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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방법 가운데 하나인 의사결정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발생 데이터를 

상으로 화재발생에 한 유형을 분석하 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체계 이고 효율 인 

소방정책을 수립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변수선정은 

NFDS의 변수들 가운데 화재유형분석에 향을  것으로 단되는 변수들만을 상으로 

요인변수들을 발화환경, 화재원인, 진화요인 등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 으며, 목 변수로

는 화재피해와 화재건수를 선정하 다. 한 NFDS의 제공 데이터들 이외에도 분석의 신

뢰도와 정확도를 높이고자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7년과 2008년 외부데이터를 포함시켰

다. 분석방법은 분류 차원의 화재유형별 분석을 수행하고자 인명피해, 재산피해, 화재건

수 등 3개의 목 변수를 상으로 변수들의 향력을 고찰하 다.

1. 서 론

  한국은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등에 따른 각종 산업 시설과 기능이 집 으로 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화재건수가 증가하고 화재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화재피해

도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재까지의 소방정책은 제한된 정보에 의한 단

순한 통계분석에 기 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부정확성, 미흡한 분석정보로 인하

여 소방정책에 효율 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화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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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따른 화재 험 측모델을 만들어 미리에 발생 가능한 화재를 비하고 화재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한, 통계  데이터마이닝 분석

기술이 발 함에 따라 기상, 범죄, 주식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측모델과 시스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에 향을 미치는 각종 

험요인들을 악하고자 통계 인 방법을 이용하여 화재발생의 유형을 분석하 다. 분석과

정에서 고려한 변수들은 화재발생의 시기, 원인, 장소, 피해, 인구, 면 , 산업체 수 등이었

으며, 분석 상은 강원지역을 상으로 시·군 단 까지로 국한하 다. 따라서 화재발생 유

형분석에 따른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화재 험 측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추후 강원지역의 

화재 방  응방안에 한 소방정책 수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실험내용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와 SAS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취합된 

강원지역의 화재피해, 진화요인, 발화요인, 발화환경 등과 같은 96개의 변수들에 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수행하여 연도별·시도별 최빈값을 산출하 다3). 한, 변

수들이 화재유형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Table 1의 화재유형분석 구분표에 따라 

의사결정분석방법(Decision Tree Analysis Method)을 활용하 다4). 이와 같은 분석을 수

행하기에 앞서 먼  변수들을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 으며,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은 

차에 따라 변수그룹들 간의 향력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 이용한 

자료들은 소방방재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National Fire Data System)에서 제

Table 1.  화재유형분석 구분표

요인변수

목 변수
A. 체변수 B.발화환경 C.화재원인 D.진화요인 E.외부데이터

인명피해 B, C, D, E ○ ○ ○ ○
재산피해 B, C, D, E ○ ○ ○ ○
화재건수 B, C ○ ○ × ×

Fig. 1. Schematic diagram of variab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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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는 정보들 가운데 통계분석 상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만을 선정하 다5). 

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자료 이외에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강원지역의 일반 황에 

한 자료들도 활용하여 분석에 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주안 을 두었다.

3. 결과  고찰

3.1 기 통계분석결과

   

  기 통계방법을 이용한 화재발생유형분석 해석은 2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 는데 1단

계는 NFDS 데이터의 빈도분석을 통한 결과를 해석하고, 2단계는 빈도분석결과의 최빈값

을 이용한 2차 빈도분석을 통한 결과를 해석하 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화재발생 황

에 한 분석을 실시하여 시군구별/연도별 최빈값과 합계, 표값 등을 구하 으며, 

NFDS 데이터와 외부데이터를 모두 포함한 결과값을 산출하 다. 이 때, 최빈값이 결측

값일 경우에는 차기 최빈값을 선택하 다.

Table 2.  빈도분석 결과표

시도 국 강원

연도 2007 2008 2007 2008

건물층수지상 1 1 1 1

건물층수지하 1 1 1 1

발화층 1 1 1 1

화재유형 건축,구조물 건축,구조물 건축,구조물 건축,구조물

발화요인 분류 부주의 부주의 부주의 부주의

최 착화물 분류 종이,목재,건 등 종이,목재,건 등 종이,목재,건 등 종이,목재,건 등

동력원 분류 기 기 기 기

연소확 물 분류 종이,목재,건 등 종이,목재,건 등 종이,목재,건 등 종이,목재,건 등

날씨 맑음 맑음 맑음 맑음

건물구조식 양식(옥) 양식(옥) 양식(옥) 양식(옥)

건물구조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구조즙 슬라 가 슬라 가 슬라 가 슬라 가

건물구조동 1 1 1 1

건물상태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연소확 범 발화지 만 연소 발화지 만 연소 발화지 만 연소 발화지 만 연소

3.2 의사결정분석결과

  강원도의 인명피해를 분석한 결과, 최 착화물 분류, 연소확 범 , 동원장비소계, 동

원인력소계, 발생시, 발화층이 인명피해에 향을 주는 변수이며, 강원도의 평균인명피해

는 평균 0.041명으로 국 평균을 약간 돌았다. 최 착화물이 가구, 가연성가스, 미상, 

험물등, 침구/직물류인 경우의 인명피해 상 강도는 약 3.78배 으며, 이  동원장비가 

16  이상이면 상 강도는 약 16.56배가 된다.

  재산피해에 한 분석결과는 연소확 범 , 동원인력소계, 동원장비소계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재산피해는 약 4,535,000원으로 국 평균을 약간 도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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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연소확 범 가 다수층 연소, 발화건물 체 연소, 발화층만 연소, 인근건물로 

연소된 경우의 상 강도는 4.4배 으며, 이 때 동원인력수가 94명 이상이면 상 강도는 

27.96배가 된다.

   

Fig. 2. Diagram of the decision tree analysis for the life damag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강원지역의 화재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들을 얻을 수 있었다.

1) 기 통계분석결과를 살펴보면, 30개의 분석 상 변수들 가운데 건물층수지하(1층), 발

화층(1층), 화재유형(건축,구조물), 발화요인 분류(부주의), 동력원 분류( 기), 연소확

물 분류(종이,목재,건 등), 날씨(맑음), 건물구조식(양식), 건물구조조(철근콘크리트

조), 건물구조즙(슬라 가), 건물구조동(1동), 건물상태(사용 ), 연소확 범 (발화지

만 연소) 등 24개의 변수들에 한 빈도는 연도별, 시군별 일정한 유형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의사결정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명피해에 가장 향을 주는 변수는 최 착화물 분류, 

연소확 범 , 동원장비소계, 동원인력소계, 발생시, 발화층이며, 재산피해에 가장 향

을 주는 변수는 연소확 범 , 동원인력소계, 동원장비소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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