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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대형공장 및 창고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냉·난방 및 환기를 위하여 기계

실 등에 공기조화기(AHU: Air Handling Unit)의 설비를 설치하고 고온·

저온 공기 및 신선·오염공기를 급기 및 배기덕트를 통하여 각 실에 공

급하거나 각 실로부터 회수하도록 하는 중앙 공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조방식에서 덕트는 건물 전역에 걸쳐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설치되며 불가피하게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지나가게 되는데, 화재 시 이

러한 관통부는 화염 및 연기의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다. 이에 방화구획

을 관통하는 덕트에는 화염의 전파 및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

화댐퍼를 설치하도록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또한, 화재 시 인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의 주요 구조부

는 일정 성능의 내화구조로 시공되어야 하며 내화구조로 구성된 방화구

획 등에는 재실자의 이동, 배관류 시공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되게 된

다. 이러한 개구부에는 화재 시 건물 내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하여 방

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 등과 같은 연소확대방지설비가 설치되는데, 연

소확대방지설비는 확실한 동작,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연소확대방지설비 중 방화댐퍼의 경우 공조, 배기 덕트에 설치되며 설

치 위치의 내화성능에 관계없이 비차열 1시간 성능만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화재 시에 충분한 연소 확대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건축법에서는 방화댐퍼의 사양기준을 제시하고, 방연시험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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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성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해진 성능기준 및 설치기준이 

미흡한 상태로 방화댐퍼를 설치하고 있다 [2]. 따라서 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방화댐퍼의 설치 위치가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하거나 배관류

에 간섭되는 위치에 설치된 사례가 많다.

그림 1-2.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수평덕트에 설치된

방화댐퍼 (설치높이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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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배관류의 간섭되는 위치에 설치된 방화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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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 중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

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중 공조, 배기 덕트에 사용되는 방화댐퍼는 소방

시설 법적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공조, 배기 덕트가 높은 위치에 설치 및 다른 배관 등의 간섭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방화댐퍼를 작동시키는 방식이 온도퓨즈(퓨즈댐퍼)타입으로 설치 

돼 있어 별도의 점검기준이 없고, 설치 후 유지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조, 배기덕트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설치기준은 있

으나,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어 실태조사를 통한 설치기준의 

문제점 도출과 유지관리 기준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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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방화댐퍼의 사양 및 성능 기준을 비교하고, 선

행연구 분석하였다. 또한 공장 건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방화댐퍼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사, 건축물안전관리자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화재 안정성 확

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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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화댐퍼의 관계법규 및 선행연구 분석

2.1. 관계법령 및 기준

2.1.1.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방화구획은 화재발생시 화염 및 연기의 확대를 억제하여 건축물 및 인

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화벽 및 방화문에 의한 구획을 

말하며, 방화구획 설치대상은 표2-1과 같이 건축법시행령에 주요구조부

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으로 구획하

도록 규정하고, 방화구획 설치 세부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방화구획의 종류 구획의 기준

층별
3층 이상의 층, 

지하층
각층마다 구획할 것

면적별

10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3,000㎡)이내 마다 

구획할 것

11층 이상의 층

실내 마감재가 

불연 재료가 아닌 

경우

200㎡(*600㎡)이내 

마다 구획

실내 마감재가 

불연 재료인 경우

500㎡(*1,500㎡)이내 

마다 구획

용도별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수직관통부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에 있어서 실내에서 노대(부속실), 

노대(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 2-1. 방화구획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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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방화구획은 각 세대 간 구획과 각 층별 구획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종 파이프 및 덕트, 샤프트에 의한 수직통로에 대

해서도 구획해야 한다 [3].

구획의 구분은 내화구조의 바닥, 벽,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방화

댐퍼로 하도록 하고 있다. 

(1) 구획기준 [4]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에 따라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표2-2는 방화구획을 설치하는 기준이며, 보통 면적별, 

층수별로 나눠 구획하고 있다.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

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 이내마다 구획할 것  

②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

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③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

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

적 500 ㎡(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 ㎡)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표 2-2. 방화구획 설치 기준

(2) 방화구획의 완화기준 [3,4]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면적별ㆍ층별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표 2-3과 같은 범위에

서 완화 적용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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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방화댐퍼의 설치 및 성능기준

(1)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3,4]

방화댐퍼의 성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에 명시되어 있다. 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방화댐퍼는 화재가 발

생 했을 경우, 온도의 상승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혀야 하며, 닫힌 경우

에는 틈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

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

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2)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

으로 닫힐 것

3)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4)「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표 2-3. 방화댐퍼의 설치기준

(2) 방화댐퍼의 설치기준

방화댐퍼의 성능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2항 3호 및 KS F 2815(배연설비의 검사표준) 5.1.4항에

서 방화댐퍼의 설치 및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5,6]. 

(3) 방화댐퍼의 종류

표2-6과 같이 방화댐퍼는 작동방식에 따라 열 또는 연기 감지기와 연

동하여 작동하는 전기식 솔레노이드 방식, 72 ℃정도의 온도에서 퓨즈가 

녹아 중력 또는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기계식 퓨즈 

방식과 CO₂소화설비가 설치된 실에 사용되어 감지기 및 수신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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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되는 가스 압력식 방화댐퍼가 있다. 

5.1.4 방화댐퍼

1) 재질은 1.5 ㎜ 이상의 철일 것

2) 폐쇄시 출량은 20 ℃에서 1 ㎡당 19.6 N의 압력으로 매분 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미끄럼부는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 

4) 검사구, 검구는 당한 치일 것 e)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

시키는 공법으로 화재 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

5)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 상 해로운 진동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표 2-4. 배연 설비의 검사 표준

일반적으로 방화댐퍼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되어야하기 때문에 법규준수 및 경제성(비용)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기

계식 퓨즈방식(온도퓨즈)으로 많이 시공되고 있다.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은 각각 온도퓨즈형, 전기모터형, 솔레노

이드 형 방화댐퍼의 실제 설치 된 모습이다. 표 2-6에서 댐퍼는 구조상

으로 솔레노이드, 모터식, 온도퓨즈형으로 나뉘며, 솔레노이드 및 모터식

은 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하며 온도퓨즈형은 단순히 온도의 상승에 따

라 단독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분

구조상 기능상

솔레

노이드
모터 퓨즈

풍량

조절
방연 방화

내용 감지기 연동 용융(70℃)
배출량 

조절

연기 

연동
연기, 온도

표 2-5. 댐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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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온도퓨즈형 방화댐퍼

그림 2-2. 솔레노이드형 방화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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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기모터형 방화댐퍼

(3) 방화댐퍼의 법규 비교분석표

표 2-6의 방화댐퍼 법규 비교표를 보면 건축법에 의해 설치되는 방화

댐퍼의 경우 철판의 두께, 온도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틈새가 

생기지 않는 구조의 기준만 있으며, 기타 방화댐퍼의 성능에 관한 규정

은 없다. 

만약 해당 방화댐퍼가 배연설비에 해당 하는 제연댐퍼 일 경우 폐쇄 

시 누출량 및 녹, 먼지에 의해 작동이 저해 받지 않는 구조, 검사구 및 

점검구 설치, 부착방법 및 공법, 진동 및 간격 등의 세부적인 성능 기준

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건축법 및 배연설비 검사표준 모두 방화댐퍼는 방화구획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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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덕트에 설치되는 것으로 성능기준만 만족하면 설치위치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다.

게다가 공장 및 창고는 배연설비의 법적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법

의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어 그 설치 및 성능에 대한 기준이 부실하다.

방화댐퍼 건축법
배연설비

검사표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상일 것 ○ ○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온도의 상승에 의

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 할 

것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

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

폐쇄시 누출량은 20 ℃에서 1 ㎡당 19.6 N의 압력으로 

매분 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미끄럼부는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 받

지 않는 구조일 것
○

검사구, 점검구는 적당한 위치일 것 ○

부착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

재시에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하지 않을 것
○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

기지 않는 구조일 것
○

표 2-6. 방화댐퍼의 법규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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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자동방화셔터 설치 및 성능기준 [7]

(1) 자동방화셔터의 설치기준

면적별, 층별 방화구획 대상 건물 중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

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설치위치가 피난 상 유

효한 갑종 방화문으로 부터 3 m이내 설치한다.(일체형 셔터는 제외)

일체형 셔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

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출입구

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 유도등 또는 비상구 유도표지 설치, 출입구 부

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 출입구의 유효너

비는 0.9 m이상, 유효 높이는 2 m 이상으로 한다. 

