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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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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now control storage facilities have the physical requirements that are an anti-icing and deicing operations.

They are efficiently and quickly performed, and composed of a vehicle depot for the snow removal equipment

and truck, anti-icing and deicing chemical storages, and the control utilitie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lanning guidance of foreign countrie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snow control chemical storage facilities

for expressway, the national highway and the local road, and is to suggest the planning guidelines. As some

of the authorities have no fixed structures for the snow control storage, this study analyze the 5 cases constructed

lately. From the result of the case studies, the operations performed in the snow control storage facilities and

drawback of the facilities are analyzed with respect to layout, size, plan, and structure, and the improvement

planning guidance is also suggested.

Keywords : snow removal, snow control material facilities, heavy snow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이 증가하면서 폭설, 홍

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도로의 경우 겨

울철 제설작업 활동이 재조명받고 있다[1]. 동절기의 어는 

비(Freezing rain)나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투명한 얼

음막인 블랙 아이스(Blace ice)는 교통운영 및 안전측면에

서 매우 위협적인 요소이며, 동절기 가장 기온이 낮은 새벽, 

아침 출근 시간대에 교량, 도시부 고가도로, 터널 출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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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전대응은 필수적이다[2].

현재의 제설작업은 기상청 강설예보에 따라 미리 대기한 

제설차량이 제설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

설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설차량 및 

장비, 제설자재를 구비하고 이것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설전

진기지는 이와 같은 제설 지원 시스템의 물리적인 제반요건

으로서, 제설대상 도로 구간에 필요한 제설 차량 및 장비를 

보관한 차고와 제설제를 비축한 창고, 비상시 신속하게 제

설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전달 및 파악이 가능한 관

리시설, 작업자의 휴게 및 숙식시설 등을 구비한 물리적 

시설물을 제설전진기지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도로관리기관은 도로의 위계에 따라 한국도로

공사와 국토관리청, 지자체로 나눌 수 있다. 고속국도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고속도로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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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도록 구간을 적절히 나누어 제설전진기지를 계획하

고 있으며 설치규격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설치된 

제설전진기지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반 국도 및 위임도를 

위해 설치되는 제설전진기지는 설계가이드라인이나 설치

기준이 없으며, 주로 기존 시설 사례와 담당자의 경험적 

판단에 따라 계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의 경

우 창고형태의 전진기지가 없고 야외에 제설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설작업은 추

운 겨울철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자의 작업환경 및 안전을 고려하여 실내작업 작업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설전진기지의 시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해외의 기준을 고찰하고 최근 국내에

서 설치된 전진기지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여 제설전진

기지의 계획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우리나라 도로관리기관은 도로의 위계에 따라 한국도로

공사와 국토관리청, 지자체로 나눌 수 있다. 각 기관별로 

전진기지에 대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제설창고, 전

진기지, 발진기지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각 관리

기관별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제설전진기지로 통일

하여 관련 규정 및 시설 현황을 고찰한다. 

도로제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목표로 하는 

관리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도로구간을 구획하여 제설기

계 배치계획을 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배

치하는 것이 필요하다[3]. 그러나 제설기계 배치계획은 건

축 시설물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기

준에 관한 것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제설 전진기지에는 크게 세 가지 시설-제설장비 차고,  

제설제 창고, 사무시설 및 휴게시설-로 구성된다. 제설전

진기지 구축을 위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필요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치 등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의 제설작업은 미리 대기한 제설차량이 제설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고나 사무시설보다는 제설

제 창고의 위치와 시설이 제설작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설전진기지 중 제설제 창고

를 중심으로 해외의 기준을 고찰하고 최근 국내에서 설치된 

전진기지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제설전진기지의 설계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2. 국외 제설전진기지 관련 규정

2.1 미국

2.1.1 미국연방도로관리청

제설관련 시설은 제설관련 약제의 저장고, 염수 제조설

비, 살포기 등의 장비 창고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연방도로관리청[4]은 약제 저장창고의 개수 및 위치 결

정시 고려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들고 있다.

① 살포 작업의 최대 허용 사이클 타임

② 해당 도로 구간의 서비스 수준

③ 교량 및 터널, 교차로 등 특별 시설

④ 살포기의 최대작업범위

앞의 세 가지 항목은 저장 창고의 개수를 결정하는데 매

우 중요하며, 살포기의 살포 거리와 범위는 기술 개발 등에 

따라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 통합될 수 있다. 살포기의 

최대작업범위는 자재창고 개수와 지리적인 배치를 결정하

는데 매우 중요하다. 약제 창고의 숫자 및 지리적인 위치는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정 위치에 있는 보관 

약제의 유형은 신기술 개발 혹은 담당 기관의 관할구역 조

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자재창고의 용량의 경우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매년 평균

사용량의 1내지 1.5배 정도를 비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

국에서는 추정된 평균 소요량의 100%를 저장하고 있다.

