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최근, 새롭게 등
장한 가족이 있다. 성인이 된 자녀를 모두 출가시
키고, 배우자를 먼저 하늘로 보낸 뒤 홀로 지내는 
노인을 뜻하는 ‘빈둥지 노인’은 1인 가구의 단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이다. 2014년 기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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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노인 5명 중 1명은 빈둥지 노인이고 2035
년에는 4명중 1명으로 늘어난다고 예상되어 진다
고 한다.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은 언제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
른다. 하지만 최소한 사고를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살아갈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면 
Home IoT 시스템은 혼자 지내는 독거노인을 위해 
응급,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노인의 가족에게 
안정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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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Home Io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거 환경의 편의성 개선이 중요시된
다. 또한 ‘COVID-19’에 의한 실내 활동 증가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편리성을 위한 제품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그 전보다 현재 주거 환경과 상호작용이 수월해졌으며, 이에 따라 Home IoT 
기술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온도, 습도, 미세먼지와 같이 실내 환경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사용
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스 누출 및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IoT 센서를 
탑재하여 증가하는 실내 활동에 안전성을 향상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development of Home IoT technology make it important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addition, the increase in indoor activities caused by 
COVID-19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products to make life more convenien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This trend 
of increased indoor activity has made it easier to interact with the current residential environment than before, and as a 
result, the need to develop technology for Home IoT is emerging.

Therefore, the Home IoT system will be developed to monitor the information needed to maintain an ideal indoor 
environment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and fine dust. The system will also interact with users, and propose a 
system that improves safety in indoor activities by equipping the home with IoT sensors for preventing safety accidents 
such as gas leakage and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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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즘같이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면역력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Covid-19와 같은 감염
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위생관리와 함
께 감염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면역력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Home IoT 센서 시스템’은 실내 환경에서
의 자기 보호 및 자신의 몸 상태 체크를 통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알아내어 예방할 수 있게 할 것
이다.

Ⅱ. Home IoT 센서

 2.1 MQ-2 가스센서
 LPG, 부탄가스, 프로판가, 부탄가스 알코올, 연

기 등을 감지하는 모듈로 높은 민감도와 빠른 반응
성을 가진 가스센서이다. 가스센서의 원리는 가연
성 가스가 센서의 표면과 접촉할 때 산화하는 과정
에서 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는 것
을 감지하여 가연성 가스를 측정한다. 센서 내부에 
가스 감지를 위한 전열히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센
서 내부온도가 상승한다.

 2.2 PIR(인체감지) 센서
 센서에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을 때에는 실내 

혹은 벽에서 발생되는 적외선을 PIR 센서가 감지
한다. 사람이나 동물이 PIR 센서의 범위를 지나갈 
때 PIR 센서의 절반은 따뜻한 체온을 측정하면 
PIR 센서의 양쪽에서 적외선 감지의 차이가 발생
한다. 또한 사람이 PIR 센서의 범위를 벗어나면 마
찬가지로 PIR 센서의 양쪽에서 적외선 감지의 차
이가 발생한다. 적외선 감지 차이가 발생할 때 소
자에는 출력신호가 발생되며 이러한 출력신호를 
Arduino Board에 입력하여 LED를 점등한다. 따라
서 적외선을 띄는 물체가 움직일 경우 PIR 센서가 
출력신호를 HIGH로 발생시키고 적외선을 띄는 물
체가 가만히 있을 경우 출력신호를 LOW로 발생시
킨다[1].

 2.3 불꽃 감지 센서
 불꽃이 만들어 내는 파장은 대략 570nm ~ 

750nm 정도이다. 불꽃 감지 센서의 원리는 눈으로 
직접 불꽃을 보면 보통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보
인다. 센서가 그 정도 파장을 인식하는 원리다. 불
꽃 감지 센서는 태양빛도 감지를 하게 되어 불꽃
센서 설치 위치는 태양빛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2].

 2.4 온습도 센서
 정전식 습도 센서와 써미스터(thermistor)를 사

용하여 대기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을 디지털 센
서 신호로 출력 할 수 있다. 정전식 습도 센서는 

습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며, 써미스터는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소자이다.

