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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scale of the construction work has been increased du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ies. therefore, the demolition work in downtown areas is increased too. 

 Amelioration districts are deteriorating rapidly since it followed the policy which allowed a large number of 

constructions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quantity of construction wastes and the designated wastes 

such as asbestos are increased. 

 This study was classifying and analyzing the constructions in amelioration districts to estimate quantity of the 

designated wastes and the unit of the designated wast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average annual designated wastes was increased up to 2.59% in 

comparison with 2,779,334 ton in 2000, there came out 3,151,653 ton of designated wastes in 2005. For the 

appropriate disposal of increasing designated wastes, it is necessary to study exact estimation of the quantity of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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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목 1)

 오늘날 건설 사업의 규모가 차 형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건설사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도심지 건축물 철

거 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철거 상이 되고 있는 부분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은 시공과정에서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의 건축물

을 지어 보 하고자 했던 당시의 정책에 상응하여 빠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 개 · 보수  재

건축의 필요가 상되므로 건설폐기물의 배출은 꾸 히 

증가할 것이며, 지정폐기물의 발생량 한 증가할 것이다.

1) * 경북 학교 건설공학부 학원 석사과정

  ** 경북 학교 건설공학부 학원 박사과정

 *** 경북 학교 건설공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 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원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유효이용 부지가 소하

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건설폐기물이 발생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더욱더 정한 

처리가 필요로 한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발생 원단 를 

용하여 건축물 철거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을 측

한다. 이는 철거  발생 원단 를 통한 얻어지는 경제  

이익과, 지정폐기물의 정한 처리를 해 좋은 방법론  

하나라고 생각한다.

 폐기물 리법 시행령 3조 련 지정폐기물의 종류 가운

데 슬 이트 련 항목을 보면 “슬 이트 등 고형화 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 · 단 · 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

기  연마 · 단 · 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이라고 명시 되어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석면함유 건축

자재 폐기물의 경우, 비산여부 단이 곤란하여 실 으

로 정한 분류가 곤란함으로 모든 석면함유 폐기물은 지

정폐기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 에 있다.



 지정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수 있는 해로운 물질임에 불구하고, 정한 페기물 처리에 

한 인식 부족, 는 처리계획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불

법처리 되거나, 투기, 매립, 소각 등과 같이 부 한 방법

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처리는 환경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을 구조

형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슬

이트의 발생량을 측하고, 원단 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는 건설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있어 지정폐기

물의 정처리를 한 연구로서, 도시 소득주민이 집단으

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

후불량건축물이 과도히 집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상

으로 하 다.

 조사 상 사업지구 내 건축물을 구조형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지정폐기물  시  배경 상 지붕 부재로 많

이 사용된 슬 이트를 심으로 악하 다.

 건축물 철거 장을 상으로 철거  건설폐기물  지

정폐기물의 발생량을 도면검토 · 실측을 통해 측한다. 

이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지정폐기물 발생 원단 를 

작성한다.

그림 1. 연구의 방법  흐름

Ⅱ. 건설폐기물의 개요  지정폐기물 처리실태

2.1 건설폐기물의 정의  종류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재활용 진에 한 법률 제 

2조」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

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공사 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

서 통령령이 정한 폐기물을 말하며, 지정폐기물을 제외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진에 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의 분류는 표 1.과 같다.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가연성건설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비가연성건설폐기물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표 1. 건설폐기물 분류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 리법 제2조」에 의해, “사업

장폐기물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

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를  수 있는 해로운 물

질”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

물은 건설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지만 건축물 철거 시 슬

이트. 석면함유 천장재, 내 · 외장재 등과 같은 지정폐기물

이 발생한다. 이 게 나온 지정폐기물의 부 한 처리로 

인해 정처리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2.2 건설폐기물의 발생 황

 2000년에서 2005년 재까지 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는 

그림 2.과 같다. 그  건설폐기물이 가장 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에 년도비 4.3% 감소하게 되었다. 

감소한 이유는 2005년도 건축허가 황과 주택건설실 이 

년도에 비해 각각 5.1%, 6.1% 감소하 기 때문으로 추

정된다.1)

그림 2. 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체 지정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부, 2005 국 폐기물 발생  처리 황 



그림 3. 체 지정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2)

 2005년 재 체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총 3,151,653톤으

로 년도 2,975,548톤 보다 5.9%(176,105톤) 증가 하 고,  

2000년부터 2005년 재 연평균 2.59%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업종에서의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그림 4.와 같고, 

2005년 재 년도에 비해 117%가 증가 하 다.