방화셔터의 개폐장치는 개폐기, 개폐용 전동기 및 샤프트를 연결하는 

샤프트 체인으로 구성하고 전동 및 수동에 의해 수시로 작동되어야 하

며,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 자중에 의한 폐쇄가 가능

해야 한다.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등을 각추고,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 구성하고, 연기감지기에 이한 일부 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

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

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해

야 한다 

(2) 자동방화셔터의 성능기준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

시간 성능,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KS F 4510(중량셔

터)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일체형 셔터의 피난 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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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바닥으로 부터 86 ㎝에서 122 ㎝사이, 개폐부 끝단에서 10 ㎝이내에서 

측정한다)은 문을 열 때 133 N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이하 성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표 2-7은 방화셔터 설치 및 성능 기준을 나타낸 표로 방

화구획을 관통하는 개구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성능기준만 만족하면 설치

위치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다 [8].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개구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성능기준만 만족하면 설치

위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다.

① 개폐장치 : 자동 및 수동으로 수시로 작동하여야 하며, 임의위치에서 정

지시킬 수 있고, 자중에 의해 개폐가 가능한 구조.

② 감지기 : 연기감지기 및 열감지기 (60~70 ℃에 작동)를 설치.

③ 온도퓨즈 : 50 ℃에서 5분 이내에 작동하지 않고, 90 ℃에서 1분 이내에 

작동하는 것.

④ 연동제어장치 : 연기나 열로 인해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호되어

야 하며,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여 자동폐쇄 장치에 가동지시를 주는 것.

⑤ 예비전원 : 30분간 개폐 작동이 가능한 용량의 축전지 설치.

⑥ 설치위치 : 직근 3 m 이내에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곳에 설치 함.

표 2-7. 방화셔터 설치 및 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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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방화문의 설치 및 성능기준 [8]

(1) 방화문의 설치 기준

표 2-8에는 방화문의 설치 및 성능기준을 나타낸 표로 방화문 설치위

치 및 작동 방식 및 비차열에 대해 상세한 기준이 있다.

(1) 방화문의 구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

(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 할 것

① 갑종 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 할 것

가. 비차열 1시간 이상  

나. 차열 30분 이상(영 제 46조 제 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        

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 방화문만 해당 된다.)

② 을종 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확보

(2) 건축법 시행령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내부에는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

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 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을 

설치 

표 2-8. 방화문의 설치 및 성능기준

(2) 방화문의 성능기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

복성 및 내충격성(미닫이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 제외형), K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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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1(방화문이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성능,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

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 ㎝ 이

내에 창을 설치할 수 있으며, 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결과 해당 비차

열 성능(차연성능 시험 제외)을 확보 할 것,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

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 N이하, 완전 개방

한 때 67 N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 방화문의 자동개폐장치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

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

을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로서 그림2-4와 같

은 온도퓨즈형은 법령 개정(국토부 고시 제2012-552호)으로 사용금지가 

되었으며, 공장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시, 도어릴리즈 및 자동폐쇄기를 

설치하여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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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방화문 – 온도 퓨즈 타입

그림 2-5. 방화문 - 도어릴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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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방화문 – 자동개폐장치

또한,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 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온도퓨즈 

방식은 화재 감지기와 연동되어 있는 도어릴리즈 또는 자동개폐기와 달

리 그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화문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그림 

2-5와 같이 도어릴리즈 혹은 그림 2-6과 같은 자동개폐장치를 사용하도

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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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제연댐퍼의 설치 및 성능기준

제연설비의 댐퍼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 내에 설치되어 연기가 

다량 발생 시 방화구획을 넘어가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이며, 방화댐퍼

와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장, 창고 건물의 제,배연 

설비는 법적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표 2-9는 제연설비의 검사기준으로 KS F 2815 배연설비의 검사표준

에 일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KS F 2822(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 

KS F 2840(방화댐퍼의 내화시험방법)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상대적으

로 성능시험방법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제연설비의 검사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기준은 표 2-10과 같다.

용도 대상기준

문화 및 집회·종교·운동시설
- 무대부 바닥면적 200 ㎡   

- 영화상영관으로 수용인원 100인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

·물류터미널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 이상

버스정류장·철도 및 도시철도역사

·공항시설·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이상

지하가(터널제외) - 연면적 1,000 ㎡

터널 - 위험등급이상의 터널

기타(복도형 아파트 제외)
-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표 2-9. 제연설비 설치대상



- 20 -

(1) 서류에 의한 예비검사기준

⸳ 1.5 mm 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할 것

⸳ 폐쇄시 누출량은 19.6 Pa, 20 ℃에서 5 ㎥/min 이하로 할 것

⸳ 가동식의 미끄럼부가 변형, 탈락되거나, 녹, 먼지 등으로 작동이 저해되

지 않을 것

⸳ 화재 시 풍도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

⸳ 송풍기의 압력에 의해 진동이 발생하거나 간격이 생기지 않을 것

(2) 부위검사기준 – 겉모양검사 및 성능검사 기준

⸳ 검사구는 댐퍼 날개에 가깝게 하여 개폐작동 확인

⸳ 점검구는 댐퍼에 근접하여 보수점검이 쉽도록 할 것

⸳ 녹, 먼지 등에 의한 온도 퓨즈 이상 없을 것

⸳ 방향성 있는 감열부는 부착을 바르게 할 것

⸳ 온도퓨즈 교환이 쉬울 것

⸳ 작동시 배연기 압력에 견딜 것

⸳ 적정한 폐쇄상태 유지할 것

표 2-10. 제연설비의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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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방화댐퍼 및 제연댐퍼의 설치 및 성능기준 비교

표 2-11은 방화댐퍼와 제연댐퍼의 설치, 운영기준을 비교한 표로서 제

연설비에 해당되는 제연댐퍼는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법적 점검(작동

기능, 종합정밀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연설비가 아닌 

일반 공조, 배기 덕트에 설치하는 방화댐퍼는 두께, 방연성능과 온도에 

의한 자동적으로 닫히는 기준만 있다. 

구분 방화댐퍼 제연댐퍼

설치기준 건축법 소방시설법

점검기준 × 소방시설법

유지관리 × 소방시설법

법정점검 × ○

기동방식 온도퓨즈형 화재감지기 연동

상태감시 × ○

원격조작 × ○

표 2-11. 방화댐퍼와 제연댐퍼의 법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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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배연설비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배연설비(배연창)는 화재 시 건축물에서의 피난 대책중 하나

로 설치하는 설비이다. 건축물에서 사람들의 피난이나 소화 활동 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 연기는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다 [9].

표 2-12는 배연설비의 설치대상을 나타낸 표로 해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배연설비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배연설비는 6층 이상 

건물에 설치되며 설치기준은 표 2-14과 같다.

