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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1.1연구의 배경 목

한국정부는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망치 비 30%

감축으로 감축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확정․공

포하고,건물에서도 가정부문 27.0%,상업부문

26.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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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지 약을 한 녹색건축물 활

성화 방안2)수립을 통해 2017년부터는 패시

하우스와 에 지 건축물(에 지소비 30%

감)의 의무화 시행 그리고 2025년부터는 모

든 건축물을 제로에 지 의무화를 추진하는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 인 건물에 지 효

율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녹색건축

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여 이를 이행하기

한 련 법령을 구축하여 나가고 있다.주요

정책으로 건축물 에 지 약설계기 의 강화,

에 지효율등 인증제도의 용 상 확

등 강화,에 지소비증명제도를 시행하고

건축물 에 지소비총량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

하고 있다.특히 도입을 비 인 건축물 에

지소비총량제도는 일년동안 건축물에서 소

비하는 총에 지사용량을 건축물의 연면 으

로 나눠 단 면 당 에 지소비량이 일정기

이하가 되도록 에 지소비량을 리하는 제도

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에 지 효율화 정책을

수립하고 개정하기 해 필요한 국내 건물의

설계 황에 한 객 화 정량화된 자료의

확보가 매우 부족하다. 한 설계자,시공자,

건축주 등이 건물의 계획 설계 시에 건물

의 계획요소 용기술 등에 따라 에 지

감효과를 검토하고 참고할 만한 표 건물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비주거용 건물에

해 실제 국내에서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을

상으로 그 설계 황을 분석함으로써 건물 에

지 효율화 정책의 기 인 기술자료를 확

보하고자 한다. 한 설계 황 분석을 통해 얻

어진 자료로부터 비주거용 건물의 표 건물을

설정하여 건물에 지 약 설계의 검토를

한 표 건물로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1.2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허가 시 의무 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축

물 에 지 약계획서’를 수집하고 제출도서에

기록된 설계 황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내 비

주거용 건축물의 설계 황을 검토하 다.조

사 상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설계된 국

내 비주거용 건물을 상으로 하 다.본 연구

에서 수집된 건물 설계 황 데이터 수는 총

435개 건물이다.

설계 황 분석을 통해 건축물 설계항목별

데이터를 반 하여 표 모델을 작성하고 표

모델의 냉난방 부하 에 지 소요량을 분석

하 다.에 지 부하 분석을 해 행 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제도(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248호)에서 에 지성능 평가를 해 활

용되고 있는 ECO2시뮬 이션 로그램을 사

용하 다.

2.건축물 설계 황 조사

2.1건축물 에 지 약설계기 황

국내 건물의 에 지 약과 련된 법령

제도는 신축건물의 단열기 을 단열재의 두께

로 규정한 1979년 건축법 시행령 상의 ‘건축물

의 열손실 방지 조항’에서 시작되었다.1980년

에 열 류율 제한 규정이 도입되고 1987년에

지역별 단열기 이 구분되었고 1992년 건축물

의 설비기 등에 한 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와 제22조(에 지 약계획서의 제

출)의 규정을 통해 정착되기 시작하 다.3)

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지 약계획서 제출)와 건축물의 설비기

등에 한 규칙 제22조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

주는 신축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

변경에 한 허가신청 등의 경우에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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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이 고시한 에 지 약계획서와 에 지

성능지표(Energy PerformanceIndex,EPI)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 기 은 2013

년에 강화․개정되었고 연면 합계 500㎡이

상의 건축물은 모두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하고,

설계기 의 의무사항 수,설계항목별 데이

터를 기록한 에 지 약계획서 제출 65

이상의 EPI 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한 EPI

수 산정을 한 용도를 7개 용도(사무,

매,숙박,목욕, 람,병원,학교)에서 3,000㎡

이상의 형건물과 3,000㎡미만의 소형건물로

만 구분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건축물 에 지 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일

반사항과 건축 단열구조 정보,기계설비의 종

류,용량 효율 등의 기본정보, 기설비의

기본정보,신재생에 지 설비의 정보를 기록

하는 1항의 기본 설계정보 문서와 2항의 에

지 약 의무사항의 수 여부를 체크하는 검

토서 그리고 첨부문서인 에 지성능지표(EPI)

검토서로 구성된다.EPI 수는 건축,기계설

비, 기설비,신재생 부문으로 구분되며 비주

거용 건축물 형건물의 평가 항목 수는

41개,총 평 의 합계는 119 으로 표 1과 같다.

