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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감시를 위한 센서 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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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부유미생물
(곰팡이, 세균)

가습기,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비듬, 털), 인간활동(대화, 
재채기 등), 음식물쓰레기, 카펫

휘발성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미세먼지, 

타르, 니코틴
담배연기

폼알데하이드
각종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 

담배연기, 화장품, 의류, 접착제 등
벤젠

건축재료, 세탁용제, 페인트, 살충제,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배출가스, 

연료(석유 등)

아세트 알데하이드 합성수지, 접착제, 향료 톨루엔
담배연기, 건축재료, 페인트, 살충제, 

페인트, 난방(석탄, 석유연소)

아세톤
칩보드 건축재료, 접착제,락타, 

매니큐어, 제거제
에틸벤젠 자동차 배출가스, 담배연기

연소가스
(CO, NO2, SO2 등)

난로, 연료연소, 가스레인지 자일렌 접착제, 페인트

먼지, 중금속 외기유입, 생활 활동, 의류 스틸렌 접착제, 주방랩, 플라스틱제품, 필름

라돈 토양, 건축자재, 지하수 테트라클로로, 에칠렌
카펫용세제, 얼룩제거제, 
드라이크리닝의 용제

표 1. 실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 

1. 서 론

  사람의 삶에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깨끗한 물의 공급은 일정한 장소

나 환경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공기의 공급은 끊임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공기

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는 광산에서 실내공기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람

들의 생활공간은 실외에서 실내로 이동하였으며, 

최근에는 실내공간에서의 80~9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실내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의 개선을 위한 

기밀성은 건축 및 실내 내장 또는 장식 재료에 포함

된 화합물의 영향으로 실내 공기질의 오염이 발생

하여 새집증후근(Sick Building Syndrome: SBS)과 

같은 새로운 환경문제로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내공기의 오염 물질은 폼알데하이드(HCHO),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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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와 같은 건축물의 내장재에서 나타나는 성

분들과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되지 않아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의 물질

로 분류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나 휘발성 유기화

합물은 눈, 코, 목 등에 자극을 주며, 불쾌감, 재채

기, 구토, 호흡곤란 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이 물질

들은 합판, 벽지 등의 건축 내장재와 건축시공에 사

용되는 접착제, 커텐, 카페트 가구 등의 생활용품, 

살충제, 방향제, 흡연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표 

1과 같이 알려져 있다.1)

실내공기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3년에 “다

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하여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신축되는 공

동 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의 공기질에 대한 내용

으로 공기정화 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을 없애거나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

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시험 방법은 소형 챔버법 또는 방

출 셀법 등이 있다. 라돈(Radon) 측정은 알파비적 검

출 법이 정의되어 있고, 그 외의 실내오염 가스는 기

체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mass spec-

trometer: GC-MS)분석 등을 적용하도록 환경부고시

에 표현되어 있다. 환경부고시 기준은 정성 정량 분

석에 의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다.2) 

실내공기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센서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2. 실내공기질 센서

2.1 가스센서 

광산에서 광부들은 석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굴 속

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가 들어있는 새장을 들고 들

어갔다. 굴 속에는 산소의 양이 적고, 메탄(Methane) 

가스, 일산화 탄소(CO), 폭발성 가스 등의 많은 가

스가 있었으므로 질식, 폭발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

고 있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한 방법으로 카나리아

를 들고 들어가서 광부들의 위험한 정도를 예측하

였다. 그 이후 H. Davey에 산소가 줄어들면 불꽃이 

작아지거나 꺼지는 원리의 화염 검정등(Flame 

Safety Lamp)이 개발되어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였

다. 그러나 광산은 가연성 가스가 많이 존재하고 있

으므로 폭발의 위험이 높아 유리병 안에 불꽃을 넣

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되었다. 1920년대

에 가스검출 분야의 발전이 있었다. 1925년 츠지 지

로(Jior Tsuji, Japan)에 의해 광파장을 사용한 가연

성가스 측정 방법이 개발되었다. 1927년에는 Oliver 

Johnson에 의하여 백급 촉매를 사용한 가연성 가스를 

검출하는 방법이 개발 되었으며, 그림 1은 “Standard 

Oil Electric Vapor Indicator” 이란 이름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약 50개가 생산되었으며, 가스를 끌어들이

