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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정책과 평가가 필요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기법이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 품질관리의 기법중의 하나인 관리도를 화재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겨울에는 많은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매년마다 어떤 주기를 띠고 변화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과 겨울철에 동일한 기준(관리한계선)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발생건수가 과다한 겨울에는 과도한 예방활동이 진행되고, 여름에는 잠재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건수 감소
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인해 활동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각 계절별로 다른 관리 한계선을 적용시킨다면 
합리적인 예측과 보다 효과적인 이상 패턴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생건수를 대
상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계열 모델을 사용하여 화재발생 빈도 예측 모델계수의 체계적인 설정과정을 
ARIMA 모델을 기반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화재발생 패턴의 개선된 분석과 이에 기반한 보다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A suitable monitoring method is necessary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and its evalua-

tion, required for effective prevention of abnormal fire occurrences. To do this, there were studies for applying 

control charts of quality management to fire occurrence monitoring. As a result, it was proved that more fire 

occurs in winter and its trend moves yearly-basis with some patterns. Although it has trend, if we apply the 

same criteria for each time, inefficient overreacting fire prevention policy will be accomplished in winter, and 

deficient policy will be accomplished in summer. Thus, applying different control limits adaptively for each 

time would enable better forecasting and monitoring of fire occurrences. In this study, we treat fire occurrences 

as time series model and propose a method for configuring its coefficients with ARIMA model. Based on this, 

we expect to carry out advanced analysis of fire occurrences and reasonable implementation of preven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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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화재는 인류와 더불어 상존해온 재해 중의 하나
이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한다. 화재 발생현상은 
여러 물리적 수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나, 이것들
에 의해 화재 발생패턴의 이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거
나, 예견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화재 발생과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통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규제
를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세계 각 국
가에서는 발생한 각 화재의 기록들을 축적하여 이를 
통계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National Fire Incident Reporting System[1]을 만들
어 매년 약 백만 건에 대한 화재 통계보고서를 발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연간 약 4만 건의 화재사
고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에 등록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산불에 대해 Shewhart X-chart, 

CUSUM chart 등과 같은 Statistical Process Control 

기법을 사용하여 모니터링을 시도한 연구가 있으며
[2], 국내에서도 주기돈[3]의 연구를 비롯해 유사한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들 기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보이
고 있다. 즉, 화재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름철에
는 이상을 감지하기 힘들고(false negative), 발생건
수가 많은 겨울철에는 잘못된 이상을 감지하는 오류
(false positive)를 갖고 있다. 즉, Shewhart chart를 
비롯한 기존 control chart들은 과거의 변량과 상관
성(자기상관성)을 가지는 변수를 모니터링 하는 경
우 공정의 정상성(stationarity) 여부와 표준편차와 
같은 통계적 변량의 비합리성과 같은 몇 가지 문제
점이 있다. 이것은 화재 발생빈도가 항상 일정한 값
을 유지해야 하는 데이터가 아니며, 자기상관성을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또한 Fig. 1과 
같이 공정이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빠르게 탐
지하기 위한 EWMA chart(지수가중이동평균 관리
도)도 자기상관성을 가지면서 정상성을 보이는 계열
의 데이터에 대하여는 모델의 강건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4].

화재 발생빈도를 예측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사용
하여 시간당 발생건수를 수치형 데이터로 간주하는 
data mining기법을 이용한 기상과 화재의 상호 연
관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을 만드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화재 발생빈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화재 예측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
영하는 시계열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II. 이 론

Table 1과 같이 모니터링 기법에는 크게 단변량
을 다루는 기법과 다변량을 다루는 기법이 있으나, 

Fig. 1. EWMA control chart for fire occurrence 

monitoring system.

Method Strength Weakness

Multivariate analysis Possible to analyze correlated data
Hard to understand

Complex model

Univariate 

analysis

Analysis without 

autocorrelation data
Intuitive, Easy to write Unsuitable to analyze autocorrelated data

Curve fitting Intuitive, Easy to write
Unsuitable to nonstationary 

autocorrelated data 

Analysis with 

autocorrelation data
Intuitive Hard to calculate

Table 1. Comparison of monitor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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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단변량만을 고려하였다. PCA와 같
은 다변량 분석기법은 차원축소를 통해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더 적은 종류의 변수들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상관성을 제거하지만, 시계열 분석기법은 
변량을 잡음을 포함하는 재귀식으로 변환하는 방식
으로, 결과가 알아보기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다. 

