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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작성개요

•  본 자료는 교육시설 공제정보망 DB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신청 및 
지급이 완료(2024.12.31.까지)된 건을 기준으로 산정

•  교육시설공제 지급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대학, 기타교육 
시설, 폐지학교, 직속기관이 포함

 항목별 정의

① 공제급여: 재난복구비, 신체손해 배상금·보상금, 재물손해 배상금, 재난복구지원비를 포함

② 연도: 사고연도(사고일자 기준)

③ 화재 원인

기계적 요인

과열·과부하

방화/방화의심

방화

노후 방화의심

오일‧연료누설

기타

부주의

가연물 근접방치

전기적 요인

과부하/과전류

기기(전기, 기계 등) 사용·설치부주의 누전‧지락

담배꽁초 미상

불씨, 불꽃, 화원방치 미확인단락

불장난 반단선

쓰레기 소각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

음식물 조리중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폭죽놀이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기타 층간단락

트래킹에 의한 단락

기타

화학적 요인

자연발화

자연적 요인

돋보기효과

기타 자연적 재해

기타

기타 기타 미상 미상

④ 발화위치 분류

유·초·중등 대학 그 외 
기관 제3자

공용 
공간

관리· 
행정
공간

교수학습공간
교원
지원
공간

급식
공간

기타
공간

보건· 
위생
공간

학생·학습 
지원공간 교육

기본
시설

그 외 
기관

부속
시설

연구
시설

지원
시설

그 외 
기관

제3자
(학교 외 
발화)일반 

교실

특별
교실
(실습)

학생
지원
공간

학습
지원
공간

복도 관리실
(숙직실)

일반
교실 가정실

교사 
(교과) 
연구실

조리실 기계실 보건실 돌봄
교실

다목적
강당

(체육관)
강의실 기타 농장

대학
부설 

연구소

부대
시설 교육관

연결
통로 교무실 특수

학급 과학실 교사
휴게실

학생
식당 기숙사 화장실 학생

휴게실 도서실 교수
연구실

부대
시설

대학원 
연구실

실습
공장

기숙사/
합숙소

지하
주차장 교장실

기타
(일반
교실)

기술실 기타(교원
지원공간)

기타
(급식
공간)

사택
기타 

(학생지원 
공간)

컴퓨터실 대학
본부

수산
가공장 

부대
시설 

학생
기숙사

문화/
전시관

홀 방송실 실과실 온실 기타(학습
지원공간)

부대
시설

연구용 
실험실

연구용 
실험실

청사/
행정동

기타
(공용
공간)

인쇄실 음악실 전기실 실험
실습실

임산
가공장 기타

창고
기타

(특별교실
(실습))

기타
(기타 
공간)

정보
전산원

주택/
아파트

행정실 체육관

회의실 학생회관

기타
(관리 
행정
공간)

행정실

  실험실습실    급식공간  |  공간별 분석을 위해 발화위치 분류를 재그룹핑 하여 분석

※ 화재 발화 위치는 학교급별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 유형을 다르게 적용하여 분석함.

- 유·초·중등 교육기관은 교육기본통계의 실용도별 현황 기준

-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2]의 교사시설 구분을 기준으로 재분류

 해석 시 유의 사항 

① 2023 교육시설 재난정보집의 화재 피해 건수와 공제급여 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

- 이전 연도 피해 건의 공제급여 추가 지급 및 환입 등으로 인한 변동

② 피해 건수는 동일 사고번호로 여러 번 지급된 경우에도 1건으로 집계함. 

③ 공제급여 지급액은 천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단위 변환으로 인해 합계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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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클라우드로 살펴본 교육시설 화재 피해

요  약

•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화재 장소, 발화 위치, 화재 원인, 피해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함.

•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 원인 미상, 일반교실, 과열, 기타 공간, 전소, 천장, 급식실, 그을림, 화장실 순

•  교육시설 화재의 주요 패턴
- 화재 원인: 전기적 요인, 과열, 누전, 담배꽁초
- 화재 장소: 일반교실, 급식실, 기타공간, 화장실, 특별교실 등
- 세부 위치: 천장, 전기시설, 배전반, 전열기구
- 피해 특징: 전소, 그을림, 내부마감재, 냉난방기 관련 화재

5년간(2020~2024년) 화재 피해 현황01

 최근 5년간 교육시설 화재는 총 429건, 연평균 약 86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연도별 변동 폭이 크지 않으나, 
2022년(96건), 2023년(98건)에 피해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공제급여 지급액은 피해 건수와 대체로 비례하지만, 2022년에는 피해 건수가 96건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급여 
지급액이 60.8억 원으로 감소하는 특이점이 나타남.

- 반면, 2023년(98건)은 105.5억 원으로 증가해, 피해 건수만으로 피해 규모를 설명하기 어려움을 시사함.

 사상자 수는 연도별 변동성이 크며, 2022년(56명)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음. 그러나 해당 연도의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해 건수 및 사상자 수와 공제급여 지급액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움.

 이에 따라 화재 피해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화재 원인, 발화 위치, 공제급여 지급액을 다각도에서 분석해보고자 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피해 건수 75 84 96 98 76 429

공제급여 지급액 68.9 84.9 60.8 105.5 47.8 367.9

사상자 수 47 7 56 31 36 177

주 1) 최근 5개년(2020~2024년) 교육시설 공제급여 화재 피해 지급 완료 건
    2) 발췌일: 2025. 1. 3., 교육시설 공제정보망

<표 8-1>	연도별	화재	피해	현황 (단위: 건, 억원, 명)

<그림 8-1>	연도별	화재	피해	현황 (단위: 건, 억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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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2020~2024년) 화재 원인02

  기계적요인       방화/방화의심       부주의       전기적요인       화학적요인       자연적요인       기타       미상

미확인단락,	56

기타,	36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22

누전·지락,	16 층간단락,	8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45

미상,	80

음식물	조리중,		
16

기기(전기,		
기계	등)	
사용·설치	
부주의,	9

불씨,	불꽃,	
화원방치,	5

기타,	3

자연적	재해,	
6

기타,	2

기타,	3

자연발화,	3

방화,	3 방화의심,	3

돋보기	효과,	1

가연물	
근접
방치,2

쓰레기		
소각,	1

폭죽
놀이,	1

불장난,		
4

담배꽁초,		
15

과열·과부하,	22

노후,	6

기타,	17

기타,	4

오일·연료누설,	1

미
상,	
	1
반
단
선,	
	1

트래킹에	의한	
단락,	15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	8

과부하/과전류,	
14

<그림 8-4>	5년간	누적	화재	세부	원인별	피해	현황 (단위: 건)

 최근 5년간 화재 원인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8-2>와 같이 전기적 요인(222건, 51.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 미상(80건, 18.6%), 부주의(56건, 13.1%), 기계적요인(33건, 7.6%), 기타(17건, 4.0%), 자연적 
요인(9건, 2.1%), 방화/방화의심 및 화학적요인(각 6건, 1.4%) 순으로 나타남.  

 반면, 소방청에서 발표한 전국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그림 8-3>과 같이 부주의(205,498건, 52.7%)가 가장 큰 발화 
요인임.

