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1.1 연구 배경

국가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건축물의 형태와 용도가 복

잡⋅다양화 되었고, 재난 및 화재의 발생 그리고 피해가 증

가하고 있다. 재난과 화재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경보는 

피해 규모의 최소화와 인명 피난과 직결된다. 국내에서는 재

난 및 화재 경보를 위한 설비로써 대표적으로 자동화재탐지

설비(이하, 자탐설비라고 한다.)를 설치 및 사용하고 있다.

자탐설비는 감지부에서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등 각종 물리⋅화학적 현상을 감지하고 화재여부를 

판단하여 화재 수신기와 경종 그리고 시각경보기를 작동시

켜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과 초기 소화를 위해 설비와 연동

되어 피해규모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경보설비이다. 

하지만 자탐설비의 감지기에서 비화재보(非火災報) 즉, 

화재와 유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하지 않

았음에도 화재로 인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신고 출동은 5년간 

610,903건이고, 그중 화재출동이 아닌 비화재보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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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재 및 재난에서 신속⋅정확한 경보는 피해규모의 최소화와 인명 피난의 성공과 직결된다. 그러나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비화재보로 인해 119서비스의 오인출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건물의 관계인의 안전 불감증과 소방의 

인력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미국, 영국) 및 국내의 비화재보에 대한 통계DB 및 문헌을 확인하

고, 비화재보의 관리체계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여 비화재보에 대한 통계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e event of a fire and a disaster, prompt and accurate alarms inside and outside the building are directly related to 

the minimization of damage and the success of life evacuation. However, due to unwanted fire alarms in automated fire 

detection systems, the number of dispatches by misunderstanding in the 119 service is increasing. This causes the 

insensitivity to the safety of building managers and the waste of the fire-fighting power.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tatistical databases and literature on unwanted fire alarms in Korea and abroad (USA, UK) were identified and the 

management systems for unwanted fire alarm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identify problems of statistics in the 

management systems for unwanted fire alarms. 

Keywords : Fire alarm system, Unwanted fire alarm, Fire statistic database, Automated fire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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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인출동 건수는 394,373건으로 전체의 64.6%이고 매년 

오인출동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1). 

비화재보의 빈도가 증가하면 소방관계인이 평시에 경보

신호에 대한 출력을 정지시키거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

는 등 불안전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전반적인 국

가 소방서비스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오인출동으

로 인한 소방의 인력낭비를 초래한다. 이는 재난 및 화재발

생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 어렵게 되고 인명 및 

재산피해의 정도가 더 커지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

화재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 및 방법으로는 Figure 1과 같이 국내와 선진국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비화재보 관련 문헌, 법적기준 그

리고 화재 및 비화재보 통계현황 등의 특성 중 국내⋅외 

문헌 및 통계DB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비화재보의 통계 및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확인

하고 선진국들의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최적

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국내⋅외 비화재보 연구 문헌 검토

2.1 국내

국내의 비화재보에 대한 연구는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1985년 Sakong의 연구부터 2019년 소방청의 비화재보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고 꾸준히 

연구가 지속되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24).

총 23개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연구의 주요내용은 비화

재보의 정의 및 현황 분석. 실태 및 설문조사, 국내⋅외 사

례 및 기준분석, 감지기의 작동 및 측정원리 분석, 감지기

의 감도향상 및 신뢰성을 위한 알고리즘제안, 비화재보 관

련 실험실시 및 실험장 구축, 비화재보의 원인 및 문제점, 

각 원인 별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2-24).

2.2 미국

미국의 비화재보 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

며, 국내보다 선진화된 방법으로서 비화재보에 대한 문제

를 해결하고 있었다.

Table 2에는 미국의 주요 기관 및 학계에서 진행된 연구

내용 등을 나타내었다. 총 29개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연구

의 주요내용으로는 비화재보의 현황 및 관련 데이터 분석, 

화재 및 연기경보, 비화재보 그리고 방해경보와 관련된 원인 

및 저감대책, 비화재보시험기준 마련을 위한 비화재보 시나

리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실험적 고찰 등이 였다(25-53).