Constructi
onsector

Mechanic
alsector

Electrical
sector

New&
Renewal

Total

Item 8 16 13 4 41

Score 47 39 21 12 119

Note:Thereisnotincludingitemsforreparationscore.

Table.1ScoreanditemsofEPIforlarge

non-residentialbuildings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건축물 에 지 약계획

서에 명기된 신축 건축물의 설계 황 정보를 수

집․정리하여설계 황데이터의분석을통해어

떠한 설계요소들이 용되고 있고 그 성능이 어

떠한 수 으로 설계되고 있는지 악할 수 있다.

2.2조사 상 건물 황

비주거용 건축물의 설계 황을 조사하기

해 수집된 설계건물의 수는 435개이며 설계된

년도는 표 2와 같고 건물의 용도별 구성은 그

림 1과 같다.

Year
Data

2007 2008 2009 2010 2011 Total

Number 17 71 95 86 166 435

Table.2Summaryofdesignedtimefornon-residential

buildingsinthesurveydata

Fig.1Statusofdistributionbythetypeofbuildinguse

조사된 건물의 설계년도인 허가년도는 2011

년에 166개 건물로 데이터 수가 가장 많고

2010년에 허가된 건물은 86개,2009년의 95개

건물을 조사하 다.조사된 건물의 건물용도

는 사무소 용도의 건물이 157개(36%)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숙박시설용도가 20%,병원이

15%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부지역 건물

이 196개로 약 45%로 조사되었다.

3.건축물 설계 황 분석

제출된 건축물 에 지 약계획서에서 수집

된 건축물의 설계 황을 건축부문,기계설비

부문, 기설비부문,신재생부문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 다.조사된 설계 황 데이터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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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요소별로 그 수 을 악하기 해서 데

이터의 분포 최 값,최소값,평균값, 간

값(Median),최빈값(Mode)등 일반 산출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3.1건축부문

(1)건축규모

조사된 건물의 건축 연면 황은 571.4㎡～

400,060㎡까지 분포하 고 건축면 은 232.6㎡～

55,561.5㎡이 다.지하주차장 기계실 등을

제외한 지상층 층수는 2011년에 설계된 지상

63층의 사무소 건물이 가장 높은 층수로 설계

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2Thenumberoffloorintheanalyzedbuildings

평균 인 설계 층수는 7층이며 가장 설계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건물층수는 4층이었다.건

물의 층수를 5층 이하,5～15층 미만,15층 이

상 고층 건물로 구분할 때 설계된 건물의 분

포는 그림 3과 같다.

기 층의 층고는 평균 4.0m이고 간값은

3.9m로나타났다.분석 상건물들의장변길이와

단변길이는 평균값으로 장변이 75.7m,단변은

39.3m로나타났고장단변비의평균값은1.92이다.

체 평균 창면 비는 36.9%로 나타났다.

연면 10,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창면

비는 33.7%로 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

다.연면 10,000㎡를 과하는 건축물의 창

면 비는 40.9%으로 체 평균의 창면 비

보다 4.0% 높은 편이 다.이는 규모 건물

의 경우 창호면 이 큰 커튼월을 용하여 건

물 외벽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높은 창면 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건물외피 단열

건물의 외피인 외벽,지붕,최하층 바닥,창

호에 한 단열성능의 설계 황을 살펴보면,

외벽의 경우 최소 0.024W/㎡K까지 열 류율

값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평균값은 0.399W/㎡K

이고,가장많이설계되는값(최빈값)은0.360W/㎡K

으로나타났다.2008년에서2011년까지 용된에

지 약설계기 의지역별설계기 인0.47W/㎡K

보다 높은 단열성능으로 설계된 것이다.

지붕의경우 체열 류율의평균은0.209W/㎡K

이고 최빈값은 0.230W/㎡K로 나타났다.외기

에 직 면하는 최하층 바닥의 열 류율은 평

균값이 0.312W/㎡K 고 다수의 건물에 용된

최빈값의 결과는 0.240W/㎡K로 나타났다.