-  그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95,759건, 24.5%), 기계적요인(42,782건, 11.0%), 미상(37,047건, 9.5%), 방화/방화의심 
(9,103건, 2.3%) 순으로 나타남. 

 교육시설 화재 원인과 소방청의 전국 화재 원인을 비교하면, 주요 원인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

-  교육시설에서는 전기적요인(222건, 51.8%)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전국적으로는 부주의(205,498건, 52.7%)가 가장 
큰 원인임. 

-  이는 교육시설이 전기적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기적인 전기 안전 점검과 설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화재 원인을 트리맵으로 시각화하면 <그림 8-4>와 같이 전기적 요인(222건, 51.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미상(80건, 18.6%)과 부주의(56건, 13.1%)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전기적 요인) 주요 세부 원인은 미확인단락(56건, 13.1%),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45건, 10.5%), 기타(36건, 8.4%),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22건, 5.1%), 누전·지락(16건, 3.7%) 등이 있음. 이러한 세부 원인들은 일정한 패턴 없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적 화재가 설비 상태와 주변 환경 요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보여줌. 

-  (미상) 원인 미상의 화재는 현장이 훼손되거나, 전소되는 등 화재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로 화재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부주의) 부주의의 세부 원인은 음식물 조리중(16건, 3.7%), 담배꽁초(15건, 3.5%), 기기 사용·설치 부주의(9건, 2.2%), 
불씨, 불꽃, 화원방치(5건, 1.2%) 등이 포함됨. 

 <표 8-2>에서 화재 원인별 피해 건수, 공제급여 지급액, 사상자 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음.

-  (공제급여 지급액) 공제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기적요인(19,851백만원, 53.9%), 원인 미상 화재(10,128백만원, 
27.5%), 부주의로 인한 화재(5,459백만원, 14.9%)에서 많은 금액이 지급됨

-  (사상자 수) 사상자는 기계적 요인 중 과열·과부하(26명, 14.7%)로 인한 화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다음으로 
담배꽁초(20명, 11.3%), 음식물 조리중(18명, 10.2%) 화재가 뒤를 이음.

<그림 8-2>	교육시설	화재	원인	현황(2020~2024)
(단위: 건)

<그림 8-3>	전국	주요	화재	원인	현황(2014~2023)
(단위: 건)

출처: 교육시설 공제정보망(2020~2024) 출처: 소방청 2023년도 화재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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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2020~2024년) 화재 발화위치03
화재원인 화재 상세원인

피해 건수 공제급여 지급액 사상자 수

비율 비율 비율

합계 429 100.0 36,793 100.0 177 100.0 

기계적요인

과열·과부하 22 5.1 504 1.4 26 14.7 

노후 6 1.4 63 0.2 - -

오일·연료누설 1 0.2 5 0.0 - -

기타 4 0.9 89 0.2 - -

방화/방화의심
방화 3 0.7 107 0.3 - -

방화의심 3 0.7 14 0.0 - -

부주의

가연물 근접방치 2 0.5 37 0.1 4 2.3 

기기(전기, 기계 등) 사용·설치 부주의 9 2.2 427 1.2 - -

담배꽁초 15 3.5 689 1.9 20 11.3 

불씨, 불꽃, 화원방치 5 1.2 72 0.2 - -

불장난 4 0.9 80 0.2 2 1.1 

쓰레기 소각 1 0.2 19 0.1 - -

음식물 조리중 16 3.7 4,122 11.2 18 10.2 

폭죽놀이 1 0.2 2 0.0 - -

기타 3 0.7 11 0.0 - -

전기적요인

과부하/과전류 14 3.3 200 0.5 - -

누전·지락 16 3.7 650 1.8 12 6.8 

미상 1 0.2 614 1.7 - -

미확인단락 56 13.1 5,441 14.8 2 1.1 

반단선 1 0.2 14 0.0 - -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 8 1.9 416 1.1 - -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45 10.5 4,339 11.8 9 5.1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22 5.1 1,849 5.0 6 3.4 

층간단락 8 1.9 1,067 2.9 - -

트래킹에 의한 단락 15 3.5 923 2.5 5 2.7

기타 36 8.4 4,338 11.8 12 6.8 

화학적요인
자연발화 3 0.7 11 0.0 - -

기타 3 0.7 85 0.2 - -

자연적요인

돋보기 효과 1 0.2 56 0.2 - -

자연적 재해 6 1.4 106 0.3 - -

기타 2 0.5 65 0.2 - -

기타 기타 17 4.0 250 0.7 7 4.0 

미상 미상 80 18.6 10,128 27.5 54 30.5 

<표 8-2>	5년간	누적	화재	세부	원인별	피해	현황(피해	건수,	공제급여	지급액,	사상자	수) (단위: 건, 백만원, 명, %)

<그림 8-5>	5년간	누적	화재	발화위치별	피해	건수 (단위: 건)

 학교급별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화재 발생 위치를 분석함. 

-  유·초·중등은 교육기본통계에서 관리하는 실용도별 현황을 기준으로,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2]’에서 규정하는 
교사시설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리함.

 최근 5년간 화재 발화위치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8-5>와 같이 나타남. 

-  (유·초·중등) 유·초·중등에서는 기타공간(93건, 21.7%)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교수학습공간(52건, 12.0%), 
급식공간(36건, 8.4%), 관리·행정공간(29건, 6.8%) 등에서도 피해가 집중됨. 

-  (대학) 대학은 교육기본시설(39건, 9.1%), 실험실습실(28건, 6.5%), 지원시설(12건, 2.8%) 순으로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음. 

-  (그 외 기관/제3자) 그 외 기관(15건, 3.5%)은 교육원과 도서관 등 교육시설에 소속된 기관이 포함되며, 제3자(2건, 
0.5%)는 학교 외에서 발화된 화재가 학교로 이어진 경우로 산불 등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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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등       대학       그 외 기관       제3자

<그림 8-6>	5년간	누적	화재	발화위치별	피해	현황 (단위: 건)

 화재 발화위치를 트리맵으로 시각화한 결과(<그림 8-6> 참조), 유·초·중등에서는 기타공간(93건, 21.7%), 교수학습공간 
(52건, 12.0%)과 급식공간(36건, 8.4%)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공간) 기계실, 전기실, 옥상,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포함되며, 이 공간들은 전기·기계 설비가 집중된 곳으로 관리 
상태에 따라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교수학습공간) 일반교실, 특별교실, 다목적교실 등이 포함되며, 학생과 교직원이 상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안전 확보가 중요함. 

-  (급식공간) 고온·가열 장비와 전기·가스 설비를 사용하며, 기름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화재 위험이 높음.

 대학의 화재는 교육기본시설(39건, 9.1%), 실험실습실(28건, 6.5%), 지원시설(12건, 2.8%)에서 많이 발생함. 

-  (교육기본시설) 강의실, 교수연구실, 부대시설, 정보전산원, 체육관 등이 포함되며, 노후화된 전기 설비, 전자기기 사용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함. 

-  (실험실습실) 실험 장비 및 화학 시료 사용 등으로 일반 강의실보다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화재 확산 경로가 복잡 
하여 맞춤형 화재 안전 관리가 필요함. 

 <표 8-3>에서 화재 원인별 피해 건수, 공제급여 지급액, 사상자 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음.