설치 장소 대상 및 관련규정

거실

층

수
6층 이상의 건축물

용

도

ㆍ문화 및 집회시

설

ㆍ종교시설

ㆍ판매시설

ㆍ운수시설

ㆍ의료시설

ㆍ연구소

ㆍ아동관련시설

ㆍ노인복지시설

ㆍ유스호스텔

ㆍ운동시설

ㆍ업무시설

ㆍ숙박시설

ㆍ위락시설

ㆍ관광휴게시설

ㆍ제2종근린생활

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

해당용도가  

있는

거실에 설치

(단, 피난층 

제외)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중 옥내와 계단실을 연결할 경우 

노대 또는 외부로 열수 있는 창이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노대 또는 외부로 열 수 있는 창 또는 배연설비 설치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배연설비 설치

표 2-12. 배연설비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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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연창 개수 및 위치

⸳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 부터 수직거리가 0.9 m 이내일 것

(2) 배연창 유효면적

⸳ 1㎡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일 것

(3) 배연구 구조

⸳ 연기·열 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

    (수동 개폐 가능한 것)

⸳ 예비전원에 의해 열 수 있도록 할 것

(4) 기계식 배연설비

⸳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의 제연설비 기준에 적합하

도록 할 것

표 2-13. 배연설비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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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연구 분석

2.2.1. 국내 선행 연구 분석

화재가 발생 했을 경우 덕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화재 확산이 이뤄

지기 쉬우나, 이들 설비와 관련된 제도 등에 미비한 점이 많아 국내에서

도 이러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동호[10]는 방화댐퍼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방

화 댐퍼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방화구획의 종류 및 

등급에 따른 방화댐퍼의 내화성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산업표준인 배연설비의 검사표준(KS F 2815)에서도 방화댐퍼를 설치

할 때 요구되는 철판 두께 등 최소한의 사양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 

다른 규정은 없어 화재 시 방화댐퍼가 갖추어야 할 성능이나 이를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 한 실정이다. 이렇게 방화댐퍼의 설치 및 적용

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현장에서 방화댐퍼를 적용 할 때 그 

성능이나 설치장소에 대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현재 설비의 구

분과 설비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성능의 차별 없이 모든 설비에 대하여 

일률적인 최소 성능만을 구분하고 있어 화재 시 이를 통한 화재확산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화셔터, 방화용 승강기문, 방화

댐퍼에 대하여 요구되는 성능의 차별화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

의 보완,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명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정리했다.

또한, 천우영[11]은 국내 방화규정에 따른 건축물 방화구획 성능 및 개

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의 방화구획의 문제점은 면적구획 중심의 

단순 구분으로 획일화 되어 있어 공간의 화재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효과적인 화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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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화재안전공학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성능위주의 방화설계

(Performance based fire safety design)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발전시

켜 가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 26 -

2.2.2. 해외기준 비교 분석

(1) 미국

방화댐퍼의 성능기준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는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및 NFPA 90(A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Air 

Conditioning and Ventilating System)에서 규정하고 있다. 

IBC의 방화댐퍼 성능기준 [12]은 다음과 같다. 

관통부의 타입 댐퍼 최소 내화시간 

3시간 미만의 내화성능 개체 1.5

3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개체 3

표 2-14. IBC 방화댐퍼 성능 기준

표 2-14는 내화도 3시간 미만의 벽, 바닥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방화댐

퍼는 UL555에 의한 90분의 내화도를 가져야 하며, 내화도 3시간 이상의 

벽, 바닥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UL555에 의한 3시간의 내화

도를 가져야 한다.

표 2-15 [12]와 같이 모든 방화댐퍼 및 천장댐퍼의 작동은 자동이어야 

하며, 온도상승에 의하여 작동하는 퓨즈블링크, 기타 열작동 장치에 의

한 장치는 평상시 개방 상태로 유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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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댐퍼는 UL555의 요규사항에 부합하는 것일 것.

2) 작동온도는 덕트 시스템의 온도보다 약 10 ℃이상 높아야 하며, 최소한 

71 ℃보다 높아야 함.

3) 제연설비 내 위치한 방화댐퍼의 작동온도는 141 ℃이하

4) 제연설비 내 위치한 방화댐퍼의 작동온도는 최대 제연설비운전 온도보다 

10 ℃이상 높거나 혹은 최대온도가 177 ℃일 것. 댐퍼의 퓨즈블링크는 

가능한 4년마다 교체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동여부를 확인 할 것

(UL555)

표 2-15. 미국의 방화댐퍼 작동 조건 규정

  

또한, 댐퍼의 퓨즈블링크는 가능한 4년마다 교체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동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UL555)

가열 및 주수시험은 규정된 내화등급 1/5시간 이하/3시간의 가열 및 

주수시험 후 댐퍼의 변형, 탈락, 틈새발생 등 외관상의 물성변화와 열감

지 설비 등의 작동상태를 조사하여 그 성능에 적합해야 한다.(가열수 1

분 이내에 댐퍼가 폐쇄 될 것)

또한 미국의 경우 표 2-16 [13]과 표 2-17 [14]에서 방화댐퍼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와 설치하지 못하는 위치를 지정해 놓았다. 

(1) 내화성능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벽체나 칸막이를 관통하는        

덕트와 공기이송통로

(2)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샤프트 구획벽을 관통하는        

덕트와 공기이송통로

(3) 샤프트 구획벽으로 덕트를 방화하지 않는 경우, 개구부를 방호        

해야 하는 바닥을 관통하는 덕트 및 공기이송통로

(4) 내화성능이 30분 이상이어야 하는 벽체나 칸막이에 설치된           

공기이송통로

표 2-16. 방화댐퍼 설치 위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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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호된 바닥 개구부가 필요하지 않은 바닥

(2) 단지 하나의 바닥에서 이용되고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데만 사용되

며, 필요한 내화성능이 2시간이상인 벽체나 칸막이를 관통 하거나 설비

를 완전히 관통하지 않으며, 자체 전용 샤프트 안에 설치되는 덕트설비

(3) 분기덕트가 공기가 위로 흐르는 방호구역된 배기 입상관에 연결되어 있

고, 길이가 22 in(560 mm)이상인 스틸 보조덕트가 각 인입부의 입상관 

내부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

표 2-17. 방화댐퍼 설치 불가 위치

(2) 일본

일본의 건축기준법에서는 건축물 내에 발생하는 화재를 일정 구역 내

에 봉쇄함으로서 화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면적구획을 중심으로 건축물을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방화설비로 구획하

도록 하고 있다. 방화문 등의 설비는 ‘방화설비’로 정의하고 60분간의 

방화성능이 있는 ‘특정방화설비’(갑종방화호 등)와 20분간의 방화성능

이 있는 ‘방화설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 철제로 판 두께 1.5mm 이상일 것

- 연기 또는 열의 발생에 의하여 자동 폐쇄되는 구조로 건설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 폐쇄되는 경우 방화 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않을 것

- 건설대신이 댐퍼의 기능확보를 위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표 2-18. 일본의 방화댐퍼 설치 기준

- 연기의 발생에 의해 자동폐쇄되는 댐퍼는 연기감지기, 연동제어기, 자동

폐쇄장치 및 에비전원을 구비한 것일 것

-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 자동폐쇄되는 방화댐퍼는 열감지기, 연동제

어기, 자동폐쇄장치 및 예비전원을 구비한 것일 것

- 온도퓨즈 작동시험방법에 합격된 것일 것

표 2-19. 일본의 화재에 의해 자동으로 폐쇄되는 댐퍼의 구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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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2-19는 화재에 의해 자동으로 폐쇄되는 댐퍼의 구조 기준으

로 연기의 발생에 의해 자동폐쇄되는 댐퍼는 연기감지기, 연동제어기, 

자동폐쇄장치 및 에비전원을 구비한 것일 것,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경

우에 자동폐쇄되는 방화댐퍼는 열감지기, 연동제어기, 자동폐쇄장치 및 

예비전원을 구비한 것일 것, 온도퓨즈 작동시험방법에 합격된 것일 것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내용

누설시험

건설성고시 제2565호에 따라 압력차 2 kgf/㎡인 상

태에서 누설량이 분당 1 ㎡ 면적당 5 ㎥ 이하일 것 

(가열시험 전 실시)

온도퓨즈 작동시험

건설성고시 제 1097호에 따라 공기온도 50 ℃에서 5

분간 부작동하고 90 ℃에서 1분 이내에 작동할 것 

(가열시험 전 실시)

가열시험

JIA A 1304에 규정된 1시간 가열시험에 의해 댐퍼 

차단변(blade)폐쇄상태가 유지되고, 시험 중 또는 시

험 종료 후 부품 간 유해한 틈이 발생하지 않을 것

표 2-20. 건축센터 평점기준(일본의 방화댐퍼 시험기준)

표 2-20 [15]은 일본 건축센터 방화댐퍼 시험기준으로 누설시험, 온도

퓨즈 작동시험, 가열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대만 

대만은 ‘건축기술규칙 및 건축설계시공에 관한 규칙’ [16]에서 방화

댐퍼 설치 기준을 정해놓았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방화벽 또는 바닥의 덕트 내부에 방화댐퍼를 설

치해야 하며, 각각의 방화댐퍼는 1시간의 내화 성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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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만에서 통용되고 있는 방화댐퍼 및 주변부품들은 UL, CE,또는 

BS 등 주요 인증기관의 규범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방화댐퍼와 관련 

된 법규 내용이다.

