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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 이슈를 고려할 때, 소방 서비스의 

한계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승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소방 

서비스는 서울과 유사한 광대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나, 소방 용수 

시설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방 

인력 1인당 약 1천8백 명의 인구를 책임져야 하는 인적 부족 상황이 

형성되어 있다.

전년 대비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의 크기는 

간과할 수 없다. 최근 3년간 68건의 대형화재로 103명이 사망하고 

585명의 인명 피해, 그리고 1조 30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2건은 화재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경기도 내의 화재 취약 지역을 식별하고, 해당 지역의 

소방 용수 시설이 충분한지를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화재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과 소방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II. System Architecture

Fig.1은 본 연구의 E-R 다이어그램으로, 사용자는 경기도의 도시 

검색을 통해 해당 도시의 원인별, 장소별 화재 건수를 알 수 있으며, 

해당 시의 소방 용수 시설의 충분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소방 

용수 시설의 수와 피해 정도를 통해 안전 점수를 산출함으로써 특정 

도시의 화재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요   약 ●  

본 연구는 한국 경기도 화재데이터를 통한 화재 취약 지역 식별과 소방 용수 시설의 충분성 분석을 통한 

지역 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정확한 화재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과 소방 시설 개

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연구 결과, 경기도는 캠페인을 통한 시민의 화

재민감성 증가를 유도해야한다. 또한. 소방 용수 시설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안전 점수를 산출한 결과, 각 시

의 소방용수시설의 절대적 부족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 지방 정부는 화재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의용 소방대를 확대하고, 화재 민감성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해야한다고 사료된다.

키워드: 데이터베이스(Database), 화재 데이터(Fire data), 소방 용수 시설(Fire-fighting water facilities), 

경기도(Gyeonggi-do), 화재취약 지역(Fire-pron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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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R Diagram for Fire Data Occurred in Gyeonggido

III. Representatives of Useful Information

경기도 각 시별 화재정보를 통하여 점수화를 유도하였다. 피해정도

에 대한 합, 시별 소방용수 시설에 대해 평가하여 화재점수를 산출하였

다. 화재피해정도에 해당하는 인적피해, 대형화재건수, 재산피해 정보

에 플러스 가중치를 부여해 더한 후 화재피해점수로 설정하고, 소방용

수시설 설치 현황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마이너스 가중치를 부여하여 

소방용수점수로 설정한다. 화재점수는 앞서 구한 화재피해점수와 소방 

용수점수를 뺀 값을 화재점수로 나타내어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다. 

점수 산출 결과 김포, 양평, 안성이 가장 화재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

로 계산되었고 시흥, 성남, 부천이 낮은 위험도를 갖는 지역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경기도 전체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주유소, 

공장, 집, 편의시설, 학교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85건의 

화재를 기록한 화성이었다. 특히, 화성은 공장이 다수 분포한 지역이기

에 기계, 화학 화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도 전체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스, 기계, 화학, 전기, 

자연발화, 교통사고, 부주의, 기타 중 각 지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부주의로 판단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재가 

많은 지역은 165건의 화재를 기록한 화성이었다. 특히 화성의 화재는,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발생 문제보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문제가 더욱 많았음을 시사하였다.

IV. Conclusions

경기도의 신뢰성있는 화재데이터를 통해 정확한 화재 취약 지역을 

식별한 결과, 화성시가 원인별, 장소별 화재원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소방 용수 시설의 부족이 아닌 시민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은 것으로 보아 개인의 화재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화성시는 캠페인을 통한 시민의 화재민감성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소방 용수 시설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안전 점수를 산출한 

결과, 각 시의 소방용수시설의 절대적 부족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 지방 정부는 화재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의용 소방대를 확대하고, 

화재 민감성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해야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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