2.3 영국

영국의 비화재보 관련 연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양

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점검 설명서, 점검 플로차

트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화재보를 관리하고 있었다. 

Table 3에 영국의 주요 기관 및 학계에서 진행된 연구내

용 등을 나타내었다. 총 12개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비화재

보의 현황 및 관련 데이터분석, 소방대의 출동, 비화재보 

관련 정책, 비화재보의 영향 및 문제점, 화재 및 비화재보 

시나리오에 따른 실험적 고찰, 복합형감지기의 비화재보 

성능 실험 등이 있었다(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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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char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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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비화재보 통계DB 관리현황

3.1 국내

국내 화재통계 데이터는 각 소방서 및 지자체에서 수집

된 사고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

템에서 수집 및 구축되고 있으며, 7가지 일반현황, 6가지의 

발화장소 및 지점, 행정구역 및 소방관할관서에 따라 통계

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방청에서 구축한 통계DB를 검토한 결과 비화

재보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자탐설비의 미

작동에 대한 내용은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작동은 단

어 그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비

Years Authors Document Foam Main Content Years Authors Document Foam Main Content

1985 Sakong Journal
- Survey

- Case in Foreign
2010 Lee Thesis

- Survey

- Computational Center

1986 Cho Thesis - Detection Method 2011 Lee Journal
- Operation Mechanism

- Standard Review

1988 Yu Journal
- Status Review

- Standard Introduction  2012
Lee Journal

- Fire Test (UL268)

- Test Bed Design

1990 Choi Journal
- Causes & Problems

- Reduction Measures

Lee Thesis - Wireless Detector

2013
Korea Fire 

Institute
Research Report

- Survey 

- Case in Foreign1993 Kim Journal - Reliability Analysis

1994 Kim Thesis - Mathematical Approach  2015
Korea Fire 

Institute
Research Report

- Fire Protection System

False Alarm

- Survey

2016

Cha Journal
- Standard Introduction

- Security System
1997 Son Thesis - Prevention of Malfunction

Seo Journal
- Analog Detector

- Algorithms
2000 Nam Journal

- Survey

- Case in Foreign

Lee Thesis
- Smoke Detector

- Algorithms
2002 Ahn Thesis

- Survey

- Experimental Analysis

2018 Kim Thesis - Automatic Fire Breaking System 2004 Jung Thesis - Smoke Detector Sensitivity

2019

Na Thesis - Survey

2005 Kim Thesis
- Survey

- Causes & Problems
National Fire 

Agency
Status Report

- Statistic DataBase

- Case in Foreign

Table 1. The Domestic Research Trends on Unwanted Fire Alarms

Years Authors Document Foam Main Content Years Authors Document Foam Main Content

1975 NBS Technical Report - Detector Sensitivity and Siting 2014 NIST Technical Report - New Smoldering and Flaming Test

1977 NBS Technical Report - Detector Sensitivity and Siting 

2015

FPRF Research Report - Nuisance Cooking Test  

1997 JANES A. Journal - Non-fire Analysis
UL Technical Report - UL 217/268 Nuisance Cooking Test

2002 D. T. Gottuk Journal - Alarm Algorithm

R. E. Zevotek Thesis - Fire Signal Identification2006 PFSC White Paper - Smoke Alarm

2016
NIST Technical Report - Nuisance Test ANSI/UL 2172007 FPRF Technical Report - Smoke Characterization

NFPA Research Report - Solution for Nuisance alarms2008 NIST Technical Report - Home Smoke Alarms Analysis