외피의 단열을 해 사용되는 단열재의

용 황을 살펴보면, 체 으로 압출법 보온

이 40.5%로 가장 높게 용되었고 다음으

로 비드법 보온 이 26.9%로 높은 용율을

나타냈다.그림 3은 단열재 종류의 용 황

을 보여주고 있다.

Fig.3Applicationandtypesofthermalinsulation

materials



건축물 설계 황 분석을 통한 국내 비주거용 표 건물의 설정에 한 연구/정 선 외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34, No. 3, 2014 5

창호의 단열성능은 분석 상 건물의 체의

열 류율 평균값이 2.62W/㎡K이고 최빈값과

간값은 동일하게 2.60W/㎡K로 나타났다.

창면 비가40.9%이상인건축물(연면 10,000㎡

과 형건축물)의열 류율값의평균은2.61W/㎡K

로 나타나 체 평균과 매우 유사한 값을 나

타냈다.2008년～2011년에 용된 창호의 열

류율 설계기 은 3.40W/㎡K이하로서 설계

기 보다 매우 높은 단열성능으로 창호를 설

계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창을 통해 손실되는

냉방부하를 이기 해 보다 높은 단열성능

의 유리를 사용하는 등의 설계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설계된 창호의 60.1%가 2㎥/hr․㎡이하의

기 성능을 갖도록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hr․㎡이상의 기 성능이 낮은 창

호도 2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창

호의 단열성능뿐만 아니라 기 성능이 높은

창호의 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창호 유리종류의 설계 황은 그림 4에 나타

내었다. 체 으로24mm로이복층유리와24mm

복층유리의 용비율이 63.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Fig.4Applicationandtypesofwindowglass

3.2기계설비부문

설계에 용된 난방기기의 종류는 다음 그림

5와 같다.히트펌 를 용한 개별냉난방시스

템인 EHP가 20%이상 높은 용율을 보인다.

그림 6의 냉방기기 용 황에서도 EHP는

30%의 높은 용 황을 보 다.이는 5층이

상 규모의 소규모 건물에 쉽게 용되는 시스

템으로 설계시 용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된다.온수보일러가 29%로 난방기기

가장 높은 용 황을 보 고 냉방기기는 흡수

식 냉동기가 25%의 용 황을 나타냈다.

Fig.5Applicationandtypesofheatingplantsystem

Fig.6Applicationandtypesofcoolingplantsystem

난방기기의 효율에 한 설계 황은 그림 5

에 나타난 난방기기 EHP와 효율 데이터가

없는 경우(Noanswer)를 제외하고 온수보일

러,증기보일러 등의 기기에 해 표 3과 같이

최 ,최소,평균, 간,최빈의 값으로 통계 처

리하여 도출하 다.난방기기의 최 효율은

99.0% 고 체 평균 효율은 81.4%,가장 많

은 건물이 채택한 난방기기 효율은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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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난방기기 효율 91.0%는 에 지성능지표

(EPI)에서 기계설비부문에 주어진 배 으로

볼 때 1 만 (92%이상)에 0.9 (89～92%미

만)을 획득할 수 있는 수 의 성능이다.

[%] Max. Min. Aver.Median Mode

Efficiency 99.0 75.2 81.4 90.0 91.0

Table.3Theefficiencyofheatingsourcesystem

냉방기기의 효율은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데 본 연구에서는 EHP를 제외하고 그림 6에

서와 같이 설계 용이 많았던 흡수식 냉동기

의 효율(COP)을 분석하여 표 4에 나타내었

다.조사 상 건물들의 냉방을 해 용된

흡수식 냉동기의 효율은 평균 으로 1.08이고

간값은 1.06,가장 많이 설계에 반 된 효율

은 1.20이 다.평균값은 수집된 흡수식 냉동

기 효율 데이터의 산술평균값을 나타내며

간값은 수집된 데이터의 최 값과 최소값사

이의 분포에서 정가운데 치한 설계 데이터

값을 의미한다.이때 평균값과 간값이 유사

할 경우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깝다

고 할 수 있으며 평균이 푯값의 역할을 할

수 있다.EPI의 배 은 평균효율인 1.08이 0.8

,최빈값 1.20은 만 인 1 을 획득하는 수

이다.

