상 항

목등 모든 사항을 조사함

◦맨홀개폐는 관련 속성자료를 

조사하거나 탐사를 위한 송신

기 등의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함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7.시설물 조사후 조
사결과를 정리하

여 도면작성 

 -상하수도 지상시
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파악

하여 변경사항이 

있거나, 오류 사
항이 있는 곳을 

수정하여 작성

 -지하시설물 제원 
표기 및 재질 약

어표 작성

지하시설물

도 지침 중 

조사도면작

성방법 관련 

문서, 
현지보완측

량결과를 

이기한 

도면상에 

현장작업자

의 

조사내용을 

기입한 도면 

조사

내용을 

이기한

1/50
도면

◦시설물 위치측정기준 설정

◦시설물 표기방법 수립

◦시설물의 집되어 있어 관로

구성현황파악이 곤란한 지점

의 도면표기 방법 설정

◦조사된 내용을  출력도에 표시

하고 탐사용도면에 정리

◦조사결과 및 현지보완 측량결

과를 탐사용도면상에 정리

◦조사결과가 복잡할 경우 투명

한 용지를 이용하여 중첩처리

◦조사결과의 표현방법은 지하

시설물제원표기 및 재잘약어

표를 이용하여 편집도 표현방

법에 따라 작성

◦지하시설물과 연계된 지상시

설물의 경우 조사항목이 탐사

항목과 중복되어도 조사 실시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8.지자체별 특수심
볼 사용시 도면에 

범례 표기

조사내용 및 

현지보완측

량 결과를 

이기한 도면, 
지하시설물

도작성작업

규칙 범례표 

조사이기 

도면 및 

심볼

범례표

◦국가 표준 준수 필요

◦지자체별 특수심볼 사용시 도

면에 범례 표기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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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2.

검수

1.각 공정별(조사, 도면
이기) 로 검수 실시 
및 검수 대장 작성

 -보완측량을 실시했
을 경우, 현장보완측
량 도면과 보완측량

결과를 이기한 조사

용도면간 검수 실시

 -현장 조사용 도면(야
장)과 조사결과를 이
기한 탐사도면간 검

수 실시

 - ‘대장조서’와 ‘조사결
과를 이기한 탐사도

면’간의 검수 실시

보완측량을 

실시한 경우, 
현장 

보완측량 

도면, 
보완측량 

결과를 

이기한 도면, 
현장 

조사도면, 
조사내용을 

이기한 

탐사도면, 
대장조서

검수도면 

및 

거수대장

◦검수실시후 검수결과를 

도면에 반 해야 함

◦검수도면에는 검수자 및 

검수일시를 명기해야 함 

◦조사내용 및 대장자료의 

내용이 제대로 이기된 

도면인지 검토해야 함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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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하시설물 탐사

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1.

탐사 

작업 

준비 

1.조사팀과의 면담을 
통하여 탐사시 주

의사항을 검토

2.조사탐사 작업계획
이 미비하거나, 지
하시설물 조사과정

에서 누락된 부분

이 있을 경우,
 -자료조사 보완 및 
자료 수집 

 -탐사 지침서  보완 
작성

지하시설물의 

위치에 관한 정보, 
지하시설물에 관한 

각종 도면, 
지하시설물 

관리대장 및 조서,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또는 

준공도면,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이 있는 자료, 
조사‧탐사 

작업계획서 

탐사도면

◦지하시설물 관련자료 

및 구축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협조

를 얻음

◦옆에 명시한 자료를 

조사하 는지 확인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3.기존배관망도에서 
입수한 금속관로 

부문을 1:500수치
지도 도면에 다른 

색으로 엷게 이기

하여 탐사도면 작

성

1/500 조사도면, 
조사탐사 지침서, 
관망도, 현황도 대장  

1/500 
탐사도면

◦기입력된 지하시설물

도 데이터 이용시 현

장탐사관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지만 탐사결

과 입력시 기입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입력

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수를 통하여 오류를 

줄여야 함

◦지하시설물도 작성작

업규칙을 준수하 는

지 확인

없음

4.탐사작업시 필요한 
준비물 점검

안전장비 보유문서 

및 측량성과 관련 

자료

◦준비사항

 -토지 및 건물 출입증
 -측량 및 탐사에 필요
한 안전장비

 -기준점 성과 등의 측
량성과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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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2.

