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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domestic remodeling market is increased in scale.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anitary piping system which improves quality of life and facility performance 

when the aged public housing is remodeled. Above all, we found out three standard floor 

plans in bathrooms of the public housing. And then, the plan and section types of the 

sanitary piping system were developed for the on-floor piping, a construction cost of each 

section types was estimated to review the economical fact. Also, the field mock-up test was 

performed in the type of the pipe shaft with on-floor pit. In result, the developed sanitary 

piping system was available for the remodeling public housing without a great facility cost. 

Additionally, the sanitary pipe was replaced easily through the shaft and on-floor fit. And a 

noise was reduced to a lower unit when the water flowed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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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격하게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을 상

으로 한 재건축은 천연골재의 부족, 폐기물 발생

으로 인한 자연환경 괴, 국가  자원의 낭비, 

재건축 단지 인근 지역의 세 란 래 등의 문

제 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정부에서는 정책 으로 재건축 련 규제를 

차 강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

의 기본 골조는 유지한 상태에서 노후상태를 개

선하고 건물 기능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물리 ·

사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건물 리모델링에 

한 수요가 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부분 벽식구조

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모델링시 구조  층고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 의 재구성  샤

트의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배 이 구

조체에 매립되어 있고 샤 트  검구 면 이 

작기 때문에 설비의 유지보수가 용이하지 않아 

리모델링시 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응

성을 확보하고 일상 인 주거 생활에서의 유지·

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 시스템의 계획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을 

분류하여 리모델링시 용가능한 표 인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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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유형을 도출하 다. 그리고 욕실 평면 유형

에 하여 본 연구의 목 이라 할 수 있는 리모

델링 응성 확보  일상 생활에서의 유지· 리

성을 향상시키기 한 생배  시스템의 평면 

 단면 설계를 진행하 고 각 단면별 경제성  

용성을 평가하 다. 한편, 도출된 생배  시

스템 계획  리모델링시 용될 가능성이 높은 

안을 선정하여 장 시험시공을 통하여 실제 

장 용성을 평가하고, 용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검토하 다.

3. 리모델링 유형별 욕실평면 분류

리모델링 유형별 평면 계획은 상 공동주택 

유형별로 Table 1과 같이 4가지 표 인 평면으

로 분류하 으며, 각 평면에 하여 설비 황 

 단면에 하여 검토하 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설비성능 개선을 한 

생배  시스템 계획을 도출하고자 하 다.

세 통합계획안 세 확장계획안

코어증축계획안 시범사업단지 계획안

Table. 1 리모델링별 세  평면안

이때, 욕실에는 샤 트와 층상피트에 검구를 

설치하여 당해층에서 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 으며, 검은 화장실 샤 트  층상피

트 후면에서 검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러나 

리모델링 평면계획시 이러한 검구 계획이 가능

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 경우 부득이하

게 욕실 내에서 검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샤 트와 층상피트 내에 생배 을 수용

할 수 있도록 안목치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샤

트는 600mm 이상, 층상피트는 300mm 이상의 안

목치수를 갖도록 하 으며, 이때 양변기, 세면 , 

욕조 등은 샤 트와 층상피트에 면하여 설치되도

록 평면안을 도출하 다.

3.1 세 내 욕실평면 계획안

각 세  평면에 용가능한 욕실 평면을 유형

별로 분류한 결과 샤 트+층상피트형, 샤 트형,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서 시범사업단지형으로 

Table 2와 같이 구분되었다.

안 1 안 2 안 3

Table. 2 용가능한 욕실 평면안

1안은 샤 트와 층상피트가 결합된 계획으로 

검구는 샤 트와 층상피트 후벽면에 치하고 

있어 당해층 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샤워부스

를 설치하여 부부 욕실형으로 계획하 다. 생

기구의 배치에 의하여 수  배수배 이 샤

트로 직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층상피트를 별

도로 계획하여 배수 배 이 층상피트를 경유하

여 세  바닥슬라  에서 샤 트에 연결되도록 

하는 배  시스템이다.