-  (공제급여 지급액) 유·초·중등에서는 공용공간(7,662백만원, 20.8%)에서 가장 많은 공제급여가 지급되었고, 대학은 
교육기본시설(6,851백만원, 18.6%)의 지급액이 가장 높음.

-  (사상자 수) 유·초·중등에서는 급식공간(51명, 28.8%)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 이는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화재 
발생 위치에 따라 인명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8-7>	화재	발화위치별	피해	비율(유·초·중등)
(단위: %)

<그림 8-8>	화재	발화위치별	피해	비율(대학)
(단위: %)

주) 유·초·중등 총 화재 피해 건수 313건을 100%로 할 때 비율 주) 대학 총 화재 피해 건수 99건을 100%로 할 때 비율

발화위치 
대분류

발화위치 
중분류

피해 건수 공제급여 지급액 사상자 수

비율 비율 비율

합계 429 100.0 36,793 100.0 177 100.0

유·초·중등

공용공간 21 4.9 7,662 20.8 2 1.1

관리·행정공간 29 6.8 1,104 3.0 21 11.9

교수학습공간 52 12.0 4,261 11.6 24 13.6

교원지원공간 10 2.3 513 1.4 - -

기타공간 93 21.7 1,914 5.2 26 14.7

보건·위생공간 25 5.8 414 1.1 34 19.1

실험실습실 24 5.6 1,112 3.0 1 0.6

급식공간 36 8.4 4,419 12.0 51 28.8

학생·학습지원공간 23 5.4 2,385 6.5 7 4.0

대학

교육기본시설 39 9.1 6,851 18.6 2 1.1

그 외 기관 1 0.2 20 0.1 - -

부속시설 11 2.6 286 0.8 - -

실험실습실 28 6.5 3,712 10.1 6 3.4

연구시설 8 1.9 138 0.4 - -

지원시설 12 2.8 1,477 4.0 3 1.7

그 외 기관 15 3.5 495 1.3 - -

제3자(학교 외 발화) 2 0.5 29 0.1 - -

<표 8-3>	5년간	누적	화재	발화위치별	피해	현황(피해	건수,	공제급여	지급액,	사상자	수) (단위: 건, 백만원, 명, %)

기타공간,	93

유·초·중등 대학

교수학습공간,	52

급식공간,	36

관리·행정공간,	29

실험실습실,	24

공용공간,	21

교원지원공간,	10
학생·학습지원공간,	23

보건·위생공간,	25

교육기본시설,	39

지원시설,	12 부속시설,	11 연구시설,	
8

그	외	기관,	1

그	외	기관,	15

제
	3
자,
	2

실험실습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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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2020~2024년) 화재 원인×학교급04

<그림 8-9>	5년간	누적	화재	원인×학교급	피해	비율(피해	건수) (단위: %)

1) 피해 건수
 최근 5년간 학교급별 화재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표 8-4> 참조), 고등학교(115건, 26.8%), 초등학교(110건, 25.6%), 
대학(98건, 22.8%) 순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함.

-  (고등학교) 미상(25건), 전기적요인의 미확인단락(16건), 부주의로 인한 음식물 조리중(10건) 화재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미상(21건), 전기적요인 중 미확인단락(13건)과 기타(12건) 순으로 발생함.

-  (대학) 전기적요인의 미확인단락(18건)과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16건)이 가장 큰 원인이며, 미상(15건)이 그 뒤를 이음. 

 학교급별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그림 8-9> 참조), 모든 학교급에서 전기적 요인 피해가 가장 많았음. 

-  (초·중등)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전기적 요인이 전체 화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초 53.6%, 중 46.3%, 고 47.0%), 
화재 원인별 분포도 유사함.

-  (대학) 대학도 전기적요인(61.2%)이 주요 화재 원인이지만, 화학적 요인(5.1%)의 비율이 타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실험실 등에서의 화학 반응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  (폐지학교) 타 학교급과 달리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비율이 28.6%로 높게 나타남.

화재원인 화재 상세원인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대학 기타 
교육시설 폐지학교 직속기관

합계 429 13 110 67 115 3 1 98 2 7 13

기계적요인

과열·과부하 22 1 6 2 8 - - 3 1 - 1

노후 6 -　 - 2 2 - - 2 - - -

오일·연료누설 1 - 1 - - - - - - - -

기타 4 2 1 - 1 - - - - - -

방화/방화의심
방화 3 - - 2 - - - 1 - - -

방화의심 3 - 3 - - - - - - - -

부주의

가연물 근접방치 2 - 1 1 - - - - - - -

기기(전기, 기계 등) 
사용·설치부주의

9 - 2 - 3 - - 4 - - -

담배꽁초 15 - 1 1 5 - - 7 - - 1

불씨, 불꽃, 화원방치 5 - 1 2 1 - - - - 1 -

불장난 4 - - 3 1 - - - - - -

쓰레기 소각 1 - 1 - - - - - - - -

음식물 조리중 16 - 3 3 10 - - - - - -

폭죽놀이 1 - 1 - - - - - - - -

기타 3 - 1 - - - - 1 - - 1

전기적요인

과부하/과전류 14 - 4 2 2 - - 6 - - -

누전·지락 16 1 5 3 5 - - 1 - 1 -

미상 1 - - - 1 - - - - - -

미확인단락 56 2 13 7 16 - - 18 - - -

반단선 1 - - - - - - 1 - - -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 8 - 1 2 3 - - 2 - - -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45 - 7 9 9 1 - 16 - - 3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22 2 9 2 5 - - 4 - - -

층간단락 8 　- 1 2 1 - - 3 - - 1

트래킹에 의한 단락 15 1 7 - 3 - - 4 - - -

기타 36 2 12 4 9 - 1 5 - 1 2

화학적요인
자연발화 3 - 1 - - - - 2 - - -

기타 3 - - - - - - 3 - - -

자연적요인

돋보기 효과 1 - - - 1 - - - - - -

자연적 재해 6 - 1 2 1 - - - - 2 -

기타 2 - 1 1 - - - - - - -

기타 기타 17 1 5 4 3 2 - - - - 2

미상 미상 80 1 21 13 25 - - 15 1 2 2

<표 8-4>	5년간	누적	화재	원인×학교급	피해	현황(피해	건수) (단위: 건)

  기계적요인       방화/방화의심       부주의       전기적요인       화학적요인       자연적요인       기타       미상

10.0 14.9 17.4
12.2

15.4

61.5

53.6 46.3
47.0

33.3

100.0 61.2

28.6

46.2

5.1

28.6

7.7

66.7

15.4

23.1

50.0

7.7
19.1 19.4 21.7

15.3

50.0

28.6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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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0>	5년간	누적	화재	원인×학교급	피해	비율(공제급여	지급액) (단위: %)

2) 공제급여 지급액
 최근 5년간 학교급별 공제급여 지급액은 대학(12,473백만원, 33.9%), 고등학교(9,789백만원, 26.6%), 초등학교 
(5,793백만원, 15.7%) 순으로 많음(<표 8-5> 참조). 

-  (대학) 공제급여 지급액이 많은 화재 원인은 미상 화재(6,347백만원), 전기적 요인 중 미확인단락(2,540백만원),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870백만원) 순임.