습도 측정원리를 설명하면 습도를 측정할 때, 상
부 전극과 하부 전극 사이의 저항 변화를 측정함
으로써 공기 중의 습도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 박
막 폴리머(습도 흡착판)의 양쪽 표면에는 전극이 
부착된 얇은 판이 있는데, 이 판이 공기 중의 수분
을 흡수한다. 박막 폴리머(습도 흡착판)의 표면에 
부착된 수분 양에 의해 두 전극의 전도도에 변화
가 일어나게 되면 이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습도를 
출력한다.

써미스터의 온도 측정원리를 설명하면 온도를 
감지하는 부분은 반도체 세라믹으로 이루어져 온
도에 따라 물질의 저항값이 변하는 소재의 특성을 
이용하여 온도를 출력하고 있다[3].

 2.5 미세먼지 센서
 측정 농도의 범위는 PM2.5 기준, 0~500

의 범위가 유효측정범위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준
으로 미세먼지는 보통 100 미만일 때가 많고 요즘
처럼 미세먼지가 극성일 때는 200 이상까지도 간
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대기환경 측정용으로는 적
당한 성능이다. 레이저의 산란을 측정해서 미세입
자의 농도를 계산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산란’이라는 현상은 크게 ‘레일리 산란’과 ‘미산
란’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미산란’은 빛의 파장 
범위가 입자의 크기와 비슷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
로 빛이 입자에 맞고 사방으로 퍼지는데 이때 붉
은 파장이나 푸른 파장 등 파장의 길이와 상관없
이 모든 색의 빛이 산란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
므로 안개가 끼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공기가 
회색빛이 된다. ‘미산란’은 빛의 색과는 관계없이 
입자의 농도나 크기에 따라 산란도가 달라지기 때
문에 이를 이용한 방식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미산란’을 이용한 측정
한 방법의 단점은 공기 중 먼지입자 외에도 수증
기 입자에 대해서도 반응해서 수증기가 많은 공간
에서는 먼지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레일리 산란은 빛의 파장과 비교했을 때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장
의 길이가 긴 빛은 산란이 되지 않고 입자를 투과
해서 진행을 하는 반면 파장이 짧은 빛은 입자에
서 산란이 쉽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저녁노을이 
붉어지는 이유가 레일리 산란 때문이다. 하늘이 푸
른색으로 보이고, 저녁노을이 붉어지는 현상을 레
일리 산란으로 설명할 수 있다[4].

Ⅲ. 제작 및 실험과정

 1인가구와 독거노인의 편리한 실내 생활을 위
해 각종 센서의 실험을 통해 유의미한 실험결과를 
확인했다. 프로세서 보드는 확장성이 높은 Ardu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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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여 진행했고, 탑재한 센서들은 실내생활
에서의 위기관리 및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

Step 1. 시스템의 전체적인 작동을 구상한다.
인체 감지 센서 :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

되지 않으면 LED를 켠다. LED가 켜지는 것은 보
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스 감지 센서 : 가스가 1초 이상 감지되면 DC
모터를 켜고 5초 이상 감지될 경우 부저를 울린다. 
10초 이상 감지될 경우에는 서보모터를 움직인다. 
DC모터와 서보모터는 각각 환풍기의 작동과 가스 
밸브의 잠김을 의미한다.

불꽃 감지 센서 : 불꽃이 감지되면 부저가 울린
다.

온습도 센서 :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여 값을 라
즈베리 파이로 전송한다.

미세먼지 센서 :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값을 라즈
베리 파이로 전송한다.

그림 1. Home IoT 시스템 구상도

Step 2. 각 센서를 breadboard를 이용해 Arduino
와 연결한다.

Step 3. breadboard로 구성된 회로를 PCB 기판에 
납땜한다.

  
Ⅳ. 결  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예측할 수 
없는 가스누출사고, 화재사고, 심장마비, 독거노인
사고 등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rduino mega로 센
서 데이터를 수신하여 위급상황 시 부저와 LED로 
빠르게 가족에게 알려 대처할 수 있도록 Home 
IoT 시스템을 구현하고, 온습도 및 미세먼지 수치
를 확인하여 실내 환경 유지에 대한 정보를 모니
터링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림 2. 실험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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