관로

조사 

등 

지하

시설

물에 

대한 

탐사

1.상기한 지하시설물탐
사작업계획 재확인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지하시설물 종류, 재질에 
따라 탐사방법 및 탐사장

비계획이 세부적으로 정의

되었는지 확인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2.역할에 따른 작업자
의 업무 재구분

작업계획서 

이기도면 

및 

작업분할 

구조

◦조사내용 및 대장자료의 

내용이 제대로 이기된 도

면인지 확인

없음

3.지하시설물의 평면위
치 탐사 및 깊이 측정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되는 지점 탐사

 -지하시설물의 곡선구
간 즉 변곡점 탐사 

 -지하시설물 제어장치 
및 밸브탐사 

 -지하시설물 경사변화
의 수직폭이 탐사오

차의 허용범위 중 깊

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탐사

탐사용 

도면

현장 

탐사결과가 

기입된 

현장 도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탐사 

시설물을 반드시 모두 탐

사해야 함

◦평면위치 측정시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

◦깊이 측정시 지표면에서 

지하시설물 상단까지 측정

해야 함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횡

방향 지하시설물의 매설현

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횡방향 탐사장비 이용

◦심도측정시 지하시설물의 

탐사지점(기본탐사간격은 
20m 이하)마다 체크하여 
기입

◦제원표기시 평균심도 기입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 각각
의 지하시설물별로 탐사

◦매설위치 및 심도탐사를 

동시 실시

◦관경이 80 리미터 이상인 

상수도관과 관경이 300
리미터 이상인 하수도관은 

반드시 탐사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지하시설

물도작성

작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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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2.

관로

조사 

등 

지하

시설

물에 

대한 

탐사

4.이격거리 측정

◦도로의 경우에는 연석

의 안쪽에서 안쪽, 건
물의 경우에는 처마가 

있는 경우에는 처마끝

에서, 없는 경우에는 
모서리에서 이격의 기

준으로 정함

◦줄자는 최대한 90〫로 
맞추어야 하며, 이격의 
지점마다 수치 기입

◦경계석으로부터 이격

거리라 함은 인도 경계

석이 도로와 접한 면으

로부터의 거리를 뜻함

없음

5.지하시설물 관련 속성
자료 예를 들어 관로

재질, 지름 및 설치연
도 등의 자료 조사 실

시 (각종 사전 조사 자
료 참조)

◦관련속성 자료의 수집 

또는  확인 필요

6.불탐지역 발생시 재탐
사 작업계획 수립

불탐지역 

자료 및 

도면 

불탐지역 

작업계획서

◦불탐율이 높아지는 경

우,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7.불탐율 검사 불탐지역 

관련 도면

불탐관련 

문서(예: 
불탐지역 

사진첨부, 
장소 명기)

◦불탐율 3%이내여야 함
(1998년 사업의 경우, 
불탐율은 평균 2%
음)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

가능한 경우, 지하시설
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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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2.

관로

조사 

등 

지하

시설

물에 

대한 

탐사

8.불탐 구역 관련 문
서 작성(불탐구간 
에 대한 이력 관리)

불탐지역 

관련 도면

불탐관련 

문서(예: 
불탐지역 

사진첨부, 
장소 명기)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명시 

9.과업지시서상 불탐
지역 발생시 굴착

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경우 굴착 실

시

불탐지역 

관련 도면

불탐지역 

시험굴착 

관련 

자료(도면 
및 문서)

◦도로굴착시 담당기관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며 관련 기관

의 협조를 얻어야 함

◦안전관리 필요

10.조사‧탐사 사항을 
백상지 탐사도면

에 직접 이기하는 

경우, 탐사도면에 
탐사결과 이기

조사도면, 
탐사결과

탐사도면

◦스케일 사용이나 정리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

기 위하여 숙련된 기술자의 

작업 수행필요

◦현장이기 작업시 적절한 이

기도구(평판, 스케일, 석필 
등)를 사용 필요

◦현장탐사도면 작성후 백상지

에 별도의 이기도면은 작성

하지 말고 직접 필름지에 작

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없음

11.시설물별 대장조
서 작성

관련대장 시설물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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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3.