-  (고등학교) 부주의(음식물 조리중, 4,055백만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기적 요인의 미확인단락(2,193백만원)과 
원인 미상(839백만원)이 뒤를 이음.

-  (초등학교) 원인 미상(2,070백만원) 화재 피해가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의 접촉 불량(895백만원), 
기타(771백만원) 순으로 지급액이 많았음.

 학교급별 공제급여 지급 비율을 보면(<그림 8-10> 참조), 

-  (유·초·중등) 대부분 학교급에서 전기적 요인의 지급 비율이 높음. 특히 고등학교는 부주의(음식물 조리중 화재)로 인한 
지급액 비율(47.3%)이 높게 나타남. 

-  (대학·폐지학교) 미상 화재의 지급 비율(각 50.9%, 76.5%)이 가장 높음.

-  (기타교육시설) 기계적 요인 화재의 지급 비율(85.2%)이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임. 

화재원인 화재 상세원인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대학 기타 
교육시설 폐지학교 직속기관

합계 36,793 3,129 5,793 4,294 9,789 332 1 12,473 76 451 454

기계적요인

과열·과부하 504 43 28 55 238 - - 49 65 - 25

노후 63 - - 40 8 - - 15 - - -

오일·연료누설 5 - 5 - - - - - - - -

기타 89 69 2 - 18 - - - - - -

방화/방화의심
방화 107 - - 49 - - - 58 - - -

방화의심 14 - 14 - - - - - - - -

부주의

가연물 근접방치 37 - 17 20 - - - - - - -

기기(전기, 기계 등) 
사용·설치부주의

427 - 59 - 148 - - 221 - - -

담배꽁초 689 - 3 7 404 - - 247 - - 28

불씨, 불꽃, 화원방치 72 - 36 11 15 - - - - 10 -

불장난 80 - - 74 7 - - - - - -

쓰레기 소각 19 - 19 - - - - - - - -

음식물 조리중 4,122 - 14 52 4,055 - - - - - -

폭죽놀이 2 - 2 - - - - - - - -

기타 11 - 3 - - - - 3 - - 4

전기적요인

과부하/과전류 200 - 72 2 47 - - 79 - - -

누전·지락 650 7 264 19 352 - - 6 - 3 -

미상 614 - - - 614 - - - - - -

미확인단락 5,441 265 262 181 2,193 - - 2,540 - - -

반단선 14 - - - - - - 14 - - -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 416 - 9 106 217 - - 84 - - -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4,339 - 552 2,450 233 325 - 646 - - 133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1,849 2 895 6 75 - - 870 - - -

층간단락 1,067 - 491 526 11 - - 32 - - 6

트래킹에 의한 단락 923 6 49 - 55 - - 813 - - -

기타 4,338 2,669 771 141 154 - 1 359 - 63 182

화학적요인
자연발화 11 - 7 - - - - 4 - - -

기타 85 - - - - - - 85 - - -

자연적요인

돋보기 효과 56 - - - 56 - - - - - -

자연적 재해 106 - 34 5 36 - - - - 31 -

기타 65 - 31 33 - - - - - - -

기타 기타 250 56 87 76 15 8 - - - - 9

미상 미상 10,128 13 2,070 440 839 - - 6,347 11 345 64

<표 8-5>	5년간	누적	화재	원인×학교급	피해	현황(공제급여	지급액) (단위: 백만원)

  기계적요인       방화/방화의심       부주의       전기적요인       화학적요인       자연적요인       기타       미상

2.6
3.8

47.3

3.8

7.2

94.2

58.1

79.9

40.4

97.7 100.0

43.6

14.5

71.0

6.8

3.6

85.2

1.8 2.3

35.7

10.2 8.6

50.9

14.8

76.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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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2020~2024년) 화재 원인×시도05

<그림 8-11>	5년간	누적	화재	원인×시도	피해	비율(피해	건수) (단위: %)

1) 피해 건수
 최근 5년간 시도별 화재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표 8-6> 참조), 서울(77건, 17.9%), 경기(68건, 15.9%), 경남(36건, 
8.4%) 순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함. 

- (서울) 전기적 요인(48건), 미상(15건), 부주의(10건) 순으로 화재가 발생함.

- (경기) 전기적 요인(32건), 부주의(14건), 기타(7건) 순으로 나타남. 

- (경남) 전기적 요인(19건), 미상(6건), 부주의(5건) 순으로 나타남.

 <그림 8-11>를 살펴보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60% 이상인 시도는 제주(70.6%)와 전남(68.8%), 세종(66.7%), 
대구(63.6%), 서울(62.3%) 순임을 알 수 있음. 

 그 외의 화재 원인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 (미상) 강원(34.6%), 인천(33.3%), 광주(28.6%)에서 피해 발생 비율이 높음.

-  (부주의) 경기 및 경북(각 20.6%), 충북(15.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는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 
피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자연적 요인) 충북(7.7%), 제주(5.9%), 부산(4.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는 지리적 특성, 기후 조건, 
인프라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됨.

화재
원인 화재 상세원인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429 77 24 11 18 14 20 10 3 68 26 13 26 16 16 34 36 17 

기계적 
요인

과열·과부하 22 -　　 1 1 1 1 -　 1 - 6 2 -　　 2 1 -　 4 2 -　

노후 6 2 - - - 2 - - - - - 1 - - - - 1 -

오일·연료누설 1 - - - - - 1 - - - - - - - - - - -

기타 4 - - 1 - - 1 - - - - - 1 - - - 1 -

방화/ 
방화의심

방화 3 - 1 - - - - - - - 1 - - - 1 - - -

방화의심 3 1 - - - - - - - - - - - 1 - - 1 -

부주의

가연물 근접방치 2 1 - - - - - - - - - - - - - - 1 -

기기(전기, 기계 등) 
사용·설치부주의

9 - 1 - 2 - - - - 1 - - - - 1 2 1 1 

담배꽁초 15 5 1 1 - - 1 1 - 3 - - 1 - - 1 1 -

불씨, 불꽃, 화원방치 5 1 - - - - - - - 3 - - - - - - - 1 

불장난 4 1 - - - 1 - - - 1 - - - - - 1 - -

쓰레기 소각 1 - - - - - - - - - - - - - 1 - - -

음식물 조리중 16 1 - - - - 2 - - 6 - 1 1 1 - 3 1 -

폭죽놀이 1 - - - - - - - - - - - 1 - - - - -

기타 3 1 - - - - - - - - - 1 - - - - 1 -

전기적 
요인

과부하/과전류 14 2 1 - 2 1 3 - - 1 - - 2 - 1 - - 1 

누전·지락 16 - 1 - 1 - - 1 - 2 1 1 1 1 1 3 3 -

미상 1 - - - - - - - - 1 - - - - - - - -

미확인단락 56 16 5 2 1 - - 2 - 7 3 2 3 1 2 4 5 3 

반단선 1 - - - - - - - - - 1 - - - - - - -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 8 1 1 1 - 1 - 1 - 2 - - - - - - 1 -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45 10 2 - 1 3 3 - - 7 3 - 2 3 4 1 4 2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22 5 2 - - 1 - - 2 4 - 1 2 2 - 1 - 2 

