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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창사 60주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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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선정 배경과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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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월 철도차량 탈선사고 후 운영사와 제작사, 부품사 등 관리주체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시점

• 부품품질 향상을 위해 유럽의 형식승인제도를 국내에 맞게 도입
하였지만, 관련 제도의 운영은 매우 열악한 수준

• 철도차량 단가 하락에 따른 어려움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가지발주 요구조건
을 만족하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쉽지 않음(NoBo, DeBo, AsBo 역할 정립)

• 현재 운용중인 형식승인 프로세스의 제도적 문제점 개선 필요

• 납기지연(최대치 30%초과) : 부품사, 제작사의 품질, 납기, 비용 영향요인 개선 필요

• 철도차량 관련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신뢰성을 검증/인증
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

• 제작 & 유지관리 핵심기술과 운영경험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 안전성을 검
증하고 인증하는 프로세스 제도화(시설, 전기분야는 기술사 등 전문가 안전진단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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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사고 시 안전책임 강화필요 & 책임분담기준 미흡

• 정비주체의 사후 안전책임 의식의 부재, 차량정비기술기준 제 10조(운영자가
정비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운영사가 최종 책임)

• 정비주체의 정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부과 규정 필요
• 제작결함 확인시 제작자 시정조치 기준 필요, 제작결함 미보고 시 발생사고는

정비주체 책임

정비구조 개편을 통한 안전도 향상 필요

• 철도이용자(여객/화물) 사고피해 최소화, 정비시스템 및 장비 현대화 필요
• 정비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제작자/정비자/운영자간 협업체계

구축 필요
• 차량정비 및 안전책임 일원화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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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민안전과 산재예방 등 법령 준수 이슈

• 철도현장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 정착 및 불합리한 규정 적극개선

• 차량정비, 시설, 전기 작업품질 상호 견제(감독/검수) 기능보완 및 국토부

조직에 철도안전 전담조직 보강(중장기적)

• 국토부 승인된 근무체계 도입 => 미승인 근무체계 과징금 부과

• 경험미숙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확대, 교육훈련 주기 단축, 등

• 인력위주 업무전반을 자동화 및 첨단화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

• (기타) 철도안전법 제정 후 준수여부 모니터링 기능, 차량제작 과정의 안전과

기술기준 준수 등 대안조정과 절충을 하는 안전전문가의 역할과 기능



철도차량 개발과 검증/인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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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개발 방식 비교(일본 VS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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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철도) 검사, 승인, 관리기관이 다르며 인증은 제3의 전문기관이 담당

* 국내 :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험인증과 형식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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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안전인증 : 미국 TTCI 제품 인증제도 승인체계 및 절차
(한국철도기술 연구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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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mit application / 

design & approval

2. Test Approval

3 Facility Technical Approval

4. Facility QA Approval

• submit design drawings.

• confirm what evaluations, inspections 

and/or tests may be required.

• component testing of some type is 

required as specified by the MSRPs

• Technical Inspection is required for all 

major components. 

• Quality Assurance Inspection is usually 

required .

5. surveillance
yearly audit to maintain QA

5. Conditional Approval

• limit on the number of components that 

can be sold in usually 2 years.

• sales and service reports to the 

Committee

6. Unlimited Approval
• satisfactory product performance

• completion of conditional approval



미국철도협회표준 및 권장 관행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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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예시 ) : AAR 철도차량 및 용품 기술규격(북미 전역공통) 제정
업무는 AAR 기술서비스부문에서 TTCI로 이관, 출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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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적합성평가
(제작사 장내시험 확인)

(공동 검사 및 시운전)

운영기관(JR) & 제작사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NTSEL
(국립교통안전환경연구소)

철도분야제품인증
(ISO/IEC 17065 기반)

철도차량
(기술기준 기반)

RAMS

(IEC 62278)

(준비중)

EMC

(IEC 62236)

(취득중)