2안의 경우에는 양변기, 세면기, 욕조가 모두 

샤 트와 맞닿아 있어 샤 트 내 수직 배수 주

에 직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층상피트를 

별도로 계획하지 않고도 샤 트 후면의 벽에 

검구를 설치하여 당해층 검이 가능해진다.

3안의 시범사업단지형은 세면기가 샤 트에 

해 있으나 변기와 욕조는 샤 트에 떨어져 있

어 변기와 욕조가 층상피트를 통하여 배수

을 연결하도록 하여 1안과 2안이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특수한 경우

로 일반 인 욕실 평면구성이라 볼 수는 없다.



- 571 -

뜬바닥 습식매립

습식벽부 습식기존

Table. 3 용가능한 욕실 단면안

  

바닥배 바닥배  + 스 링클러

천장배 천장배  + 스 링클러

Table. 4 용가능한 거실 단면안

3.2 세 내 욕실 단면계획

에서 살펴본 욕실 평면 유형별 안에 하

여 욕실 단면 안(Table 3)을 검토하 으며, 이에 

더하여 욕실에 면한 거실 측의 단면 구성(Table 

4)에 하여 살펴보았다. 욕실의 단면 안은 주

로 바닥배수구의 형태에 따라 단면을 다르게 구

성할 수 있으며, 거실의 경우 스 링클러의 유무, 

천장배   바닥배  방식 등의 계획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뜬바닥의 경우 욕실 바닥면에 UBR(Unit Bath 

Room)을 설치하여 생배 을 당해층 바닥을 통

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뜬바닥의 높

이는 바닥배수구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할 

것으로 단되며, 일반 으로 80mm 내외일 것으

로 상된다. 바닥 높이는 타일마감 20mm, 뜬바

닥 80mm, 슬라  150mm로 최소 250mm가 소요

될 것으로 상된다.

습식매립형과 습식벽부형은 바닥배수구가 습식 

바닥에 매립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재 유통

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바닥배수구  표

으로 바닥매립형과 벽부형 바닥배수구가 욕실 설

치에 가능하며, 각각 습식매립형과 습식벽부형으

로 설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시공시 바닥배수구 

매립에 필요한 바닥슬라 의 천공  천공 부

의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

으로 단된다.

습식기존방식의 경우, 기존 주택에서 주로 설

치되는 배 설치방식을 나타내며, 당해층의 생

기구 사용에 의한 배수가 하층을 경유하여 배수

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서 유지보수의 어려움,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는 거실 측의 4가지 단면 계획 안을 

나타낸다. 배 의 경우 바닥배  는 천장배

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천장배 으로 설치되었

을 때 천장측에 50mm의 높이가 소요될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재 법규상으로 11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 스 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기 때

문에 스 링클러 설치시 천장에서 100mm의 높

이가 소요된다. 결국 거실 천장고 높이의 제약이 

따르므로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층고에 한 사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 탕배 이 스 링

클러와 함께 설치될 경우, 스 링클러가 설치되

는 높이와 마찬가지로 100mm 높이가 필요하다.

스 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바닥으로 배 을 

구성하는 계획은 거실에서의 2,350mm의 천장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단되나 배 의 매립에 

의해 배 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립된 구조

체를 손상시킬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불

필요한 자원과 노동력 등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3.3 단면계획에 따른 설비 공사비 검토

앞서 검토된 욕실의 생배  시스템 안에 

따른 뜬바닥형, 습식매립형, 습식벽부형, 습식기



- 572 -

존형의 단면계획에 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자 

설비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출하 다.

각 안에 한 정량  비교검토를 하여 욕

실에 구성된 생배 , 생기구  기타 욕실 

구성품 등에 한 순공사비가 산출되었다. 최근

의 물가정보1)를 통하여 구한 재료비,  노무비

는 Table 5와 같다.