층간단락 8 4 - 2 - - - - - 1 - - - - 1 - - -

트래킹에 의한 단락 15 6 1 - - - - - - 4 2 - - 1 - - 1 -

기타 36 4 - 2 2 - 4 - - 3 2 1 3 1 2 3 5 4 

화학적 
요인

자연발화 3 1 - - - - - - - 1 - - 1 - - - - -

기타 3 - - - 1 - - 1 - 1 - - - - - - - -

자연적 
요인

돋보기 효과 1 - - - 1 - - - - - - - - - - - - -

자연적 재해 6 - - - - - - - - 1 1 1 1 - - 1 - 1 

기타 2 -　 1 - - - - - - - - - - - - - 1 -

기타 기타 17 - 1 - - - 1 -　 1 7 1 2 2 -　 -　 2 - -　

미상 미상 80 15 5 1 6 4 4 3 - 6 9 2 3 4 2 8 6 2 

<표 8-6> 5년간	누적	화재	원인×시도	피해	현황(피해	건수) (단위: 건)

  기계적요인       방화/방화의심       부주의       전기적요인       화학적요인       자연적요인       기타       미상

6.3

6.3

13.0 8.3

9.1

11.1

15.0
10.0

20.6
15.4 11.5 6.3

12.5

20.6 13.9

11.8

62.3
54.2

63.6

38.9

42.9 50.0

40.0

66.7

47.1

46.2

38.5
50.0 56.3

68.8
35.3

52.8

70.6

10.0

4.2

7.7

5.9

18.2 21.4
10.0 7.7 7.7 11.5

6.3

33.3
10.3

15.4

7.7
19.5 20.8

9.1

33.3 28.6
20.0

30.0 34.6

15.4 11.5

25.0

12.5
23.5

16.7
11.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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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2>	5년간	누적	화재	원인×시도	피해	비율(공제급여	지급액) (단위: %)

2) 공제급여 지급액
 최근 5년간 시도별 공제급여 지급액은 서울(13,170백만원, 35.8%), 경기(6,204백만원, 16.9%), 제주(3,072백만원, 8.3%) 
순으로 많았음(<표 8-7> 참조).

 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의 시도에서 주요 화재 원인으로 나타나, 공제급여 지급액 비율이 높음(<그림 8-12> 참조).

- 충북, 대구, 충남, 제주, 전남에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공제급여 지급 비율이 80% 이상으로 특히 높음.

-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대전 역시 전기적 요인의 지급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함. 

 그 외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제급여 지급 비율이 높은 시도는 다음과 같음.

- (미상) 인천(90.8%), 경남(57.9%), 강원(46.6%) 순으로 지급 비율이 높음.

- (기타) 세종(65.5%)은 특정 원인이 아닌 기타 원인의 화재로 인한 지급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부주의) 전북(66.1%)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음식물 조리중 화재 피해의 영향이 큼.

화재
원인 화재 상세원인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6,793 13,170 1,225 210 2,510 413 535 510 31 6,204 775 630 742 2,485 487 1,482 2,311 3,072 

기계적 
요인

과열·과부하 504 - 7 9 17 16 - 27 - 138 60 - 23 30 - 102 76 - 

노후 63 8 - - - 30 - - - - - 8 - - - - 16 - 

오일·연료누설 5 - - - - - 5 - - - - - - - - - - - 

기타 89 - - - - - 69 - - - - - 18 - - - 2 - 

방화/ 
방화의심

방화 107 - 58 - - - - - - - 1 - - - 48 - - - 

방화의심 14 3 - - - - - - - - - - - 3 - - 9 - 

부주의

가연물 근접방치 37 20 - - - - - - - - - - - - - - 17 - 

기기(전기, 기계 등) 
사용·설치부주의

427 - 75 - 61 - - - - 22 - - - - 1 113 32 123 

담배꽁초 689 468 96 3 - - 2 28 - 11 - - 19 - - 14 47 - 

불씨, 불꽃, 화원방치 72 15 - - - - - - - 55 - - - - - - - 2 

불장난 80 3 - - - 7 - - - 7 - - - - - 63 - - 

쓰레기 소각 19 - - - - - - - - - - - - - 19 - - - 

음식물 조리중 4,122 14 - - - - 8 - - 1,967 - 13 4 1,642 - 469 5 - 

폭죽놀이 2 - - - - - - - - - - - 2 - - - - - 

기타 11 3 - - - - - - - - - 4 - - - - 3 - 

전기적 
요인

과부하/과전류 200 21 23 - 17 8 64 - - 41 - - 12 - 12 - - 3 

누전·지락 650 - 7 - 54 - - 190 - 211 30 3 6 14 112 12 12 - 

미상 614 - - - - - - - - 614 - - - - - - - - 

미확인단락 5,441 3,170 109 24 7 - - 130 - 444 178 503 554 100 36 110 54 21 

반단선 14 - - - - - - - - - 14 - - - - - - -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 416 31 12 91 - 72 - 15 - 104 - - - - - - 91 -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4,339 2,444 343 - 1 69 18 - - 659 73 - 12 446 146 71 35 24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1,849 854 30 - - 44 - - 11 800 - 9 49 4 - 2 - 45 

층간단락 1,067 550 - 9 - - - - - 499 - - - - 9 - - - 

트래킹에 의한 단락 923 605 265 - - - - - - 31 19 - - 2 - - 2 - 

기타 4,338 145 - 61 7 - 194 - - 318 1 63 24 61 83 164 539 2,679 

화학적 
요인

자연발화 11 4 - - - - - - - 7 - - - - - - - - 

기타 85 - - - 12 - - 64 - 9 - - - - - - - - 

자연적 
요인

돋보기 효과 56 - - - 56 - - - - - - - - - - - - - 

자연적 재해 106 - - - - - - - - 9 34 4 1 - - 21 - 36 

기타 65 - 31 - - - - - - - - - - - - - 33 - 

기타 기타 250 - 35 - - - 24 - 20 145 4 9 6 - - 5 - - 

미상 미상 10,128 4,811 133 13 2,279 167 152 56 - 114 362 13 12 183 22 336 1,337 138 

<표 8-7>	5년간	누적	화재	원인×시도	피해	현황(공제급여	지급액) (단위: 백만원)

  기계적요인       방화/방화의심       부주의       전기적요인       화학적요인       자연적요인       기타       미상

9.8
4.0

14.0

2.4

33.2

2.8
3.4

66.1
44.5

4.5
4.1

59.4

64.4 88.2

3.4

46.6
51.4

65.6

34.5

59.9

40.7

91.6
88.6

25.2

81.6

24.2

31.7

90.3

12.6

4.3
11.1 13.7

7.7 5.5

65.5

2.3

36.5

10.9 6.2

90.8

40.5

28.5

10.9

46.6

2.1 7.4 4.5

22.7

57.9

4.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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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2020~2024년) 화재 발화위치×학교급06     

<그림 8-13>	5년간	누적	화재	발화위치별×학교급	피해	비율(피해	건수) (단위: %)

1) 피해 건수
 최근 5년간 학교급별 화재 피해 건수는 고등학교(115건, 26.8%), 초등학교(110건, 25.6%), 대학(98건, 22.8%) 순으로 
많음(<표 8-8> 참조).

