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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it was tried to prove the possibility and effect of coordinate measurement by using MEP layout 

equipment at the construction stage, and to propose a method to improve measurement accuracy during construction. 

For this study, the passenger terminal site, which is a long span structure, was selected and compared with three 

dimensional CAD drawings and construction measurement results using MEP layout equipment for the precise 

construction of long-span irregular curved roof layer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t is possible to construct 

three-dimensional curved roof layers using MEP layout equipment through measurement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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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은 정보의 방대함과 계측 방식이 가지는 기술적 한계 그리고 신기술의 적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공기술의 요구

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 뿐만 아니라,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많은 장비가 발달되고 있다. 따라서 시공 현장

에서는 현장 여건과 장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잘 활용한다면 시공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워크스테이션 내에 네트워크화 된 디지털 장치로 인해 자동화되고 지능적인 분석을 통해 추가로 악용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정보 

및 지식이 생성됩니다.1) BIM은 표면 상으로는 현존하는 문헌에서 이러한 첨단 기술 중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설계 

및 건설 관행에서 점차 표준화되고 있습니다.2) BIM은 통합 프로젝트 관리 팀이 사전, 중간 및 사후 건설 또는 인프라 개발에 대한 공동 작업

을 수행하고 지식을 공유 할 수있는 디지털 포털을 제공합니다.3),4) BIM이 전통적인 2D 디자인과 같은 전체 설계 시간을 절약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BIM은 MEP 조정 관련 변경 주문을 통하여 전체 주문의 변경 비율을 줄일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5),6),7) MEP 

coordination 생산성은 coordination 전략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순차적 coordination 전략은 병렬 전략보다 3 배 빠르게 수행되었습니다. 

순차적 coordination 전략은 정보의 집중을 감소시켰다.8)

2. MEP layout 측량장비의 특징

BIM 으로 설계된 도면이나 모델링 자료들의 위치 정보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Field BIM 은 크게 3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① 3 차원 좌표를 활용한 기계 설비 및 시공위치를 측정하고 측량하는 기능

② 3D BIM 데이터를 백그라운드 맵으로 사용하여 현장에서 설계와 시공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는 기능

③ 로보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측량기능

이 세가지 기능을 융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공 BIM 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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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EP layout 측량기 프로세스

3. 결 론

여객터미널 현장에서는 3 차원 곡면 지붕층의 정밀 시공 계측을 시공중에 요구하였고 MEP layout 장비를 이용하여 3D CAD 도면과 시공 

계측 결과값을 비교 검토하면서 시공하게 되었다. 계측값과 도면 좌표값의 최대 편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설계 도면상의 좌표와 시공상의 편차

량를 계산하기 위하여 9 개 지점의 수직철골의 위치를 측정하여 도면좌표(설계좌표)와 비교하였다. 3 차원 곡면 시공중 작업자가 직접 수동으

로 계측을 하여야 하는데 지붕층이라는 건물 특성상 고도가 높고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풍하중에 대한 작업자의 불안감이 

증가되므로 최대 편차량이 일부 구간에서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계측시 외기 상태가 바람이 불고 안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계측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측데이터 보정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정 작업을 위한 시공편차량 계산시 전문인

력이 투입되어 정확한 편차량을 관측값에 보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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