지하

시설

물도 

원도 

작성

1.지하시설물 원도 작성을 
위하여 기도를 필름지에 

출력

◦원도 작성시 원도규격은 50
㎝×75㎝여야 함

  -용지는 상온‧상습에서 신
축이 0.05퍼센트 이하, 두
께는 0.1㎜ 이하로써 단면
이 폴리에스텔 필름으로 

피복 또는 동등 이상(백상
지 불가)

2.조사탐사 사항을 탐사도
면에 이기하지 않고 원도

에 직접 이기할 경우, 현
장 탐사 도면 수집  

현장 탐사 

도면, 
시설물 

관리 대장

3.원도 이기시 내업 작업자
의 원도 이기 교육 실시

◦원도 작성시 현장작업자에

게 작업상 주의사항을 듣는 

등 원할한 의견 교류가 가

능해야 함

◦재질 약어표, 심볼표기, 제
원표기 등 지하시설물도 작

성작업규칙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원도작성시 발

생가능한 오류를 줄어야 함

4.원도 작성
 -조사탐사 사항을 탐사도
면에 이기하지 않을 경

우, 현장 탐사 도면을 수
집하여 원도에 직접 이기

  ‧정해진 규격의 원도에 
지하매설물 연장 제원, 
박스구조물, 도로폭원 
등을  표기함

탐사이기

도면
원도

◦조사 및 탐사결과를 기초로 

지하시설물입력이 용이하도

록 작성해야 함

◦스케일 사용이나 정리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숙련된 기술자의 작업 

수행필요

◦제원의 연장은 미터단위(사사
오입), 매설 깊이는 평균 매설 
깊이 등으로 표시

◦제원의 매설깊이는 지하시설

물상단위 깊이로 표기하며 소

수첫째자리까지 미터단위로 

표기

◦박스구조물은 련수@폭높이
로 표기하며 소수첫째자리까

지 미터단위로 표기

◦도로폭원의 경우, 소수첫째자
리까지 미터단위 표기

◦DB입력시 반드시 원도의 내
용을 입력해야 함

지하시

설물도

작성세

부지침



부록  131

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

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

정 

적용여

부

3.

지하

시설

물도 

원도 

작성

5.도엽하단에 난외주
기 표기

원도

◦도엽하단부에 주기함

  -도엽명
  -축척
  -인접도엽의 도엽번호
  -도곽간 좌표값
  -투 법 및 좌표계

  -방위
  -수치지도제작(촬 및 조사)년도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

지하시

설물도

작성세

부지침

6.원도와 이기도면을 
별도 관리

탐사이

기도면
원도

◦백상지에 작성된 이기도면과 필름

지에 원도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함

◦현장탐사도면 작성후 백상지에 별

도의 이기도면은 작성하지 말고 

직접 필름지에 작성하는 것이 바

람직함 

없음

7.도면관리사항 기입 ◦조사자, 탐사자, 검수자, 감독관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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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

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

정 

적용여

부

4.

작업 

조서 

작성

1.탐사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후 

작업조서 작성

◦탐사 작업조서내용 작성시 다음

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이 필요함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

우,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
로 구분하여 명시함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
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

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

우에는 작업조서 및 불탐 지역 

관련문서에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명시해야 함

지하시

설물도 

작성세

부지침

5.