[COP] Max. Min. Aver.Median Mode

Efficiency 3.94 0.60 1.08 1.06 1.20

Table.4Theefficiencyofabsorptionrefrigeration

3.3 기설비부문

건축물 에 지 약계획서에 명기되는 기

설비부문의 설계 황은 변 설비,동력설비,

승강설비,조명설비, 력감시제어설비 등의

데이터이다.본 연구에서는 조명에 지 소비

와 직 련이 있는 주거실의 설계조도,조명

력,조명 원(조명기기),조명제어시스템 유

무,자동조도 멸장치 유무 등에 한 데이터

를 조사 상으로 하 다.

조명설계에 있어 주거실의 설계조도는 형

마트 등의 매시설에서는 1,000lx가 넘는 조

명설계를 하 고 평균 으로 324lx의 조명설

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분석

상 건물의 용도가 그림 1과 같이 사무용 건

물의 비율이 높아 300lx의 조명설계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냈다.주 거실의 조명 도

는 체 평균 21.0VA/㎡으로 나타났고 조명

도 분포 간값은 15.0VA/㎡로 분석되

었다.

주요 조명기기의 종류는 그림 7와 같이

32W 형 등이 체 조명기기 63%의 비

율로 가장 많이 설계에 용되었다.LED의

용은 매우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7Applicationandtypesoflightingequipment

3.4신재생에 지부문

태양열,태양 ,지열,풍력 등 신재생에

지 시스템은 67.1%의 건물에서 반 되지 않

았다.PV등의 태양 시스템이 체 건물

21.0%의 건물에서 설계에 반 되었고 지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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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8.9%의 건물 설계에 용된 것으로 나

타났다.태양열은 2.5%,풍력은 0.5% 수 으

로 설계에 반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4.비주거용 표 건물의 설정

표 건물을 설정하기 한 표 모델의 설계

요소의 값은 항목별로 통계분석 값 에서

푯값으로 선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선정하

다.단열재,창호의 종류,냉난방설비 종류 등

의 설계요소의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는 용

비율이 높은 데이터나 그 종류를 선정하 고

층수,기 층의 층고,창면 비,효율 등은 평

균값을 푯값으로 하 다.건물의 부 별 열

류율 값은 그 용 분포가 크게 나타난 경

우로서 가장 많이 용된 데이터 값인 최빈값

을 그 항목의 푯값으로 정하여 설계데이터

로 선정하 다.

4.1비주거용 표 건물 모델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비주거용 건

축물의 표 건물은 앞선 3장에서 분석한 설계

황 분석 자료를 토 로 지하 1층,지상 7층,

건축면 약 4,440㎡,연면 20,838㎡ 규모의

건물로 표 5와 표6과 같이 설정하 다.

건물의 용도는 설계 황 분석에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한 사무소 건물로 설정하 다.

표 모델의 기 층은 방 별로 공조 존을 구

분하고 외벽으로부터 5m 깊이에 4개의 외주

부와 1개의 내주부 존으로 구성하 다.그 외

엘리베이터 홀 등 코어는 기 층의 간에

치하고 그 면 은 기 층 비 20%로 설정하

다.표 건물의 기 층 평면도와 단면도는

그림 8과 같다.

Designelement Conditions

Outline

Buildinguse Officebuilding

Numberof

floors
7Floors,B1Floor

Typicalfloor

area
2,976.9㎡

Ceilingheight 4.0m

Aspectratio 1:1.92

Window-to-

wallratio
36.9%

Orientation South

Building

Region Centralregion

K-valueof

wall

0.36W/㎡K

(indirectexternalair:0.49)

K-valueof

roof

0.23W/㎡K

(indirectexternalair:0.29)

K-valueof

window

2.60W/㎡K

(indirectexternalair:3.2)

Shading

coefficient
0.6

Window type 24mm Low-edoubleglass

Airleakage 1.5ACH

Table.5Designsummaryofthereferencebuilding

건물 외벽의 열 류율은 0.36W/㎡K,지붕

은 0.23W/㎡K로 설정하 다.외기에 직 면

하는 창호는 24mm Low-E투명복층유리로

열 류율은 2.6W/㎡K로 설정하 고,차폐계

수는 투명복층유리의 일반 인 값인 0.6으로

설정하 다.

Fig.8Planandsectionofthereference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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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lement Conditions

Equipm

-ent

Heatsource

system

Hotwaterboiler:

(12,010kW,2ea,91.0%)

Absorptionrefrigeratingmachine:

(1,260kW,2ea,COP1.08)

HVAC

system
CAV+FCU

Electric

-al

Equp.

