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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performance-based on fire safety design of buildings, design fires are assumed to 

be relatively coarse information on potential combustible objects described by its name, 

weight, size and main constituent materials. As early as 1970s, researchers from Japan 

has employed various methods of research regarding combustibles investigations. In 

result,  researchers came up with one  method that is being presently used.

Therefore, our country basis in collection of data for combustibles yielded average 

measure, receipt rate of furniture usage and execution of combustible investigations to 

occupancy zone of university respondents .We have found out problem about excessive 

usage of multi-outlet extensions through research.

1. 서 론

건축물의 역할로서 재해로부터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재해 에서 

화재시의 건축물의 안 성은 내화설계에 해 확인되어야 할 성능이다. 내화설계는 화재시

의 건축물의 붕괴 방지를 도모하기 해 내화건축물에 하여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의 규모를 상정해 상 공간의 주요부가 상정한 규모의 화재에 해서 안 성을 확보하도

록 하는 것이다. 화재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인이 가연물의 발열량 도이다. 

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의 시뮬 이션 로그램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이 

결과를 건축물 설계시 반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별 가연물의 양이 특성화 되

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화원의 발열량을 설정하여 시뮬 이션 할 경우 그 

결과 값에 한 신뢰성은 보장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009년 성능설계 시행되는 시

에 있어 가장 기 인 가연물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는 1970년 부터 가연물에 한 조사가 지속 으로 연구 되었으며, 재까지도 활발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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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가연물 데이터 구축을 한 기 연구로 일본에서 선행되어온 

연구에 하여 살펴보고 국내의 일반 인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을 상으로 총 25실의 

건물의 종류  구조에 따른 가연물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가연물 특성화를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2. 일본의 가연물 조사 연구 동향

가연물 도는 화재안 설계에 있어서의 기본 인 하 이며, 일본에서는 재까지 여러 

가지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표 1은 일본에서 실시한 가연물 조사 연구보고서로써 1970년

 이후 지속 으로 연구가 행해져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조사에서는 내화설계용

의 가연물 도의 악이 목 으로 각 연구마다의 가연물 조사 방법은 표 2와 같이 차이

가 있다.

가연물 도를 나타내는 단 로 량 도[kg/㎡]와 발열량 도[MJ/㎡] 2가지 단 로 

표시하고 있으며 발열량 표시의 경우 가연물의 구성 재료 마다 분류해 각각의 단  발열

량[MJ/kg]을 곱해 합산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의 재질을 목재 량으로 환산된 가연물 

량에 목재의 단  발열량(18.0, 혹은 18.9[MJ/kg])을 곱하여 가연물의 발열량을 산출하는 

2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여러 가지의 가연물 구성 재료를 목재 량으

로 산출 할 때 고분자계 가연물에 한 환산 방법으로서는 체로 목재의 2배로 간주하고 

있다.  가구내의 수납가연물 량이 가미되는 경우나 일부만이 연소에 기여한다고 단

하여 수납형태에 따라 가연물량을 40~60%를 감하는 경우도 있다.

재 일본의 경우 상이한 연구방법으로 인해 각각 다른 가연물 양이 산출되는 문제

이 있어 이를 한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가연물 도를 다시 계산하여 산출하는 연구가 진

행 에 있다. 

 

조사년도 보고서 명칭 주된 조사 상 조사 주체

1973
내화건축물 설계에 있어서의 

표  가연물량의 조사 연구 1)  

사무소·백화 ·호텔·병

원·체육
일본강철 구조 회

1978
고층 건축물 등의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2)  
복합 용도·사무소·호텔 동경소방청

1983 건축물의 종합 방화 설계법의 개발 3)  
사무소·백화 ·호텔·극

장·창고·체육
건설성

1988 신도시형 모델 구조 시스템 보고서 4)  집합주택 일본 건축 센터

2003
국소 화재에 한 내화 설계를 생각

하는 5)  
학교·사무소

일본 건축 학회 

국소 화재 WG

2004
사무소계 건축물의 어트리움에 있어

서의 재 가연물의 실태 조사 6) 
사무소(어트리움 공간) 

건축물의 방재 계획 

수법의 연구회

표 1. 분석 상으로 한 기왕의 가연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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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번호 1) 2) 3) 4) 5) 6)

조사 방법 지조사 앙 이트 조사  지조사 앙 이트 조사 지조사 지조사

가연물 도의 

표기 단
[kg/㎡] [kg/㎡] [kg/㎡] [kg/㎡] [MJ/㎡] [MJ/㎡]