기 위해 흡인기가 사용되었으며, 휘스톤 브리지의 

전압 균형에 의한 원리로 측정하였다.3,4)

그림 1. Oliver W. Johnson의 의하여 발명된 촉매

연소가스 센서에 의한 첫 번째 연소가스 

측정기

 

가스센서의 연구는 1960년대 이후에 귀금속(백

금, 팔라듐, 이리듐, 로듐 등)의 첨가로 산화물 반도

체에 의해 많은 발전을 하여 1970년에 주석산화물

(SnO2)센서를 실용화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내 공기질 감시를 위한 센서 기술 현황

제29권 제3호 2016년 9월 23

특  징 전기화학식 광학식 저항형

가  격 중  간 비싸다 싸  다

수  명 짧  다 길  다 길  다

감  도 높  다 높  다 높  다

선택성 좋  음 우수함 낮  은

반응시간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크  기 중  간 크  다 작  다

표 2. 가스 센싱 기술의 비교

가 스 반응식 
산화 ·환원 

전위

CO   ↔   −0.12V

SO2  ↔
−  +0.17V

NO2  ↔
− − +0.80V

NO ↔  − +0.102V

O2   −↔  +1.23V

표 3. 가스의 산화· 환원 전위

는 K.C. Persaud 와 Dodddp 의해 센서어레이를 이

용한 향 또는 냄새를 인지하는 전자코 시스템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나노물질의 개

발이 활성화되면서 고감도, 고선택성에 대한 연구

와 다양한 감지재료 개발에 따른 전자코시스템에 

연구도 한층 더 활성화 되었다. 

가스 센서는 측정원리에 따라  전기화학식(Electro-

chemical), 광학식(Optical), 저항형(Chemoresistive)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방식들의 특징은 표 2와 

같이 나타나 있다.5) 

전기화학식 센서는 선택성은 좋지만 수명이 짧

고, 광학식은 감도와 선택성이 아주 우수하고, 응답

이 빠르며, 또한 수명도 길다. 반면에 센서의 크기

가 크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저항형 센서

는 화학적인 작용에 의하여 물질 내부의 저항 변화

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택성을 낮지만 저가로 대

량 양산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센서 분야이다. 

2.1.1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

전기화학식 가스센서는 전해질 내에 양극과 음

극 사이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면, 이때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작동방식에 따라 정전

위전해식 가스센서와 갈바니전지식 가스센서로 구

분된다. 기본원리는 그림 2와 같이 구성되어 가스 

분자가 전극과 전해질 계면에서 가스에 따라 일정

한 전위가 발생하고 전류는 농도에 비례하므로 전

류의 크기로 가스의 종류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전해액과 가스의 산화 · 환원 전위는 표 3과 같이 

특정가스를 선택적으로 정량화 할 수 있다.6,7)  

그림 2. 전기화학식 센서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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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센서의 가스 감지 특성 

Figaro

 

검지가스 : CO 
검지범위 : 0~5,000ppm
CO 가스 중 출력전류 : 1.2~3.2 
nA/ppm
응용 : 화재 검지 보조용

검지가스 : 일산화탄소
검지범위 : 0 ~ 300 ppm
출력전류 : 400nA/ppm
응용 : 실내 주차장의 공조 장치 

SENKO

검지가스 : 이산화탄소
검지범위 : 0 ~ 100% 
출력전류 : uA/20.9% O2
응용 : 산업시설의 모니터링 
검지가스 : 이산화질소
검지범위 : 0 ~ 20 ppm
출력전류 : 220nA/ppm
응용 : 디젤차의 배출가스 모니터링 
검지가스 : 암모니아 
검지범위 : 0 ~ 100 ppm
출력전류 : 100nA/ppm
응용 : 음식, 약품, 화장품등의 

모니터링

Winsen 
검지가스 : 산소 
응용 : 산업 모니터링용

표 4. 전기화학식 센서의 종류 및 특징  갈바닉 전지식은 정전위식과 마찬가지로 검지대

상이 전해에 흐르는 전류로부터 가스의 농도를 측

정하며, 그림 3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양극에서 산

화가 일어나고 음극에서 환원이 일어나며, 산소가 

센서 내부로 유입될 때 전류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소형화된 전기화학시 가스센서는 휴대용 가스센서

시스템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다양한 환경오염 모

니터링에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전기화학식 센서는 주로 ㈜센코에서 

갈바닉 센서 타입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

화질소, 황화수소 등을 측정할 수 센서를 생산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중국의 Winses에서 생산하고 있