 학교급별 화재 발생 위치를 분석한 결과(<그림 8-13> 참조), 각 학교급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는 주요 공간이 다르게 나타남.

- (유치원) 공용공간(46.2%)과 기타공간(38.5%)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일부는 교수학습공간(15.4%)에서 발생함.

-  (초·중등) 기타공간(초 30.0%, 중 19.4%, 고 32.2%)에서 주로 화재가 발생했고, 교수학습공간(초 15.5%, 중 17.9%, 
고 16.5%)과 급식공간(초 13.6%, 중 11.9%, 고 11.3%)에서도 높은 비율로 발생함. 

-  (대학) 유·초·중등과 달리 교육기본시설(39.8%)에서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실험실습실(28.6%)과 지원시설 
(12.2%)에서도 비율이 높음.

-  (특수·기타학교) 특수학교는 실험실습실 및 학생·학습지원공간(각 33.3%)에서 주로 발생하며, 기타학교는 기타공간 
(100.0%)에서 화재가 발생함.

발화위치 
대분류

발화위치 
중분류 전체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기타
학교 대학

기타
교육
시설

폐지
학교

직속
기관

합계 429 13 110 67 115 3 1 98 2 7 13

유·초·중등

공용공간 21 6 3 7 5 - - - - -

관리·행정공간 29 -　 10 9 9 - - - 1 -

교수학습공간 52 2 17 12 19 - - - 2 -

교원지원공간 10 　- 4 1 5 - - - - -

기타공간 93 5 33 13 37 - 1 1 3 -

보건·위생공간 25 - 8 8 9 - - - - -

실험실습실 24 - 7 4 12 1 - - - -

급식공간 36 - 15 8 13 　- - - - -

학생·학습지원공간 23 - 13 4 5 1 - - - -

대학

교육기본시설 39 39 - - -

그 외 기관 1 1 - - -

부속시설 11 10 1 - -

실험실습실 28 28 - - -

연구시설 8 8 - - -

지원시설 12 12 - - -

그 외 기관 15 - - - 1 - - - - 1 13

제3자(학교 외 발화) 2 - - 1 -　 1 - - - - -

<표 8-8>	5년간	누적	화재	발화위치별×학교급	피해	현황(피해	건수) (단위: 건)

	공용공간			 	관리·행정공간			 	교수학습공간			 	교원지원공간			 	기타공간			 	보건·위생공간			 	실험실습실			 	급식공간			 	학생·학습지원공간			 	그	외	기관			 		학교	외	발화

	교육기본시설			 	그	외	기관			 	부속시설			 	실험실습실			 	연구시설			 	지원시설

	기타공간			 	부속시설	

유 · 초 · 중 등

대 학    

기타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폐지학교 직속기관 대학

15.4

15.5

13.6

13.4

17.9

11.9

16.5

11.3

14.3

28.6

33.3

33.3

28.6

12.2

50.046.2

38.5

100.0
30.0

19.4
32.2

42.9

14.3

100.0

33.3

39.8

50.0

기타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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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4>	5년간	누적	화재	발화위치×학교급	피해	비율(공제급여	지급액) (단위: %)

2) 공제급여 지급액
 최근 5년간 학교급별 공제급여 지급액을 살펴보면(<표 8-9> 참조), 대학(12,473백만원, 33.9%), 고등학교(9,789백만원, 
26.6%), 초등학교(5,793백만원, 15.8%) 순으로 지급액이 많음.

-  (대학) 공제급여 지급액이 큰 발화위치는 교육기본시설(6,851백만원), 실험실습실(3,712백만원), 지원시설 
(1,477백만원)순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급식공간(4,118백만원)에서 가장 많은 공제급여가 지급되었으며, 공용공간(2,155백만원), 기타공간 
(1,057백만원)에서도 지급됨.

-  (초등학교) 교수학습공간(2,732백만원)에서 가장 많은 공제급여가 지급되었고, 학생·학습지원공간(1,320백만원), 
관리·행정공간(599백만원) 순으로 지급됨.

 화재 발생 위치에 따른 학교급별 공제급여 지급 비율을 분석한 결과(<그림 8-14> 참조)는 다음과 같음.

- (유치원) 공용공간(93.3%)에서 대부분의 공제급여가 지급됨.

-  (초·중등) 초등학교는 교수학습공간(47.2%), 중학교에서는 공용공간(58.0%), 고등학교에서는 급식공간(42.1%) 화재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음.

- (대학) 전체 공제급여 지급액의 절반 이상이 교육기본시설(54.9%)에서 발생한 화재에 지급됨.

발화위치 
대분류

발화위치 
중분류 전체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기타
학교 대학

기타
교육
시설

폐지
학교

직속
기관

합계 36,793 3,129 5,793 4,294 9,789 332 1 12,473 76 451 454

유·초·중등

공용공간 7,662 2,918 100 2,489 2,155 - - - - -

관리·행정공간 1,104 - 599 227 270 - - - 9 -

교수학습공간 4,261 156 2,732 148 888 - - - 338 -

교원지원공간 513 - 263 61 190 - - - - -

기타공간 1,914 55 397 238 1,057 - 1 65 101 -

보건·위생공간 414 - 52 250 112 - - - - -

실험실습실 1,112 - 173 536 400 3 - - - -

급식공간 4,419 - 158 142 4,118 - - - - -

학생·학습지원공간 2,385 - 1,320 178 562 325 - - - -

대학

교육기본시설 6,851 6,851 - - -

그 외 기관 20 20 - - -

부속시설 286 275 11 - -

실험실습실 3,712 3,712 - - -

연구시설 138 138 - - -

지원시설 1,477 1,477 - - -

그 외 기관 495 - - - 38 - - - - 3 454

제3자(학교 외 발화) 29 - - 24 - 4 - - - - -

<표 8-9>	5년간	누적	화재	발화위치×학교급	피해	현황(공제급여	지급액) (단위: 백만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폐지학교 직속기관 대학 기타교육시설

5.0

2.1

74.9

12.5

42.1

10.3

47.2

22.8

1.1

97.7

29.8

11.8

85.2

93.3

1.8

100.0

22.4

58.0

5.8

22.0

10.8

100.0

1.2

54.9

14.8

	공용공간			 	관리·행정공간			 	교수학습공간			 	교원지원공간			 	기타공간			 	보건·위생공간			 	실험실습실			 	급식공간			 	학생·학습지원공간			 	그	외	기관			 		학교	외	발화

	교육기본시설			 	그	외	기관			 	부속시설			 	실험실습실			 	연구시설			 	지원시설

	기타공간			 	부속시설	

유 · 초 · 중 등

대 학    

기타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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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2020~2024년) 화재 발화위치×시도07

<그림 8-15>	5년간	누적	화재	발화위치×시도	피해	비율(피해	건수) (단위: %)

1) 피해 건수
 최근 5년간 시도별 화재 피해 건수는 서울(77건, 17.9%), 경기(68건, 15.9%), 경남(36건, 8.4%) 순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함(<표 8-10> 참조).

 시도별 화재 발생 위치별 피해 비율은 <그림 8-15>와 같음. 