(1) 방화댐퍼의 제조 및 테스트는 UL, FM 또는 LCPB등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방화댐퍼는 반드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방화벽, 방화바닥등에 설치되

어야 한다. 방화등급은 반드시 건축의 방화등급에 맞게 조절되어야 하며, 

설치장소도 소방국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

(3) 작동온도는 74 ℃이다.

(4) 방화댐퍼가 닫힌 후 1.5시간의 내화성능이 요구 된다. 

표 2-21. 대만의 방화댐퍼 관련 법규

표 2-22 [2]는 각 국 방화댐퍼의 성능 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방화댐퍼

의 성능등급, 차염성, 차열성에 대한 기준이 없다.

표 2-22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ISO 규정의 방화댐퍼의 성능 기준을 

나타낸 표로 한국의 경우 방화댐퍼의 성능등급, 차염성, 차열성에 대한 

기준이 없다. 한국과 일본은 덕트의 철판두께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 미국, 유럽등

의 선진국에서는 방화댐퍼는 최소 45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추도록 하

고 있어 그 신뢰성이 한국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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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ISO

사양

구조

철판두께

1.5 ㎜이상

철판두께

1.5 ㎜ 이상
× ×

성능

등급
×

경계벽:45분

방화구획: 60분

방화 3시간 

미만: 90분

방화 3시간 

미만:180분

60분

차염성 × ○ ○ ○

차열성 × × × ×

차연성 ○ ○ ○ ○

표 2-22. 각국의 방화댐퍼 설치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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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방화댐퍼설비의 

문제점 도출

3.1. 현장 실태조사의 개요

3.1.1. 대상지 선정

  공장, 창고 대상 중 부산소재의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으로 전 지역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로 3,000 ㎡ 방화구획 하였으며, 공조기를 이용한 공

조방식을 사용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1.2. 실태조사 방법 및 개요

  본 실태조사는 선정 한 조사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실측 조사하는 방법

을 택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7년 5월이었으며, 실사현장은 총 5개소이

다. 세부조사 사항은 부록의 설문조사지와 같으며 현장실태 조사에서 확

인 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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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공장

구분 내용

대상명 녹산산업단지 A공장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용도 공장

규모 연면적 260,685.24 ㎡

실태조사 일자 2017.05.02.

소방시설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자탐설비,가스소화설

비,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

공조설비 타입/형태 모듈형 공조기(AirFoil Fan)

공조설비 규모 170 대

방화댐퍼 설치여부 설치

특이사항 Clean Room설치, 도금공정

표 3-1. 방화댐퍼설비 현장실태조사의 개요 (1) - 녹산 A공장

② B 공장

구분 내용

대상명 녹산산업단지 B공장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용도 공장

규모 연면적 468,700.16 ㎡

실태조사 일자 2017.05.04.

소방시설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자탐설비,가스소화설

비,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

공조설비 타입/형태 모듈형 공조기(AirFoil Fan)

공조설비 규모 120대

방화댐퍼 설치여부 설치

특이사항 자동차 부품 생산

표 3-2. 방화댐퍼설비 현장실태조사의 개요 (2) - 녹산 B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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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 공장

구분 내용

대상명 경남 진해구 C공장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도 공장

규모 연면적 4,181.05 ㎡

실태조사 일자 2017.05.10.

소방시설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자탐설비,가스소화설

비,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

공조설비 타입/형태 모듈형 공조기(AirFoil Fan)

공조설비 규모 5대

방화댐퍼 설치여부 설치

특이사항 인쇄회로기판 제조

표 3-3. 방화댐퍼설비 현장실태조사의 개요 (3) - 진해 C공장

④ D 공장

구분 내용

대상명 녹산산업단지 D공장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용도 공장

규모 연면적 21,899.84 ㎡

실태조사 일자 2017.05.12.

소방시설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자탐설비,가스소화설

비,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

공조설비 타입/형태 모듈형 공조기(AirFoil Fan)

공조설비 규모 10대

방화댐퍼 설치여부 설치

특이사항 사무공간에만 공조시설 갖추었음

표 3-4. 방화댐퍼설비 현장실태조사의 개요 (4) - 녹산 D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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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 공장

구분 내용

대상명 부산신평공업단지 E공장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용도 공장

규모 연면적 19,058.44 ㎡

실태조사 일자 2017.05.23.

소방시설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자탐설비,가스소화설

비,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

공조설비 타입/형태 모듈형 공조기(AirFoil Fan)

공조설비 규모 2대

방화댐퍼 설치여부 설치

특이사항 CNC

표 3-5. 방화댐퍼설비 현장실태의 개요 – 신평 E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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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점검항목 및 현장 실태조사 결과

표 3-6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를 분석해보면 5

개 대상지 모두 현재의 방화댐퍼의 설치기준 및 관련법규에 부합하여 공

조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방화댐퍼의 설치, 점검,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 해 본 결과 방화댐퍼의 

설치 법규 및 역할은 이해하고 있으나,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였다. 또한 설치 시 다른 배관류 간섭, 점검 및 보수가 가

능 한 위치에 시공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방화댐퍼의 설치타입의 경

우 법규 준수 및 경제성(비용)고려 기계식 퓨즈방식(온도퓨즈)로 설치 하

였다.(제연설비 제외)

구분 A B C D E

관련법규 ○ ○ ○ ○ ○

설치기준 ○ ○ ○ ○ ○

유지관리 × × × × ×

Type 온도퓨즈 온도퓨즈 온도퓨즈 온도퓨즈 온도퓨즈

표 3-6. 현장 실태조사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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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도출

(1) 설치기준 

공조, 배기덕트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온도에의한 자동 동작만 하면 

되므로 법규 만족 및 경제성(비용) 고려 기계식 퓨즈방식(온도퓨즈)을 선

정하여 설치하였다.

방화구획에 관통하는 개구부에 설치되는 시설인 방화문, 방화셔터, 방

화댐퍼 중 방화댐퍼만 화재 감지기 연동에 대한 기준이 없다.

(2) 유지보수 

기계식이므로 설치 후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

여 설치 시 타 배관 간섭, 점검 위치 등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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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4.1.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4.1.1. 설문조사 대상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공장의 방화댐퍼 설치 현황과 유지보수 상

황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확인 가능한 현장의 수가 한정적이라 설

문조사의 방법으로 방화댐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 해 보았다.

표 4-1과 같이 소방공무원 및 소방분야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방공무원 51명, 소방기술사 27명, 소방시

설관리사 47명, 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 14명 등 총 169명이 설문에 참여 

하였다.



- 39 -

업  종 인  원 백분율(%)

소방공무원 51 31 %

소방관련 법정단체 4 3 %

소방관련 공공기관 2 2 %

소방시설업 41 24 %

소방시설관리업 45 27 %

건축설계업 1 0 %

소방안전관리업 9 5 %

건설기술용역업 1 0 %

시설물유지관리업 9 5 %

시설물안전진단업 0 0 %

연구직(교수,연구원) 3 1 %

소방용품 또는 시설제조업 1 0 %

기타 2 2 %

표 4-1. 설문조사 대상 분석 -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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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인  원 백분율(%)

소방기술사 27 16 %

소방시설관리사 47 28 %

소방설비기사(전기) 26 15 %

소방설비기사(기계) 2 2 %

소방안전관리자 14 8 %

기타 53 31 %

표 4-2. 설문조사 대상 분석 - 자격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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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설문조사는 네이버오피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대상자는 강서/사하소방서 공무원, 부산 소방기술사회 소속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협회 소속 관리사, 부산녹산국가산업단지내 공장 소방안

전관리자, 시설유지관리 담당자, 설계/감리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설문조사 내용은 총 20문항으로 방화댐퍼의 역할 및 관리 주

체 등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방화댐퍼의 관련기준의 개선여부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하였으며 자세한 문항 내용은 부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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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방화댐퍼의 역할 이해 및 관리주체, 근거 

표 4-3과 같이 방화댐퍼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 화염이나 연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덕트 내 방화구획 관통부에 설치하는 장치라고 응답을 77

%가 하였으며, 나머지 23 % 방화댐퍼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 하

고 있었다.

