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기후 변화 위기 및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

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민국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을 이루겠다는 탄소 중립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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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Aimed to develop technology to ensure the safety of fire-
fighters responding to hydrogen incidents and to review the performance of pro-
tective super absorbent polymer (SAP) that could help maintain the thermal pro-
tection performance of equipment with protective properties. Tests were con-
ducted, including bench-scale and full-scale thermal exposure tests, to review 
the protective performance of SAP using firefighting garments commonly used 
by firefighters. The results showed that without SAP application, 2nd degree 
burn areas were measured at 9.4%, and 3rd degree burn areas at 7.7%. In con-
trast, when SAP was applied, the percentage of 2nd degree burn areas de-
creased to 7% on the lower body, and there was no temperature rise causing 3rd 
degree burn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by applying SAP to the outer surface 
of firefighter garments, even under temporarily high temperature conditions 
such as hydrogen jet flames, thermal damage to firefighters could be protected 
for a certain period.

Key words : Thermal protective performance test(열 방호 성능시험), Hydrogen(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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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관련 모든 부문(에너지

공급, 수소, 산업, 건물 등)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도 발표하였다1-3). 탄소 중립 추진 전략으

로는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추

진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청정

에너지로 수소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경

제(hydrogen economy)로 전환되는 추세로 수소 모빌

리티(수소자동차 및 충전소), 운송, 생산, 저장 및 수

소 연료전지 발전 산업 등이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4). 

한편 이러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기반 시설 

및 모빌리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누

출, 화재, 폭발 사고)에 한 위험성은 크다. 2019년 

한국 강원 테크노파크 벤처 공장에서 수소탱크가 폭

발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5) 국외에서도 2019년

도에 노르웨이 오슬로 수소 연료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6). 또한 2021년

에는 전당진고속도로에서 수소 튜브 트레일러 화

재 사고가 발생하였다7). 이렇게 수소를 에너지원으

로 하는 다양한 시설 및 모빌리티 등은 항상 잠재적 

사고 위험성을 갖고 있다. 수소 안전은 사회적인 문

제로 두되고 있으며 위험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한 책 및 응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에서는 수소 안전과 관련된 연구들이 점

차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수소 시설의 내화 구조, 방

화벽, 수소 감지 기술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분 수소 시설의 안정성 확

보와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한 연구들이다8,9). 

하지만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게차, 열

차, 선박, 드론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및 시설들이 

증가함10,11)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사고도 더불어 발

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초기 응 소방관들이 

이러한 사고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소 사고 현장(수소 설비 및 

모빌리티 등)에서 응하는 소방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방호 성능을 갖춘 장비

들의 열 방호 성능을 최 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호용 고흡수성 수지(super absorbent poly-

mer, SAP) 스프레이 기술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 한다.

2. SAP 기술의 개념

SAP는 질량 비 약 200배 이상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1950년  

이후부터 물의 이용도가 높은 농업 분야에서 plant 

available water 형태로 활용되었고 토양 보존, 작물

의 생산 및 관리, 일회용 기저귀 등 다양한 형태로 활

용되고 있다12-14). 또한 SAP는 수분을 흡수하고 높은 

힘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 

프로세스에서 쓰레기 처리, 산업 냉각과 수분 제어, 

화학 물질 흡수 등 공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 물질은 크게 polysaccharide 또는 polypeptide 기

반 천연물(natural)과 화학 기반 합성물(synthetic)로 구

분되는데 최근에는 Fig. 1과 같이 아크릴산(acrylic acid)

과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의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고분자의 

자체적인 극성과 가교 상태는 수분을 흡수한 젤 형

태를 형성할 수 있어 수분을 흡수하고 보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실제로 고분자 젤은 무게 비 최

소 10배에서 최  1,000배까지도 수분을 흡수할 수 

있다. 

흡습성 재료(hygroscopic material)는 수분 흡수 방

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화학적 흡수와 물리적 흡수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화학적 흡습 재료(metal hy-

drides 등)는 화학 반응을 통해 수분을 저장하는 반면 

물리적 흡습 재료는 다음의 4가지 주요 메커니즘에 

의해 진행된다.

1) Reversible changes of crystal structure (e.g., sili-

ca gel and anhydrous inorganic salts).

2) Physical entrapment of water via capillary forces 

in the macro-porous structures (e.g., soft polyurethane 

spo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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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bination of mechanisms 1 and 2 (e.g., tis-

sue paper).

4) Combination of mechanisms one and two cou-

pled with dissolution and expansion of chains limited 

by cross-linkages.

SAP의 고분자 체인 네트워크에는 COO- 및 NA+

와 같은 이온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이온들은 

osmotic gradient를 유발하여 osmosis 과정을 통해 고

분자 내에 물 분자를 저장시킨다. 