Light

condition
300lx

Lightfixture 32W Fluorescentlamp

Lightdensity 15.0W/㎡

Renew

-al
PV Notapplied

Table.6System summaryofthereferencebuilding

열원시스템의설계용량은온수보일러12,010kW,

흡수식 냉동기는 1,260kW로 각각 2 로 설정

하 다.설계용량의 설정방법은 앞선 분석한

설계 황 데이터 업무용 건물로 건축물의

규모가 유사한 건물의 열원시스템의 설계 용

량을 참고하고 기계설비 설계 문가의 설계

자문을 받아 표 모델의 데이터로 선정하여

활용하 다.공조방식은 우리나라 업무용 건

물이 일반 으로 용하며 기본 인 공조방식

의 하나인 외주부 팬코일유닛(FCU),내주부는

정풍량(CAU)시스템을 채택하 다.

건물의 표 운 상태 용도 로필은 건

물의 에 지소비에 큰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 의 하나이다.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제도 운 규정
5)
에서 건물에

지 평가에 활용되는 표 운 조건 용도

별 로필을 그 로 다음과 같이 용하 다.

건물의 사용스 은 오 9시에서 오후 6시까

지이며 공조의 운 시간은 오 7시에서 시작

하여 오후 6시에 종료한다.연 월간 사용일

수는 그림 9와 같이 총 250일로 설정하 다.최

소 도입 외기량은 6㎥/(h․㎡), 탕요구량은

30Wh/(㎡․day),조명시간은 사용스 과 동

일하다.실내발열 도는 재실 도를 55.8Wh/

(㎡․day),기기발열은 126Wh/(㎡․day)로 설

정하 다.실내 난방 설정온도는 20℃,냉방 설

정온도는 26℃로 하 다.

Fig.9Monthlyoperationdayforenergysimulation

4.2에 지 소요량 분석 결과

행 건축물 에 지효율등 평가에서 활용

되고 있는 ECO2 로그램을 활용하여 표 모

델을 모델링하고 에 지 성능 분석을 실시하

다.에 지 성능평가의 기간은 1년을 기

으로 시뮬 이션 분석을 실시하 다.표 건

물의 에 지 소요량 분석은 월별 냉난방 부하,

월별 에 지 소요량의 용도별 사용량,단 면

당 에 지 소요량 등에 해서 분석하 다.

표 건물의 연간 난방부하는 527.5MWh이

고 냉방부하는 621.5MWh로 나타났다.단

면 당 냉난방 기 부하는 50.1kWh/㎡yr로

분석되었다.기존의 선행연구6)에 나타난 비주

거용 건물의 냉난방 기 부하인 57.0kWh/㎡yr

과 비교하여 약 12.1% 감소한 결과이다.이는

창면 비 등 건축 설계요소의 입력값,사용

된 평가툴 등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단열설계에 있어 선행연구는 외벽 기 이

0.47W/㎡K,창호 3.84W/㎡K이므로 본 연구

의 단열성능이 약 23～32%이상 향상된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단된다.그림 10에 표

건물의 월별 냉방 난방부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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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Monthlyheatingandcoolingloadofthe

referencebuilding

연간 소비될 것으로 측되는 에 지 소요

량은 3,431.9MWh로 나타났다.난방에 지는

1,064.8MWh로 31.0%의 비 으로 가장 소비가

높았고 냉방에 지는 1,056.7MWh(30.8%)로 높

게분석되었다.조명에 지는717.6MWh(20.9%),

환기에 지가 404.4MWh(11.8%), 탕에

지가 188.4MWh(5.5%)로 나타났다.가장 많

은 에 지 소요량을 필요로 하는 월은 냉방에

지 소비가 높은 8월로써 400.1MWh로 나타

났다.그 다음으로 난방에 지 소비가 높게 나

타난 1월(391.7MWh)순으로 나타났다.에 지

소비가 가장 낮은 월은 간기인 10월과 5월로

분석되었다.그림 11은 난방,냉방,조명, 탕,

환기의 용도별 에 지 소요량의 월별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표 건물의 연간 단 면 당 에

지 소요량은 151.9kWh/㎡yr로 산출되었다.