구 분 재료비 노무비 합 계

뜬
바
닥
형

배 공사 68 35 103 

생기구공사 1,166 96 1,262 

기타공사 624 3 628 

총 계 1,858 135 1,993 

습
식
매
립
형

배 공사 68 35 103 

생기구공사 1,166 96 1,262 

기타공사 224 3 228 

총 계 1,458 135 1,593 

습
식
벽
부
형

배 공사 68 35 103 

생기구공사 1,166 96 1,262 

기타공사 190 3 194 

총 계 1,424 135 1,559 

습
식
기
존
형

배 공사 84 35 119 

생기구공사 711 96 807 

기타공사 113 2 115 

총 계 909 133 1,042 

Table. 5 단면 안별 순공사비

(단  : 천원)

습식기존형을 기 으로 비교하 을 때, 뜬바닥

형, 습식매립형, 습식벽부형 모두 공사비가 50% 

이상 증가하 다. 이는 체 으로 배 길이가 

기존방식에 비해 어들어 배 공사비는 었으

나 생기구의 경우, 당해층 배 을 해 벽면부

착식 변기를 설치하여 비용이 증가하 고, 트

치, 바닥배수구 등의 부품이 증가하여 기타 공

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뜬바닥의 경우 UBR 설치공사비용이 

증가하여 체 공사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습식매립형의 경우, 육가가격  배 매설 비용

이 추가 으로 소요되어 습식벽부형에 비하여 공

사비가 높게 나타났다. 결국 기존 배 시스템과 

비교하여 약 1.2 만원/㎡의 공사비가 상승하는 결

과를 보 으며, 공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

고 당해층 배 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

로 단된다.

4. 시험시공을 통한 용성 분석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욕실 샤 트 응 방안에 

하여 유지보수성과 상상배  방식의 용성을 

검토하고자 시험시공을 수행하 다.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재건축 정인 3층 벽

식구조의 D아 트에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생배  시스템은 2층 욕실에 설치되었다.

4.1 시험시공 내용

생배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검증해 보고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당해층 배  방식의 시스템

에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앞서 욕실 평면계

획  샤 트+층상피트형의 평면에 하여 샤

트  층상피트의 안목치수 확보와 배 구성에 

따른 문제   용성을 시험시공을 통하여 검

토하 다.

한 소음평가실험을 통해 기존 생배  시스

템 비 도출된 생배  시스템의 설비소음 

감효과를 확인하 다. 기존 욕실 생배   본 

실험에서 용한 당해층 생배 은 table 6의 평

면  단면과 같이 설치되었다.

기존욕실 Lay-out 실험용 욕실 Lay-out

기존욕실 단면 실험용 욕실 단면

Table. 6 시험시공

1) 한국물가 회, 월간물가자료,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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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험시공 결과

(1) 상상배  시스템 용 가능성 검토

본 시험시공에서는 기존 샤 트를 최 한 이용

하여 상상배  시스템의 용성  타당성을 검

토하는 것이  사항이었다. 기존 층하배 방

식의 배 을 상상배  방식으로 바꾸기 해서는 

층상피트 개념을 도입하여 층하로 계획되었던 배

들을 당해층에 수용하며, 기존 배수성능을 확

보하는지를 검 하 다.

상상배  시스템 구성 후 배수성능을 확인한 

결과 기존 생배  방식과 성능이 동일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존 샤 트의 면 을 그

로 이용하고 상상배  방식을 용하여 용성

을 검토한 결과 오수 의 곡 부를 고려했을 때 

최소 300mm 정도의 층상피트의 안목치수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 상 욕실의 경우 

층상피트의 공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2) 층상피트/ 검구 구성  용성 검토

층상피트의 경우 기존 샤 트의 면 을 최 한 

활용하여 계획하 기 때문에 시험시공 계획시에

는 층상피트 안목치수를 최소 250mm 정도를 

상하 으나, 실제 오·배수 을 설치하여 본 결과 

최소 280mm 이상의 안목치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건축치수를 감안해볼 때 최소한 