2.1. Control chart[6]
Control chart는 어떤 통계변량, 에 대해 평균선

과 관리 상한선 및 하한선을 설정한다. 이 경계선들
은 변량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근거하는데, 

예를 들어 가 정규분포 ∼ 를 따른다고 
할 때 추출한 샘플의 변량을 95%의 신뢰도로 예측
하고자 한다면 표준편차와 그 신뢰구간의 관계는 식 
(1)과 같이 주어지고, 식 (1)에 의해 예측 가능한 통
계변량, 의 범위를 예측한다.

 ≦  ≦    (1)

여기서 는 평균이고, 는 표준편차이다.

Shewhart chart는 정규분포에서 얻은 신뢰구간을 
일반적인 정상관리구간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벗어
난 변량을 이상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항상 일정한 
수치를 요구하는 변량, 예를 들어 생산품의 질량이
나, 연속식 화학공정에서의 농도 또는 온도와 같은 
변량의 모니터링에 적절하다.

Control chart는 조업자나 관리자들 중에서 통계
적인 교육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도 직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이상이 발생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도 한다. 또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
량을 모니터링 할 경우에 공정 자체의 변화에 의해 
지속적인 변화가 생길 때 더욱 빨리 반응하기 위해 
설계한 CUSUM(Cumulative Sum) chart나 EWMA

(Exponential Weight Move Average) chart도 있다. 

이것 또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치를 요구하는 
변량에만 적절한 문제점이 있다.

2.2. 시계열
시계열은 시간에 따라 기록되는 통계변량으로, 

시간별 도로의 통행량이나, 연간 무역액수 등 경제
적 또는 공학적인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
다. 다른 통계변량과 다르게 시계열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시점에서 변량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이다. 이것은 다른 시점
과의 공분산을 통해 정량화될 수 있다. 즉, 식 (2)와 
같이 정의되는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가 일정한 크기를 넘어가면 자기상관성을 가진다.









 
 


(2)

여기서 는 임의의 시점, 에서 통계변량이고, 

는 상관관계를 고려할 시점과의 인덱스 차이(lag)이

며, 는 평균, 그리고 는 표준편차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국 화재발생 건수에 대하
여 자기상관함수를 도시하면 Fig. 2와 같다.

Fig. 2에서 1, 2, 5, 6, 7, 10, 11, 12개월 전과의 데이
터는 ACF값이 0.25 이상이 되어 유의성이 있는 자
기상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화
재 발생빈도가 계절마다 주기를 띠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사인(sine)형 곡선을 가지는 사실과 관계가 깊다.

시계열을 예측하는 데에는 본 연구에 사용한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모델 
외에도 최소자승법, 지수평활법, 회귀분석법 등이 
있다[2]. 그러나 화재 발생빈도는 선형적으로 변화
하는 변량이기보다는 평균이 이동하는 변화 경향을 
보이는 비정상적인(nonstationary) 시계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ARIMA모델을 사용하였다. ARIMA모델은 아래
에 서술된 여러 가지 모델의 결합형태로 이루어졌으
며, 주기성을 가진 시계열이나, 평균이 이동하는 시
계열에 대해서도 적합한 모델이며, 경제지표의 분석
이나 각종 제어분야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2.3. Linear stationary model[7]
2.3.1. Autoregressive model

Autoregressive model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정

Fig. 2. Plot showing autocorrelation of national 

monthly fire oc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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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 인덱스, t를 가진 어떤 시계열, 를 유한한 개

수의 자신의 과거의 값들에 상수를 곱한 것과 정규
분포를 따르는 백색소음(white noise), 의 합으로 

나타낸다.


 

    (3)

여기서 B는 지연연산자(lag operator)이고, 


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낸 수식에서 유

한한 지연차수, p에 대한 모델을 AR(p) 모델이라고 
한다.

2.3.2. Moving average model

Moving average model은 정수형 인덱스, t를 가
진 어떤 시계열 데이터, 를 유한한 개수의 과거의 noise

에 상수를 곱한 것들의 합으로 나타낸다.

  


   (4)

이렇게 나타낸 수식에서 유한한 지연차수, q에 대
한 모델을 MA(q) 모델이라고 한다.

2.3.3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model

앞서 설명한 두 수식을 합친 형태로, 이 모델은 
시계열이 자기상관성을 가지고, 추세를 가지지 않아

서 모델과의 차이인 소음, 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사용한다. 

   (5)

이와 같이 나타낸 수식에서 유한한 p 및 q에 대한 
모델을 ARMA(p,q) 모델이라고 한다.

