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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연구실 내에서 시약들에 대한 사고가 빈
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연구되고 있다. 기존에 시약을 
관리할 때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시약들을 일일이 
분류해 관리한다. 하지만, 관리자가 직접 수작업
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성상 별로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경우 관리 중인 시약들에 의해 위
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구실에 아무
도 없는 상황에서 유독 가스, 화재 등의 위험 상
황이 발생할 경우 외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한 실정이다[1-3].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시약들을 성상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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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시약장의 경우 시약들을 성상 별로 분류하지 않고 관리하게 되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위험 상황 발생 시 외부에서 시약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미비한 실
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약들을 관리하기 위해 성상 별로 분류하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시약장을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성상 분류를 통해 제 1류에서 제 6류까지 각 시약들을 분류에 맞게 
관리하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센서 제어, 시약 및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 위험 상황 발생 시 알
람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로 인해 성상 분류를 통하여 연구실 내 사고를 줄이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외부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Reagent Cabinet of existing that management does not classify the reagents by characteristics it has a 
problem that can result dangerous situations. Also, the situation impossible the ability to control the reagent 
cabinet from outside in the event of dangerous situations.

In this paper, design a system for managing reagents it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the reagent cabinet management on a mobile device.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om first to 
sixth classification management to fit the classification of each reagent. The mobile device transmits the sensor 
control, reagent and sensor data monitoring, dangerous situation occurs when the alarm message.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rough th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reduce accidents in the laboratory if the dangerous 
situation will be a prompt action from the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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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외부에서 시약 및 시약
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을 설계한다. 시약들의 성상 분류는 위
험물 분류법을 통해 제 1류에서 제 6류까지 분류
되고 각 분류마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시약들로 
구분한다. 이를 활용해 DB에 시약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기 전에 시약들을 성상 별로 분류를 하고 
DB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분류되어 저장
된 데이터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부에
서도 관리 중인 시약들을 확인할 수 있고, 시약장
의 상태에 따라 시약장을 제어할 수 있다.

Ⅱ.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성상 분류를 통한 시약 관리 시스
템의 설계에 대해 다룬다. 그림 1은 시스템의 구

조도이고 그림 2는 시스템의 흐름도이다.

그림 1. 시스템의 구조도 

그림 2. 시스템의 흐름도

Reagent Insert Page에서 시약의 CAS No, 
Serial No, 한글 이름(KO Name), 영어 이름(EN 
Name),시약의 분류(Type), 시약의 특성
(Substance), 유통기한(EXP)에 대해 입력한다. 
Classification Criteria에서는 CAS No와 분류, 특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약을 분류한다. 분류가 완료
되면 Reagent Insert Page에서 입력한 값들은 
MySQL DB에 저장된다. BeagleBone Black에서 
In/Out Data는 시약의 입·출고 데이터, History 
Data는 시약의 입·출고 기록 데이터, Reagent 
Detail Information Data는 시약의 상세 데이터를 
포함한다.

시스템의 흐름은 Reagent Insert Page에서 입력
하고자 하는 시약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
이 완료되고 난 뒤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그리고 
첫 번째 분류에서 시약이 어떤 분류인지 확인한
다. 두 번째 분류에서 시약의 특성들 중 해당되는 
특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두 번의 분류에서 하나
라도 오류가 나타나면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분류
가 완료되면 입력한 시약의 정보들을 DB에 저장
한다.

Ⅲ. 결  론

기존의 시약 관리는 관리자가 직접 수작업으로 
시약을 분류하여 관리한다. 이에 따라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약들이 혼재되거나 유통기
한이 지난 시약인지 확인이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상 분류를 통해 시약들의 성
상을 확인하고 분류해 시약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을 제안했다. 이는 효율적인 시약 관리를 통해 혼
재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로는 외부에서 시약 및 시약장의 상
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의 구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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