으며, 일본에서는 Figaro 사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

들 회사의 몇 가지 센서의 감지 가스와 감지 특성은 

표 과 같으며, 그 외  대다수의 센서들이 선택성이 

우수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림 3. 갈바닉 가스 센서의 구조

2.1.2 광학식 화학센서 

광학식 화학센서는 분자 흡수 분광법에 기초하

며, 화학물질은 자외선 또는 적외선의 파장에 따라 

흡수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는 성질을 이용한 것

이며, 스펙트럼에 사용되는 파장은 자외선(Ultra vio-

let wave)은 200~400nm, 근적외선(Near infrared)은 

700nm~2.5um, 중적외선(mid infrared)은 2.5~14um 

로 정의 된다. 적외선 영역에서 가스 종류에 따른 흡

수 스펙트럼이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메탄과 일산

화탄소는 각각 3.2um, 4.5um 근처의 좁은 영역에서 

흡수 되고 있으며, 메탄은 7.8um근처에서는 크기는 

좀 적어도 넓은 파장대에서 흡수되고 있다. 또한 암

모니아도 9um를 기준으로 넓은 파장대에서 흡수되

고 있다. 이러한 파장에서의 흡착원리를  적용한 광

학식 가스센서가 개발되었다.8)

비분산적외선(Non-dispersive infrared: NDIR) 센

서는 적외선을 이용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적용

한 센서이다. NDIR 센서의 동작은 이산화탄소 측

정의 경우에는 광 경로는 3~20cm이고 광원과 광 

검출기(detector) 검출가스의 주입구등이 구성 되어

있으며 그림 5와 같이 구성되었다. 유사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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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적외선 영역에서 5종 가스에 대한 흡수 스펙트럼

그림 5. NDIR 가스센서의 개략도 

 

Alphasense (영국) 
이산화탄소와 메탄검출용 IR 센서 

소하(한국)
공기질 측정용 모듈

Figaro Engineering Inc. (일본)
 이산화탄소 검출용 NDIR 센서

MIPEX (독일)
메탄과 이산화탄소 검출용 NDIR 센서  

그림 6. 광학식 가스 센서의 종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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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가스 파장 광 경로 길이
응답/평균

시간
검출가스의 중간 

농도
참고

Ammonia 
NH3

190–230 nm 150m 1 s 0.15ppm m 10)

200–230 nm 60.5 cm 1 s 1 ppm 11)

10.34 μm 76 m 1s 0.2 ppb 12)

Benzene 
C6H6

230–260 nm 100 m 5 s 2 ppm m 13)

14.8 μm 10 cm 1 s 11.5 ppm 14)

Carbon dioxide
CO2

1.572 μm 8.7 cm 2.6s 1.9ppm 15)

4.24 μm 1m 20s 16ppb 16)

Carbon monoxide 
CO

1.582 μm 1m 1s 5 ppm 17)

4.4–4.8μm 30cm 3s 1.1ppm m 18)

Formaldehyde
3.53 μm 83 m 3 s 50 ppb 19)

3.52–3.59μm 4cm 3s 3 ppb 20)

Hydrogen sulfide 
H2S

1.578 μm 1m 1s 4 ppm 21)

1.5716μm 1.8km 2s 0.22 ppb 22)

Methane 
CH4

1.684 μm 20 cm 0.3 s 4.3ppm 23)

3.3 μm 6.8 m 60s 15 ppb 24)

Nitrogen dioxide NO2
6.25 μm 9.2 cm 120 s 0.5 ppb 25)

463 nm 50 cm 2s 3ppm 26)

Sulphur dioxide  
SO2

290–310 nm 19 cm 60s 0.4ppm 27)

190 nm 100 m 5 s 6 ppm m 10)

표 5. 가스 종류에 따른 광 검출기 동작 성능 비교

로 자외선(UV)등의 광 파장을 이용한 센서들이 개

발되어 상용화하였고 그림 6는 상용화 되어 사용되

고 있는 IR 또는 NDIR 가스센서의 사진이다. 