그림 4. 지정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건설업)

2.3 건설폐기물 원단

 건설폐기물 발생 원단 란 연면 당 발생하는 건설폐기

물의 양으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유지 · 보수 활동  건

축물 해체 시에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의 양을 측가능하

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측 가능한 재활용이 가능

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 으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발생

원단  산정 방법은 식 1.과 같으며, 일본의 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발생원단  =

건설폐기물의 발생 톤수 / 부피

건축시공 는 해체바닥면

식 1. 발생원단  산정방법
3)

2.4 지정폐기물 처리실태

 2006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5 지정 폐기물 발생  처

리 황을 살펴보면, 체 지정폐기물 방법별 처리 황은 

재활용 61.1%, 매립 17.8%, 소각 17.0%, 기타 4.1%을 차

지하 고, 그림 5.와 같이 재활용 방법을 이용한 처리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5. 체 지정폐기물 연도별 처리량 변화추이4)

Ⅲ. 조사개요

3.1 조사방법

 건설폐기물 원단 에 있어 조사방식에는 선행연구 자료

를 비교 · 분석 후 원단 를 제시하는 간 추계방식과 건

축물 철거 장에서 직  계측하여 원단 를 제시하는 직

조사방식이 있다. 

 간 추계방식에 의한 원단  보다는 직 조사방식에 의

한 원단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측에 정한 자료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상 상 사업지구 내 건축물 가운데, 측

정이 불가능한 건축물을 제외한 335동의 건축물을 조사원

들이 직 조사방식에 의해 실측한 후, 산을 이용하여 건

축물들의 각 부재의 양과 부피를 계산하고, 철거 시 발생

할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양을 측하 다.

그림 6. 조사 상 사업지구 조사 일정

 실측조사내용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2), 4) 환경부, 2005 지정폐기물 발생  처리 황

3) 일본 건축공학회



조사항목 조사내용 재료별 산정방법

슬 이트
재료길이(a, b), 면 (S), 

두께(T)

S = a × b

V(부피) = S × T

표 2. 실측조사내용  산정방법

3.2 조사 상 사업지구 개요  특성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85년 6월 30일 이 에 건축된 건

축물로서 구조, 외형 부 시설 등 물리  상태가 건 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 합한 건축물이 일정

규모 이상 집된 지역을 상으로 한다. 

 조사 상 사업지구 구 A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기존 군락을 형성하고 있던 마을에 6·25 쟁당시 피난민

들이 임시로 지은 블록 - 슬 이트 주택이 불규칙하게 세

워졌으며, 사업지구 외각을 따라 7m도로에는 80, 90년

에 지어진 RC조 2층 상가주거복합건축물들이 들어서 있

다. 

 조사 상 사업지구 내 슬 이트 함유 건축물 분포는 다

음과 같다.

그림 7. 슬 이트 함유 건축물 분포도

3.3 상지 구조형태별 건축물 황

 조사 상 사업지구인 구 A지구 내 건축물을 구조형태

별로 주구조, 벽, 지붕 순으로 부재의 종류별로 구분하

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건축물 연도별 분석을 통한 원단

를 용해본 결과 상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벽체와 

지붕에 쓰인 건축물 부재와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밝 졌

다. 이 게 구분된 구조형태는 22가지 종류로 구분되었으

며, 그  기타로 구분된 13동의 건축물은 다른 건축물에 

비해 무 낙후하여 붕괴 험  진입의 험 등의 이유

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 하 다.

구 분
(주구조-벽-지붕)

총

계

복

합

주

거
상업용 공업용

계 348 31 314 2 1

RC조-벽돌-슬라 29 15 12 2 ·

시멘트벽돌조-벽돌-슬라 59 8 51 · ·

시멘트벽돌조-벽돌-기와 15 · 15 · ·

시멘트벽돌조-벽돌- 넬 1 · 1 · ·

시멘트벽돌조-벽돌-슬 이트 3 · 3 · ·

시멘트벽돌조-블록-슬 이트 1 · 1 · ·

시멘트벽돌조-블록-슬라 4 · 4 · ·

시멘트벽돌조-블록-기와 4 · 4 · ·

시멘트블록조-블록-기와 84 1 83 · ·

시멘트블록조-블록-슬라 16 2 14 · ·

시멘트블록조-블록-슬 이트 31 · 30 · 1

시멘트블록조-벽돌-슬라 1 · 1 · ·

시멘트블록조-벽돌-기와 2 · 2 · ·

시멘트블록조-벽돌-슬 이트 1 · 1 · ·

시멘트블록조- 넬- 넬 1 · 1 · ·

목조-블록-기와 27 · 27 · ·

목조-블록-슬 이트 7 1 6 · ·

목조-흙벽-기와 19 · 19 · ·

목조-흙벽-슬 이트 8 · 8 · ·

목조-벽돌-기와 21 2 19 · ·

목조-벽돌-슬 이트 1 · 1 · ·

기타 13 2 11 · ·

표 3. 구조형태별 건축물 용도구분 황

 측정이 불가능한 건축물 13동을 제외한 335동에서 15%

인 52동이 슬 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 고, 주거용 건축

물이 부분을 차지하 다.