검수

1.현장조사 및 탐사결과
의 적정성 검수

 -백상지에 이기도면을 
작성하 을 경우, 이기
도면과 이기원도(필름
지)와의 검수

 -원도(필름지)를 이기도
면으로작성하 을 경

우, 현장 탐사용 도면
(야장)과 이기원도(필
름지)와 검수  

 -도면상 논리적 일관성
이 부족할 경우 현장 

검수 실시

탐사도

면, 
이기원

도

검수도

면 및 

검수표

◦육안검수,
 -위치정확성, 논리적 일관성
◦현장검수

 -표본 추출  
 -주변의 시설물간 거리를 측정하
여 현장작업에 대한 검증 수행

  ‧직선구간 20m이내 및 곡선구
간  5~6m 간격의 위치점 확인 

  ‧분기점 및 합류지점의 탐사 적
정여부

  ‧비금속 관로의 허용오차내 범
위 (평면위치 t20cm 심도
+-40cm)에서 관리 

 -검수표 준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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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

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1.

지하

시설

물도

입력

1.지하시설물도 입력 작
업계획 및 지침 작성

 -표준코드. 레이어 심볼 
범례표 등을 작성

 -관로 등 시설물 입력시 
표기법 작성

지하시설

물도 

입력 

작업계획 

및  지침 

◦작업 흐름도 및 작업 방법, 
DB구축시 주의 사항 명시

◦국가표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상‧하수 시설물일 경우 

 -별도로 레이어 코드 및 속성
코드의 정의하여 관리

 -별도로 심볼 정의시 상‧하수 
시설물 심볼의 규격(크기), 굵
기  정의필요

2.지하시설물도 이기원도 
입력시 입력 방법 선정  

 -수동독취기를 이용하
여 입력

 -자동 입력작업
 -현장 조사‧탐사 성과를 
직접 입력

지하시설

물도 

이기원도

전산데이

터 및 

출력도면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

시 

 -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
여 독취하여야 함

 -표정오차의 허용범위는 도상 
0.2 리미터 이내여야 함

◦자동입력 작업시 

 -표준코드에 따라 레이어별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

 -벡터라이징 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도록 4점 이상의 기준점
을 사용하여 벡데이타로 변환

 -자동 입력된(스케닝된 테이
터) 인접도면간의 왜곡은 0.2
리미터 이내

◦현장 조사 탐사 성과를 직접

입력시  

 -현장조사‧탐사시 측정된 이격
거리 값을 컴퓨터 입력도구

(CAD)를 사용하여 직접 입력



134

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

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1.

지하

시설

물도

입력

3.지하시설물도 
입력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입력 항목 선

정

상하수도 

시설물관

리대장 

및 

지하시설

물도 

이기원도 

 전산
데이터,
 출력된 
도면

◦지하시설물도의 원도 입력시 신축이 허

용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판 사용 

필요

◦현지조사 및 탐사에서 수집된 속성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하시설

물 관리대장상의 항목 중 필요한 사항 

입력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이미 제작된 지하

시설물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

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타로 취득하여 입

력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

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

지하시설

물도작성

작업규칙,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4.각종 속성입력 
양식 작성

DB설계
서

속성입력

양식

(Excel 
파일)

◦지하시설물 편집도 표현방법 및 DB설
계에 의거하여 속성양식을 작성함

5.지하시설물도 
관로 등의 시

설물 입력

각종시설

물대장 

및 

지하시설

물도 

원도

전산

데이터,
출력된 

도면

◦지하시설물도 관로 방향입력시 

 -관속 내용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
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함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
으로 해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해

야 하며, 점형자료(맨홀, 제수변, 밸브)
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함

◦관로의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가 달라지

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접
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입력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

록 입력 

◦맨홀 및 심볼 등이 중복될 경우 중복하

여 입력

◦관로가 변류 및 제어기 등과 만날 경우 

NODE를 형성하고 변류 또는 제어기 
등을 관로 위에 심볼 부여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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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1.