광원과 광 검출기의 동작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

류의 가스를 검출할 수 있으며, 파장과 광이 통과하

는 길이에 따라 반응시간과 검출농도의 범위를 조

절할 수 있다. 표 5는 가스를 검출하기 위한 광 검

출기 파장과 광경로에 따른  검출 농도를 비교하였

다. 또한 광 검출하는 기술에 따라 감지 농도의 범

위 응답시간이 바뀔 수 있다.9)

2.1.3 저항형 가스센서

저항형 가스센서는 가스와 반응하는 고체 표면

의 저항 변화를 정성 또는 정량화하는 종류의 센서

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반도체식 가스센서를 의

미한다. 반도체식 가스 센서의 본격적인 개발은 

1960년대 초에 Seiyama와 Tauchi 등에 의해 이루어 

졌다. 센서표면과 가스의 반응은 상온에서 잘 일어

날 수 없고 고온에서 센서 표면에서 가스와 반응이 

잘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고온으로 가열하여 사

용할 수 있는 금속 또는 세라믹 재료는 융점이 높

고, 저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산화주석

(SnO2)과 산화아연(ZnO)을 모 물질로 하는 소자는 

주로 표면에서 전자의 반응에 의해 그 저항변화를 

일으키는 표면 제어형 이라 하고, 산화철(Fe2O3), 

산화 코발트(CoO) 및 산화 티타늄(TiOc) 등은 환원

성가스와 접촉할 때 벌크에까지 반도체적 성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벌크 제어형 소자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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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산화탄소에 의한 전위장벽의 변화

 

그림 8. 산화아연의 나노구조 합성체 (a) 나노튜브의 SEM 이미지 (b)나노튜브의 

TEM 이미지 (c)나노링의 SEM 이미지 (d) 나노링의 T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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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아세트 알데하이드가스에 대한 산화아연의 구조에 따른 감도 

(ZNPs:산화아연 나노 입자, ZNRDs: 산화아연 나노로드, ZNTs: 산화아연

튜브, ZNRs: 산화아연 링 )

반도체식 가스센서의 동작은 그림 7에서와 같이 

산화 주석(SnO2)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산화주석

은 일산화탄소를 공급하면 산화주석 표면의 산소가

일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산화주석 표면의 자유전자

는 산화주석 입자내로 들어가게 되어 전위장벽은 

낮아져 입자간의 전기저항은 낮아지게 된다. 환원

성 기체 또는 가연성기체는 산소기체와 만나 산화

되기 때문에 이들 기체가 존재하게 되면 SnO2 표면

에 흡착되어 있는 산소기체를 제거하게 되고 산소

기체에 포획되었던 자유전자는 결국 산소기체의 흡

착양과 탈착양은 센서의 감도를 좌우하게 된다. 

센서 비표면적에 대한 연구로 산화아연(ZnO)을 

수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나노로드, 나노링 등으로 

합성함으로서 센서물질 사이의 공간을 확보여 센서

의 감도의 증가를 볼수 있다. 그림 8은 산화 아연의 

나노링과 나노튜브 합성체의 SEM(scanning elec-

tron microscopy) 과 TEM(transmission electron mi-

croscope) 사진이다. 산화아연의 구조에 따른 센서

의 감도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그림 9에서 볼 

수 있다. 산화아연의 구조는 나노크기의 입자, 나노 

직경의 로드, 속이 비어있는 형태의 튜브, 고리 모

양의 링 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아테트알데하이

드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였다. 센서의 감도는 나노

링의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노튜브는 조

금 낮은 간도를 보이고 있다. 나노입자상은 일반적

으로 센서물질에 적용되던 구조이며, 감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센서의 반응시간도 많이 줄어들어 

수 초에서 20초 이내로 반응하고 있다. 동작 온도 

200°C 정도에서 동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28)  

반도체식 가스센서의 단점은 가스에 대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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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존의 

산화주석 또는 산화아연 외에 텅스텐, 인듐, 구리 

등의 모물질 변화와 촉매로써 백금(Pt), 금(Au), 팔

라듐(Pd) 등을 사용하여 선택성을 높이고 있다. 또

한 센서에 반응하는 가스의 활성화 되는 온도를 고

려할 수 있으며, 센서의 동작온도에 따른 특성을 반

영한 가스의 선택성을 높이고 있다. 감지물질의 온

도변화에 따른 감도를 표 6에 나타났다. 표 안의 숫

자는 저항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표시는 저항의 

감소함을 의미한다.  일산화탄소는 전체적으로 저항

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화주석 400°C에서 저항이 감

소하였다.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는 산

화구리(CuO)에서는 저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메테인(CH4), 일산화탄소(CO), 암모니아