그림 8. 조사 상 사업지구 건축물 용도별 

비율분포 

Ⅳ. 지정폐기물의 발생량 측

4.1 폐기물 체 발생량 측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을 측과 동시에, 건설폐기물 재활

용 진에 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분류하여 철거 

 발생량을 측하 다.



( 단  : m
3
)

폐기물 분류 발생 측량

건
설
폐
기
물

건설 폐재류 18317.53

가연성건설폐기물 1617.04

비가연성건설폐기물 406.07

건설폐토석 0

혼합건설폐기물 825.95

     지정폐기물 334.20

표 4. 조사 상 사업지구 폐기물 발생 측량

 건설 폐재류 85%로 가장 많은 양이 나왔으며, 가연성폐

기물 7%, 혼합폐기물 4%, 지정폐기물  비가연성폐기물 

2% 순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림 9. 조사 상 사업지구 폐기물 성상별 비율분포

4.2 구조형태별 지정폐기물 발생량 측

 조상 상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구조형태별 슬 이트 발

생 측량은 다음과 같다.

그림 10. 조 조 건축물의 구조형태별 발생량 그래

그림 11. 목조 건축물의 구조형태별 발생량 그래

그림 12. RC조, 블록조 건축물의 구조형태별 발생량 그래

 

 조사 상 사업지구 내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을 측한 결

과 시멘트블록조 -블록 -슬 이트 250.94m
3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 으며, 시멘트벽돌조 -벽돌 -슬 이트 

28.83m3, 목조 -흙벽 -슬 이트 12.78m3, 목조 -블록 -슬

이트 9.92m
3, 시멘트블록조 -블록 -기와 7.81m3, 목조 -

흙벽 -기와 7.45m3, 시멘트벽돌조 -벽돌 - 넬 2.80m3, 목

조 -블록 -기와 1.80m3,  시멘트벽돌조 -벽돌 -기와 

1.60m
3, 시멘트벽돌조 -블록 -슬 이트 1.37m3, 목조 -벽

돌 -슬 이트 1.30m3, 시멘트블록조 -벽돌 -슬 이트 

1.22m3, RC조-벽돌-슬라  0.49m3, 시멘트벽돌조-벽돌-슬

라  0.39m
3, 시멘트블록조-블록-슬라  0.33m3, 목조-벽

돌-기와 0.05m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슬 이트가 주 

부재가 아닌 건축물에서도 철거 시에 발생함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건축주 임의로 증축 · 개축을 통해 구조를 변경

하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건축도면으로 알 수 없는 건축 

부재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실측을 하지 않고 도면간 추

계만으로는 정확한 발생량 측의 한계가 있다.

4.3 건축물 철거  지정폐기물 원단  산출

 지정폐기물의 원단  산출방법은 실측 자료와 기존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폐기물에 하여 부피  무게를 조

사하여 체 환산계수를 작성하 으며, 이를 용하여 건축

물의 바닥면  당 부피(m
3 / m2)와 바닥면  당 무게(ton /

m2)로 원단 를 작성하 다.

 표 6.은 실측과 문헌자료를 통하여 산출된 슬 이트의 

체 환산계수이다.

( 단  :ton / m
3
)

구분 슬 이트

계수 0.048

표 6. 체 환산계수

Ⅴ. 결론 

 본 연구는 도시 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

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집

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상으로 철거 공사  건축물의 



구조형태별 지정폐기물 발생량을 측하고 원단 제시에 

목 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정폐기물 정처리를 한 

원단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구 A지구의 건축물들을 실

측한 결과, 구조형태별 슬 이트 원단 는 다음과 같다.

