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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재감지기는 화재시 발생되는 열, 연기, 불꽃, 독성가스등의 다양한 연소생성물을 감시

한다. 기술의 발 으로 화재 감지방식과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방

식의 감지기들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진보된 감지기들은 화재로 발생 이 에서 부터 감

지, 비화재보에 한 방지는 물론 감지기의 상태·오염·감도 등의 다양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이 가능하도록 발 되고 있다. 이러한 진보된 감지기는 

막 한 피해가 상되는 장소, 피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소에 용되어 인명 

 재산피해를 감 시키고 있다. 일산화탄소감지기 한 진보된 감지기로 화재 기 가

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감시한다. 일반화재의 경우 화재 기에 가연물

이 서서히 연소시 불완  연소로 인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 열, 연

기, 불꽃감지기에 비해 빠른 반응을 보여 화재를 조기에 감지함으로써 조기 응으로 인

한 피해를 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물화재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CO감지기

의 조기 감시능력을 확인하 다.

CO감지기는 화재 기 발생되는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므로 피시간이 많이 필요한 장

소(병원· 노인요양시설· 학교· 백화  등),  침  폼메트리스 훈소화재 발생장소(호텔침실· 

기숙사· 숙박업소, 병실 등)등에 응성이 우수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설계되는 고층 건축물  주요 시설물 등에서 화재 시뮬 이션과 가상시나리오 

유형 분석을 통해 성능 주의 설계가 용되고 있다. 그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감지가 

요하다 할 수 있다. CO감지기야 말로 그 기 에 가장 부합될 것으로 분석된다.

1. 서 론  

소방방재청의 화재발생 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해 발생한 화재건수는 47,328

건 이고, 인명피해는 2,441명, 재산피해는 251,853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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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소화설비가 동작하기 이 에 화재를 단하여 조기에 

조치할 수 있다면, 인명 피해 방과 소화설비 동작으로 인한 수손 피해 등의 2차 인 피

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것은 재산  인명 보호에 있어 

매우 요하다. 일산화탄소감지기는 화재 기 불완  연소로 인하여 일산화탄소(CO : 

Carbon monoxide)가 발생시 작동하는 것으로써 매우 조기에 화재가 감지가 가능하다. 화

재가 서서히 진행하는 Smoldering화재와 같이 강도(低强度) 화재의 경우 연기 발생양이 

어 식연기감지기와 이온화식연기감지기는 동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CO감

지기는 이를 조기 감지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실물화재실험 자료을 통해 일반감지기와 비교 분석하여 CO감지기의 응성

을 입증하고 경제 인 효과를 제시하 다. 더불어 CO감지기 응을 통한 조기 화재감지

로 인명  재산피해를 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CO감지기의 동작원리  특성 

일산화탄소 감지기의 동작은 외선(Infrared light)에 해 특정한 흡수스펙트럼을 갖

는 것을 이용해서 특정 성분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 NDIR (Non-dispersive infrared 

absorption)과 기화학 Cell을 이용하여 산화반응  환원 반응시 흐르는 류량을 측정

하는 방식 등이 있다. CO는 무취, 무색, 무미의 기체로 나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연

료의 불완 연소에 의해서 생성된다. 분자량이 공기보다 작기 때문에 공기 에 자유롭게 

유동이 가능하고, 화 시 연기입자보다 더 빨리 상승하여 천정에 부착된 감지기에 도달한

다. 

그림 1. CO와 연기입자의 공기  유동  

(출처 : Tyco safety products, Application&Design, 2007)

CO는 불완  연소단계인 화재 기 발생되므로 조기화재감지가 가능하고, 장 조건에 

따라 감도를 조정 가능하여 비화재보 발생률을 일 수가 있다. 조기 응이 가능하여 재

산피해를 막고 노약자의 무리한 피를 막아 인명 피해를 사 에 방이 가능하다. , 열

+CO복합, 연기+CO복합, 열+연기+CO복합형을 선택 으로 용할 수 있어 비화재보 방

은 물론 열과 연기와 CO센서가 모두 각각 감지하므로 감지기의 응성 단이 어려운 장

소에도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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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감지기 동작상시(좌)와 연기감지기 동작시(우) 

(출처: 2009Global Fire Symposium TFPS Korea동방 자산업(주),2009.09,수정재편집)

3 .  실 물 화 재 실 험 을  통 한  감 지 기  응 성  분 석  

일상에서 사용하는 침 화재등은 훈소화재의 표 인 로 화재 기 발연, 발열량이 

어 기에 화재를 감지기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실험은 Tyco사에서 훈소화재 시 조기 

감지능력에 한 실험으로 폼 메트리스에 불이 붙은 담배를 떨어뜨려 CO감지기, 식

감지기, 이온화식연기감지기의 동작시간을 측정한 실험이다.