철도신호용
전자장치

(IEC 62425)

소프트웨어
(IEC 62279)

통신
(IEC 62280)



국내 철도차량 제작과정의 검사 시험기준(법적요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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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국내 철도연에서 연구와 인증심사를 병행하고 있으나,
국제수준에 맞게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의 전문화가 요구됨



철도차량 검증 프로세스별 역할과 책임



철도차량 수명주기별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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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설계, 제작과정이 운영단계 품질, 비용에 영향



철도차량 운영과 관련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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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유지보수 과정의 단계적인 발전은 제작과정에서 정의된 유지보수
방법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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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제작과정의 검증 및 보증 절차와 방법 정의

• (검증) 신뢰성과 유지보수성을 기반으로 차량의 상당기간의 정상 운영기간
동안 아주 주의 깊게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

• (검증 목적) 운영자와 계약자간 합의한 수명주기 계약한계가 프로젝트에서
만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계약자에 의해 제공된 자료 및 납품된
차량의 성능을 이론적 혹은 실제적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과정

• (검증시행) 계약 이후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서 수행될 것이며, 주로 신뢰성
성능 검증과 유지보수성 성능 검증 활동이 주를 이룰 것이며, 이 활동에 대한
시기, 방법, 절차에 대한 운영자의 권리를 사전에 정의하는 것이 필요

• (보증) 프로젝트 성과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패널티 혹은 인센티브 적용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정의가 필요

• 이 검증 및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이후 단계인 계약서에 당사자간 합의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명문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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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제작사/검사/전문기관은 있으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지정되지 않음.
- 초, 중, 고, 특급 기술 능력을 갖춘 안전전문기술자, 박사, 기술사, 기능장 등 학력, 경력, 자격
제한 없음

구분 설계 승인 차량제작 품질관리 차량완성 시운전 차량인수

기존

업무
설계도서작성 설계도서승인 성능시험 제작검사 제작검사 성능시험 제작검사 성능시험 인수검사

- - (부품·구성품) (입고) (공정) (완성차) (최종) (운행선로) -

주관
제작사 발주자 성능시험기관 제작검사기관 제작검사기관 성능시험기관 제작검사기관 성능시험기관 발주자

(로템 등) (운영기관) (철도연등) (로테코등) (로테코등) (철도연등) (로테코등) (철도연등) (운영기관)

개정

업무

설계도서작성 형식승인 형식승인 완성검사 제작자승인 형식승인 완성검사
형식승인/

완성검사
인수검사

-
(설계적합성

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
(안전품목검사)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제작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

(완성차

검사)

(시운전시험/

주행시험)
-

주관

제작사
발주자

검사기관
검사기관 전문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전문기관 검사기관 발주자

(로템 등)
(운영기관)

(철도연)
(철도연) (로테코 등) (철도연) (철도연) (로테코 등) (철도연) (운영기관)



철도차량 개발과 제작과정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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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항) 발주사의 제작관리, 제작사, 부품사, 하도급 외주제작사의 업무경계,
검사,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인증심사 환경 등 역할과 책임에 따라
품질, 납기, 비용에 영향을 주게 됨



철도차량 관련 검사 및 제품 인증기관(KO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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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검사기관 : TUV라인란드, TUV_SUD 코리아KR E&C,
제품인증기관 : 철도기술연구원,(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등



철도차량 검증 프로세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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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철도차량의 검사 및 시험 전문기관의 역할은 다음
분야에 대해 수행하도록 개선

• (방 법) 차량의 전문연구 부문을 독립된 법인 또는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KAIA 등의 심사를 거쳐 연구하도록 예산지원

• (참여기술진) 연구경험이 많은 박사급 책임연구원, 신진연구자인 박사후 과정,
실무경험이 많은 안전전문가, 등 합동으로 구성되도록 명시(산학연 참여 우대)

✓ 국가 정책적 차원의 연구 및 개발(Res,earch & Development)