2.4. Linear nonstationary model[7]
2.4.1.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model

시계열이 잡음은 있더라도 추세는 없는 정상성을 
가진다면 ARMA 모델로도 충분하지만, 시계열이 
추세를 가질 경우에는 잔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ARIMA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ARIMA모델은 잔차를   
 로 정의하고, 이를 앞서 설명한 ARMA

(p,q)모델과 결합하여 식 (6)과 같이 나타낸다.




 
 (6)

2.4.2. Seasonal ARIMA model

특정 주기를 가지고,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에 대
한 ARIMA(p,d,q)(P,D,Q)m은 식 (7)과 같이 나타낸다. 

    

(7)

여기서 m은 주기의 인덱스로, 본 연구에서와 같
이 12개월을 주기로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12

이다. 기존 계수인 p, d 및 q와 계절에 따른 지연계

수 P, D 및 Q를 결정하면 각 계수(    )들
에 대해 시행오차를 통해 각 모델에 의한 값과 실제
값의 편차의 제곱합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
한다.

2.5. 모델 검증
모델이 완성되면 그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타당성은 모델로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오
차의 자기상관성 위주로 판단한다. ARIMA 모델이 
자기상관성을 제거한 변량을 관찰하기 위하면서도 
설계한 모델이 자기상관성을 가질 경우 모델이 아무
리 test set에 대해 예측을 잘했더라도 잘못된 모델
이기 때문이다.

III.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 시작
된 프로젝트로 개발되어 주로 경제학 방면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통계 프로그램인 R의 forecast 

packag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8,9].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전국 화재건
수는 소방방재청의 NFDS에서 받은 데이터를 사용
하였으며, 전국에서 발생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5년간의 월별 화재발생량의 데이터로 
예측모델을 설계하여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
까지의 1년간의 데이터로 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
는데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training set과 test set

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10].

IV. 결과 및 고찰

Fig. 3은 화재발생 예측모델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7년~2011년의 5년간 각 월의 화재 발생빈도를 나
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의 월별 화재발
생 건수를 예측하고자 하기 때문에 월의 시간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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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을 기준으로 추세를 가지고 순환하는 시계열
이므로, 12개월의 Seasonal ARIMA model, ARIMA
pdqPDQ로 가정하고, 각 상수들을 결정하

였다. 이때, 이들 상수들은 시계열의 자기상관함수
의 그래프를 해석하여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12개
월 전과의 편차와 그 자기상관계수(ACF)와 편자기
상관계수(PACF)를 도시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는 지연에 따른 12개월 전과의 차이의 자기
상관함수(ACF)와 편자기상관함수(PACF)를 도시한 
것으로, 12개월에서 ACF와 PACF에서 피크가 관찰

되었으므로, 1년 전의 데이터와의 자기상관성을 가
진다고 판단하여 계절(season) term에서 MA(1)을 
택하였다. 그리고 1개월에서의 피크가 관찰됐으므
로, non-seasonal term에서 MA(1)을 택하여 모델의 

차수를 ARIMA 로 결정하고, 오

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했을 때 식 (8)과 같은 모델을 
얻을 수 있었다. 


    (8)

모델의 타당성은 Fig. 5(c)와 같이 모델에 의한 예
측값과 실제값과의 편차의 자기상관을 해석하기 위
한 Ljung-Box test를 수행하여 어떤 달의 화재 발생
건수가 다른 달과의 상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판
단하였다. 이때, p값이 클수록 많이 벗어남을 의미
한다.

Fig. 5(b)는 모델로 계산한 2007년~2011년의 각 
월에 대한 화재 발생건수와 실제 발생건수의 차이에 
대한 자기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예측모델의 실
제 예측여부와는 별개로 모델에 의한 예측값과 실제
값과의 편차에 대하여 자기상관계수 값을 구했을 때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시점에서 일정한 값을 넘어가
면 모델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림에서 편차의 
유의미(0.25이상)한 자기상관함수가 관찰되지 않았
으므로, 모델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완성된 ARIMA model로 생성된 예측모델에 의
해 예측한 2012년의 화재 발생빈도와 실제 화재 발
생빈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에서 가로축은 
0지점을 2007년 1월로 하여 72지점을 2012년 12월로 

Fig. 4. Autocorrelation of difference with the data of 12-month ahead.

Fig. 3. Fire occurrences in the year 2007.1~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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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한 것이다. 이때, 선이 끊어진 부분부터가 예측
한 2012년도 각 월의 화재 발생건수이고, 원모양의 
점은 실제 2012년에 발생한 화재의 건수이다. Fig. 6

에서와 같이 2012년의 화재 발생량과 제안한 예측모
델은 매우 잘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에서 정규분포의 누적확률이 50%를 넘어가

는 ±를 관리한계선으로 나타내면 
Fig. 7과 같다.