2017

S. Festag Journal - Data Analysis2009 IAFC Research Report
- Unwanted Fire Alarm

- Nuisance Alarm

E. Johnsson Journal - Unattended Cooking
2010

T. Cleary Journal - Full Scale Smoke Test

CPSC Technical Report - Smoke Nuisance Alarm
Makant Journal - Mist Sprinkler

2011
NFPA Status Report - Unwanted Fire Alarm

E. Ren Journal - Smoke Detection AlgorithmsUL Research Report - Smoke Alarm

2012
NFPA Guideline - Unwanted Fire Alarms Causes and Solutions

R. Roberts Journal - Nuisance Alarm
Maryland Research Report - Smoke Alarm

R. Zheng Journal - False Alarm

2013

NIST Technical Report - Nuisance Alarm Scenarios 

FPRF Status Report
- Data Analysis

- Unwanted Alarm Policy B. Stockbroeckx Journal - Wireless Detector

Table 2. The Study of Unwanted Fire Alarms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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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라고 볼 수 없어 소방청에서 2018년도 3월부터 5월

까지 3개월동안 비화재보에 대해 수집⋅파악하였고 이를 

Table 4와 Table 5에 나타내었다(66-67).

Table 4는 요인별 비화재보 발생건수 및 비율이다. 인위

적 요인이란, 조리에 의한 열⋅연기, 흡연에 의한 연기, 자

동차 등의 배기가스, 공사 중 발생하는 분진, 장난 및 실수 

등으로 인한 것을 의미하며 관리적 요인이란 감지기 내부 

청소 및 관리 불량, 건축물의 갈라진 틈에 의한 침수, 감지기 

주위의 부적정한 환경 등으로 작동한 것이고, 시스템요인은 

노후, 시공, 기기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을 의미한다. 요인별 

비화재보 발생건수 및 비율은 인위적요인 1,302건(40.6%), 

관리적요인 1,007건(31.4%), 시스템요인 897건(28%)순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는 특정소방대상물 23개 시설에서 상위 4개 시설

의 비화재보 발생건수를 나타내었다. 시설별 비화재보 발생

건수는 근린생활시설 2,267건(29.7%), 공동주택 1,639(21.4%), 

공장 1,222건(16.0%), 노유자시설 577건(7.5%)등 순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화재경보가 작동한 화재와 비화재보발생건수

를 비교한 결과 다른 시설들에서는 비화재보발생건수가 약 

200% 정도로 2배 정도 많은 것에 비해 노유자시설은 약 

2,321%로 23배 이상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화

재보 발생건수가 가장 많다고 해서 가장 자탐설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화재경보가 적

절하게 이뤄진 화재건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3.2 미국

미국의 화재 및 사고통계데이터 구축은 National fire incident 

recording system (NFIRS)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Figure 2와 

같이 화재 및 사고통계를 종합적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있다. 각 지역소방서의 사고보고서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 소방당국과 U.S 연방정부에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전달

된다. 확보된 데이터의 양질에 대해 연방정부의 National 

Years Authors Document Foam Main Content

2004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Guideline

- Fire Safety Data

- False Fire Alarm

Reducing Solutions

2013 NIFRS Research Report
- False Fire Alarm

Policy in NI

2014 BRE Research Report
- False Fire Alarm

Causes

2014 CFOA Guideline
- Unwanted Alarm 

Signal and Reduction

2014 L. Rütimann Status Report
- False Fire Alarm

in Europe

2015 LCWG Status Report - False Alarm in Wales

2017 S. Festag Journal
- False Fire Alarm

in Europe

2018 BRE Research Report
- False Fire Alarm

Live Investigations

2018 BRE Technical Report

- Fire and False

Alarm Test

- Multi-Sensors

2018 FPA Technical Report
- False Fire Alarm

Test Scenario

2019 NIFRS Research Report
- False Fire Alarm

Reducing Solutions

2019
Home 
Office 

Guideline - Fire Safety Data

Table 3. The Study of Unwanted Fire Alarms in U.K.

