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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동주택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CO2 배출량 분석

The analysis on CO2 Emission of Domestic Apartment Housing

dur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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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due to global warming, CO2 emissions is one of the global issues over all areas including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apartment housing has large ratio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its CO2 emissions during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has the most large amount of tatal life cycle of apartment housing. However, there 

are rare research related to this subject. 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2 emissions of domestic apartment 

housing during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in further 

study to decrease CO2 emission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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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주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규제는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전체 화석연료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 산업에

서의 대책마련은 시급하다.1) 이에 정부도 2020년 까지 이산화탄

소 배출량 전망비(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고
2)
, 탄소 배출량 산정 가이드를 내놓는 등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건축물의 전 생애별(건설단계, 운영 및 

유지단계, 해체 및 폐기단계)로 나누어 보면, 사용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 중  공

동주택의 경우 전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67%에 달한

다
3)
. 하지만 이와 관련 연구 수행은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

동주택의 사용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배출량 자료를 수집하고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배출량 감축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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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공동주택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

국내에 관리비공개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4)
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다. 

표 1. 단지분석대상 개요

대상 지역 서울, 경기 등 16개 지역

대상단지의 수 480단지

분석대상 기간 2010년 8월~2011년 7월 (12개월)

준공 년도 1981년 ~ 2010년 (1년차 ~30년차)

분석 내용 난방, 가스, 전기, 수도별 CO2발생량

표 1은 단지분석대상을 나타낸 것이며, 전국 각 지역별(도별, 

광역시별)로 30단지를 선정하여 총 480여 단지의 이산화탄소 배

출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

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비교적 많은 배출량을 보이는 항목

(난방, 가스, 전기, 수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준공년도는 1981

년에서 2010년 사이이다. 분석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7

월까지로 한 해의 이산화배출량을 분석하였다. 대상지역의 이산

화탄소 배출량 자료를 통해서 지역별, 계절별, 경년별에 따른 특

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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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3.1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그림1은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한 해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인천, 경기 지역에서 크게 나

타났고, 지역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사이에서는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2 계절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그림2는 계절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

울(12~2월)로 나누고 그에 따른 항목별(난방, 가스, 전기, 수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평균과 합계를 나타내었다.

그림 2. 계절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절별 이산화탄소의 합은 가을(9월~11월)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특히 전기 소비량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전체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난방은 겨울에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을의 

전기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항목별 이산화탄

소 배출량 중 최대값을 나타낸다. 이는 가을에 냉, 난방용 전기를 

동시에 이용함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3.3 경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그림3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평균을 경과 연도별에 따라 나타

낸 것이다. 경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특정값(2, 18, 21

년차)를 제외하고, 경과년도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증가

하다가, 12년차를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이후 다시 증가한다. 

이는 건축물의 대수선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경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4. 결 론

최근 들어 건설산업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은 전체 건축물에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는 생애주기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유지관리단계에서의 이

산화탄소 배출량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지역별, 계절별, 경년별로 나누어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역과 상관관계가 미비하였고, 전

체적으로 전기사용에 따른 배출량이 가장 높았다. 특히 가을에 전

기 사용으로 인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았고, 이는 

냉·난방용 전기의 동시사용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경년별의 경

우 대수선시기를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예

상되었다. 향후 이 연구의 결과는 배출량 감축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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