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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임베디드 보드들은 냉장고, 보관 장치 등 
다양한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소형 컴
퓨터와 융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발 및 
사용되고 있다[1]. 그 중에서 시약 관리를 위한 

시스템들은 대부분 시약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시약의 보관 환경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시
약 물질의 경우 보관 환경에 따라 시약이 변질 
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약 
특성에 따라 보관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
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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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료, 화학 분야의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내부 온도만 측정하여 보관하고 내
부의 시약 관리를 수기로 기록한다. 이로 인해 시약 보관 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고 시약 보관 시 사용 기록이 누락되어 효율적인 시약 관리에 대한 문
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임베디드 보드와 센서를 활용해 시약을 효과적으

로 관리하는 시약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이용해 

시약의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관리자가 위험 시약을 등록 및 관리하고, 시약 사용자를 식별 할 수 
있으며, 온도, 습도, VOC 센서들을 활용하여 제어하게 한다. 또한 특정 위험 상황 발생 시 관리자에
게 메시지를 전달하여 알려준다. 이는 실험실에서 효율적인 시약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된
다.

ABSTRACT

The system used in the laboratory of chemistry and medical is management only by measuring  the 
temperature inside the reagent management within and recording  in handwriting. When you hold the reagent, 
it can not recognize in real time the problems that occur in the interior, an accident occurs.  you can not find 
a use record  reagent storage, a problem with the management of an efficient reagent can be genera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agent management system that leverages the embedded boards and sensors in 
the laboratory reagents effectively manage to resolve it. As a result, Converting the information of the reagent 
to the data using the NFC, the administrator can identify the reagent user to register and manage hazardous 
reagents. Converted by using the NFC information of the reagent to the data, the administrator can identify 
the reagent user to register and manage hazardous reagents, temperature, humidity, so that it can be controlled 
by utilizing the VOC sensor to. Also it is passes the message to the administrator in the event of a particular 
risk situation. This is believed to enable the effective administration in a laboratory r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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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보드와 센서들을 
활용하여 시약 관리가 용이한 시약 관리 시스템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시약 정보를 데
이터화 하여 시약의 목록과 사용기록을 사용자에
게 보여준다. 또한 실시간으로 센서와 연동하여 
위험 상황 시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송한
다. 그리고 시약장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동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약장 내부 상태 확인 및 
원격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Ⅱ. 시약 관리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첨단센서를 활용한 시약 관리 시
스템의 설계를 다룬다. 그림 1은 전체 시스템 구
조를 나타내고 그림 2는 시스템의 메인화면이다.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그림 2. 시스템 메인화면 

시약장 내부에는 온도, 습도, VOC 센서들을 활
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약장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
고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또한 사용자가 
NFC 태그가 부착된 시약을 사용하여 현재 시약 
정보, 상태 그리고 사용 중인 시약의 사용 시간 
사용자 이름을 나타내어 시약의 입출고를 관리한
다. 시약 사용 시 사용자의 데이터와 시약의 정보
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다른 사용자가 특정 
시약의 사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시약장 내부에서 문제 발생 시 경고 버튼을 

활성화 시킨 뒤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문제를 조기에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메인 화면에서는 센서에서 측정한 온도, 습도, 

VOC의 상태를 보여준다. 센서에서 측정한 값이 
지정된 임계값을 넘어서게 되면 관리자에게 위험 
메시지를 전송한다. 좌측 메뉴의 IN/OUT 버튼은 
시약의 입출고를 관리하는 페이지로 전환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신분증의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된 사용자들만 시약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시약에 부착된 태그로 시약의 입출
고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HISTORY 페이지는 
검색 기능으로 시약의 사용기록을 볼 수 있다. 

Ⅲ. 결  론

최근 다양한 종류의 임베디드 보드와 센서를 
활용하여 의료 분야 기술과 화학 분야 기술을 융
합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시약을 데이터화
하여 시약 사용 시 시약 사용 기록 및 특정 상황 
감지 시 관리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
약 내부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이는 시약 관리를 기존의 시약 관리 시
스템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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