Factors Numbers Rate

By Artificial 1,302 40.6%

By Management 1,007 31.4%

By System 897 28%

Total 3,206 100.0%

Table 4. The Unwanted Alarms by Factors

Facility
Fire Alarm 

Events

Unwanted

Alarm Events
Rate

Neighborhood Living 1,054 2,267 215.09%

Apartment Building 772 1,639 212.31%

Factory 469 1,222 260.55%

Welfare 24 557 2,320.83%

Total 10,628 7,848 73.84%

Table 5. Rates of The Unwanted Alarms Events to Fire Events for
3 Months (2018.03-2018.05)

Figure 2. Incldent reporting process of NF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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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data system (NFDS)에서 평가 및 검토한 후 NFIRS 5.0 

모듈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구축된다. 연간 구축된 데이터

는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e (NFPA) 등 유관기관에 

전달되어 최종 분석하여 가공되는 형태이다. NFIRS의 통

계 구축 모듈은 총 12개의 모듈로서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비화재보에 대한 내용은 Basic module (NFIRS-1)의 Section 

C에 포함되며 코드넘버 700번류에 해당한다. Table 6은 비

화재보 코드 유형에 대해서 나타내었고 Figure 3은 Basic 

module의 Incidet type에 대한 표시방법 샘플 및 양식을 나

타내었다(68). 모듈 작성방법은 Table 6의 번호와 내용을 Figure 3

의 빈칸의 해당위치에 표기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화재데이터센터에서 구축된 통계

데이터는 미국방화협회인 NFPA에서 활용하여 매년 Fire 

los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해당연도의 이름으로 화재관

련 통계자료를 수집 및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69-73).

지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자료를 확인하였을 때, 

소방대의 전체신고 대응건수와 거짓경보로써 비화재보 대

응건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각각의 비화재보 대응건수의 

세부내역 및 비율에 관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7에 

소방대의 전체응답건수 및 비화재보의 유형별 응답건수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소방대의 응답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비화재보 대응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비화재보 신고 유형의 5년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비고의

적 전화 1,250,900건(47.7%), 시스템상 오류 825,000건(31.5%), 

기타 거짓경보(폭발위협) 384,200건(14.7%), 악의적⋅장난⋅

거짓말 162,500건(6.2%)로서 확인 되었고, 소방대 응답건수 

대비 비화재보 건수의 비율은 7.62%로 확인되었다.

미국은 비화재보 응답건수에 대한 통계DB를 확보하고 

있고 비화재보를 4가지(악의적, 시스템의 오류, 비의도적, 

기타 폭탄위협 등)의 원인별로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영국

영국은 잉글랜드에서 통합적으로 통계를 관리하며 스코

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자치국별로 비화재보에 

통계 DB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집한 내용을 잉글랜

드의 영국 통합통계 데이터셋에서 비화재보 통합 DB를 구

축하고 있다. Table 8에 2013/14부터 2018/19까지의 원인별 

비화재보에 대해 나타내었다(74-76).

Title Number (Contents)

False Alarm and False Call, Other 700 (Others)

Malicious, Mischievous

False Alarm

710 (Others)

711 (Municipal Alarm System)

712 (Direct Tie to Fire Department)

713 (Telephone)

714 (Central Station)

715 (Local Alarm System)

Bomb Scare (No Bomb) 721 (Bomb Scare)

System or Detector 

Malfunction+

730 (Others)

731 (Sprinkler)

732 (Extinguishing System)

733 (Smoke Detector)

734 (Heat Detector)

735 (Alarm System)

736 (Carbon Monoxide Detector)

Unintentional System or 

Detector Operation (No Fire)

740 (Others)

741 (Sprinkler)

742 (Extinguishing System)

743 (Smoke Detector)

744 (Heat Detector)

745 (Alarm System)

746 (Carbon Monoxide Detector)

Biohazard Scare 751 (Biological Harzard)

Table 6. Type of False Alarm and False Call in NFIRS

Figure 3. Foam of Type C (Incident type) in basic module (NFIRS-1).

