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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재감지  경보시스템의 설계 목표는 화재발생 기 단계에서 화재징후를 발견, 피난

의 개시를 신속하게 통수하는 것이다. 화재감지기는 다양한 건물  환경에 설치되기 때

문에 주  온도  가연물의 종류 등 환경  측면을 심층 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하

게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가연물 종류 등을 고려한 설계에 따라 설

치된 화재감지기는 화재시 설계치 로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여 화재 방  화재로 인

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화재시 조기에 화재를 감지기하여 건축물내 인명피난을 목 으로 설치되는 

화재감지기의 응답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화재감지기의 응답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다

양한 가연물을 발생시키고 화재감지기 종류별로 설치한 다음 각 화재감지기의 응답특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정온식 열감지기는 열방출률이 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것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 연기감지기는 회색 계통의 목재류 화재성상에서 

응답특성이 떨어졌고, 동일한 공간에서 화원의 수평거리와 동작시간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었다.

1. 서 론  

  화재감지  경보시스템의 설계 목표는 건물주, 보험회사 는 법 권한을 가진 정부당

국에 의해 결정되는데, 인명안 , 재산보호, 사업보호  환경보호로 별된다1.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화재발생 기단계에서 화재징후

를 발견하여 피난 개시를 신속하게 하고, 기 소화태세 확립  소방기 에 신속한 통보

가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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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 과 함께 건물 용도의 다변화  방호 상물의 형화, 고층화에 따라 갈수록 

증가추세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화재의 조기감

지기술 연구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감지기는 다양한 건물  환경에 설치되기 때문에 주  온도  가연물의 종류 등 환경

 측면을 심층 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히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가연물 종류를 고려한 설계에 따라 설치된 감지기는 화재 시 설계치 로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여 화재 방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한 연구로써 과학 이고 합리 인 화

재경보설비 구축의 필요성에 의해 가연물의 종류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응답특성을 분석하

기 하여 수행되었다.

2. 화재감지기술 개요

  20세기 반의 경보설비는 납 용해 방식  바이메탈이 이용된 정온식 열감지기, 가용

연물을 이용한 정온식 감지기  반도체 방식의 정온식 감지기가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정온식 감지기는 경제성과 다른 감지장치에 비해 낮은 비화재보율을 가지고 있지만 열

달시간 지연 등에 의한 화재감지 속도가 느리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1920～1930년 에 정온식 감지기의 단 은 조기화재 발견의 필요성을 증 시켜 온도상

승율을 이용한 차동식 열감지기의 개발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차동식 열감지기에는 공기

팽창형과 기계형( 속의 팽창비를 이용)이 있다.

   개념인 조기화재경보체계가 태동하게 된 것은 화재성상에 있어 온도상승보다 더 

빨리 불을 감지할 수 있는 연소생성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1940년 Swiss의 물리학

자 Dr. Ernest Meili는 산의 갱도내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로 인한 사고 방을 한 

가연성가스 감지장치로 Ionization Chamber를 연구하던  연기미립자를 감지할 수 있는 

이온화식 연기감지기를 개발하 다. 의 기, 자, 화학 기술은 성능의 신뢰성 크기

의 소형화 등 화재감지기술의 발 동기를 가져와 산란 을 이용한 식 연기감지기, 감

식을 이용한 식 연기감지기의 개발을 가져왔으며, 특수한 환경에 응성이 있는 자

외선/ 외선 불꽃감지기, Cloud Chamber방식의 연기감지기가 개발되었다.

  최근 20년 동안 센서기술, 자기술, 정보기술  화재물리학의 발달에 힘입어 화재분야

의 새로운 감지기술은 상당히 진보하 는데,  로, 연소 에 발생되는 거의 모든 가스를 

측정하는 기술이 확립되어 활용되고 있고 분포형 센서감지기가 터 , 지하철로  역사

처럼 까다로운 주 조건을 가진 장소에서의 화재안  목 으로 도입되었다
2. 

  한, 최근에 CO화재감지기, 상감지기(Video Smoke Detector)  다센서

(Multi-sensor)감지기가 개발되었지만 용되는 설치기   시험규격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3.  다센서(Multi-sensor)감지기는 비화재보 방을 하여 개발되었으며, 이온화

식연기감지기, 식연기감지기, 이산화탄소(CO2)감지기  일산화탄소(CO)감지기를 통

합하여 하나의 감지기로 만든 것이 재 사용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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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조건  실험체 설치

  3.1  실험조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아 트 공간을 모델링하기 하여 6 m(W) × 10 m(L) × 3 

m(H)의 무풍상태인 방(Room)을 화재실험장으로 정하 고, 감지기는 정온식 1종 열감지기

(70 ℃), 차동식 2종 열감지기, 식 2종 연기감지기, 이온화식 2종 연기감지기를 실험

상으로 하 으며, 가연물 종류로 일반목재류(미송각재 47개 모형화, 알콜 1리터), 합성목재

류(틀합  3.9kg 2개, MDF 1.4 kg, 알콜 1리터), 유류(N헵탄 2.5ℓ)를 실험 화원으로 정하

다.

            

그림 1. 실험 상인 감지기(정온식, 차동식, 식, 이온화식)

  

그림 2. 화원(일반목재류, 합성목재류, 유류(N-헵탄))

  3.2  실험체 설치

  감지기 설치는 화원을 심으로 반지름이 0.5 m인 동심원, 반지름이 2 m인 동심원, 반

지름이 4 m 인 동심원 상의 천장의 반자에 실험 상 실험체를 설치하 다.

  4. 응답특성 실험결과

  실험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일련
번호

실험체 종류 화원 심에서의 
설치간격(m)

응답시간(분: )

일반목재류 합성목재류 유류

1 정온식 감지기 0.5 1:11 5:49 2:01

2 차동식 감지기 0.5 0:17 0:17 0:17

3 식 감지기 0.5 동작안함 동작안함 1:41

4 이온화식 감지기 0.5 0:20 0:25 0:07

5 정온식 감지기 2 2:09 2:26 5:18

6 차동식 감지기 2 0:54 0:30 0:51

7 식 감지기 2 동작안함 4:11 2:21

8 이온화식 감지기 2 0:19 0:30 0:15

9 차동식 감지기 4 1:21 1:21 동작안함

10 이온화식 감지기 4 0:28 2:26 3:16

11 식 감지기 4 동작안함 0:33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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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부분의 화재에서 이온화식 연기감지기는 열감지기 보다 우수한 응답특성을 나타내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인명피해 방을 주목 으로 화재안 기술이 용되어야 하는 아

트 등 주거용도의 장소에서는 이온화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인명보호 차원에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꽃화재로 인해 연기입자가 매우 작고 회색 계통의 목재류 화재성상에서 식 연기

감지기는 응답특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무기물질의 불꽃화재 성상이 상되는 

소방 상물에는 식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감지기는 화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응답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식 감지기의 경우는 먼 거리에 설치된 감지기가 보다 빠르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어 설치된 천장 높이가 동일한 공간에서 화원의 수평거리와 동작시간이 비례한다

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화재로 인한 제트 열기류흐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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