지하

시설

물도

입력

6.도엽별 인접에 걸쳐있
는 관로는 상변 혹은 

좌변 도엽의 관리번호 

부여

시설물 

입력

데이터

7.심도표기 및 관로의 
연장값 표기 

지하시설

물도 원도

전산

데이터, 
출력도면

◦평균심도로 기입하고, 최고
심도와 최저심도는 속성으

로 별도 관리

◦관로의 연장 값은 현장에서 

측정한 관로의 연장으로 입력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

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

되 NODE(접합점)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

장 입력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8.지하시설물도에 표준
코드 입력

전산

데이터 및 

사용된 

표준코드 

관련 문서 

◦도엽코드‧지형코드‧지하시

설물 레이어코드 및 속성코

드 사용시 국가 표준준수여

부 확인 

◦지자체 별로 별도로 정의된 

코드체계 확인

지하시설

물도작성

작업규칙

9.도엽코드 및 지형코드 
입력

이상 동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기준 

준수

지하시설

물도작성

작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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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항

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1.

지하

시설

물도

입력

10.지하시설물 레이어코
드 및 속성코드 입력

레이어 

설계서 

및 

표준코드 

관련 

문서

◦국립지리원장이 정한 기

준 준수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기본계획에 따라 표

준화분과에서 정한 국가

표준을 사용

지하시설

물도작성

작업규칙

11.지하시설물 심볼  입력

전산데이

터,  
심볼범례

표 및 

출력도면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

준화분과에서 정한 레이

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
용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12.지하시설물 이기원도
와 지하시설물 출력도

간의 육안중첩검수 실

시

이기원도, 
지하시설

물입력후 

출력도면

출력도면 

및 

전산데이

터

◦지하시설물도 입력과정에

서 발생하는 입력오류(누
락 및 오기) 최소화

없음

13.입력데이터 보관 지하시설

물도 원도

전산데이

터 및 

출력도면

◦입력완료데이터는 기록매

체에 입력파일로 보관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18조

2.

정위치

편집

1.정위치편집을 위한 자료
(레이어테이블, 속성케
이블, 심볼 등)수집

과업지시

서,지하시
설물도작

성지침

수치지형

도,레이어
테이블,속
성테이블

◦과업지시사항에 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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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2. 

정위치

편집

2.정위치편집

전산

데이터 

및 

출력도면

◦표준코드 및 기호(심볼)를 사용하여 도
엽단위로 해야 함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파일은 별도로 

보관함

지하시설

물도작성

작업규칙 

19조

3. NODE(접합
점) 형성

원도
전산

데이터

◦NODE 점을 형성시켜야 하는 지점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
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지하시설물이 교차‧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
브가 있는 지점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
오차의 허용범위(부록 참조) 중 깊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곳

지하시설

물도작성

작업규칙 

19조

4.정위치 편
집이 완료

된 후 점검

전산

데이터 

및 

출력도면

전산

데이터 

및 

출력도면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지하시설

물도작성

작업규칙 

19조

5.주기표시 
 -대상물 종
류 및 도상

의 면적, 형
상에 따라 

주기를 표

시함

출력도면

◦주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

 -소대상물(맨홀 등과 같이 단독으로 존
재하는 대상물)

 -지역(구역으로 구성된 것으로써 넓은 
지역) 

 -선상대상물(상하수도 등과 같이 폭에 
비하여 길이가 긴 것) 

◦주기표기 서체

 -한 (KS5601), 아라비아 숫자, 문자

를 사용하며,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이고 자형은 직립체여야 

함 

◦주기표기법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함



138

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2.

정위치

편집

6.구조화편집을 위한 
CAD자료 편집

출력도면

7.확인용 도면 출력 출력도면

◦작업의 이상 유무를 점검

한 후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출력

지하시설

물도작성

작업규칙 

19조

8.속성자료 및 도형 
자료의 연계 입력

 - KoUFID의  표기

각종시설물

대장 및 

지하시설물

도 원도

전산

데이터, 
출력도면

◦속성자료 입력시 도형자료

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

◦실세계에 존재하는 지형지

물을 참조하기 위하여 

KoUFID를 설정하여 공간
데이터와 속성데이터간의 

연결고리로 활용

지하시설

물도작성

작업규칙,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20조

9. 8비트 체크 섬(check 
sum) 생성

전산

데이터

◦ 10진법으로 구성된 

KoUFID 값을 8진법으로 
변환

◦변환된 8진법 각각의 숫자
를 모두 합함

◦합하여진 값이 한자리 숫

자 이상일 경우에는 반복

하여 각각의 숫자를 합한 

후 한자리 숫자가 생성되

면 이를 체크 섬(check 
sum) 숫자로 활용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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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3.