구    분 인 원 백분율(%)

A 사실 잘 모르고 있다 12 7 %

B
부속실의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배출해 설정압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장치
6 3 %

C
불꽃이나 연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덕트 내 

방화구획 관통부에 설치하는 장치 
130 77 %

D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며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힘 
11 7 %

E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장치

10 6 %

표 4-3. 방화댐퍼의 역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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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주 체 인  원 백분율(%)

소방안전관리자 64 37 %

소방시설점검업자(소방시설관리사등) 10 6 %

시설물 운영관리자 71 41 %

산업안전관리자 0 0 %

건축설계업자 3 2 %

건축시공업자 5 3 %

소방시설 설계업자 1 1 %

소방시설 공사업자 3 2 %

소방시설 감리업자 3 2 %

소방공무원 0 0 %

건축설비업자 3 2 %

공인시험평가기관 1 1 %

기타 5 3 %

표 4-4. 방화댐퍼의 유지·관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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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와 같이 방화댐퍼의 유지·관리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 소방안전

관리자 64명(37 %), 시설물 운영관리자 71명(41 %). 소방시설점검업자 10

명 (6 %) 등이 유지·관리 주체라고 응답하였다. 이 설문에서 알 수 있듯

이 방화댐퍼의 역할은 이해하고 있으나 명확한 유지관리에 대한 주체가 

없어 답변이 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분 시 행 근 거 인 원 백분율(%)

A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4 27 %

B 화재안전기준(NFSC) 19 12 %

C 에너지합리화법(공조) 0 0 %

D 현재 근거가 없다 2 1 %

E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1 1 %

F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9 5 %

G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73 43 %

H 사실 잘 모르겠다 15 8 %

I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1 %

J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0 0 %

K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1 %

L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0 0 %

M 기타 2 1 %

표 4-5. 방화댐퍼 설치기준의 근거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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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와 같이 방화댐퍼의 설치기준의 근거를 묻는 항목에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44명(27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73명(43 %), 모르겠다고 15명(8 %), 화재안전기준 19명

(1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

행령, 시행규칙 9명(5 %)으로 응답하였다. 해당 설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 169명 중 117명(69 %)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나, 52명

(31 %)은 법적근거를 모르거나 잘 못 알고 있었다.

(2) 방화댐퍼의 점검 및 유지보수

표 4-6과 같이 방화댐퍼의 점검 및 유지보수 가능여부를 묻는 항목에

서 87명(52 %)가 가능하다고 답하였고 80명(48 %)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

하였다. 표 4-7과 같이 소방공무원 응답자 51명 중 34명은 점검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17명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방

시설업 대상자 45명 중 23명은 가능하다고 답하였고, 22명은 가능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실무에서 가장 방화댐퍼를 많이 접하는 소방시설관

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35명중 과반수 이상인 21명이 점검이 불가능하다

고 대답하였다. 표4-6과 같이 점검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52 % 

대상 표 4-8와 같이 방화댐퍼의 점검 방법을 질문에서 육안점검 54 %, 

계측기 이용 13 %, 시스템 모니터링 15 %, 타 업체나 기관 위탁 15 %, 기

타 4 %가 나왔다. 이 설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점검이 가능 하다고 응답하

였으나, 실제적인 점검방법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표 4-9과 같이 방화댐퍼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

유에 대해서는 점검 자체가 필요 없음 1 %, 주변 배관들의 간섭 13 %, 

점검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 68 %, 점검구가 없음 17 %로 방화댐퍼의 점

검이 주변배관, 점검 위치의 부적합 등으로 점검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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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댐퍼 설치위치는 점검 및 유지보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52 %

아니오 48 %

표 4-6. 방화댐퍼의 점검 및 유지보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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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1번

(%)

2번

(%)

합계

(%)

소방공무원
34

(20.1)

17

(10.1)
51

소방관련 법정단체
3

(1.8)

1

(0.6)
4

소방 관련 공공기관 -
1

(0.6)
1

소방시설업(설계, 공사, 

감리)

23

(13.6)

22

(13.0)
45

소방시설관리업
14

(8.3)

21

(12.4)
35

건축설계업 -
1

(0.6)
1

소방안전관리업

(특급, 1급, 2급, 3급, 

보조)

2

(1.2)

4

(2.4)
6

건설기술용역업
1

(0.6)
- 1

시설물유지관리업
5

(3.0)

4

(2.4)
9

시설물안전진답업 - - -

연구직(교수, 연구원)
1

(0.6)
- 1

소방용품 또는 

시설 제조업

1

(0.6)
- 1

기타
9

(5.3)

5

(3.0)
14

합계 93 76 169

7. 귀하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댐퍼 설치위치는 점검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예

2번: 아니오

표 4-7. 방화댐퍼의 점검 및 유지보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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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점검 55 60%

계측기 이용 9 9%

시스템 모니터링 13 14%

타 업체나 기관 위탁 13 14%

기타 3 3%

표 4-8. 방화댐퍼의 점검 방법

점검 자체가 필요없음 48 64%

주변 배관 등의 간섭 8 10%

점검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 10 13%

점검구가 없음 10 13%

표 4-9. 방화댐퍼 점검 및 유지보수의 실행 불가능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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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화댐퍼 설치 및 점검,유지보수에 대한 인식

표 4-10과 같이 방화댐퍼를 제연설비의 댐퍼처럼 규정 변경필요 여부

를 묻는 항목에서 137명(80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2명(20 %)는 

필요 없다고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 중 표 4-11와 같이 소방공무원 

총 51명 중 과반수 이상인 37명이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14명

은 필요 없다고 하였다. 또한 소방시설업 35명 중 27명은 필요하다고 하

였고, 6명은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방화댐퍼를 제연설비의 댐퍼(전기식 및 모니터링)처럼 규정을 변경해야 한

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80%

아니오 20%

표 4-10. 방화댐퍼를 제연설비의 댐퍼와 같이 규정 변경 필요여부



- 50 -

직업
1번

(%)

2번

(%)

합계

(%)

소방공무원
37

(21.9)

14

(8.3)
51

소방관련 법정단체
3

(1.8)

1

(0.6)
4

소방 관련 공공기관
1

(0.6)
- 1

소방시설업(설계, 공사, 

감리)

39

(23.1)

6

(3.6)
45

소방시설관리업
27

(16.0)

8

(4.7)
35

건축설계업
1

(0.6)
- 1

소방안전관리업

(특급, 1급, 2급, 3급, 

보조)

5

(3.0)

1

(0.6)
6

건설기술용역업
1

(0.6)
- 1

시설물유지관리업
9

(5.3)
- 9

시설물안전진단업 - - -

연구직(교수, 연구원)
1

(0.6)
- 1

소방용품 또는 

시설 제조업

1

(0.6)
- 1

기타
10

(5.9)

4

(2.4)
14

합계 135 34 169

8. 방화댐퍼를 제연설비의 댐퍼(전기식 및 모니터링)처럼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예

2번: 아니오

표 4-11. 방화댐퍼를 제연설비의 댐퍼와 같이 규정 변경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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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댐퍼의 확실한 동작 확보 96 70 %

유지관리의 편의성 33 24 %

기타 8 6 %

표 4-12. 방화댐퍼를 제연설비와 같이 규정 변경 해야 하는 이유

표 4-12은 방화댐퍼를 제연설비의 댐퍼처럼 규정 변경필요하다고 응답

한 137명에게 그 이유를 확인 해 보니 방화댐퍼의 확실한 동작확보 96명

(70 %), 유지관리의 편의성 33명(24 %)로 응답 하였다. 총 129명(응답자의 

94 %)이 방화댐퍼의 확실한 동작 확보 및 유지관리 부분의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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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비용) 20 62 %

유지관리의 편의성 3 9 %

기타 9 29 %

표 4-13. 방화댐퍼를 제연설비의 댐퍼처럼 규정 변경 할 필요 없는 이유

표 4-13에서처럼 방화댐퍼를 제연설비의 댐퍼처럼 규정 변경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32명을 대상 이유를 확인해 보니 경제성(비용) 때문이라

고 다수가 응답하였다.