이와 같이 SAP는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하고 장

시간 보유할 수 있어 소방관이 높은 열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화상을 지연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수소 관련 시설 및 차량의 사고 현장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제트화염으로부터 소방관의 안전을 확

Dry SAP Particle Chains collapsed
in particle

Aqueous
medium

Chains collapsed
in particle Chains expanded

in water

(i)

(ii)

(a) Illustration of absorbing mechanism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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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super absorbent polymer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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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SAP를 활용하여 열전

달 및 가열 속도를 지연시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을지 알아보기 위해 SAP의 열 방호 성능을 정량적으

로 확인하고자 한다.

3. 방화복 성능시험

도포된 SAP의 열 방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방

안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시험을 실

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소방복 원단의 열 방호 성

능시험 방법들(ISO 1749215), NFPA 197116), ASTM F 

106017))을 활용하여 SAP가 도포된 상태의 원단 샘플

(SAP가 수분을 함유한 상태로 원단에 도포)과 일반 

원단 샘플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full-scale 

test로 확장하여 소방산업기술원(Korea Fire Institute, 

KFI) 인정 기준을 통과한 소방복을 상으로 SAP의 

열 방호 성능을 확인하고자 ISO 13506-118) 규격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SAP의 열 방호 성능시험에 사용된 특수 방화

복은 Fig. 2와 같이 겉감(outer shell), 중간층(moisture 

barrier), 안감(thermal liner)의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

어 있다. 겉감은 주로 열 및 화염으로부터 보호 역할

을 하며 보조적으로 물리적 충격에 한 인체 보호

기능이 있다. 중간층은 소방관의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차단하고 땀으로 발생한 내부의 증기

는 배출시켜 시원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역

할을 한다. 또한 보조적으로 화학약품에 한 보호 

기능이 있다. 안감은 방화복의 열 방호 성능을 확보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

직포(felt)를 단열층으로 하여 열의 침투 속도를 저하

시킨다.

3.1 Bench-scale thermal exposure test

일반적인 방화복 원단의 열 방호 성능시험(thermal 

protection performance, TPP)은 열 유속의 조건을 약 

84 kW/m2로 설정한 후 화상(2도) 발생 여부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또한 KFI 인정 기준에는 100×100 

mm 크기의 시편(방화복)을 이용하며 순간적으로 높

은 열 유속에 노출된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기존의 

구획 화재에 적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특수 화재인 수소제트화염과 같이 고위험 환경에서

는 보호 성능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본 bench-scale test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열 유속 84 kW/m2 (약 2 cal/[cm2s])보다 1.5배 

상향된 126 kW/m2(약 3 cal/[cm2s])의 조건을 균일하

고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KCL)이 

개발한 가열 장치19)를 이용하여 방화복 원단 표면에 

SAP 1종을 도포했을 때 성능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자 한다. 시편(방화복 원단)의 외부 표면에는 미리 정

해진 열 유량이 균일하게 가해지며 열 유량 측정 센

서는 시편 뒤에 위치하여 시편을 통과한 열 유량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편별 세부 조건은 Table 

Table 1. Overview of specimen

Type no.
Irradiance
(kW/m2)

Exposure time
(sec)

SAP

Thickness of air gap (mm)

between outer layer and 
moisture layer

between moisture layer 
and thermal layer

between thermal layer 
and sensor

1
126 12

× 2 2
6.5

2 ○ 2 2

Outer shell

Moisture barrier

Thermal liner

Heat

Water

Moisture vapor

Fig. 2. Structure of firefighting garment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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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다. 

3.2 Full-scale thermal exposure test

본 full-scale test에서는 bench-scale test를 확장하

여 KFI 인정 기준을 통과한 방화복을 상으로 하였

으며 84 kW/m2 이상의 열 유량 노출 조건에서 SAP

의 열 방호 성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TTP는 ISO 

13506-1의 규격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방호복의 세부 

조건은 Table 2와 같다.

본 시험 전 화염 마네킹에 설치되어 있는 열 유량 

측정 센서에서 미리 정해진 열 유량이 측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유량으로 liquefied petro-

leum gas 가스를 흐르게 하고 점화시켜 calibration 

flame을 생성하여 Fig. 3과 같이 방화복을 입히지 않

은 누드 마네킹에 분사하였다. 그 결과 Fig. 4와 같이 

측정된 열 유량은 약 84±10 kW/m2의 값으로 확인되

었다. 