목재 환산 량 산출 안함 산출 안함 산출 산출 산출 안함 산출

목재 단  발열

량의 설정치 
없음 없음

有

18.0MJ/㎡
없음

有 , 목 재질 계 

가연물 4종의 

발열량을 명시

有

18.9MJ/㎡

재질의 차이에 

의한 발열량의 

고려

없음

셀룰로오스계 , 

동물계, 화학 합

성계로 나 어 

각 계열마다의 

량 산출

고분자계 가

연물을 목재

질계 가연물

의 2배의 

량으로 환산

물품 마다 가

연물량을 목재 

환산 량으로 

산출

목재질계 4종

과 라스틱계 

9종, 각 재료 

마다의 발열량

에 의해 산출

복합 가연물

을 목재질계 

가연물의 2

배의 량으

로 환산

수납 형태에 응

한 유효 발열량

의 고려（수납 

계수）

상세 불명

스틸제 락카, 책

상 등은 제외(0)

유리문 등은 고

려(1.0)

수납 형태 고

려 (0.4~0.6)

수납 정도 고려

（0.5~1.0）

수납 형태 고려

（0.4~0.6）

수납 형태 

고려하지 않

음 (1.0)

표 2. 기존조사에 있어서 가연물 양의 산출방법

3. 조사방법

화재분야를 심으로 주택용도에서의 가연물의 기 자료 수집을 하여 그림 1에 나타낸 

연구의 흐름에 따라서 학생이 거주하는 각 실에 한 가연물 배치의 실태 조사를 앙 이트 

방식으로 실시하 다. 앙 이트 조사표는 크게 5가지로 나 어져 있으며 세부사항은 표 3

과 같다. 조사 상은 일반 학생 25명을 상으로 하 으며 조사공간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하도록 하 다. 조사표 1에서는 건물의 개요와 거주자 정보에 하여 작성하도록 

하 으며 조사표 2는 조사공간의 평면도를 작성하도록 하 다. 조사표 3은 평면도에 따른 

가구의 배치  치수를 기입하고 가구의 수납률을 선택하도록 하 다. 조사표 4는 벽면마

다의 상황을 기입하도록 하 으며 조사표 5는 콘센트 사용실태에 한 설문을 하 다.

그림 2. 가연물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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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명칭 폭[m] 길이[m] 높이[m] 면 [m2] 체 [m3] 수납률

책상 1.312 0.602 0.766 0.790 0.605 48% 

책장 0.866 0.302 1.779 0.261 0.465 73% 

옷장 0.889 0.612 1.866 0.544 1.015 67%

테이블 0.611 0.545 0.595 0.333 0.198 50%

침 1.127 1.965 0.572 2.214 1.267 

표 4. 표 인 가구의 표  치수

구분 세부사항

조사표 1
건물의 구조·규모·건축년도 등과 주택거주자의 연령  성별에 한 

질문표

조사표 2 조사 상공간의 평면도

조사표 3 평면도에 따른 가구배치, 개구부 치  종류, 치수, 수납상황

조사표 4 벽면의 개구부 종류, 치수, 가구배치 상황 등

조사표 5 콘센트 치  사용상황에 한 설문

표 3. 가연물 조사표의 세부사항

학생의 각 실  공동주택에 해서 시도면을 작성하 고 가구의 치수계측의 방법에 

하여는 구체 인 를 나타내 오기입이 없도록 하 다.

4. 조사 결과  고찰

착화되어 확 되기 정도의 차이는 기발화원이 형성되는 화염에 면하는 가연성가구의 

형상에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학생 25실을 조사하여 일반 인 학생에 방에 있는 책상, 

책장, 옷장, 침 , 테이블에 한 치수를 측정하고 이를 평균 내어 표 인 치수로 표 1

에 나타내었다. 한 가구에 수납되어있는 정도를 100%, 75%, 50%, 25%, 0%로 구분하여 

선택한 결과를 평균 내어 수납률을 구하 다. 수납률은 책장이 73%, 옷장 67%, 테이블 

50%, 책상 48% 로 집계되었다.

각 실에서의 콘센트 사용 황을 설문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 그림 2와 같이 총 45개의 

콘센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56%인 25개로 조사되었다. 한 각 실마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개수는 1~3개로 조사되었으며, 실에서 한 개 이상의 문어발식 사용은 총 

80%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이 부분의 공간에서 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기화재의 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한 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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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어발식 사용 유무 (b) 각 실의 문어발식 사용개수 

그림 2. 각  공간내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황

5. 결론

2009년도에 성능설계가 도입되는  시 에서 우리나라는 화재에 크기  확산 등을 

측하는데 있어 가장 기 인 자료인 가연물에 한 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가연물 조사연구는 1970년 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재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조사방법의 변천을 보정하고 표 인 방법

으로 값을 환산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가연물의 발열량 도를 통계 으로 악하는 연구

가 진행 인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학생 25명을 상으로 앙 이트 조사를 한 결과 기본 인 가구에 한 

평균 인 치수와 수납률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콘센트 사용 황을 조사하여 문

어발식 콘센트 사용에 심각성을 확인하 으며. 이는 가연물 조사연구에 기 자료로 향후 

좀 더 구체 이며 심층 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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