구조화 

편집

1.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
물도의 필요한 대상을 점

‧선‧면 및 네트워크 역

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

함

작업계획

서 및 

원도 

전산

데이터 및 

출력도면

◦구조화편집을 위한 정위

치편집파일의 자료가 충

분하지 않은 경우,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함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2.인접도면의 접합부분 검
사

전산

데이터

전산

데이터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

적인 도형관계를 편집장

치에 의하여 확인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3.구조화편집 보관 전산

데이터

데이터 

파일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수

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

로 보관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4.

데이터 

검수

1.구축된 지하시설물도의 
품질향상을 위한 검수 

 -육안검수 
  ‧출력도와 이기원도(필
름지)간의 비교검수 

  ‧대장조서내용 및 이기
원도의 비교검수 

 -시스템 검수
 -화면 검수

최종출력

도면, 
조사‧탐

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

물원도

데이터 

파일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수

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

로 보관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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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하시설물도 성과품질관리 및 기타

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

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1.

성과

관리

파일

작성

1 . 지하시설
물도 성과

관리관리

파일의 작

성

 - 성과관리
파일 내용

수록

 -대중소 분
류별로 데

이터를 구

분하여 입

력

도면, 
전산

데이터, 
지하시설

물도 

작성작업

규칙

성과관리

파일

◦성과관리파일 작성단위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 을 경우, 
성과관리 등을 위한 관리파일을 도

엽단위로 작성

◦성과관리파익 수록내용 

  -자료 식별정보, 데이터 품질 정보, 
연혁정보, 공간데이터 표현정보, 공
간참조정보, 형상 및 속성 정보, 자
료배분 정보, 메타데이터 참조정보, 
출처정보, 연락처, 주소정보

◦성과관리파일의 작성형태

  -성과관리 파일은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자가 작성하되 작성형태

는  아스키(ASCII) 파일로 작성함
◦대, 중, 소 분류별 구분으로 한 칸을 
공란(Space)으로 하여 구분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 

22조
지하시설물도 

성과관리파일 

작성요령(제22
조제2항관련)

2.

성과 

정리

1 . 지하시설
물 탐사 등

의 성과정

리

탐사 

관련자료

보완측량 

성과

조사도면

지하시설

물도원도

작업조서 

정위치편

집 파일

구조화편

집 파일

성과관리 

파일 등

◦작업단계별로 지하시설물 탐사와 

지하시설물도 작성의 성과를 각각 

정리

 -지하시설물 탐사시 수집한 관련자료
 -현지보완측량을 하는 경우 보완측량
의 성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도면
 -작성한 지하시설물원도
 -작업조서
 -탐사에 사용된 위 규정에 의한 성과  
외의 자료

 -지하시설물을 입력한 정위치편집 파일
 -구조화편집 파일 및 그에 관한 설명서
 -성과관리 및 점검 파일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에 사용된 위 
규정에 의한 성과 외의 자료 

지하시설물도

작성작업규칙1
6조-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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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2.

성과 

정리

2.계획기관의 최종 성
과 확인(계약서 등의 
서약사항 준수 여부 

확인)

최종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

획서 및 

성과도면

도면 및 

전산

데이터

◦계약서‧도면‧사양서 등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이 진

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

토하여야 하며 최종성과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함

3.단계별 검사 실시
조사도면, 
탐사도면, 
원도

단계별 

검사도면

◦검사는 지하시설물 작업단계

별로 계획기관이 수행하는 

사전검사와 지하시설물 탐사 

및 지하시설물도 제작이 끝

난 후 검사하는 완성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4.현지확인 검사 및 실
내 검사 실시

조사도면, 
탐사도면, 
원도

검사도면

◦검사는 현지확인 및 실내검

사를 병행하여 실시. 다만, 
사전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5.지하시설물도 제작에 
참여했던 측량기술자 

서명

도면

◦지하시설물의 탐사 또는 지

하시설물도 제작에 종사한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도서에 서명‧날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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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활   동 사용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3.