(4) 해외기준 비교 및 국내 방화댐퍼의 개선점

표 4-14는 미국 방화댐퍼의 기준과 비교하여 국내 방화댐퍼의 기준에 

대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0∼20 % 29명(17 %), 20∼40 % 63명(37 %), 60

∼80 % 72명(43 %)가 조사되었다. 이중 20∼40 %로 응답한 60명은 소방기

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로 미국 기준에 비해 국내 기준이 많이 부족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53 -

0 % ~ 20 % 29 17 %

20 % ~ 40 % 63 37 %

60 % ~ 80 % 72 43 %

80 % ~ 100 % 5 3 %

표 4-14. 미국 방화댐퍼 기준과 비교하여 국내 방화댐퍼 기준의 수준

운영 및 유지관리 81 48 %

설계기준 36 21 %

기술개발 32 19 %

시공분야 15 9 %

기타 3 2 %

응답 없음 2 1 %

표 4-15. 국내 방화댐퍼 기준 중 개선되어야 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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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에서처럼 국내 방화댐퍼 관련 기준 가운데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조사에서는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이 전체의 48 %, 설계기

준 21 %, 기술개발 19 % 기타 12 %로 조사 되었다.

직업
1번

(%)

2번

(%)

3번

(%)

4번

(%)

5번

(%)

합계

(%)

소방공무원
13

(7.7)

13

(7.7)

7

(4.1)

18

(10.7)
- 51

소방관련 법정단체 - -
2

(1.2)

1

(0.6)

1

(0.6)
4

소방 관련 공공기관 - - -
1

(0.6)
- 1

소방시설업(설계, 

공사, 감리)

11

(6.5)

9

(5.3)

5

(3.0)

18

(10.7)

2

(1.2)
45

소방시설관리업
5

(3.0)

9

(5.3)

1

(0.6)

18

(10.7)

2

(1.2)
35

건축설계업 - - -
1

(0.6)
- 1

소방안전관리업

(특급, 1급, 2급, 3급, 보조)

1

(0.6)

2

(1.2)

1

(0.6)

2

(1.2)
- 6

건설기술용역업 - - -
1

(0.6)
- 1

시설물유지관리업
1

(0.6)

3

(1.8)
-

4

(2.4)

1

(0.6)
9

시설물안전진답업 - - - - - 0

연구직(교수, 연구원) - - -
1

(0.6)
- 1

소방용품 또는 

시설 제조업
- -

1

(0.6)
- - 1

기타
3

(1.8)

3

(1.8)
-

8

(4.7)
- 14

합계 34 39 17 73 6 169

9. 귀하는 국내 방화댐퍼 관련 기준 가운데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다

음 중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기술개발

2번: 설계기준

3번: 시공분야

4번: 운영 및 유지관리

5번: 기타

표 4-16. 국내 방화댐퍼 기준 중 개선되어야 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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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은 국내 방화댐퍼 관련 기준 가운데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

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유형을 나타 낸 표이다.

(5) 방화댐퍼의 운영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

표 4-17, 18과 같이 방화댐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형식적인 유지관리 56명(33 %), 운영/유지관리 매뉴

얼 부족 40명(24 %), 방화댐퍼관련 인식 부족 52명(31 %)로 조사 되었다. 

해당 설문을 통해 방화댐퍼의 유지관리 인식부족 및 유지관리를 매뉴얼 

등이 없는 현 실태를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형식적인 유지관리 56 33 %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부족 40 24 %

인력 및 교육 부족 7 4 %

법규 미비로 인한 혼란 14 8 %

방화댐퍼 관련 인식 부족 52 31 %

표 4-17. 방화댐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문제점



- 56 -

직업
1번

(%)

2번

(%)

3번

(%)

4번

(%)

5번

(%)

합계

(%)

소방공무원
19

(11.2)

15

(8.9)

2

(1.2)

3

(1.8)

12

(7.1)

51

(30.2)

소방관련 법정단체
1

(0.6)

2

(1.2)
-

1

(0.6)
-

4

(2.4)

소방 관련 공공기관
1

(0.6)
- - - -

1

(0.6)

소방시설업(설계, 

공사, 감리)

13

(7.7)

10

(5.9)
-

3

(1.8)

19

(11.2)

45

(26.6)

소방시설관리업
7

(4.1)

8

(4.7)

1

(0.6)

3

(1.8)

16

(9.5)

35

(20.7)

건축설계업 - - -
1

(0.6)
-

1

(0.6)

소방안전관리업

(특급, 1급, 2급, 3급, 

보조)

1

(0.6)

3

(1.8)
-

1

(0.6)

1

(0.6)

3

(3.6)

건설기술용역업 - -
1

(0.6)
- -

1

(0.6)

시설물유지관리업
5

(3.0)
-

2

(1.2)
-

2

(1.2)

9

(5.3)

시설물안전진답업 - - - - - -

연구직(교수, 연구원) - -
1

(0.6)
- -

1

(0.6)

소방용품 또는 

시설 제조업
- - - -

1

(0.6)

1

(0.6)

기타
9

(5.3)

2

(1.2)
-

2

(1.2)

1

(0.6)

14

(8.3)

합계 56 40 7 14 52
169

(100)

11. 방화댐퍼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 중 어떤 부분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형식적인 유지관리

2번: 운영, 유지관리 매뉴얼 부족

3번: 인력 및 교육 부족

4번: 법규 미비로 인한 혼란

5번: 방화댐퍼 관련 인식 부족

표 4-18. 방화댐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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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4-19, 20과 같이 방화댐퍼 설치 및 운영에 가장 핵심사항을 

조사한 결과 유지관리 76명(45 %) 제작 및 시공 39명(23 %)로 조사 되었

다. 조사 결과를 통해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 기술개발 32 19 %

설계 18 10 %

제작 및 시공 39 23 %

유지관리 76 45 %

기타 4 3 %

표 4-19. 방화댐퍼 설치 및 운영에 가장 핵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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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1번

(%)

2번

(%)

3번

(%)

4번

(%)

5번

(%)

합계

(%)

소방공무원
10

(5.9)

4

(2.4)

16

(9.5)

21

(12.4)
- 51

소방관련 법정단체
1

(0.6)
-

1

(0.6)

1

(0.6)

1

(0.6)
4

소방 관련 공공기관 - - -
1

(0.6)
- 1

소방시설업(설계, 

공사, 감리)

12

(7.1)

6

(3.6)

12

(7.1)

13

(7.7)

2

(1.2)
45

소방시설관리업
5

(3.0)

7

(4.1)

5

(3.0)

17

(10.1)

1

(0.6)
35

건축설계업 - - -
1

(0.6)
- 1

소방안전관리업

(특급, 1급, 2급, 

3급, 보조)

1

(0.6)
-

2

(1.2)

3

(1.8)
- 6

건설기술용역업 - - -
1

(0.6)
- 1

시설물유지관리업
2

(1.2)
-

2

(1.2)

5

(3.0)
- 9

시설물안전진답업 - - - - -

연구직(교수, 연구원)
1

(0.6)
- - - - 1

소방용품 또는 

시설 제조업
- - -

1

(0.6)
- 1

기타 -
1

(0.6)

1

(0.6)

12

(7.1)
- 14

합계 32 18 39 76 4 169

12. 방화댐퍼 설치 및 운영에 가장 핵심사항은 다음 중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연구, 기술개발

2번: 설계

3번: 제작 및 시공

4번: 유지관리

5번: 기타

표 4-20. 방화댐퍼 설치 및 운영에 가장 핵심사항

표 4-21, 22과 같이 방화댐퍼 설계 및 설치기준이 화재 안전기준에 신

설 필요여부를 조사한 결과 61 %가 필요하다고 조사 되었다. 이 중 화재

안전기준 신설 필요여부는 응답자 대상 소방공무원 84 %, 소방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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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45 %, 소방시설업 38 %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함 42 24 %