Type
Years

2014 2015 2016 2017 2018

Malicious, 

Mischievous,

False Call

161,500

(6.5%)

166,000

(6.5%)

172,500

(6.6%)

141,000

(6%)

171,500

(6%)

Avg. 162,500 (6.2%)

System 

Malfunction

820,000

(33.0%)

827,500

(32.2%)

837,000

(31.9%)

752,000

(30%)

888,500

(31%)

Avg. 825,000 (31.5%)

Unintentional 

Call

1,165,500

(46.8%)

1,199,500

(46.7%)

1,225,500

(46.7%)

1,285,500

(50%)

1,378,500

(48%)

Avg. 1,250,900 (47.7%)

Other False 

Alarms (Bomb

Scares,etc)

341,500

(13.7%)

373,500

(14.6%)

387,000

(14.8%)

368,500

(14%)

450,500

(16%)

Avg. 384,200 (14.7%)

False Alarm

Total

2,488,000

(7.86%)

2,566,500

(7.63%)

2,622,000

(7.42%)

2,547,000

(7.34%)

2,889,000

(7.86%)

Avg. 2,622,500 (7.62%)

Fire Dept.

Response

Total

31,644,500 33,635,500 35,320,000 34,683,500 36,746,500

Avg. 34,406,000

Table 7. Estimates of False Alarm by Type and Fire Department 
Response for 5 Years (20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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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통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자치국마다 조

사하는 방식의 기본적인 틀은 3가지(악의적, 기기의 오류, 

선한의도)로 나눈다는 점이 유사하였다. 악의적이란 존재

하지 않는 화재사건에 화재 및 구조 서비스가 출동하도록 

만든 악의적인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계획적’ 및 ‘의

심스러운 악의’가 포함된다. 기기의 오류란 화재 경보 및 

소방기기 작동(개인이 실수로 경보 장치를 작동시킨 경우 

포함)으로 신고접수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좋은 의도란 실

제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믿은 사람이 화재 및 구조 서비

스에 좋은 의도로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치국별 특이사항으로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의도와 장

소에 따라 나누었는데 가정집, 기타빌딩, 차량, 기타, 위치 

미확인으로 5가지로 세분화 하였다. 특히 Figure 4에 나타

낸 것처럼 스코틀랜드는 기기의 오류가 원인이 되는 비화

재보를 장소별로 나타낸 시각적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웨일즈의 경우는 다른 자치국의 재정연

도 및 기준달이 전년 7월부터 금년 6월인 것과 달리 재정

연도 및 기준달이 전년 4월부터 금년 3월인 것에서 차이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조

사한 데이터가 2015년인 것으로 보아 매년 통계를 조사하

는 것이 아닌, 필요할 경우에 비화재보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77-79).

4. 비화재보 통계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4.1 국내 연구의 한계

미국은 일찍이 1975년에 경보설비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는데. 주거지에서의 화재 감지기의 감도 및 설치위치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차동식 및 정온식 스포트형 열감지기

의 공칭 작동온도 범위와 광전식 및 이온화식 스포트형 연

기감지기의 연기농도 및 입자, 암흑도에 대한 기준과 감지

기의 높이 및 장소에 따른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

고 있었다. 이후 주거지역에 설치된 감지기에서 발생하는 

비화재보 및 방해경보에 대한 문제점을 NIST와 NFPA, 그

리고 UL 등 유관기관에서 화재 및 비화재보 시나리오기반 

실험을 하였다. NIST에서는 비화재보 시나리오를 개발하

고자 화재 및 비화재보 실험결과에 따른 평균연기입자 지

름, 연기농도, 연기OBS 등의 실험적 DB를 전 세계에서 사

용가능하도록 개방데이터로서 구축되어있었으며, 이러한 

실험적 DB를 바탕으로 경보신호 알고리즘 및 시나리오를 

반영한 표준화된 시험기준 UL 217 및 268 기준을 마련하

였다. 위 시험기준을 바탕으로 도출된 실험 데이터 분석 및 

각종 감지기가 특성 재료에 반응하기 위한 연소 및 연기특

성 등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주거지역에서 주된 비화재보 원인인 요리 방해경