① 유·초·중등 

- (기타공간) 제주(35.3%), 경기(32.4%), 경북(29.4%)에서 피해 비율이 가장 높음.

- (교수학습공간) 울산(30.0%), 전북(18.8%), 경북(17.6%)에서 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큼.

- (급식공간) 제주(17.6%), 경기 및 경북(각 14.7%)에서 피해 비율이 높음.

② 대학

- (교육기본시설) 부산(29.2%), 광주(21.4%), 강원 및 충북(각 15.4%)에서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실험실습실) 인천(27.8%), 광주(14.3%), 전북(12.5%)에서 피해 비율이 높으며, 특히 인천은 교육기본시설보다 
실험실습실에서의 화재 피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지원시설) 대구(9.1%), 광주(7.1%), 전북 및 전남(각 6.3%)에서 피해 비율이 높음

발화위치 
대분류

발화위치 
중분류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429 77 24 11 18 14 20 10 3 68 26 13 26 16 16 34 36 17

유·초·중등

공용공간 21 4 2 1 - - 1 - - 2 3 - - 1 1 1 4 1

관리·행정공간 29 4 - - 1 - 1 - 2 9 2 - 1 1 2 - 5 1

교수학습공간 52 9 2 1 1 1 3 3 - 9 3 2 3 3 1 6 4 1

교원지원공간 10 3 - - 2 - - - 1 1 1 - - - - 1 1 -

기타공간 93 11 6 3 3 1 5 - - 22 3 3 7 4 2 10 7 6

보건·위생공간 25 6 - - 1 2 - 2 - 2 2 - 2 2 2 - 4 -

실험실습실 24 4 - 1 1 - - 2 - 2 - 2 4 - 1 3 3 1

급식공간 36 4 3 1 1 - 3 1 - 10 1 1 1 1 - 5 1 3

학생·학습지원공간 23 7 1 - 1 1 - - - 3 1 - 2 1 3 2 1 -

대학

교육기본시설 39 8 7 - - 3 2 - - 5 4 2 3 - 1 1 2 1

그 외 기관 1 - 1 - - - - - - - - -   - - - - - -

부속시설 11 2 - 1 - 2 2 1 - - - - - - 1 - 2 -

실험실습실 28 8 2 - 5 2 - - - 2 2 1 1 2 - - 1 2

연구시설 8 4 - 1 1 1 - - - - - - 1 - - - - -

지원시설 12 3 - 1 1 1 - - - 1 - - - 1 1 2 - 1

그 외 기관 15 - - 1 - - 2 1 - - 3 2 1 - 1 3 1 -

제3자(학교 외 발화) 2 - - - - - 1 - - - 1 - - - - - - -

<표 8-10>	5년간	누적	화재	발화위치×시도	피해	현황(피해	건수) (단위: 건)

		공용공간			 		관리·행정공간			 		교수학습공간			 		교원지원공간			 		기타공간			 		보건·위생공간			 		실험실습실			 		급식공간			 		학생·학습지원공간		

		교육기본시설			 		그	외	기관			 		부속시설			 		실험실습실			 		연구시설			 		지원시설			

		그	외	기관																		제3자(학교 외 발화)					 		제3자(학교	외	발화)

서울 경기광주 전북대구 충북울산 경북부산 강원대전 전남인천 충남세종 경남 제주

11.1

14.7

14.7

12.5

29.2

15.4

11.5

10.4

10.4

27.8

12.5

6.3

17.6

11.8

7.1

21.4

14.3

14.3

9.1

9.1

9.1

9.1

15.0

10.0

10.0

20.0

10.0

10.0

11.5

15.4

7.7

15.4

7.7

15.4

7.7

6.3

6.3

18.8

6.3

6.3

66.7

33.3

13.9

11.1

19.4

11.1

13.2

13.2

32.4

17.6

29.4

25.0

11.5

26.9

11.7

14.3

11.1

16.7

18.8

25.0

12.5

35.3

7.1

7.1

14.3

7.1

7.1

9.1

27.3

9.1

9.1

9.1

15.0

25.0

10.0

30.0

20.0

10.0

7.7

11.5

11.5

7.7

11.5

15.4

23.1

15.4

12.5

6.3

12.5

12.5

6.3

6.3

유·초·중등

대 학    

그 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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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급여 지급액
 최근 5년간 시도별 공제급여 지급액을 살펴보면(<표 8-11> 참조), 교육시설이 많이 밀집된 서울(13,170백만원, 35.8%), 
경기(6,204백만원, 16.9%), 인천(2,510백만원, 6.8%)에서 공제급여가 많이 지급됨. 

-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제주(3,072백만원, 8.3%), 전북(2,485백만원, 6.8%)과 경남(2,311백만원, 6.3%)의 공제급여 
지급액이 높은 편임. 

-  특히 유·초·중등 급식공간 화재의 경우, 경기(10건, 2,036백만원)와 전북(1건, 1,642백만원)에 지급되었는데,  피해 건수 
대비 지급 금액이 매우 높음

※ 특히 경기지역 유·초·중등 급식공간 화재 중 한 고등학교에서 17.2억이 지급됨.

 시도별 주요 발화위치를 분석한 결과(<그림 8-16> 참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유·초·중등 교수학습공간) 경남(75.9%), 울산(47.8%), 대구(43.3%)의 공제급여 지급 비율이 특히 높음.

-  (대학 실험실습실) 인천(56.3%), 광주(50.1%), 충남(34.4%), 부산(27.8%) 순으로 지급 비율이 높으며, 특히 광주는 
전체 공제급여 지급액 중 절반이 실험실습실 화재에서 발생함. 

		공용공간			 		관리·행정공간			 		교수학습공간			 		교원지원공간			 		기타공간			 		보건·위생공간			 		실험실습실			 		급식공간			 		학생·학습지원공간			

		교육기본시설			 		그	외	기관			 		부속시설			 		실험실습실			 		연구시설			 		지원시설			

		그	외	기관																		제3자(학교 외 발화)					 		제3자(학교	외	발화)

유·초·중등

대 학    

그 외 기관

<그림 8-16>	5년간	누적	화재	발화위치×시도	피해	비율(공제급여	지급액) (단위: %)

발화위치 
대분류

발화위치 
중분류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6,793 13,170 1,225 210 2,510 413 535 510 31 6,204 775 630 742 2,485 487 1,482 2,311 3,072