필요함 61 37 %

보통 27 17 %

불필요함 23 13 %

전혀 필요 없음 16 9 %

표 4-21. 방화댐퍼 설계 및 설치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신설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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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1번

(%)

2번

(%)

3번

(%)

4번

(%)

5번

(%)

합계

(%)

소방공무원
14

(8.3)

29

(17.2

)

7

(4.1)

1

(0.6)
- 51

소방관련 법정단체
1

(0.6)

2

(1.2)
-

1

(0.6)
- 4

소방 관련 공공기관 -
1

(0.6)
- - - 1

소방시설업(설계, 공사, 

감리)

8

(4.7)

9

(5.3)

10

(5.9)

10

(5.9)

8

(4.7)
45

소방시설관리업
6

(3.6)

11

(6.5)

4

(2.4)

9

(5.3)

5

(3.0)
35

건축설계업 -
1

(0.6)
- - - 1

소방안전관리업

(특급, 1급, 2급, 3급, 

보조)

2

(1.2)

2

(1.2)
-

2

(1.2)
- 6

건설기술용역업
1

(0.6)
- - - - 1

시설물유지관리업
2

(1.2)

3

(1.8)

3

(1.8)
-

1

(0.6)
9

시설물안전진답업 - - - - - 0

연구직(교수, 연구원)
1

(0.6)
- - - - 1

소방용품 또는 

시설 제조업
- - - -

1

(0.6)
1

기타
7

(4.1)

3

(1.8)

3

(1.8)
-

1

(0.6)
14

합계 42 61 27 23 16 169

13. 방화댐퍼 설계 및 설치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내에 신설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1번: 매우 필요함

2번: 필요함

3번: 보통

4번: 불필요함

5번: 전혀 필요 없음

표 4-22. 방화댐퍼 설계 및 설치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신설 필요여부

표 4-23, 24와 같이 방화댐퍼 설계 및 설치기준이 소방시설법에 신설 

필요여부를 조사한 결과 53 %가 필요하다고 조사 되었다. 이 중 화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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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준 신설 필요여부는 응답자 대상 소방공무원 71 %, 소방시설관리업 

40 %, 소방시설업 36 %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함 31 18 %

필요함 56 34 %

보통 41 24 %

불필요함 27 16 %

전혀 필요 없음 14 8 %

표 4-23. 방화댐퍼 유지·관리기준이 소방시설법에 신설 필요여부



- 62 -

직업
1번

(%)

2번

(%)

3번

(%)

4번

(%)

5번

(%)

합계

(%)

소방공무원
11

(6.5)

25

(14.8

)

9

(5.3)

6

(3.6)
- 51

소방관련 법정단체 -
2

(1.2)

1

(0.6)

1

(0.6)
- 4

소방 관련 공공기관 -
1

(0.6)
- - - 1

소방시설업(설계, 공사, 

감리)

8

(4.7)

8

(4.7)

14

(8.3)

8

(4.7)

7

(4.1)
45

소방시설관리업
5

(3.0)

9

(5.3)

7

(4.1)

9

(5.3)

5

(3.0)
35

건축설계업 -
1

(0.6)
- - - 1

소방안전관리업

(특급, 1급, 2급, 3급, 

보조)

2

(1.2)

2

(1.2)
-

2

(1.2)
- 6

건설기술용역업 -
1

(0.6)
- - - 1

시설물유지관리업 -
4

(2.4)

4

(2.4)
-

1

(0.6)
9

시설물안전진답업 - - - - - 0

연구직(교수, 연구원) - -
1

(0.6)
- - 1

소방용품 또는 

시설 제조업
- - - -

1

(0.6)
1

기타
5

(3.0)

3

(1.8)

5

(3.0)

1

(0.6)
- 14

합계 31 56 41 27 14 169

14. 방화댐퍼 유지·관리기준이 ‘소방시설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내

에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매우 필요함

2번: 필요함

3번: 보통

4번: 불필요함

5번: 전혀 필요 없음

표 4-24. 방화댐퍼 유지·관리기준이 소방시설법에 신설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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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온도퓨즈) 26 57 %

전기식(모터식) 4 9 %

가스식 1 2 %

모름 10 21 %

기타 5 11 %

표 4-25. 공조설비 내의 방화댐퍼 설치타입

(5)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

표 4-25에서 공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대상 공조설비 내의 방

화댐퍼의 설치타입을 조사한 결과 기계식 온도퓨즈형 26명(57 %), 전기모

터식 4명(9 %), 가스식 1명, 모른다 10명(21 %)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설

문을 통해 대다수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방화댐퍼의 설치기준, 유지관리

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방화댐퍼의 설비특성, 종류 등은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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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합 2 4 %

적합 6 13 %

보통 35 79 %

부적합 1 2 %

매우 부적합 1 2 %

표 4-26. 설치된 방화댐퍼 타입이 적정한지 여부

표 4-26, 27, 28와 같이 방화댐퍼 타입의 적정성 여부, 주기적인 점검 

실시여부, 점검 주기를 묻는 항목에서 대다수가 응답 없음으로 응답하였

으며 이는 방화댐퍼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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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업장 또는 건축물에서 방화댐퍼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35 %

아니오 65 %

표 4-27. 방화댐퍼의 주기적인 점검 실시여부

설문조사를 통해 방화댐퍼의 설치사유 및 역할은 이해하고 있었으나 

점검 및 유지보수의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였고, 관리주체가 모호하여 점

검 및 유지보수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형식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운영 매뉴얼 등이 없고, 법령 또한 

설치에 대한 기준만 있어 보완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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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2 7 %

분기 1회 2 7 %

반기 1회 4 14 %

연 1회 10 36 %

기타 10 36 %

표 4-28. 방화댐퍼의 점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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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련기준 개선방안

4.2.1. 방화댐퍼 관련 규정의 기준 일원화 및 설치기준 재정비

2장과 3장에서의 연구에서 방화댐퍼와 관련된 규정은 건축법과 배연

설비 검사표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공장 건물의 방화댐퍼는 그 성능기준

만 만족하면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부규정이 없다는 것을 도출

하였다. 방화 댐퍼는 또한 방화구획벽에 본체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현장에서 실제로는 시공에 용이하도록 방화구획벽에서 이격하여 설치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그 내화성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방화

댐퍼 설치 시 반드시 방화댐퍼가 방화벽을 이격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세

부 규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17]

또한 앞선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표 4-29와 같이 방화문과 방화셔터

는 이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2호에서 작동 방법을 감지기와 연동

하여 작동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방화댐퍼만 여전히 실제 화재 시 확실한 

동작 확보가 되지 않는 온도퓨즈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방화댐퍼도 

방화문과 방화셔터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동작확보를 위해 화재 감지기 

연동으로의 설치기준 변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화재 감지기 연동으로 인

한 가장 큰 우려점은 감지기의 오작동인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는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 설치법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 댐퍼

개정 전
감지기 연동, 

온도휴즈
감지기 연동

감지기 연동, 

온도휴즈

개정 후 감지기 연동 감기지 연동
감지기 연동, 

온도휴즈

표 4-29. 방화구획별 댐펴 작동 비교



- 68 -

4.2.2. 방화댐퍼 관련 유지관리의 기준 법제화

방화댐퍼 폐쇄방범의 기본은 스프링, 힌지축, 스핀들의 기계적인 활동

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유사시에 신뢰성 있는 작동을 위해서는 이들 구성

요소들 사이에 결점이 없고 마찰을 적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요소를 통과하는 공기를 완벽히 깨끗하게 하지 못 한다

면, 필연적으로 먼지나 다른 공기로 운반되는 티끌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덕트의 측면이나 바닥, 모서리와 갈라진 틈의 어느 쪽인가에 쌓이게 되

며 이것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구성요소들은 심각한 손상을 받

게 되어 화재발생 시에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17].