300mm의 층상피트 안목치수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검구 계획은 층상피트와 샤 트내 배 의 

속구 치에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험

상아 트 평면의 경우 인 방에 검구가 계획되

며, 욕실에 인 한 방에는 붙박이장 등을 설치하

여 검구를 보이지 않게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규모가 작은 아 트 

일수록 이러한 층상피트의 계획이 상당한 부담으

로 작용할 수 있고, 욕실의 이아웃과 층상피트, 

샤 트 계획에 따라 검구의 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 에 건축과 긴 한 조가 필요

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3) 시공성에 한 검토

시험시공을 통하여 시공성을 검토한 결과, 욕

실 바닥을 일체형 바닥 을 이용하여 뜬바닥 구

성하 을 경우, 벽면과 하는 부분의 방수에 

한 해결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이는 

바닥 이 설치되는 윗부분부터 UBR 바닥  안

쪽까지 방수 시트로 시공하고 방수 몰탈과 타일

로 마감처리를 하는 것으로 방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한 건식 2 으로 수· 탕 을 설치할 경

우 거실측 슬래 와 건식온돌패  사이 20mm 

정도의 공층 내에 2 을 설치함으로써 배

을 습식슬라 에 매립하지 않고도 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물론 이러한 수․

탕 배 을 바닥으로 설치하기 해서는 기존 건

식온돌패 의 지지부 측이 수․ 탕 배 을 수

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단

된다.

한 뜬바닥 하부에 설치되는 바닥배수구는 샤

트가 치한 쪽에 면하여 설치하는 것이 향후 

유지 리상 용이할 것으로 단된다.

(4) 상상배  시스템 용에 따른 소음 평가

당해층 배 방식(상상배 )은 변기의 오수배

이 아래층 욕실의 천장 상부를 통과하는 기존 배

방식에 비하여 변기 수  배수시의 소음 차

단효과가 뛰어나다. 당해층 배 방식의 소음 벨 

감 효과를 정량 으로 단하고, 이를 리모델

링 아 트의 개선 방안으로 활용하기 하여 층

간차음측정을 하 다. 그 결과는 Fig 1과 같이 

수시에는 배수 을 통해 달되는 수소음이 

약 4dB 정도 감되며, 변기의 밸 를 러 배수

가 진행될 때의 배수소음은 약 12dB 정도까지 

크게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 배수소

음은 욕실 뿐 아니라 거실이나 안방에서도 크게 

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당해층 배 방식이 층간 

차음성능에 매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하층세 로의 소음 달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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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응성

을 확보하고, 일상 주거생활에서 설비성능의 유

지  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 시스템 계

획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도

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리모델링시 욕실에 용가능한 생배  시

스템 평면안은 샤 트+층상피트형, 샤 트형, 시

범사업단지형으로 구분되며, 단면안으로는 뜬바

닥형, 습식매립형, 습식벽부형이 용 가능한 

안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리모델링 용 상 공

동주택의 평면  층고에 따른 구성에 따라 각 

안에 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계획 기에 

건축과 긴 한 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단된다.

2) 각 단면 안에 따른 공사비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 계획 시 약 1.2 만원/㎡

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공사비 없이 배 시스템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3) 샤 트+층상피트형 안에 하여 UBR 바

닥을 용하여 시험시공을 수행한 결과 샤 트 

 층상피트 각각 최소 비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며, 소음평가실험을 통하여 상상배

 용시 하층세 로의 소음 달 감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리모델링 시장은 재까지 기술 인 노하

우 부족, 건설시장의 구조  특성 등으로 인하여 

신축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차 그 

심이 커지고 있는 성장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생배  시스템 계획

을 리모델링시 용한다면 단 세 에서 과도한 

설비공사비의 추가없이 리모델링의 응성, 유지

리의 편의성, 하층세 로의 소음차단 등과 같

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계획한 생설비 시스템을 

실재 노후 공동주택에 용함으로써 설계·시공에 

한 평가  보완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 2005년도 건설 핵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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