( 단  : m
3
/ m

2
)

구     분
슬
이트

구     분
슬
이트

RC조-벽돌-슬라 0.00038 시멘트블록조-벽돌-슬라 0.00000

시멘트벽돌조-벽돌-슬라 0.00018 시멘트블록조-벽돌-기와 0.00000

시멘트벽돌조-벽돌-기와 0.00129 시멘트블록조-벽돌-슬 이트 0.01678

시멘트벽돌조-벽돌- 넬 0.02504 시멘트블록조- 넬- 넬 0.00000

시멘트벽돌조-벽돌-슬 이트 0.11536 목조-블록-기와 0.00066

시멘트벽돌조-블록-슬 이트 0.01501 목조-블록-슬 이트 0.04074

시멘트벽돌조-블록-슬라 0.00000 목조-흙벽-기와 0.00477

시멘트벽돌조-블록-기와 0.00000 목조-흙벽-슬 이트 0.02358

시멘트블록조-블록-기와 0.00128 목조-벽돌-기와 0.00003

시멘트블록조-블록-슬라 0.25560 목조-벽돌-슬 이트 0.01819

시멘트블록조-블록-슬 이트 0.54435

표 7. 조사 상 사업지구 슬 이트 발생 원단 (부피)

( 단  : ton / m2 )

구     분
슬
이트

구     분
슬
이트

RC조-벽돌-슬라 0.00002 시멘트블록조-벽돌-슬라 0.00000

시멘트벽돌조-벽돌-슬라 0.00001 시멘트블록조-벽돌-기와 0.00000

시멘트벽돌조-벽돌-기와 0.00006 시멘트블록조-벽돌-슬 이트 0.00081

시멘트벽돌조-벽돌- 넬 0.00120 시멘트블록조- 넬- 넬 0.00000

시멘트벽돌조-벽돌-슬 이트 0.00554 목조-블록-기와 0.00003

시멘트벽돌조-블록-슬 이트 0.00072 목조-블록-슬 이트 0.00196

시멘트벽돌조-블록-슬라 0.00000 목조-흙벽-기와 0.00023

시멘트벽돌조-블록-기와 0.00000 목조-흙벽-슬 이트 0.00113

시멘트블록조-블록-기와 0.00006 목조-벽돌-기와 0.00000

시멘트블록조-블록-슬라 0.01227 목조-벽돌-슬 이트 0.00087

시멘트블록조-블록-슬 이트 0.02613

표 8. 조사 상 사업지구 슬 이트 발생 원단 ( 량)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 

철거  지정폐기물 원단 는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을 

측함으로서, 불법처리 되거나, 투기, 매립, 소각 등과 같이 

부 한 처리를 방지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셋째, 슬 이트가 지붕 주 부재가 아닌 건축물에서도 철

거 시에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건축주 임의로 증축 ·

개축을 통한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건축도면으로 알 수 

없는 건축 부재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실측을 하지 않고 

도면간 추계만으로는 정확한 발생량 측의 한계가 있다.

 넷째,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서도 건축물 철거

장에서의 신뢰성 있는 발생량 측과 원단  제시가 이

져야 할 것이다.

감사의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 첨단도시개발사업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05건설핵

심D07)

참고문헌

 1. 홍원화, 박용팔, 최미 (2004), 주택의 신축과 해체 시 건설폐  

    기물의 발생종류와 처리방법 비교․분석에 한 연구, 한  

    건축학회 논문집 제20권 제2호. 

 2. 손병훈, 방종 , 홍원화(2006), 건축폐기물 원단  산정을   

    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설폐기물 발생 종류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2권 11호.

 3. 정응 , 손병훈, 홍원화, 정종석(2007), 주거용 건축물 해체   

    ·후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비교·분석을 통한 건설폐기물 발  

    생 원단  작성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23호  

    10호.

 4. 환경부(2006), 2005 지정폐기물 발생  처리 황

 5. 환경부(2006), 2005 국 폐기물 발생  처리 황

 6. 김강민, 손병훈, 홍원화, 김효진(2007), 복합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 원단  작성에 한 연구, 한국  

    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2호.

 7. 손병훈, 홍원화, 이재성(2007), 혼합폐기물 발생량 감을   

    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리방안에 한 연구, 한국생태환     

    경건축학회 논문집 13호.

 8. 한주택공사(2006. 05), 건설 장 폐기물 리지침

 9. 건설폐기물재활용 진에 한 법률(2006)

10. 폐기물 리법(2006)

11. 김상규 외 3인(1997. 02), 건설폐기물의 처리  재활용방안  

    연구(Ⅰ), 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0), 부천사동지구 발생폐기물 재활용  

    처리 방안에 한 연구, 한국토지공사

13. 하성규 외 5인(2004. 08),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의 주거  

    안정 책에 한 연구: 공동주택건설방식 주민재정착율 제  

    고 방안을 심으로, 한주택공사

14. 홍성욱, 박신, 안용선, (2004), 건설폐기물로 배출되는 폐 콘  

    크리트 재활용의 실태분석  효율화 방안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 논문집 20권 2호

15.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 건축물폐재류의 정처리  재활  

    용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