검사

기준

1.지하시설물도 검사
에서 점검하여야 

할 사항

도면 및 

전산

데이터

검사 도면 

및 전산

데이터 

오류사항

◦작업방법의 일관성, 위치정확
성, 속성의 정확성, 논리적 일
관성, 완전성

지하시설물

도작성세부

지침

2.지하시설물도 검사 도면 검사 도면 

◦표본추출 검사 방법사용

 -표본수량은 총물량의 10퍼센
트 이상이어야 함

 -표본은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지형특성에 따라 일정한 분포

가 되도록 하여야 함

◦검사기준

 -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및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

침에 의거하여 실시함

◦지하시설물도에 대한 성과심

사의 절차 및 세부적인 심사

방법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
정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 

세칙에 의함

지하시설물

도작성세부

지침

4.

위치 

및 

좌표 

사용

1.기본측량 및 공공
측량 실시

도면 

및

작업계획

도면 

및

전산

데이터

◦지구의 형상과 크기 기준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벳셀값
에  의함

◦위치높이법 기준

 -위치는 지리학상의 경도 및 
위도와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 또는 극좌

표로 표시할 수 있음 

◦측량 원점 기준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경위
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함. 
다만, 도서의 측량 기타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립

지리원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

는 그러하지 않음

지하시설물

도작성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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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활   동

사용

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4.

위치 

및 

좌표 

사용

2.투 실시

◦투 도법 및 평면직각좌표계의 축, 좌표계 기
준

 - TM(횡단 머케이터)도법으로 하며 축척계수를 
1로 하는 평면직각좌표계로 하며, 평면직각좌
표계의 축은 좌표계원점에서 자오선과 직교하

는 축을 X축(동서방향)으로 하고, 자오선에 일
치하는 축을 Y축(남북방향)으로 하는 좌표계
를 사용

3.평면직각 좌표계 사
용

도면 

및

작업

계획

도면

및

전산

데이터

◦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수치 

 -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은 서부원점(동경 12
5°00´00˝, 북위 38°00´00˝), 중부원점

(동경 127°00´00˝, 북위 38°00´00˝), 동

부원점(동경 129°00´00˝, 북위 38°00´00
˝)으로 하고 각 원점의 좌표는 X=200,000미터  
및 Y=500,000미터(단 제주도는 Y=550,000미
터) 

◦평면직각좌표계의 적용구역

 -원점의 적용구역은 평면직각좌표계 원점의 경
도를 기준으로 ±1°를 구역으로 하여 사용(단 
도서의 측량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별도로 함)
◦평면직각좌표값의 단위 및 표기법 

 -평면직각좌표값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기록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5.

지하

시설

물도

의 

이용

1.지하시설물과 관련
된 정보를 제공받

은 관련기관은 모

든 관리상의 책임

을 가지며 소관 지

하시설물관리기관

의 승인 없이 외부

로 유출하거나 정

보를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않됨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2.지하시설물도를 수
치형태로 제공할 

경우에는 국가교환

표준(SDTS)을 사
용. 다만 제공하는 
기관과 제공받는 

기관이 상호 협의

하여 별도의 교환

포맷 사용가능

전산

데이터

지하시설

물도작성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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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활   동

사용

자료
산출물

주의사항 및 

오류발생 사유

관련규정 

적용여부

6.

