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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물기 화와 새로운 건축내장재의 무분

별한 사용으로 신축아 트에서는 “새집증후군” 문

제가 입주자의 건강과 련하여 요하게 다루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100세  이상 새

로 지어지는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의 장에

게 제출하고 입주 3일 부터 출입문 게시  등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공

고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

염 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은 건축자재

를 자율 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기인 철에 국내 

입주 정인 신축공동주택을 상으로 TVOC  

HCHO의 오염농도 황을 실태조사 하 다. 

이와 같은 자료는 궁극 으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을 개선하는 기 자료로 사용될 것

이다. 

2.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 기

국내신축공동주택은 2004년 이후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폼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 , 스티 ) 등 총 6

종 실내공기오염물질에 한 권고기 을 제시하

고 있다  (Table 1 참조).

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인 경우  다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 치인 500㎍/㎥ 이

상을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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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부중층부
(15(15층층 주동의주동의 경우경우
7,8,9 7,8,9 층중에서층중에서 선정선정))

저층부저층부
(3(3층층 이내에서이내에서 선정선정))

고층부고층부
((최상부최상부 33개층개층 이내에서이내에서 선정선정))

Fig 1  신축공동주택 단 세 별 시료채취장소

 

구분 권고기준(㎍/㎥) 일본(㎍/㎥) WTO(㎍/㎥)

Formaldehyde 210이하 100이하 100이하

Benzene 30이하 - -

Toluene 1000이하 260이하 260이하

Ethylbenzene 360이하 3800이하 -

Xylene 700이하 870이하 -

Styrene 300이하 220이하 260이하

Table 1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

1) 신축공동주택 시료채취세  수 

① 100세 를 기본으로 하여 층부, 층부, 

고층부에서 3개 지 을 측정지 으로 한다. 

② 100세 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 씩 추가

한다( 로 200세 는 4개 지 , 300세 는 5개지

, 1000세 는 12개 지 ). 이때 층부, 층부, 

고층부 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료채취 상 세 의 선정

① 원칙 으로 시료채취 상세 는 100세 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3개 세 를 선정하는

데, 단 주동에서 동일 라인상에 치하는 층부

(3층 이내에서 선정), 층부( ;15층 주동의 경우 

7,8,9 층 에서 선정), 고층부(최상부 3개층 이내에

서 선정)의 각 1개 세 씩을 무작  선정한다.

② 단, 여러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지  수 내에서 각 동에서 측정한다.

③ 한 단지에 시공사가 여러 개인 경우는 시공

세 로 구분하여 측정지 을 선정한다.

3) 단 세 에서의 시료채취 장소

시료의 채취는 공동주택 단 세 의 거실 앙

부에서 실시하며, 원칙 으로 벽으로부터 최소 

1m이상 떨어진 치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m 

높이를 기본 측정 으로 한다. 만약, 실내에 자연

환기구나 기계환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배기구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진 곳

에서 측정하도록 한다.

4) 시료채취방법

공동주택에서의 실내공기질환경의 측정을 해

서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를 표 인 

측정방법으로 한다.

(1) 30분 

환기
(2) 5시간 밀폐

(3) 

시료채취

                                    ↑      ↑ 

                                   작동  종료

5) 분석 장비

TVOC  HCHO 분석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

방법2)에 따라  HPLC와 GC/MSD, TDS 장비를 

이용하 다. (Table 2 참조)

온농축장치 Split mode 25 : 1
-50℃ → 12℃/s → 280℃ (5min)

열탈착장치
Splitless mode, Flow : 50㎖/min
30℃ → 60℃/min → 240℃ (5min)

GC Agilent 6890N GC

Detector Agilent 5973 inert MSD

Column HP-VOC 60m, I.D 0.2mm, Film 1.12 ㎛ 

Carrier Gas and 
Flow He(99.999), 0.8㎖/min

Temp.
Program

Initial 
Temp.

40℃(5min)

Temp.
Program

40℃ → 4℃/min → 200℃(10min) 
→ 6℃/min → 250℃

Final 
Temp. 250℃(3min)

MS 
Condition

Mode EI(electron ion)

Electron 
Energy 70ev

Detection 
Mode

TIC(Scan), m/z : 35 ~ 350

Table 2  GC/MS 분석조건

3.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1) 환경부고시 제2004-80, 200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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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장 소 입주 정일 측정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B아 트 3세 07/05/18 07/04/27

경기 의정부 기능동 S아 트 3세 07/07/26 07/05/12

경기 화성시 발안동 S아 트 6세 07/09/14 07/05/14

경기 안양 호계동 A아 트 6세 07/05/28 07/05/17

서울 삼성동 L아 트 6세 07/06/20 07/05/16

서울 구로동 G아 트 6세 07/08/20 07/05/17

서울 도곡동 I아 트3단지 3세 07/06/04 07/05/21

서울 도곡동 I아 트1단지 6세 07/06/12 07/05/21

경기 용인 성복동 K아 트 6세 07/06/13 07/05/23

경기 수원 정자동 B아 트 3세 07/06/18 07/05/25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H아 트 6세 07/07/19 07/05/28

충남 아산 배방면 P아 트 6세 07/09/28 07/05/30

Table 3  측정 신축공동주택의 개요

3.1 측정 개요

본 연구에서는 2007년 4월과 5월의 철에 수

도권의 입주  신축공동주택 60세 의 실내공기

질 실태조사를 하 다. 측정된 신축공동주택의 개

요는 아래 표 3과 같다.