2.1.2 미국소금협회

소금1)협회(Salt Institute)에서는 적합한 저장 부지 선

정을 위해 고려할 요인으로, 안정성, 접근성, 합법성, 청결

성, 경제성, 배수시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항목의 절

반은 대지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는 창고의 

진출입과 관련된 트럭의 교통흐름과 관련된다. 

소금협회(Salt Institute)[5]에서는 덮개가 있는 영구적

인 구조물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제설제를 외부

에 보관할 경우 습기를 흡수하거나 빗물에 녹아 침출수로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나머지 껍질 찌꺼기가 쓰레기

가 되거나 살포기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금이 지표면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투

1) 여기서의 소금(Salt)은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
슘, 그리고 이와 같은 물질을 고형이나 액체 형태의 화합물로서 1% 
이상 함유한 수용액 및 혼합물을 포함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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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패드(Pad) 위에 저장 및 혼합, 상차작업을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패드는 필요한 소금을 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트럭, 로더 및 기타 장비가 그 위에서 충분히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어야 하며, 하중을 부담할 수 있도

록 충분한 두께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나 콘크

리트 재료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적절할 구배(1-2%)를 

확보하여 소금물을 적절히 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미시건주나 오하이오주에서

는 소금이나 소금기가 있는 빗물이 공공 하수도나 지표면으

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 유지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6,7]. 

자재고의 용량의 경우 과거 5년이나 10년간의 평균 소요

량을 바탕으로 전년도의 기후조건 및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계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창고면적을 계

산하는 방식은 소금을 벌크형으로 저장할 경우 자연상태로 

붕괴되지 않는 휴식각 32°를 바탕으로 원추형 저장용량을 

계산한다. 용량 계산에 사용되는 소금의 밀도는 평균 

1281.4㎏/㎥로 제시된다. 국내의 경우 포대에 담긴 소금

을 수직으로 적재하기 때문에 단위 중량의 소금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용적은 21.06㎥/ton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염수 저장 설비를 외부 혹은 내부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은 수용액의 동결 온도 및 그 지역에서 예측

할 수 있는 최저온도이다. 만일 그 지역의 최저온도가 수용

액의 동결온도보다 낮다면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만일 실내 보관이 불가능하다면 동결온도보다 용기의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외부 보관용기에 수중히팅 혹은 지

열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염수용액은 저장용기로부터 트럭에 적재된 살포기에 어

떻게 운반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트

럭이 후진하지 않고 저장 창고 옆에 댈 수 있는 구조가 바람

직하며, 연결호스의 색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2.2 일본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같은 기

관으로서 호쿠리쿠(北陸) 지방정비국에서는 대지면적에 대

하여 제설차의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형상과 규

모를 결정해야하며, 제설제 창고의 규모를 동결방지제 한 

포대당 1,000㎏을 표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입구 : 8.0m

② 깊이 : 차고와 일체로 정비하는 경우는 15.0m, 단독

으로 정비하는 경우는 10.0m 정도

③ 중이층에서 작업시의 낙하방지를 고려하여 난간은 고

정하고, 크레인으로 매달아내리는 동결방지제는 고

정난간의 상부를 왕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동결방지제를 3일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설제 창고를 단독으로 정비하는 경우, 동결방지제 납

입시에 사용하는 트레일러를 사용을 고려하여 건물 전체의 

깊이를 연장하거나 배면의 벽에 셔터를 부착하는 것 등을 

검토한다.

Figure 1. Plan and section of the independent chemical storage

3. 제설전진기지 작업

3.1 제설제 살포방식

제설제는 융설제와 마찰제로 구분되는데 융설제는 염화

칼슘이나 소금 등 눈과 반응하여 발열이나 흡열 반응을 일

으켜 눈을 녹이는 재료이다[2]. 현재 고속도로 등의 제설작

업은 염화칼슘 수용액에 소금을 적셔 살포하는 습염살포 

방식2)이 주로 활용된다[1]. 통상 3㎝ 미만 강설시 염화물

(염화칼슘 수용액+소금)을 뿌려 쌓인 눈을 녹이며, 10㎝ 

미만 적설시 리무빙과 염화물 살포를 동시에 실시한다.