보 연기(햄버거패티)시험을 비롯한 불꽃연소 PU폼 및 훈소 

PU폼에 대한 시험기준을 추가되었으며, 이는 본격적으로 

비화재보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경보설비에 대한 연구는 1976년에 제정된 BS 

5839 시리즈(경보시스템에 대한 영국기준코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미국과 유사하게 감지기

의 감도성능, 설치위치, 점검방법 등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

행되었지만 2002년 BS 5839 코드가 개정되면서 비화재보

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2017년 이전까지는 명

확하게 비화재보 실험기준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실태조사, 

통계데이터 구축을 통해 비화재보 저감대책에 대해서 연구

를 진행하여 가이드라인을 자치국별로 마련하였고 2017년 

이후 Fire protection associate (FPA) 등의 유관기관에서 화

Intent Reason
Years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Malicious
Fire Incident 7,617 6,811 6,943 6,954 7,288 7,163

Non-fire Incident 169 161 191 179 187 213

Due to

Apparatus

Human 61,837 58,955 60,105 63,764 64,903 67,220

Animal 162 162 138 152 156 143

Smoke 

Alarm System
32,278 32,726 31,940 34,574 34,647 32,946

Sprinkler System 1,008 979 926 973 1,048 1,016

Heat System 1,808 1,464 1,401 1,551 1,572 1,373

Flame System 475 420 369 399 332 326

Other System 14,347 13,442 13,469 14,349 14,171 14,273

Contaminants 23,582 21,879 20,479 21,107 19,935 19,358

External Factors 2,909 2,524 2,204 2,273 2,157 2,034

Unknown 10,708 11,256 11,381 12,688 12,837 12,408

Good 

Intent

Smell of Burning 10,799 10,364 10,715 10,527 10,329 10,508

Burnt Toast/Food 15,910 15,633 15,703 15,074 15,584 17,113

Smoke/

Condenstation
22,795 21,808 20,535 21,166 21,465 23,912

Other 17,884 17,528 18,064 18,495 19,666 21,436

Non-fire Incident 5,482 5,080 5,894 5,868 6,587 7,050

Total 229,770 221,192 220,457 230,093 232,864 238,492

Table 8. Reason for False Alarm for 6 years in England 
(2013.07~2019.06) 

Figure 4. False alarm due to apparatus choropleth map and cartogram
2018/19 - rates per 100,000 population in sco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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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및 비화재보 실험에 대해 진행하였고, BS EN 54과 BS 

EN 14604 기준에 폼화재, 훈소화재 등 비화재보에 대한 직

접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경보설비에 대한 연구를 확인한 결과 해외사례 및 

설문조사에 의존한 비화재보 DB등 바탕으로 도출한 비화

재보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상당수를 이루고 있었으나, 비화재보 시나리오 및 실험기

준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국내에서도 감지기의 형식승

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실험기준은 존재하지만 실험

방법과 성능에 국한되어 있고,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에 

대한 실험기준에서 보다 비화재보에 대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나 제품을 사용승인에서는 불필요

한 선택적 요인이라서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논문에서 비

화재보에 대한 시나리오작성 및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연

기감지기의 감도 및 연기농도 위주여서 비화재보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비화재보

에 대한 연구현황에서 소방청, 소방산업기술원 등 관련 기

관에서 실시한 사례보다는 학계에서 학위논문의 주제로서 

연구한 사례가 더 많아 법적기준을 제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4.2 비화재보 용어정의 및 분류체계의 미흡 

미국의 화재코드인 NFPA 72 기준에 비화재보에 대해 

Unwanted alarm 또는 False alarm으로정의 하였으며, 화재 

및 연기감지기 등 경보의 주체에 따라 Unwanted fire alarm 

또는 Unwanted smoke alarm으로서 구분하고 있다. 또한, 4

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였는데, 악의적 경보(Malicious alarm), 

