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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23년 04월 24일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41,257개의 화재 건수와 2,28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 

화재 발생 건수는 전년도인 2022년부터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

다[1]. 또한, 올해 1월-6월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92건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는 지난해 95명에서 올해 101명으로 6.3% 

소폭 늘었다고 한다[2]. 

본 논문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 소방청에서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

며, R studio를 사용한 자료 분석을 했다. 각 지역별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에 따른 원인을 파악하고자 화재발생 건수, 시도별 공장 수와 

인구 수, 계절별 화재 발생수, 장소별 화재 요인에 대한 각각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예측 불가한 재난사고에대한 대응방안과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서민송(2021)의 연구에서는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경기도의 화재위

험요인에 대한 예측 분석하였다. 화재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위험순서를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3]. 

류정우(2015)의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하여 기상정보에 

따른 화재 위험을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기상예보에 따른 화재위험평

가등급과 특정 기상조건에서 화재 요인에 따른 화재위험도를 제시하고 

있다[4].

노주형(2022)의 연구에서는 합성곱 신경망 기반 분류 모델을 통해 

화재 예측 성능을 분석하고 있다. 

이 3가지 연구들은 모두 특정 기술을 기반으로 화재 예측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성능을 살펴보고 있는 연구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재 관련 데이터를 지역별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에 기반하여 화재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가지 가설을 수립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3가지 

가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기도지역의 비교적 많은 제조업체나 공장의 분포가 높은 

화재 발생율의 원인이 된다. 

● 요   약 ●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화재 발생 건수와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러 공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지역별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에 따른 화재의 원인을 

분석해고보가 한다. 분석을 위하여 화재 발생 건수, 시도별 공장 수와 인구수, 계절별 화재 발생수, 장소별 

화재 요인에 대한 각각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 공장 수와 비례하지않은 화재 발생 

건수나,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겨울철 가장 많은 화재의 발생보다 봄철에 더 많은 화재가 발생되었던 통계 결과

와 같이 각 지역적인 특성이나 발화요인에 따라 화재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빅데이터(BigData), 분석(Analysis), 화재(Fire), 발화요인(Ignition Cause), 

시각화(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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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겨울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률이 더 높을 것이다

셋째,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화재 발생률은 더 높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공장 분포에 따른 화재 발생률

첫 번째 가설은 ‘경기도지역의 비교적 많은 제조업체나 공장의 

분포가 높은 화재 발생률의 원인이 된다’ 이며 가설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고자 시도별 공장 수와 시도별 인구수를 대조하여 지역적 

특성이 가설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도별 공장 소유 현황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시도별 화재 발생 현황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경기도 > 서울특별시 

> 경상남도 순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가지의 데이터 비교를 통해 경기도 지역에서는 공장 수와 

화재 발생 수가 비례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비례하지 않았기에, 일부의 가설만 성립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외에 지역별 특성보다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들이 화재 발생률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화재 장소에 따른 화재 발생률 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경기도 지역은 산업시설에 대한 발화요인으로의 

화재 발생률이 높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부주의(주거, 산불)로 인한 

화재 발생률이 높았기에 결과적으로 산업시설에 대한 특정요인이 

아닌 지역적인 특성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에서는 제조업체나 

공장의 분포가 화재 발생률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이 

성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나 정책 수립 시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기도와 같이 

공장이 많이 분포된 지역에서는 산업 안전에 대한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강조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Fig. 1. Factory ownership status by city/province - data analysis 

on fire occurrence status by city/province

Fig. 2. Data analysis based on factors for each fire 

occurrence location

Fig. 3. Data analysis according to fire ignition factors

2. 계절별 화재 발생률

두 번째 가설은 ‘겨울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며, 가설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고자 분기별로 데이터 

전처리하여 나타낸 계절별 화재 요인과 화재 발생 건수의 두 가지 

데이터로 분석해보았다. 최근 4년간 계절별로 나타난 화재 건수 데이터

를 통해서는 봄(3-5월) > 겨울(12-2월) > 가을(9-11월) > 여름(6-8월) 

순으로 화재 발생률이 높았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겨울철보다는 

봄철에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하기에 이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겨울철보다는 봄철에 발생하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더 주의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 Data preprocessing process for the number of fires by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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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ata analysis on number of fires by season

3. 인구밀도에 따른 화재 발생률

세 번째 가설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화재 발생률은 

더 높다’이며 가설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고자 시도별 인구 수와 

시도별 화재 발생 현황의 두 가지 데이터로 분석해보았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인구 수가 높은만큼 화재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인구 수는 화재 발생 수와 비례하므로 이 가설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발생하는 화재도 

많지만 지역 특성 상 더 발달되어있는 소방, 응급 시설을 통해 좀 

더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Fig. 6. pre-processing process for the total population by 

city and province

Fig. 7. Total population by city and city and fire occurrence 

rate by city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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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s

지금까지 화재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요인에 대해 살펴보았

다. 지역별 공장 수와 비례하지 않은 화재 발생 건수나,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겨울철 가장 많은 화재의 발생보다 봄철에 더 많은 화재가 

발생되었던 통계 결과와 같이 각 지역적인 특성이나 발화요인에 

따라 화재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요인보다 부주의(주거, 산불, 담뱃불 등) 

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장 조심하며 언제 어디서나 경각심을 갖고 

상시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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