(NH3), 이산화황(SO2), 황화수소(H2S)는 저항이 증

가하고 있다. 텅스텐 산화물은 수소가 포함된 가스

에서 저항이 감소하고 산소가 포함된 가스는 저항이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났다.29)

표 6. 센서의 감지물질과 동작온도에 따른 가스에 대한 감도 

반도체식 센서는 가스에 대한 감도는 많이 증가

하여 수십 ppb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수 

ppb 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

가 있다. 반도체식 센서의 단점인 여러 종류의 가스

에 감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나오는 대안은 몇 가지 종류의 센서를 조합

하여 선택성을 높이는 기술의 도입이다. 센서조합 

즉 센서어레이의 구성하여 측정하여 신호처리 알고

리즘을 접목하여 가스의 종류를 판변하기 위한 알

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1982년 

영국의 K.C. Persaud 와 G. Dodd에 의해 인간의 

후각 기관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로 전자코가 언급

되었으며, 전자코의 동작은 사람의 후각기관인 코

와 판단하는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센서 어레이와 

이들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며, 그림 10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코에는 수 천 개의후각세포가 있으며 이를 대신

하는 가스센서의 조합으로 주로 금속산화물 반도

체, 전도성고분자 등을 재료로 사용하며, 측정방법

에 따라 전압, 전류, 저항, 주파수를 측정하여 정보

로 사용하고 있다. 센서어레이의 신호는 특징 값을 

추출하고 이 특징들을 사용하여 다변량 분석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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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기관 연구 수행 내용

Sensigent (미국) Cyranose 320모델 개발 상용화
사용센서 : 금속산화물, 전도성 고분자으로 측정대상에 따라 주문형 센

서 모듈 조합 
응용분야 :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의 검출 

기타 건강 상태 모니터링, 
식품 품질 관리 
오염 탐지 관련 산업 분야

The eNOSE company (Netherlands)
반도체식 센서 어레이
패턴인식 소프트웨어를 업로딩한 시스템
응용분야 : 인후염 또는 뇌, 목 등의 암 연구

기타 의료기구로 응용 연구 

표 7. 전자코의 수행기관과 응용

인공지능망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가스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다.  전자코의 연

구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

였으며, 그 결과 각 연구기관 또는 회사에서는 실생

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화 되었으며, 표 7과 같이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

한 공기질 측정, 악취측정 및 폐암 등의 질병의 유

무를 찾아내거나 진단하는 기술로 응용하고 있다.

 

그림 10. 전자코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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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기관 연구 수행 내용

E-nose (Australian) 반도체식 센서어레이
인식용 소프트 웨어는 PC에서 활용 가능
응용연구 : 환경, 보안, 진단 장치로 활용

환경 모니터링 장치
동물사육장, 수질, VOC 등의 측정
폐암진단을 위한 연구

NASA (미국)
JPL E-nose
32개의 금속 산화물 센서를 사용
우주 비행사의 안전을 위하여 냄새를 연속측정
20종의 화학물질을 분석하여 분류
분석 시간은 약 40분 소모

 

3. 결 론

요즘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야외활동을 의식하지 

않는 한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내

공기질의 평가는 유해가스, 먼지, 라돈을 들 수 있

다. 먼저 유해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는 광을 이

용한 센서, 전기화학식 센서, 반도체식 센서 등이 

있으며, 실내공기 속의 측정하려는 유해가스에 따

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특정 가스는 미량으

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광학

식과 같이 정확한 측정을 할수 있는 것을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센서의 선정은 환경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센서 선택의 주요 사항으로는 크기, 

감도, 선택성, 연속 사용 가능한 시간, 센서 동작을 

위한 주변장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센서의 연구는 그래핀, 나노크기의 감지물

질을 개발하므로서 소형화 뿐만아니라 다양한 촉매

를 사용한 센서어레이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기

존의 전기화학식, 광을 이용한 방식을 대체할 만큼 

반도체식 가스센서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센서어레이 구성으로 센서의 선택성을 개선할 수 

있는 알고리즘 역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전자코 기술은 공기질의 측정뿐아니라 질병을 진단

하는 연구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코 기술은 

향후 IoT기술과 접목하여 공기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기질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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