실험 결과 약 3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CO감지기가 동작하 으며, 이때 CO농도는 

42ppm이고 연기의 양은 미세하여처럼 유 으로 는 거의 확인 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때

까지는 기단계로 피하는데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고 피가 가능할 것이다.

약 4시간 30분 후에 우측처럼 폼 메트리스는 게 변했고 식 감지기가 작동했으

며, 이때 CO농도는 189ppm이었다. 12시간이 지난 후에야 방안이 완 히 연기로 가득차고 

일산화탄소 농도는 476ppm까지 올라갔다.

이 실험결과 연기감지기에 비해 CO감지기의 응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 메

트리스 화재 유형을 갖는 병원, 호텔, 요양원, 학교기숙사등 연기감지기에 비해 CO감지기

의 응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람들이 숙면하는 장소는 다른 장소보다 많은 피

난시간이 요구되는 장소로 조기 화재감지기를 통한 피할 시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므로 CO감지기가 매우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4 .  용   기 효 과  

수면 에 화재가 발생된다면 화재를 인지하기 이 에 유독가스로 질식으로 인한 패

닉상태에 빠져 피난이 어렵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수면 장소에 열식 감지기

는 감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확 가 우려되며, 연기감지기를 용할 경우 

먼지와 수증기 등으로 인한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다. CO감지기는 먼지와 수증기 등에 비

화재보 방지하고 화재 기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감지하여 이러한 문제 을 해결 할 수 

있다. 국내 소방법에서는 CO감지기에 해 따로 정의가 되지 않아서 이에 한 감지기 

용 상이 법규로 정의 되어있지 않다. 국의 BS 5839-1 에서는 Smoldering fire에 민

감하게 반응하고, 산소공 이 충분한 강렬한 화재에는 상 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훈소 

화재가 발생되는 장소에 CO감지기 용이 합하게 보고 있다.  CO감지기는 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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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소요되는 장소(병원, 노인요양시설, 학교, 백화  등), 속한 화염 확산으로 기 

화재감시가 필요한 장소와 특히,  화재가 서서히 진행되는 장소 (호텔침실, 기숙사, 숙박업

소, 병실 등)에 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  CO감지기를 일정농도 이상에서 공조설비와 

연동한다면 별도로 공조설비 연동용 감지기를 설치하치 않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

 투자비용을 감할 수 있고 안 하고 쾌 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재 국내 용된 감지기의 응성과 재 사용되는 감지기의 한계성을 찾

아 CO감지기의 필요성을 제시하 고, 실물화재시험을 통해 CO감지기의 응성 입증과 

경제 인 효과를 분석하고 조기 화재감지를 통한 기 효과를 분석하 다. 감지기 용에 

있어 BS5839기 에서는 연기감지기와 마찬가지로 일반 인 경우 감지기간 간격을 최  

7.5M, 설치높이는 10.5M, 감지기의 바닥면 은 100㎡를 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

다. 국내의 연기감지기(1종  2종)경우 부착높이에 따라 4m 미만인 경우 바닥면  150

㎡, 4m 이상 20m 미만인 경우 바닥면  75㎡마다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산

화탄소감지기의 경우에도 설치기 은 국외규정과 실물화재실험을 통해 입증된 성능등을 

고려할 때 국내 연기감지기 설치기 을 용하고 기타 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

하도록 하는 것이 감지기의 응성과 고유의 특성을 극 화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처럼 우수한 감지기들이 지속 으로 개발되고 도입되기 해서는 무엇보다  장에 

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 으로 단된다. CO감지기의 응성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응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 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하며, CO감지기처럼 우수한 감지기들의 개발, 도입, 용으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선진 방

재시스템 구축으로 안  한국을 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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