Fig.11Monthlyenergyconsumptionbyend-useofthe

referencebuilding

표 건물의 에 지원별 소요량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가스에 지 사용량은 연간

총 1,945.1Mwh로 냉방을 해 소비된 8월의 사

용이 가장 높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난방용

가스 사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건물은

가스 흡수식 냉동기 열원을 사용하므로 냉방을

해 사용된 8월과 7월의 가스사용이 높았다.

탕에 의한 가스 사용량은 월 평균 15.5Mwh

로 연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는 가

스에 지 사용량의 용도별 분포를 보여 다.

Fig.12Monthlygasconsumptionbyenduseofthe

referencebuilding

력에 지 사용량은 연간 총 1,486.8Mwh로

나타났다. 력의 소비량은 난방,냉방,조명,환

기에 의해 발생하며 월 평균 123.9Mwh를 소비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환기용 펌 ,팬 등의 동

력에 의한 력소비가 27.2%로 높은 비 을 차

지하고 조명용 력이 48.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3은 월별 력에 지 사용량의 용도별 분

포를 보여 다.

Fig.13Monthlyelectricityconsumptionbyenduseof

thereference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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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 론

본 연구는 건축물에 지소비총량제도 등 정

부의 건물에 지 효율화 정책 수립 건축물

의 에 지 약 설계 기술 용 시에 참고

할 수 있는 표 건물을 설정하는 데 목 이 있

다.이를 해 국내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물에

지 약계획서’를 수집하고 DB화하여 설계

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비주거용 표 건

물의 설계데이터를 설정하 다.건축물 에 지

성능평가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표 건물의

에 지 소요량을 월별,용도별,에 지원별로

분석하 다.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비주거용 건축물 435개를 상으로 법령

에 따라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시에 제출

하여야 하는 건축물 에 지 약계획서와

에 지성능지표(EPI)검토서,설계도서를

수집하고 설계에 용된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비주거용 건축물의 설계 황을 분석

하 다.

(2)설계 황에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사무소 용도의 건물이 36%로 높은 비

율로 나타났고 평균 설계 층수는 7층 규

모로 분석되었다.건물의 장단변비는 1.92

이고 체 분석 상 건물의 평균 창면

비는 36.9%로 나타났다.건물외피의 단열

성능은 외벽의 열 류율이 0.36W/㎡K,지

붕은 0.23W/㎡K,창호는 2.60W/㎡K로 가

장 많이 설계에 용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단열재의 종류는 압출법 단열재가 설

계에 가장 많이 용되었고 창호는 24mm

로이복층유리가 가장 많이 용되었다.열

원시스템은 난방 탕 공 을 해 효

율 91.0%의 온수보일러와 냉방공 을

해 COP1.08의 흡수식 냉동기가 높은

용 황을 보 다.주요 조명기구는 32W

형 램 로 조명 도가 15.0W/㎡로 나

타났다.신재생에 지시스템은 67%이상

의 건물에서 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고 태양 시스템과 지열시스템이 약 30%

의 수 으로 설계에 반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설계 황 분석을 통해 비주거용 표 건물

의 설계요소의 구성 데이터를 도출한

결과,건물의 용도는 사무소 용도의 건물

로 규모는 지상 7층 지하1층의 기 층 면

2,976.9㎡로 표 5와 그림 8과 같이 비

주거용 표 건물을 설정하 다.

(4)비주거용 표 건물의 연간 총에 지 소요

량은 3,431.9MWh이 고 이 난방에 지

가 31.0%이상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냉

방에 지가 30.8%의 소비 비 을 나타냈

다.다음으로 조명에 지 (20.9%),환기에

지 (11.8%), 탕에 지 (5.5%)순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연간 단

면 당 에 지소요량은 151.9kWh/㎡yr로

분석되었으며 총 에 지소요량 에서 에

지원인 가스는 난방 냉방에 지의 열

원으로 사용되면서 56.7%를 차지하 고

력은 조명,환기에 의해 43.3% 소비 비

을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비주거용 표 건물은 건축물 에 지효율화 정

책 건축물 에 지소비총량제도 도입 등을

한 설계요소 검토 에 지 성능 평가의 참

조를 한 벤치마킹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향후 공동주택 등 주

거용 건물에 한 설계 황 표 건물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매,숙박,병원,학교 등의 다양한

건물 유형에 한 연구로 확 될 필요가 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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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첨단도시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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