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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situation that building energy consumption is increasing worldwide, the research utilizing BIM technology 

to analyze building energy has been actively conducted. On the other hand, data input method of the building 

energy analysis has been still manually entered. This paper proposed a improved input method of required 

information for building energy analysis using the ECO2-OD program. As a result, although some required 

information of BIM based design software could be almost entered when it comes to general information and 

architectural sector, it has a problem to be handled in HVAC sector. Therefore, in the both of general and 

architectural sectors, the BIM information from the BIM-based design software could be directly used to 

automatically and systematically input the information. Future research should be studied the algorism and 

method in connection with data exchange to utilize input method of ECO2-OD from BIM data.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저감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BIM 기술이 건설 산업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BIM기술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실무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은 ECO2-OD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ECO2-OD 프로그램 

사용 시, 모든 요구정보의 입력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력과정의 비효율성이 야기되며, 분석 결과의 신뢰도 및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BIM기반 에너지 분석 과정에서 요구정보를 파악하고 BIM기반 설계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BIM 기반 설계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되는 

BIM 정보들을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 중에서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ECO2-OD를 대상으로 에너지 분석을 위한 요구정보를 분석하여 BIM을 이용한 ECO2-OD 프로그램의 정보입력 과정을 개선하고자 한

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평가프로그램인 ECO2-OD는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 및 환경성능평가지수 항목을 정량화하

여  ISO 13790규격에 따라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이다. ECO2-OD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실무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 해당건축물의 조닝, 열원 및 HVAC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 구성, 운전조건 등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가 과정의 간소화 및 정량화로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고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기본으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무진의 이해도가 향상된다. ECO2-OD프로그램의 요구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일반사항으로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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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보, 설계자 정보, 건축물 정보, 지역정보가 포함된다.건축부문에서는 건축물 규모, 형별성능관계내역, 건축물 외피정보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설비부문은 기계설비 부문, 전기설비 부문,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BIM 기반 설계도구로는 Revit과 ArchiCAD가 있다. 언급된 두 프로그램들은 설계과정에서 

건축물에 포함된 객체정보들을 3D모델링을 통하여 해당 객체에 에너지 분석을 위한 속성정보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이다. 하지만 객체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설계자가 에너지 분석에 요구되는 속성정보를 모두 입력하는데 한계가 있어, 에너지 분석 

과정에서 이들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BIM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BIM 기반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되는 BIM

정보와 ECO2-OD의 요구정보를 비교분석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일반사항의 세 가지 하위 항목들은 모두 BIM 기반 소프트웨어에서 생성이 가능한 정보들이다. 건축부문은 건축물 규모, 형별성능 관계

내역, 건축물 외피정보가 하위항목으로 있다. 형별성능 관계내역 항목에서는 외피종류나 벽체구성, 벽체구성에 관한 사항은 입력이 가능

하나, 열관류율을 구하기 위한 열전도율이나 열 저항에 관한 사항은 입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건축물 외피정보에서는 방위, 창면적비, 

건물규모 등 기본사항은 입력이 가능하나, 해당 지역의 차양각, 외벽 평균 열관류율에 관한 사항은 입력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설비

에 관한 사항들은 BIM 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해당 과정에서 직접 대부분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어야한다. 

따라서 BIM 기반 설계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되는 일반사항과 건축부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BIM 정보로부터 직접적으로 입력된다면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에너지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요구정보가 자동으

로 입력됨에 따라 결과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IM정보와 ECO2-OD 프로그램의 입력 요구정보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BIM정보의 에너지 관련 요구정보 입력방안

을 제시한다. 비교분석 결과, BIM정보들은 ECO2-OD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입력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정보 변환과정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요구정보들을 BIM정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

한 데이터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분석과정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분석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향후연구 방향은 BIM정보를 ECO2-OD 프로그램의 입력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변환과 관련된 알고리즘 및 방법 등이 

연구되어야 하며, 설비부문에 해당하는 요구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이 추가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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