4. 결과 및 고찰

4.1 Results of bench-scale thermal exposure 

test

방화복 원단의 TPP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해당 결과는 12초의 노출 시간 동안(from thermal pro-

tective shutter open to thermal protective shutter closed) 

시편 후면에 위치한 열 유량 측정 센서에서 얻어진 

열 유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빨간색 실선은 

SAP를 도포하지 않은 시편의 후면에 도착한 열 유량

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최  3.8 kW/m2의 값이 측

정되었다. 반면 SAP를 도포하고 난 후 같은 위치의 

Fig. 3. Mannequin flame test (calib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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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ment results of heat flux (calib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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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verview of specimen

Type no.
Irradiance
(kW/m2)

Exposure time
(sec)

SAP

Thickness of air gap (mm)

between outer layer and 
moisture layer

between moisture layer 
and thermal layer

between thermal layer 
and sensor

1
84 8

×
Not measurabl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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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열 유량은 약 2.6 kW/m2로 약 32%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4.2 Results of full-scale thermal exposure 

test

본 full-scale test에서는 마네킹에 내의와 방화복을 

순서 로 입히고 Fig. 6과 같이 SAP를 도포하지 않

은 마네킹과 도포한 마네킹 두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사고 시나리오는 수소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였다. 수소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차 하부에 설치된 수소탱크의 안정 장치인 온도 

감응형 압력 방출 장치(thermally activated pressure 

relief device)가 작동하게 되고 수소가스가 강제로 방

출되면서 지면 방향으로 설치된 노즐을 따라 제트화

염이 형성되게 된다. 이 제트화염은 일반적으로 지면

과 부딪친 후 옆으로 퍼지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

에 초기 응자의 다리 부위에 직접 닿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방화복의 하의 부분에만 SAP를 도포하여 

열 방호 성능을 검토하였다. 

Fig. 7(a) 및 Fig. 8(a)는 각각 약 8초 동안 분출 화

염 조건에 노출시킨 마네킹의 상태를 보여주며 Fig. 

7(b) 및 Fig. 8(b)는 SAP의 도포 유무 조건에 따른 피

부의 화상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7(a)는 SAP를 

도포하지 않은 경우로 방화복의 상의와 하의 모두 

검게 그을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SAP가 도포

된 Fig. 8(a)의 하의에는 그을음이 현저히 작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전신 피부의 화상 정도를 살펴보

면 SAP를 도포하지 않은 경우(Fig. 7[b])에서는 2도 

화상 부위(노란색)가 9.4%, 3도 화상 부위(붉은색)가 

7.7%로 전체 화상은 17.10%로 측정되었으며 SAP를 

도포한 경우(Fig. 8[b])에서도 2도 화상 부위가 7.0%, 

3도 화상 부위가 8.15%로 전체 화상은 15.15%로 측

정되었다. 이 결과와 같이 전신 피부의 화상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약 2.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하지만 SAP를 도포한 하의만을 상으로 비교

하면 SAP를 도포하지 않은 마네킹의 하의에서는 2

도와 3도 화상이 앞면과 뒷면에 넓게 분포된 것을 확

Front Rear

Friday, November 10, 2023

Test type: flash fire simulation

Series: PBI firefighter turnout un-

treated

Exposure time: 8.08 sec

Measurement time: 120.00 sec

Second degree burn: 9.40%

Third degree burn: 7.70%

Total 2nd and 3rd degree burn: 

17.10%

Burn number: 00080

(a) Mannequin unusing SAP (b) Analysis of skin burns on mannequins
Fig. 7. Results of mannequins in the full-scale thermal exposure tests (mannequin unusing SAP)

(a) Mannequin unusing SAP (b) Mannequin using SAP
Fig. 6. Mannequins in the full-scale thermal exposure tests



316     수소제트화재에 대한 특수 방화복의 열 방호 성능시험 평가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논문집 제35권 제3호 2024년 6월

인할 수 있지만 SAP를 도포한 하의에서는 오른쪽 허

벅지 뒷면의 2도 화상을 제외하고는 화상을 유발하

는 온도 상승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들을 통해 SAP를 도포한 경우에 가해진 

열적 피해가 현저히 적음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소 사고 현장(수소 설비 및 모빌

리티 등)에서 초기에 응하는 소방관의 안전을 확

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방호 성능을 갖춘 

장비들의 열 방호 성능을 최 한 유지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는 방호용 SAP의 성능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SAP의 방호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소

방관이 사용하는 방화복을 상으로 SAP의 도포 유

무에 따른 bench-scale 및 full-scale thermal exposure 

test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두 시험 모두 SAP를 도

포하지 않은 시편에 비해 SAP를 도포한 시편에 가해

진 열적 피해가 현저히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수소제트화염과 같이 일시적으로 높은 온도 조

건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초기 진압 소방관의 소방복 

외피에 SAP를 도포할 수 있다면 소방관에게 가해질 

열적 피해를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AP의 도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SAP가 가능

한 많은 수분을 함유하는 동시에 소방외피에서 흘러

내리지 않아야 하며 스프레이 형태로 도포되기 위해

서는 스프레이 기기의 노즐 부위에서 막히지 않고 

분사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SAP의 재질, 흡습률, 

농도, 입자 크기, 공극률 등에 한 추가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SAP가 도포된 특수 방화복

의 땀 배출 효과의 검증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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