3.2 신축공동주택의 VOCs  HCHO 측정결과

 Table 4는 측정세 의 포름알데히드(HCHO)

와 VOCs 5개물질과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 그리고 총휘발성유

기화합물(TVOC) 의 측정결과 값이다.

1) HCHO 측정결과분석

철기간의 입주  신축공동주택의 포름알데히

드 측정결과 반 으로 기 치인 210㎍/㎥ 이하

로 나타났지만 도곡동 I아 트, 동탄 H아 트, 충

남 P아 트 등의 세 에서는 기 치인 210㎍/㎥ 

이상을 과하고 있었다.

Table 4  신축공동주택의 측정결과

 

* 기 치: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 , 환경부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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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신축공동주택의 HCHO 측정결과

HCHO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충남 아산

의 P아 트의 경우 TVOC 한 높게 측정이 되

었는데, 측정 시기에 마감이 한창 진행 이었기 

때문에 장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생기

게 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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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지역별 HCHO 방출량 측정 결과

P아 트 장을 제외한 HCHO가 높게 나타나

는 장들을 분석해보면 아 트 평수가 매우 크

고 내장가구재가 많았던 아 트 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넓은 평수의 아 트의 경우 고 화 

추세에 맞추어 많은 내장재의 사용으로 HCHO의 

방출량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Fig 4  층부, 층부, 고층부의 HCHO 측정결과

한편, 층별( 층부, 층부, 고층부) HCHO농도

는 높이에 따른 방출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2)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측정결과분석

VOCs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 , 자일

 총 5개 개별물질을 검출하여 분석하 다.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5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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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벤젠 방출량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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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톨루엔 방출량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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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에틸벤젠 방출량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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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자일  방출량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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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스틸  방출량 측정 결과

즉, 5가지의 VOCs를 분석한 결과 아 트에 따

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VOC 개별물질 권고기 치 이하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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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VOC 방출량 실험 결과

그러나, TVOC의 경우 부분의 아 트에서  

다 이용시설의 500㎍/㎥을 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부의 S아 트의 경우 3,000㎍

/㎥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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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TVOC 방출정도는 비교  넓은 평수의 

아 트의 경우 많은  MDF와 아트월 등의 시공으

로 높은 TVOC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층부, 층부, 고층부의 TVOC 

측정결과

한, 층부, 층부, 고층부의 층별 TVOC농

도분포는 HCHO와 마찬가지로 높이에 따른 방출

정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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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VOC, HCHO 분포표

Fig 12는 지 까지의 측정결과를 종합한 것으

로 철 국내 입주  신축공동주택 60세 의  

HCHO와 TVOC분포도를 종합 으로 표시한 결

과이다. 즉, HCHO는 기 치를 과하는 세 는 

많지 않았지만 기 치값에 육박하는 세 가 많이 

분포되어 특히, HCHO의 특성상 방출기간이 4년

정도인 을 고려한다면 HCHO 오염농도에도 지

속 인 심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한편, 개별 

VOCs는 기 치 이내에 들고 있었지만 TVOC는 

부분 기 치를 과하고 있어 TVOC에 한 

책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4. 결  론

본 연구는 2007년 4월과 5월의 철에 수도권

의 입주  신축공동주택 60세 의 실내공기질의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철인 경우 입주  신축공공두택의 HCHO

의 오염농도는 총 60세 에서 약 20%정도가 기

치(210㎍/㎥)를 과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2) 개별 5개물질 VOCs의 방출량은 모두 기

치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TVOC의 경우 90%

의 세 에서 기 치(500㎍/㎥)를 과하고 있었다. 

3) 층별  평형별 VOCs와 HCHO농도 분포에

서 먼  높이에 따른 방출량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평형이 넓은 세 인 경우 부분 

건축마감재 사용이 소형보다 많아 VOCs와 

HCHO의 방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철의 입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

기질분포는 HCHO는 기 치를 과하는 세 는 

많지 않았지만 기 치값에 육박하는 세 가 많이 

분포되어 특히, HCHO의 특성상 방출기간이 4년

정도인 을 고려한다면 HCHO 오염농도에도 지

속 인 심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한, 개별 

VOCs는 기 치 이내에 들고 있었지만 TVOC는 

부분 기 치를 과하고 있어 TVOC에 한 

책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세 별 마감재료에 따른 목

록을 확보하여 마감재료 별 세 별 오염농도분포

를 분석하 으나 지면 계상 생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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