마찰제는 모래나 모래와 융설제를 혼합한 것으로서, 시

가지에 살포할 경우 배수구가 막히거나 차량 파손 등에 의

해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 시외 지역의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지양되고 있는 방식이다[2]. 

3.2 제설전진기지 작업

본 절에서는 제설작업이 실제 진행되는 현장을 방문하여 

제설전진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분석하였다.

제설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설전진기지에서는 염수제

2) 이 방식은 염화칼슘 수용액이 눈과 반응하여 신속히 눈을 녹이고(신
속성), 고체 소금이 지속적으로 반응하여 재결빙을 방지(지속성)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며, 고상소금을 용액으로 적심으로서 노면 부착
성 향상 및 바람이나 차량에 의해 날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1].



Planning Guidance for Snow Control Material Storage Facilities Based on Case Studies

384  

조 및 저장, 염수 주입, 소금 상차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습염식 살포는 물과 염화칼슘을 7:3 비율로 교반기에 섞은 

다음 소금과 염화칼슘 용액을 7:3으로 혼합하여 살포기로 

살포한다[8]. 제설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제설전진기지에서

는 교반기로 염화칼슘 수용액을 섞어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작업이 지속된다. 염수교반설비를 내부에 비치하는 이유는 

염수 교반에 통상 2명의 작업원이 필요하고 대략 30분 내외

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설시에 외부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이 매우 어렵고, 동결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반된 

염수는 외부에 설치된 탱크(통상 20,000ℓ)에 저장되는

데, 저장탱크의 용량과 주입구 개수는 제설속도에 많은 영

향을 미친다.

소금 상차 작업은 전진기지 내부나 외부에서 이루어지

며, 내부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하고, 외부에서 작업할 때는 

굴삭기로 소금 포대를 들어 올린 후 포대 아래 부분을 낫으

로 절개하여 적재한다. 외부작업시 작업자나 운전자가 차

량 위에 올라가 절개할 경우 노면이나 차량의 상부가 미끄

럽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2. Operations loading salts

Figure 3. Operations mixing and injecting the salt brine

Figure 4. Outdoor storages(left), brine mixer, and tank(right)

4. 제설전진기지 실태 분석 및 계획시 고려사항

제설전진기지 시설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기관

은 총 12곳이며, 2015년 12월부터 2015년 2월에 걸쳐  

한국도로공사 지사 한 곳(대관령지사), 국토관리사무소 두 

곳(원주, 영주), 지방자치단체 아홉 곳(강릉, 문경, 부산, 

서산, 서울, 안동, 창원)을 방문하였다. 고속도로 및 국토관

리사무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야외에 야적하거

나 가설 지붕형태의 간이식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여섯 곳이나 되어 최근 준공되어 도면이 구비된 기지를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융설제를 옥외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도심

지에서는 전진기지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인근 시민들의 

이주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실정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연방도로관리청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고

체 약제를 덮개가 있거나 실내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강설시 제설작업을 위해 포장을 벗겨내 작업할 경우 

습기를 흡수할 수 있고 고형화될 수 있다. 실제로 고형화된 

염화칼슘 등을 살포하면 장비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살포된 고형분이 주행차량에 손상을 일으켜 민원이 제기되

는 경우도 있으므로 옥내에 보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설작업은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이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도 전진기지 시설

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4.1 배치

고속국도는 설계시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구간을 적절히 나누어 제설전진기지를 계획한다. 한

국도로공사의 제설전진기지 배치는 관리지사 및 나들목 위

치 고려 30㎞ 내외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예비살포시 

제설차량의 속도를 약 60㎞/h로 계산하였을 때 한 시간 

정도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추정할 수 있다.

고속국도와는 달리 일반국도는 국도설계시 제설전진기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예산집행에 의해 설치된다. 

제설전진기지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적절히 분산된 장소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

이다. Figure 5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기지를 설치한 

사례로서 예산범위에서 적정한 대지를 구입한 후 배치된 

사례이다. 지자체의 경우 창고를 구간별로 설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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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확보 및 예산상 매우 어려우며, 창고별로 최소 관리 인

원을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제설차량의 이동거리 및 살포작

업의 사이클 타임 등을 고려하여 최적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가지의 지가가 높고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

식하여 외곽의 시유지 등에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국도의 경우 고속국도와 마찬가지로 설계단

계에서 제설전진기지의 위치 및 규모를 포함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제설전진기지는 비교적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등 시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어렵고 예산상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설계단

계에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대지

형상은 제설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형상으로 

하고 필요한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구를 배치하고 대지내의 차량회전 등 효율적인 차량동

선이 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Figure 5. Layout of snow control material storage : Case C

Figure 6. Snow control material storage : Case B

4.2 규모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제설제 창고의 설치 규격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상향 조정하였다. 다설지역 지

사간 경계 및 제설제 대량 보관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S형을 신설하였으며, 경기, 강원, 충청, 호남권의 

본선(나들목) 설치분을 규격을 기존 C형에서 B형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비교적 제설강도가 낮은 경남권 지사간 경계 

및 나들목에도 D형을 설치하도록 상향 조정하였다.