✓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초기교정 작업

✓ 제품의 품질 및 승인시험(Certification/ Qualification of products) 

✓ 현차 운영 및 가동중의 시험(Exploitation /Performance)

✓ 정비작업 시에 발생하는 이상현상 분석(Maintenance Analyze of 

defects) 

✓ 개조 및 개량을 위한 시험(Modifications & Transformations)

✓ 수명시험(Duration of Life cyc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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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충돌시험 및 피로시험 연구

▪ 부품 및 장치의 내구성시험 및 피로시험

▪ 철도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시험 및 품질 인증기능

▪ 신조 도입차량에 대한 성능시험 및 제작사 시험의뢰 대상에 대한 품질시험

▪ 차량의 비정상 현상에 대한 시험 분석 연구

▪ 제동시험 및 안전장치에 대한 시험 연구

▪ 부품의 수명(life cycle) 시험 연구

▪ 소음, 기계적 저항, 합성수지, 베어링, 윤활제 등의 시험인증

(연구기관)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핵심장치 연구 전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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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관련)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시행중인 형식시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 정립

① 전문 주문제작품으로 신규로 규격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② 기 설계 및 제작 후 부품 규격이 입증된 제품으로 형식승인을 통과한 것,

③ 형광등, 계전기류 등 KS규격 또는 시중품으로 안전과 관련이 없는 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방법 개선

* 부품공급, 제작, 표준규격, 구매제도 , 품질시험 등 개선방안 (IESM 절차에 따라 관리
방법 개선)

➢ (운영사) 정비소홀, 실수, 판단착오 등 인적요인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임
을 중심으로 매뉴얼 관리 및 인력운영 방안 개선

➢ (제작사) 제작시 조립불량, 부품불량, 배선작업, 도면과 제품의 합치성, 소프
트웨어 오류 등 도입 발주 과정에서의 설계, 제작, 조립과정의 책임과 역할
을 명확히 제시

➢ (법령, 규격 정보) 철도차량 관련 법령, 표준규격과 위험도 평가, RAMS 관리
등 정부와 공공기관, 연구기관, 시험검사 기관, 안전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
이 중복되지 않게 관리주체와 책임한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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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전기 분야) 궤도, 전기철도, 신호 분야는 2007년 이후 1만명이 넘는 안전기술
인력을 관리, 사업 운영 및 설계, 시공, 감리에 안전전문기술자 활용토록 법제화 되
어 있음.

▪ (차량분야) ‘18년 강릉 탈선사고 후 정비기술기준이 마련된 2020년 이후 운영하는
제도로 차량 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가진 인력의 활용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요구
됨.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국토부고시 제2020 - 1030호, 2020.12.21.]에 안전전문기술
자를 활용토록 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증(특급,고급,중급,초급)을 4)항을 추가하여 반영

▪ 정비조직 인증기준(국토부 고시)에 책임관리자 및 정비확인자 기술자격에 기술자 자
격요건 추가

▪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국토부고시 제2021-1401호, 2021.12.27.) 제10조(위탁정비) 3
항 위탁정비 수행 결과를 제3자 검증을 통해서 정비품질을 확보되도록 내용 추가

✓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 철도운영사 및 제작사 등 기술인력의 자격기준과 역할을 명확화

▪ 철도정비기술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정비경력증은 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증(특급,고급
,중급,초급)취득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므로 전문자격으로 볼 수 없는 경력 증명에 한정됨

▪ 정비조직 인증,정밀안전진단기관,제작검사기관 인증시 전문자격자가 명확히 해당업무를 수
행하도록 프로젝트 수행 계약 요구사항에 안전전문기술자 자격보유자를 의무사항으로 명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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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1천만원/년 평균

(표준 품셈) 엔지니어의 사업대가는 특급,고급,중급,초급 안전전문기술자에 따라

표준 품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대가 구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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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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