유·초·중등

공용공간 7,662 3,852 96 13 - - 69 - - 620 185 - - 2 74 63 24 2,664

관리·행정공간 1,104 102 - - 2 - 41 - 11 653 31 - 19 14 24 - 126 81

교수학습공간 4,261 328 41 91 768 24 30 244 - 497 43 13 9 200 17 168 1,753 36

교원지원공간 513 274 - - 110 - - - 20 1 1 - - - - 61 46 -

기타공간 1,914 355 91 16 125 1 124 - - 421 87 69 78 79 47 258 25 138

보건·위생공간 414 57 - - 1 13 - 12 - 100 109 - 21 9 53 - 41 -

실험실습실 1,112 35 - 9 3 - - 148 - 509 - 12 18 - 112 180 86 2

급식공간 4,419 61 44 3 2 - 13 15 - 2,036 21 13 4 1,642 - 483 5 78

학생·학습지원공간 2,385 1,652 325 - 58 6 - - - 41 - - 28 93 30 109 42 -

대학

교육기본시설 6,851 4,452 269 - - 83 7 - - 978 198 452 308 - 9 14 74 6

그 외 기관 20 - 20 - - - - - - - - - - - - - - -

부속시설 286 79 - 49 - 27 7 64 - - - - - - 12 - 48 -

실험실습실 3,712 573 340 - 1,412 207 - - - 330 13 60 255 436 - - 27 59

연구시설 138 55 - 21 17 44 - - - - - - - - - - - -

지원시설 1,477 1,295 - 3 12 7 - - - 18 - - - 9 13 113 - 8

그 외 기관 495 - - 6 - - 219 28 - - 83 11 2 - 97 32 14 -

제3자(학교 외 발화) 29 - - - - - 24 - - - 4 - - - - - - -

<표 8-11>	5년간	누적	화재	발화위치×시도	피해	현황(공제급여	지급액) (단위: 백만원)

서울 경기광주 전북대구 충북울산 경북부산 강원대전 전남인천 충남세종 경남 제주

29.3

12.8
23.9

15.2

86.7

28.9

23.0

12.1

3.7

32.8

66.1

32.6

12.5

26.5

33.8

22.0

20.2

15.8

25.5

71.7

41.5

23.2

12.627.8

56.3

50.1

9.5

34.4

17.6

34.5 10.5

5.4

2.6

43.3

30.6

47.8

8.1

75.9

65.5

5.0 23.1

11.0 10.4

17.4

4.5

14.1

10.0 10.8

41.0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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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화재를 ‘공간 특성별 피해 규모’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화재 발생에 빈도가 높은 공간과 피해 규모가 큰 공간 간의 
차이가 나타남(<표8-12> 참조). 

 최근 5년간 누적 화재 피해는 총 429건으로 이 중, 실험실습실 화재 52건(12.1%), 급식공간 36건(8.4%), 교수학습공간* 
91건(21.2%)으로 나타나며, 공제급여는 실험실습실 4,825백만원(13.1%), 급식공간 4,419백만원(12.0%), 교수학습공간 
11,112백만원(30.2%)이 지급됨(<그림 8-17> 참조).

* 교수학습공간은 유·초·중등의 교수학습공간과 대학의 교육기본시설을 포함함. 

-  (교수학습공간) 전체 화재 피해 중 91건(21.2%)이 발생해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1건당 지급액(122백만원)은 급식공간 
(123백만원)에 비해 다소 적음.

-  (급식공간) 전체 화재 피해 건수의 8.4%(36건)로 건수는 적으나, 1건당 지급액이 가장 높아 화재 1건당 피해 규모가 
가장 큼.

-  (실험실습실) 전체 화재 피해 건수의 12.1%(52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1건당 지급액이 93백만원으로 전체 평균 지급액 
(86백만원)을 상회함.

 주요 공간별 평균 지급액은 전체 화재 피해의 평균 지급액(86백만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표 8-12> 참조).

-  급식공간 화재의 1건당 지급액(123백만원)은 전체 화재 1건당 지급액(86백만원)의 약 1.4배로, 피해 건수 대비 피해 
규모가 특히 큼을 시사함.

-  실험실습실 화재 역시 전체 평균 대비 약 1.1배 높은 1건당 지급액을 보여, 일반적인 공간 화재보다 규모가 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실험실습실           급식공간           교수학습공간

429건, 36,793백만원화재 전체

52
(12.1)

36
(8.4)

91
(21.2)피해 건수

4,825 
(13.1)

4,419 
(12.0)

11,112 
(30.2)

공제급여 
지급금액

0.0 40.0 80.020.0 60.0 100.010.0 50.0 90.030.0 70.0

<그림 8-17>	5년간	교육시설	주요	공간별	화재	피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전체 화재 피해 실험실습실 급식공간 교수학습공간

건수 공제급여
지급액

1건당 
지급액 건수 공제급여

지급액
1건당 
지급액 건수 공제급여

지급액
1건당 
지급액 건수 공제급여

지급액
1건당 
지급액

429 36,793 86 52 4,825 93 36 4,419 123 91 11,112 122

<표 8-12>	5년간	교육시설	주요	장소별	화재	피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5년간 교육시설 주요 공간별(실험실습실, 급식공간) 화재피해 현황08
1) 실험실습실

 최근 5년간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화재(총 52건) 중 절반 이상(28건, 53.8%)이 대학에서 발생했고, 전체 실험실습실 
화재로 지급된 공제급여(4,825백만원)의 대부분(3,712백만원, 76.9%)도 대학에 집중됨.

- 대학 실험실습실은 화학 약품과 고가의 실험 장비 등이 많아, 작은 화재라도 큰 피해로 이어져 공제급여 지급액도 높음.

-  초·중·고의 실험실습실 화재 피해는 대학보다는 적으나, 다른 실용도별 공간 피해와 비교하면 빈도와 규모가 결코 낮지 
않아 주의가 필요함.

 실험실습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적 요인(누전, 단락, 과부하 등)으로, 작은 전기 스파크에도 주변의 인화성 물질로 인해 
쉽게 큰 화재로 발전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실험실습실에서는 특히 전기기기와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실험실습실	화재	피해	건수	| |	실험실습실	화재	피해	공제급여	지급액	|

주)   공간별 분석을 위해 발화위치 분류를 재그룹핑 하였으므로 실험실습실로 분류된 공간은 일러두기의 ‘발화위치 분류’ 참고 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0 155 2010 25 30

7

4

1

28

12

기계적요인

부주의

자연적요인

전기적요인

화학적요인

미상

기타

0 155 2010 25 30

4

6

1

24

13

2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173

536

4

3,712

400

0 1,000 2,000 3,000 4,000

0 1,500500 2,0001,000 2,500

기계적요인

부주의

자연적요인

전기적요인

화학적요인

미상

기타

78

115

33

14

13

2,322

2,250

<그림 8-18>	5년간	누적	실험실습실	화재	피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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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식공간
 최근 5년간 급식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총 36건) 중 초등학교가 15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13건 
(36.1%)으로 그 뒤를 이음.

-  그러나 화재로 인한 피해 금액(공제급여)은 고등학교가 전체 4,419백만원 중 4,118백만원(93.2%)으로 가장 많아, 
고등학교 급식공간에서 발생한 화재가 더 심각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급식공간에서 어떤 유형의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져 지급 금액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함.

 급식공간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16건)와 전기적 요인(13건)임.

-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피해금액의 대부분(4,122백만원, 93.3%)을 차지하여, 급식공간에서 발생한 부주의 화재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급식공간은 고온의 조리 기구와 가연성 물질이 많아 작은 실수도 큰 화재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화재에 대한 예방과 
주의가 요구됨.

2025 교육시설 재난정보집

|	급식공간	화재	피해	건수	| |	급식공간	화재	피해	공제급여	지급액	|

주)   공간별 분석을 위해 발화위치 분류를 재그룹핑 하였으므로 급식공간으로 분류된 공간은 일러두기의 ‘발화위치 분류’ 참고 필요

<그림 8-19>	5년간	누적	급식공간	화재	피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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