Fig. 7에서와 같이 6월에는 관리상한선을 초과하
였고, 9월에는 관리하한선을 초과하여 여름의 화재
발생이 예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추가로, 위에서 제안된 모델보다 타당한 모델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모델의 타당성을 비교하는 방법
으로는, 2012년의 데이터를 검증(test) set으로 사용
하여 ARIMA(p,d,q)(P,D,Q)12모델의 차수를 조정하
는 방법도 있고, 더욱 낮은 AICc(Akaike informa-

tion criterion with a correction for finite sample 

sizes)값을 가지는 모델을 채택하는 방법도 있다[11].

Fig. 8 및 Fig. 9는 모델의 계수를 변경하여 
ARIMA모델로 시도한 결과와 이것

의 잔차의 자기상관함수를 도시한 것인데, 계산한 
결과 AICc값은 기존 ARIMA의 751.37

보다 낮은 598.32를 얻을 수 있어서 더욱 좋은 모델
이라고 판단하기 쉬우나, Fig. 9에서와 같이 잔류편
차가 유의미한 자기상관을 가져서 좋은 모델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또한 기존 Shewhart chart는 95% 신뢰구간을 벗
어났을 때 알람을 발생시켰었는데, 제품의 규격과 
다르게 화재라는 사안의 특성을 감안할 때 너무 비
현실적인 값이라 생각하여 50%로 알림 경계선을 결
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 시스템은 천재지변에 준하
는 이상 화재발생 현상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a) standardized residuals

(b) ACF of residuals

(c) p values of Ljung-Box statistic

Fig. 5. Criteria of prediction model.

Fig. 7. Control chart for the number of fire occur-

rences of the year 2012.

Fig. 6. Predicted/Actual number of fire occurren-

ces of the yea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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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보다 넓은 범위의 화재발생 현상에 적용시키
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화재발생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그를 
논거로 한 관리도가 옳게 설계되었다면 더 적은 발
생의 변화에도 빠르게 모델이 반응하는 특성은 정상
관리구간이 얼마나 좁은가로 판단할 수 있다. 즉, 합
리적으로 설계된 모델은 원래 화재가 적게 발생하는 
여름철은 더욱 다른 계절보다도 더욱 미소한 변화에
도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많이 발생하는 봄
과 가을철은 그보다는 큰 변화에 반응한다. 

2012년의 화재 발생건수에 대해 신뢰도 50%를 기
준으로 한 기존 Shewhart 관리도와 ARIMA모델을 
적용한 관리도의 정상관리구간을 나열하면 Table 3

과 같다.

Table 3에서와 같이 여름철에는 정상관리구간이 
좁게 줄어들어 작은 변화에도 빠른 반응을 보이고, 

전반적으로 같은 신뢰도를 가짐에도 보다 적은 변화
에 빠른 응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모델 ARIMA ARIMA
Test set 정확도



 



매우 정확함 (163116.75) 정확함 (530324.58)

AICc 751.37 598.32

Ljung-box test 통과 통과

잔차의 ACF값 자기상관 없음 자기상관 있음

Table 2. Comparison of ARIMA   and ARIMA  .

Fig. 8. Predicted result by model ARIMA

(0,1,1)(0,2,1)12.

Fig. 9. ACF of residuals of ARIMA(0,1,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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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RIMA 모델에 기반한 화재 발생
빈도 예측모델을 제안하고, 2007년~2011년의 화재 
데이터로부터 2012년 화재 발생건수를 예측하는 모
델의 검증과정을 통해 제안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
였다. 그 결과, 모델의 적절한 차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하며, 차수의 선정기
준 중에서 결과론적인 정확도, AICc값, Ljung-Box 

test의 p value 및 잔차의 ACF값의 자기상관성에 대
하여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RIMA모델은 

ARIMA모델에 비해 AICc값이 더 

낮았으나, ACF의 잔차값이 자기상관성을 가져서 합
리적인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으나, 

ARIMA은 보다 더 합리적인 모델

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ARIMA 모델의 설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 차수를 활용하여 화재 데이터를 
생성된 모델에 대입하여 존재하는 시점 이후의 시간
에 대하여 발생할 화재 발생 건수를 예측하고, 실제
로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실제 화재 발생건수와 예
측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판단하여 보다 합당한 화
재 예방활동을 수행할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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