현재 방화구획의 관리상태는 소방감리원의 업무 중 소방감리결과보고

서의 ‘35 기타 사항 확인표’ 항목으로만 간단히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

나 세부적인 점검사항과 형태, 규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야 할 것이며, 소방감리원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내용에도 

정기적으로 방화댐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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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공조, 배기덕트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온도에 의한 자동 동작만 하면 

되므로 지금까지 대다수의 건축물에서는 법규 준수와 경제성(비용)을 고

려해 기계식 퓨즈방식(온도퓨즈)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 방식은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소방시설법」이나 「화재안전기준」이 아

닌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서 방화댐퍼의 설치기준을 제시해 그 설치기준이 미흡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제 공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방문해 방화댐퍼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

리실태에 대해 현장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

고 전문가와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방화댐퍼의 설치기

준과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댐퍼 설치 시 방화문과 같이 온도퓨즈 타입은 사용을 금지하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동작 확보가 되도록 화재감지기와 연동하도

록 설치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 단, 감지기와 연동하면 오작동의 우려

가 있기 때문에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둘째, 공조설비 설계 시, 사후 방화댐퍼를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보

조 구조물 혹은 접근통로를 설치하여 점검이 용이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야 한다.

셋째,  방화댐퍼를 소방시설 법적 점검 항목에 포함하여, 소방안전관리

자가 주체가 되어 이를 관리 및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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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건축물의 방화댐퍼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조사기관: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건축도시방재연구실

-연구주관: 정성희 연구원 (010-1234-5678, 이메일: leahjung1212@gmail.com)

-지도교수: 최준호 (051-629-7830)

본 설문조사는 방화댐퍼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실무자들의 의견

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

920009호)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1항(적용의 

일부 제외) 및 통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해, 설문의 응답내용

에 관한 보안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

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설문지는 귀하

의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 시험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거나 망

설이지 마시고 문항을 읽는 즉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가 종사하는 직업군 또는 소속된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소방공무원   ② 소방관련 법정단체    ③ 소방관련 공공기관 

④ 소방시설업(설계,공사,감리)    ⑤ 소방시설관리업    

⑥ 건축설계업  ⑦ 소방안전관리업 (특급, 1급, 2급, 3급, 보조)   

⑧ 건설기술용역업  ⑨ 시설물유지관리업   �� 시설물안전진단업 

�� 연구직 (교수, 연구원)  �� 소방용품 또는 시설 제조업   

�� 기타 (                                )

2. 귀하는 소방분야 현 직군에서의 경력은 얼마입니까?      (      ) 년

3. 귀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가능)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소방설비기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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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설비기사(기계)

⑤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⑥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⑦ 위험물산업기사  ⑧ 위험물기능장   ⑨ 소방안전교육사   

�� 산업안전기사    �� 건축사  

��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3급, 보조 중 선택)

�� 기타 기술사 (          )       �� 기타 기사 (             )

�� 기타 산업기사 (              )

�� 소방관련 대학(원) 졸업 후 경력 (      ) 년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중 선택)

4. 귀하는 ‘방화댐퍼’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실 잘 모르고 있다.

② 부속실의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배출해 설정압 범

위를 유지하게 하는 장치

③ 불꽃이나 연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덕트 내 방화구획 관통부에 설

치하는 장치  

④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며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힘 

⑤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장치

5. 방화댐퍼의 직접적 유지·관리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방안전관리자   ② 산업안전관리자     ③ 시설물 운영관리자 

④ 건축설계업자     ⑤ 건축시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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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방시설점검업자(소방시설관리사 등)

⑦ 소방시설설계업자  ⑧ 소방시설공사업자  ⑨ 소방공사감리업자

�� 소방공무원        �� 건축설비업자     

�� 공인시험평가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등)

�� 기 타 (                                              )

  

6. 귀하는 ‘방화댐퍼’의 설치기준 근거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화재안전기준(NFSC)    

③ 에너지합리화법(공조)   ④ 현재 근거가 없다.   

⑤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⑦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⑧ 사실 잘 모르겠다. 

⑨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⑩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⑪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⑫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⑬ 기 타 (                                              )

7. 귀하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댐퍼 설치위치는 점검 및 유

지보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7-1번으로)     ② 아니오(☞ 7-2번으로)

7-1 귀하가 행하고 있거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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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방화댐퍼의 점검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육안점검  ② 계측기 이용  ③ 시스템 모니터링  ④ 타 

업체나 기관 위탁

⑤ 기타 (                                              )

7-2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점검 자체가 필요없음           ② 주변 배관등의 간섭 

③ 점검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      ④ 점검구가 없음

⑤ 기타 (                                              )

8. 방화댐퍼를 제연설비의 댐퍼(전기식 및 모니터링)처럼 규정을 변경해

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예(☞ 8-1번으로)     ② 아니오(☞ 8-2번으로)

8-1 그 이유는?

① 방화댐퍼의 확실한 동작확보 ② 유지관리의 편의성 

③ 기타(                                        )

8-2 그 이유는?

① 경제성(비용)  ② 필요성이 없음 

③ 기타(                                        )

9. 귀하는 국내 방화댐퍼 관련 기준 가운데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 중 어떤 분야라고 각하십니까?

① 기술개발   ② 설계기준   ③ 시공분야   ④ 운영 및 유지관리

⑤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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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의 경우 방화댐퍼와 관련해 내화성능등급을 구분해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화댐퍼 기준은 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

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0~20 %    ② 20~40 %   ③ 60~80 %   ④ 80~100 %

11. 방화댐퍼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 중 어떤 부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형식적인 유지관리  ② 운영, 유지관리 매뉴얼 부족   ③ 인력 및 

교육 부족

④ 법규 미비로 인한 혼란  ⑤ 방화댐퍼 관련 인식 부족

12. 방화댐퍼 설치 및 운영에 가장 핵심사항은 다음 중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연구, 기술개발   ② 설계   ③ 제작 및 시공   ④ 유지관리

⑤ 기 타 (                                                   )

13. 방화댐퍼 설계 및 설치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내에 신설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보통   ④ 불필요함   

⑤ 전혀 필요 없음

13-1. 그 이유는? 또는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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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방화댐퍼 유지·관리기준이 ‘소방시설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내에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보통   ④ 불필요함   ⑤ 전혀 필요 

없음

14-1. 그 이유는? 또는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                   )

-- 다음 페이지 15번 문항부터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귀 사업장에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공조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16번으로)     ② 아니오(☞설문중지)

16. 공조설비 내의 방화댐퍼의 설치 타입은?

① 기계식(온도퓨즈)  ② 전기식(모터식)  ③ 가스식  ④ 모름  

⑤ 기타 (            )

17. 설치된 방화댐퍼 타입이 귀 사업장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합  ② 적합  ③ 보통  ④ 부적합  ⑤ 매우 부적합 

17-1. 그 이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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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하의 사업장 또는 건축물에서 방화댐퍼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

고 있습니까?

① 예(☞ 18-1번으로)     ② 아니오(☞ 19번으로)  

18-1 점검 주기는 얼마입니까?

① 월1회     ② 분기 1회      ③ 반기 1회      ④ 연 1회     ⑤ 

기타 (          )

19. 귀하의 사업장 또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공조설비 타입은 어떤 

타입입니까?

(                                                              )

20. 귀 사업장 또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공조설비의 규모는 어느 정

도입니까?

(                                                              )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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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Maintenance & Management of Fire 

Dampers in Factory Buildings through a Field Survey and Investigation

Jung, Sung-Hee

Department of Fire Protectio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ducts that pass through the fire protection compartment of the building are 

specified in the "Rules for Standards on the Evacuation and Fire Protection of 

Buildings" to prevent fire propagation and expansion of combustion to install a fire 

damper. Although it is recommended to present the standard and check the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fire test and the fire resistance test method, there is 

no detailed standard for the maintenance, and the operation function is not checked 

and maintained after the fire damper is installed. Since the duct is installed on the 

ceiling side due to the production, the movement of the goods, etc., it can not be 

checked and maintained due to the interference of the piping under the duct and 

the movement of the goods. In the case that the installation type of the fire damper 

is a thermal fuse it is difficult to ensure reliable operation and relia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at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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