방문 조사한 고속국도의 제설전진기지는 기존 규격인 

40×15m였으며, 천정에 2.8ton크레인을 갖추고 있다. 고

속국도 제설제 창고의 특징은 제설제를 신속하게 적재하기 

위해 내부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페이로더를 사용하는 점

이다. 페이로더로 쉽게 상차할 수 있도록 제설차량이 정차

하는 위치를 낮게 만들어 단차를 두었으며 소금을 적재하거

나 염수를 주입할 때 차량이 후진하지 않고 원활하게 순환

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Type
Size
(length×
width)

Target area
Site
(length×
width)

S type 45×15M

- special area for the snow
removal chemical storage

- border area of branch (heavy
snow fall region)

50×50M

A type 30×15M
- Kyeongki, Kangwon,
Chuncheong, and Honam
zone branch

40×50M

B type 25×15M

- Kyeongbuk zone branch
- border area of branch (general
region)
- independent usage of
Kyeongki, Kangwon,
Chuncheong, Honam zone
branch

35×50M

C type 20×15M
- Kyeongnam zone branch
- independent usage of
Kyeongbuk zone branch

30×50M

D type 15×15M
- border area or independent
usage of between Kyeongnam
zone

25×50M

Table 1. Guides for the snow removal chemical storage

facilities of the national highway

Figure 7. Snow control material storage of the highway

Table 2는 일반국도 이하의 전진기지 사례를 나타낸 것

이다. 네 가지 사례 중 평균 강설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B이지만 A나 D지역보다 전체 용량이 작게 계획되었다. 면

담 결과 책정된 예산이 필요한 시설규모보다 작아 창고를 

계획안보다 작게 건설하여 필요한 제설제를 모두 창고내에 

보관하지 못하고 외부에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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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를 외부에 보관할 경우 습기에 의한 침출수로 토

양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필요한 제설제를 모

두 실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사료된다. 필요한 면적은 소금협회에서 제시하는 용적

의 기준값 21.06㎥/ton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소금 적재

작업, 염수교반 작업을 감안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Case A Case B Case C Case D

Building size(m) 27.5×15.6 25.0×12.5 15.3×8.5 25.0×15.0

Area(㎡) 429 312.5 130.05 375

Eaves height(m) 10.2 10 9 13

Side of main
entrance

longer
side

shorter
side

shorter
side shorter side

Entrance
size(m)

(width×height)
5×5 5×5 5×6 6.7×4.4

No. of the front
entrance

2 1 1 2

No. of the rear
entrance 0 1 0 0

Height of the
concrete wall(m) 3 3 1 3

Thickness of
the concrete
wall(㎜)

200 200 120 200

Capacity of
brine mixer(ℓ) 4,000 4,000×2 - 4,000

Volume of brine
tank(ℓ) 60,000 60,000 - 20,000

Table 2. Cases of material storage facilities

또한 내부에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1톤 용량의 포대에 

저장된 제설제는 최대 6포 높이까지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6m 높이 포대를 내부 크레인으로 인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높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창고의 규모나 개구부의 크기

는 제설제 운반차량이나 제설작업차량이 창고 내부에 진입

하여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계획하며, 

개구부의 폭과 높이 모두 최소한 5m 이상을 확보한다. 평

면의 깊이는 작업차량이 내부로 완전히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 10m 이상을 확보한다. 

4.3 평면

제설전진기지의 평면은 직사각형 형태의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염수 교반설비나 저장탱크의 위치, 제설

제의 상차 방식에 따라 작업효율은 차이가 날 수 있다. B 

지역의 사례는 Figure 7과 같이 장변방향으로 앞뒤 출입구

를 설치하여 실내로 진입한 제설차량의 제설제 상차가 완료

되면 직진하여 나가는 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계획된 창고 

면적이 좁고 창고 내부에 적재 가능한 제설제 용량이 적어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A 사례의 경우는 장

