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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축외장용 착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착제를 용도별로 선정하 으며, 착제의 

종류는 스티로폼용, 목공용, 석재용, 타일용, 창호 용 등 총 5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

축외장용 착제를 상으로 콘칼로리미터를 이용하여 발열특성을 알아보았다. 실험 조건

은 ISO 5660 규격에 맞춰 각각의 착제를 100 mm×100 mm 크기의 성형틀에 굳힌 다음  

복사열 50 kW/㎡의 조건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건축외장용 착제의 연소특성을 정량

으로 나타낸 연구결과는 각각의 화재 험 정도를 분류하는 기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

를 두었다.

1. 서 론  

건축물 내·외벽에 주로 사용되는 건축용 자재  샌드 치 패 은 양면으로 도장한 철  

사이에 심재로 단열재를 넣어 구성된 합성복합자재이다. 샌드 치 패 의 사용범 는 창고시설 

 공업용 건축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공에 따른 이 으로 주택  

상업용등으로 리 확 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과는 달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심재로 사용되는 유기재료들이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며 화염 가 

용이하여 험하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외장용 착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착제를 용도별로 선정하 으며, 착제의 종류로는 스티로폼용, 목공용, 석재용, 

타일용, 창호 용 총 5가지로서 종류별로 구분하여 콘 칼로리미터를 이용하여 발열특성을 

고찰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축외장용 착제의 연소특성을 정량 으로 나타낸 기 연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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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화재 험 정도를 분류하는 기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실험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재료는 재 사용되는 건축외장용 착제로 총 5가지(목공, 석

재, 타일, 창호 용, 스티로폼용) 착제를 선정하 으며 표 1에 정리하 다.

구    분 주성분 용도

 목공용 산비닐수지 42±2%, 물 58±2% 목재, 합 , 마루 , 종이, 벽지, 직물류

 석재용 폴리아마이드 수지 + 에폭시수지 도기질, 자기질, 석기질, 폴리싱타일

 타일용 시멘트, 무기필러, 분말수지 등
타일, 석고보드, CRC보드, 콘크리트, 

미장면, P,C면, ALC면 등 

 창호 용 무 산 실리콘계
PVC, 목재 등의 창호공사, 콘크리트, 석재, 

리석 등

 스티로폼용 아세테이트( 산비닐)
스티로폼, 석고보드, 목재, 합 , 

아이스핑크등의 착

표 1. 착제의 주성분  용도

2.2 실험방법

연소 과정에서 소비되는 산소량을 기 으로 방출되는 열량을 측정하는 원리로 ISO 5660-1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 다. 각각의 재료에 하여 시편을 100㎜×100㎜크기로 비하여 재료가 화재 

조건에 노출되는 동안 착화시간, 열방출율 등을 동시에 연속 으로 측정하 다. 시험방법은 

시편을 연소하기 해 가열로를 이용하여 가열로 속에서 50㎾/㎡의 일정한 heat flux를 

공 하 고 화를 해 화장치를 사용하 다.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복사열로 인해 재료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열분해가 시작된다. 가연성 기체가 연소 하한범 를 넘게 되면 

발화하면서 발화시간이 측정된다. 

3. 결과  고찰

3.1 발열특성

그림 1과 그림 2는 콘 칼로리미터의 ISO 5660-1에 따른 방법에 의한 실험으로 시간변화에 

따른 열방출율과 총 발열량을 나타내었다. 그림 1을 보면 타일용 착제를 제외한 나머지 

착제들은 6 에 최 열방출율을 나타냈고 기에 격한 열방출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일용 착제는 다른 착제들과 달리 조  늦은 10 에서 최 열방출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2는 총 발열량을 나타낸 그래 로서 타일용 착제가 18 MJ/㎡의 값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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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재료  목공용 석재용 타일용 창호 용 스티로폼용

착화시간(s) 9 16 15 4 13

연소지속시간(s) 34 35 118 165 39

많은 열을 방출하 으며, 석재용 착제가 2 MJ/㎡ 이하의 가장 낮은 총 열방출량을 나타내었다.

그림1. 시간에 따른 열방출률

       

그림 2. 시간에 따른 총발열량

3.2 착화특성

표 2는 5종의 건축외장용 착제의 착화 시간과 연소지속시간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착화시간은 콘 칼로리미터 실험에 의한 데이터를 활용하 다. 착화시간은 창호 용 착제가 

4 로 가장 빠르게 착화가 되었고, 석재용 착제가 16 로 가장 느리게 착화가 되었지만 두 

착제의 착화시간은 12  정도의 작은 차이만 나타났다. 하지만 연소지속시간을 살펴보면 

목공용, 석재용, 스티로폼용 착제들은 34～39  정도로 비교  짧은 시간동안 연소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타일용과 창호 용 착제의 경우는 각각 118 와 165 의 연소지속시간을 

보임으로써 상 으로 오랜 시간동안 연소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착화시간  연소지속시간 결과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축외장용 착제의 연소특성을 알아보기 해 콘 

칼로리미터시험기를 이용하여 발열특성을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발열특성을 살펴보면 타일용 착제의 경우, 다른 착제들과 달리 최 열방출시간이 

다소 늦게 나타났지만 총열방출량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착제들의 최 열방

출시간은 6 에서 나타났으며, 총열방출량은 스티로폼용, 목재용, 석재용, 타일용, 창

호 용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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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화시간은 창호 용 착제가 4 로 가장 빠르게 착화가 되었고, 석재용 착제가 16 로 가

장 느리게 착화가 되었지만 두 착제의 착화시간은 12  정도의 작은 차이만 나타났다. 한, 

연소지속시간을 살펴보면 목공용, 석재용, 스티로폼용 착제들은 34～39  정도로 비교  짧

은 시간동안 연소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타일용과 창호 용 착제의 경우는 각각 118

와 165 의 연소지속시간을 보임으로써 상 으로 오랜 시간동안 연소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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