사용 

장비 

기준

1.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에 앞서 현장대리인의 

탐사장비에 대한 성능

검사 실시

장비

내역

서 

장 비

점 검 

자료

◦지하시설물의 탐사장비는 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여

야 함

◦탐사에 사용하는 주요장비 및 성능은 다

음 각호와 같으며,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을 위한 장비의 기준은 수치지도작성작

업규칙에 의함

  -금속관로탐지기 및 비금속관로탐지기
  ‧평면위치의 정확도는 탐사깊이 3미터 
기준에서 ±20센티미터이하

  ‧탐사깊이의 정확도는 관경의 지름이 
100 리미터 이상인 경우 탐사깊이 3미
터 이내에서 금속관로의 경우 ±30센티
미터 이내, 비금속관로의 경우 ±40센티
미터 이내

  -맨홀탐지기
  ‧매몰된 맨홀의 탐지깊이는 50센티미터 
이상

  ‧맨홀탐지기는 매몰되거나 포장된 재료
에 관계없이 탐지 가능해야 함

  -평면위치 측량장비
  ‧기준점을 이용하여 평면위치를 측량 할 
경우에는 트랜싯트 또는 거리측정겸용

데오드라이트 1조 이상 또는 GPS 수신
기(L1, 1주파수로써 표준편차 10 리미

터±2ppm×D)2조 이상 사용
  -평면위치 측량장비
  ‧지상시설물과 지하시설물의 상대적인 
위치를 측량하는 경우에는 지거측량 방

법에 의하거나 줄자 등을 사용하되 요

구되는 정확도로 측량할 수 있는 장비

여야 함

  -높이 측량장비
  ‧높이의 측정은 레벨 등을 사용
  ‧수준점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높이를 
측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의 탐사 정확도이내의 정확도로 측량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함

지하시

설물도

작성세

부지침 

12조

2.탐사 전후로 탐사장비 
일일 점검

◦탐사장비는 그 성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작업전‧후 일일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함(매일 작업전에 전일 탐사에 의해 
측정된 위치 1개지점에 대해 재탐사를 
실시하여 탐사장비 오차에 대한 이상 여

부를 필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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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오류유형 및 수정

1.현장검수 오류유형

오류내용  맨홀 누락

현장검수도면

현장검수

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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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내용  맨홀위치 오류

현장검수도면

오류내용  관경 오기

현장검수도면

관경

700mm

현장검수

맨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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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내용  유수방향 오기

현장검수도면

오류내용  관로 누락

현장검수도면

유수방향

아래→위

현장검수

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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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내용  관로위치 오류

현장검수도면

오류내용  물받이 누락

현장검수도면

현장검수

관로위치

현장검수

우수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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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내용  받이위치 오류

현장검수도면

오류내용  BOX관로를 단선으로 표기함

현장검수도면

현장검수

위치

BOX관로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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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데이터검수 오류유형

오류내용  관경 오기

원도

출력도

관경

150

관경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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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내용  관로 오기

원도

출력도

관로

연결됨

관로

끊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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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내용  년도, 심도 오기

원도

출력도

년도:1989

심도:1.3

년도:1982

심도: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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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내용  맨홀 누락

원도

출력도

맨홀

21

맨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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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내용  배기변 위치가 일치하지 않음

원도

출력도

배기변

위치(아래)

배기변

위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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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내용  속성(설치년도) 오기

관로대장(수기작성)

관로대장(데이터)

설치년도

1982이전

설치년도

1988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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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내용  속성(연장) 오기

원도

관로대장(데이터)

연장

15.5

연장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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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 오류 수정

보완내용

지적내용  관거선형 및 관경 오류 

수  정  전

수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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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내용

지적내용  관경 오류 

수  정  전

수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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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내용

지적내용  재질 오류 

수  정  전

수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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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내용

지적내용  재질 오류 

수  정  전

수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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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내용

지적내용  관거 누락

수  정  전

수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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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내용

지적내용  맨홀위치 오류

수  정  전

수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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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내용

지적내용  연결관위치 오류

수  정  전

수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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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내용

지적내용  박스규격 오류

수  정  전

수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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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내용

지적내용  제원 변화로 인한 관거 분리 오류

수  정  전

수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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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내용

지적내용  제원 변화로 인한 관거 분리 오류

수  정  전

수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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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내용

지적내용  시설물 누락 오류

수  정  전

수  정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