변방향에 출입구 두 개를 설치하여 실내에서도 제설제 상차

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규격이 큰 제설차량의 경우 신속한 

상차가 어려워 실외에서 백호우를 이용하여 상차하는 방식

을 병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속국도와 같이 차량이 후진

하지 않고 창고 외부를 순환하여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

록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 제설전진기지의 대부분은 실내에 염수교반설

비를 설치하고 완성된 염수를 외부 탱크에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강설지역인 B의 경우 창고 내에 염수제조

설비를 두 개나 갖추고 저장탱크 또한 큰 용량을 구비하여 

연속적인 작업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A의 경우 Figure 8을 보면 염수교반설비가 출입구  

좌측옆에 위치하고 있어 제설차량과 작업원의 이동이 빈번

한 동선위로 크레인을 이용한 제설제 이동 동선이 겹쳐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작업차량이나 작

업원의 이동동선 위로 화물을 적재한 크레인의 이동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4.4 구조체

소금협회에서는 지표면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

투수성 패드(Pad) 위에 저장 및 혼합, 상차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업

공간 전체에 바닥 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에

는 염수 주입시 누수되거나 흘러넘친 염수가 토양에 스며들

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작업공간 전체 바닥을 포장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례 C를 제외한 사례 모두 저층부에 두께 200인 

콘크리트 벽체를 3m 설치하였는데, 포대로 적재된 제설제

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된다. 1톤 용량의 포대에 저장된 제설제는 최대 6포 높이까

지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6m 높이의 포대가 전도될 때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대가 아닌 벌크식으로 

적재할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내력벽을 

일정 높이까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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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lan : Case A

Item Guides

Site

- The shape of site should permit easy access of trucks,
loaders and other equipment, and the size of site should
be large enough to provide maneuvering room.
- The entrance of site should be designed to permit easy
operations, the material storage should be placed to
permit the efficient flow of trucks, loaders, and other
equipment.

Size

- The size of material storage and the entrances should
be large enough for their average annual material
usage, and enough to permit easy operations mixing
and injecting the salt brine, and loading salts.
- The width and height of the entrance should be 5m or
over.
- The depth of material storage should be 10m or over.

Plan

- The floor plan should be designed to permit easy
operations mixing and injecting the salt brine, and
loading salts, to consider safety of the moving route of
upper crane.

Structure

- The impervious pads of concrete or asphalt should be
constructed to prevent salt from infiltration into the
subsurface, and should be large enough to contain the
salt and provide maneuvering room for trucks, loaders,
and other equipment.
- The wall structures of material storage should be strong
enough to bear the load applied by piled salt.

Table 3. Guides for the snow removal chemical storage facilities

5. 결 론

본 연구는 제설전진기지의 시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

초적 연구로서 해외의 기준을 고찰하고 최근 국내에서 설치

된 전진기지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설계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Table 3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치계획에서는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 계획시 고

속국도와 마찬가지로 설계단계에서 제설전진기지의 위치 

및 규모를 포함하여 계획하며, 살포 작업의 최대 허용 사이

클 타임 및 해당 도로 구간의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지형상은 제설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형상으로 하고 필요한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다. 또한 작업

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구를 배치하고 대지내

의 차량회전 등 효율적인 차량동선이 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융설제를 외부에 보관할 경우 습기에 의한 침출수

로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필요한 융설제

를 모두 실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창고의 규모나 개구부의 크기는 제

설제 용량 및 필요시 적재작업, 염수교반작업 등을 감안하

여 충분히 크게 계획한다.

셋째, 평면은 염수 교반설비나 저장탱크의 위치, 융설제

의 상차 방식에 따라 작업효율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안전측면에

서 작업차량이나 작업원의 이동동선 위로 화물을 적재한 

크레인의 이동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설제의 저장 및 혼합, 상차작업을 진행하는 바닥

면에 불투수성 재료의 바닥재를 설치하고 오염방지와 붕괴

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내력벽을 일정 높이까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설전진기지의 시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

초적 연구로서 제설제 창고를 위주로 사례조사를 하였으나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목표 관리수준

을 만족하는 제설기계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전진기지를 배

치하는 것 등 연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요 약

제설전진기지는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물

리적인 제반요건으로서, 제설대상 도로구간에 필요한 제설 

차량 및 장비를 보관한 차고와 제설제를 비축한 창고, 관리

시설 등을 구비한 시설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설

전진기지의 시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조적 연구로서 해

외의 기준을 고찰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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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국내 제설전진기지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사례조사 

결과 창고형태의 전진기지가 없고 야외에 제설제를 보관하

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바탕으

로 배치, 규모, 평면, 구조체로 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설전진기지의 설계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제설, 제설전진기지,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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