방해 경보(Nuisance alarm), 비의도적 경보(Unintentional alarm) 

그리고 원인미상(Unknown alarm)으로써 나타내고 있다. 이

를 바탕으로 통계 분류체계에서 4가지(악의적, 시스템의 

오류, 비의도적, 기타 폭탄위협 등)의 원인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영국은 False alarm과 Unwanted alarm으로써 비화재보를 

나누는데 불, 점화원 등의 직접적인 사용여부를 근거로서 

구분하였다. 이는 먼지, 증기 및 에어로졸 등으로 인한 오

보를 False alarm, 화재와 유사한 자극을 일으킨 열, 연기, 

불꽃 등으로 인한 오보를 Unwanted alarm 즉, 비화재보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비화재보를 3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였는데 악의적(Malicious), 좋은 의도(Good intent), 

기기적 원인(Due to apparatus)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연구문헌 및 통계자료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는 비화재보에 대한 정의는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고, 일부 문헌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화재

보 관련 용어가 오동작, 실보, 비화재보로서 각각의 문헌별

로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비화재보의 데이터가 

오보, 비화재보, 미동작, 오동작, 오인신고, 오인출동 등의 

다양한 용어로서 데이터가 오용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명확하게 구분하고 비화재

보 데이터의 분류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 획일화할 필요성

이 있다. 

4.3 비화재보 통계 DB 구축 방법의 부재 

미국은 통계 DB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및 구축방법을 

갖췄으며, 구축된 통계DB를 바탕으로 NFPA, FPRF 등 관

련기관에서 활용하여 연기경보 및 비화재보 통계현황 분석

이 지속해서 실시되고 있었다. 각각의 기관별로 역할이 달

라 데이터 구축이 최적화되어 있었다. 비화재보를 오인신

고 및 출동을 바탕으로 False alarm 및 Unwanted alarm을 구

분하고, 각각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데이터의 양질을 높

였다. 비화재보의 세부적인 원인으로는 악의적, 비계획적, 

시스템 및 기기의 오류, 원인미상으로 구분하고, 이중 시스

템 및 기기의 오류와 원인미상은 6가지(열, 연기 및 CO 감

지기 및 스프링클러, 경보시스템, 소화시스템)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비화재보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다.

영국의 영국통계데이터셋에서 Data별 코드넘버를 부여

하여, 해당 데이터의 연간 변화량을 분석하고 있었다. DB

구축방법은 1차적으로 화재사고와 비화재사고로부터 발생

한 비화재보를 악의적 및 선한의도로 나누고, 2차적으로 

화재사고로부터 발생된 악의적, 기기의 오류, 선한의도의 

신고를 대분류로써 나누었다. 기기의 오류는 인간, 동물, 

시스템, 오염물질, 외부요인, 원인미상으로 크게 6가지로 

중분류 하였고 그 중 시스템은 연기경보, 스프링클러, 열 

감지, 불꽃 감지, 기타 감지로 소분류 하였다. 또한, 선한의

도에서는 타는 냄새, 토스트/음식의 탄화, 연기발생/응축, 

기타상황으로 4가지로 소분류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비화재보의 통계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단기간에 대해 통계자료가 수집되고 있는 실정이라 연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4.4 비화재보 조사보고서 작성 매뉴얼의 부재

미국은 NFIRS(미국화재사고기록시스템)에서 조사보고

서에 대한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NFPA에서는 

2011년 통계 연구의 결과로 2012년에 비화재보 저감을 위

한 가이드라인 마련하였으며, 이를 전 세계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무료로 배포하고 있었다. 

영국은 문헌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BS 5639-1과 BS 

5639-6의 기준에 비화재보에 대한 조사범위 방법 등 매뉴

얼을 제시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소방점검을 하고 있으나 비화재보와 직접적

으로 관련 있는 항목으로써 외관상 부식, 탈락, 파손 등에 

관해서만 확인하고 있다. NFSC 203의 별표 1과 2를 확인하

면 간접적으로 감지기의 적응성과 설치장소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는 비화재보의 주요원인에 따라서 구분한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날씨에 의한 먼지, 인위적

요인에 대한 먼지발생, 공사중에서 분진발생 등 원인파악

을 하더라도 점검인원의 생각과 역량에 따라 판단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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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비화재보 

신고가 접수되어도 신고장소의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귀소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보고서의 내용에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비화재보 통계 DB구축 및 실태파악을 위해서 조사보고서 

작성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5.1 비화재보 식별을 위한 실험적 연구 필요

국내에서도 미국과 영국처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각각

의 기기에서의 비화재보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시나리오개

발 및 실험적 데이터(습도, 온도, 감도, 암흑도, 연기농도, 

연기 및 분진의 입자크기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

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비화재보 시나리오 및 시험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비화재보 식별

을 위한 실험적 DB를 구축하여 국가적으로 활용가능하도

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서 국가적

으로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5.2 비화재보의 용어 및 분류체계 기준 마련 

국내에서도 비화재보를 감지기의 적응성에 따라 모호하

게 구분하지 말고 미국과 영국의 사례처럼 악의적, 비의도

적, 시스템문제, 원인미상으로 4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비

화재보의 정의를 법적기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

국처럼 요리 등에 의한 방해경보는 기기의 오류가 아닌 비

의도적에 포함시키고, 미국과 같이 설비 및 시공, 설치위치

에 따른 내용을 시스템문제에 포함시켜 분류체계에 대해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통계 

DB구축에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5.3 통계 DB 관리를 위한 구축 방법의 제안

소방청에는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현재 비화재보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신설해야 한다. 수집 시 연간 데이터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계절별, 기기별에 따라 구분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화기의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화재사고와 

비화재사고를 구분하고, 비화재보 대상을 경보설비에 한정

하지 않고, 소화설비(수계, 가스계), 피난⋅방화설비(유도

등, 방화셔터 등), 그리고 제연설비의 작동을 위한 감지기 

교차회로방식 및 특수감지기의 비화재보에 관해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수집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화

재보 조사보고서와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5.4 비화재보 조사보고서 작성 매뉴얼 개발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참고하여 Figure 5에 제시한 것과 

같이 소방설비의 비화재보 체크리스트(안)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소방관이 비화재보 출동 시 참고하여 사고조사

보고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통계 수집 및 DB 

구축과 비화재보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반드

시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추가 개발해야 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으로 자탐설비의 비화재보의 통계 

및 분류체계를 구축 및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미국, 영

국)의 연구문헌 및 통계 DB 관련자료 검토하였고,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른 국내 비화재보 통계 및 분류체계의 파

악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연구에서 비화재보 식별을 위한 실험적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외 연구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비화재보 시나리오 및 시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

가적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기준에 비화재보의 용어정리 및 분류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외 기준을 참고하여 정립해

야 한다.

셋째,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는 비화재보와 관련된 통계

D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외 통계DB수집방법과 범위

를 참고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시스템에 대한 

비화재보 통계DB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외의 사고조사매뉴얼을 참고하여 국내실정에 맞

Figure 5. The table of appearance inspection for the unwanted fire
alarm.



황의홍⋅이성은⋅최돈묵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34권 제2호, 2020년

38

는 비화재보 통계 DB 구축을 위한 사고조사 매뉴얼을 개

발해야 하며, 일차적으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에 비화재

보 항목을 추가하여 건축물별 월간 비화재보 현황에 대해

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의 개선 방향에서 제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비화재

보 시나리오 및 시험기준, 법령 개정안, 사고조사 매뉴얼 

등 명확한 비화재보의 개선 방법은 차후 연구와 관련 기관

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해서 비화재보의 통계와 관리체계의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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