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3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27, No. 1, 63−70, 2016

http://dx.doi.org/10.6107/JKHA.2016.27.1.063

www.khousing.or.kr

pISSN 2234-3571

eISSN 2234-2257

MC설계를 적용한 장수명주택 인필의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Infill System for

Long Life Housing Applied with MC Design

왕우철* 임석호**

Wang, Woo-Chul Lim, Seok-Ho

Abstract

Domestic apartment housing has been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housing supply-driven policies for a long

time. As a result, its design, material production,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modeling process, rather than being

systematically performed, were individually approached to cause insufficient linkage between technologies. For these

problems and the supply of long life housing, active research on long life housing has been conducted in Korea since

2005. However, the existing research on long life housing has been focused on a single item with no connection made

between infill systems, and no overall interface rule, resulting in no activation of the business. In this study, for the

supply and activation of long life housing, we aim to analyze the problems of existing long life housing to set up its

matching standards for infill systems.

Keywords : Long Life Housing, Infill System, Interface Rule, Modular Coordination

주 요 어 : 장수명주택, 인필시스템, 정합기준, MC설계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4년 장수명주택 건설 및 인증기준 고시에 따라 1,0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장수명주택 건설기준을 적용해

야 한다. 이는 국내의 공동주택 정책이 양적인 주택공급

정책으로부터 양질의 주택 시공 후 유지관리를 통해 환

경보호 및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

책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인 환경보전의 움

직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

고 있는 현 시점에 국내의 건축산업도 친 환경적이고 순

환형 부품산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수명주택은 건축물의 물리적수명과 사회적수명이 연

장되도록 공동주택의 바닥재, 벽재, 천정재 등의 건축구성

품의 부품화를 통해 거주자의 요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

는 공법이다. 장수명 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건축물

을 구성하는 자재가 거주자의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수리

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장수명 주택은 제도화된 초기단

계로 장수명 주택을 구성하는 구성품에 대한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존 장수명 주택의 경

우 단품 중심의 연구로 인필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종합적인 치수 Rule이 부재하여 인필제품 간 연계

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 웠

다. 특히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고시에 따라 건축물의 물

리적 수명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수명주택의 인

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명주택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인필 간 연계 시 정합기준 및 계획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장수명주택에서 인필에 해당되는 부분을 연

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장수명주택의 리모델링의 효율

성을 제고시키고 주택 내 물리적공간의 변화를 통해 거

주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장수명주택의

설계 시 인필의 설계기준 및 정합기준을 설정하여 설계

시 반영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수명 주택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KS에서 정의

하고 있는 건축정합기준 및 MC설계관련 문헌조사를 실

시하였다.

둘째, 장수명주택 인증기준및 KS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

축정합기준 분석을 통해 장수명주택에 적용되는 인필의

설계Rule을 수립하였다.

셋째, 도출된 인필의 설계 Rule을 바탕으로 장수명주택

Proto-type설계를 진행하였다. 평면계획에서부터 인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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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였으며 설계를 통해 장수명주택 인필시스템의

정합기준 및 계획특성을 검증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장수명주택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이 있는 골조부분과 교체와 수선

이 가능한 내장부분으로 분리한 주택시스템으로 환경의

보호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100년 이상의 사용을 가

능하게 하는 공법이다. 주택은 수명의 장단의 차이가 있

는 많은 자재나 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의 수

명저하가 주택 전체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가족의 성장변화, 기능변화 등을 수용하

지 못한다면 주택이 가지는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장

수명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수명이 길어야 하

며 사회적 기능적으로 새롭게 요구하는 거주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장수명 주택의

인필부분은 가변성을 가진 구성재로 수선 시 변경이 용

이해야 하며 다른 부품과 호환이 필요하다.

2. 정합기준

건축물은 단순히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성재의 나열이

아니라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성재의 조합을 통해 하나의

건축물이 된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습식공법의 구조체

에 규격화된 건축자재의 조합을 통해 건축물을 시공하였

다. 장수명주택은 라멘구조의 구조체에 규격화된 구성재

를 통해 시공할 수 있는 공법으로 효과적인 리모델링과

사후관리를 위해 특히 기준면 설정이 중요하다. 정합기준

에는 자재의 규격이 되는 구성재 기준면과 설계 및 시공

상에서 공간에 설정되는 조립기준면으로 구분된다. 구성

재 기준면은 구성재에 설정되는 기준면으로 구성재의 치

수와 위치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면이다. 조립기준면은

구성재 상호간 구성재가 위치하는 공간에 설정하는 기준

면으로 공간에 조립되는 구성재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공

간에 점유하는 영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장수명주택의 경

우 구조체를 장수명으로 사용하되 건축물을 구성하는 인

필은 수명주기 및 사용용도에 따라 주기적인 교체가 필

요하다. 인필의 교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품

상호간 치수정합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시하는 건축모듈 정합원칙 및 기준

검토를 통해 장수명주택의 인필 설계 시 건축치수 및 기

준을 적용하고자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건축모듈 정

합 원칙 및 기준은 건축물 설계와 건축 구성재의 설계·

생산 과정에서 합리적인 모듈정합을 위한 원칙 및 기준

을 의미한다. 모듈정합의 목적은 구성재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구성재와 현장조립·시공단계에서 치수적으로 정

합할 수 있도록 일정 모듈을 적용하여 건축 분야의 생산

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모듈정합을 통해 건축구성재

의 치수 종류를 단순화하고 적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

며 교체가 원활하도록 건축 구성재의 재료, 형태 또는 생

산방법에 있어 호환성을 확보하여준다.

3. MC설계

인필 제품의 수선 및 교체를 위해서는 장수명 주택의

계획 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건축공간

및 건축자재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치수 기준을 수립이 필

요하다. MC 설계란 Modular Coordination이란 의미로 건

물을 구성하는 건축공간과 건축구성재가 일정한 모듈에

맞게 구성되어 정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MC설계는 모듈

정합을 통해 설계 표준화를 행하는 방법으로 조립기준면

의 간격을 일정한 모듈로 설계하고 이러한 모듈과 조립

기준면에 의해 구조체와 인필 부품이 놓여지도록 설계하

는 것이다. MC설계를 건축에 적용할 경우 건축설계 분

야에서는 계획모듈에 맞추어 조립기준면을 설정하고 자재

및 부품생산 분야에서는 설계표준화 기준에서 규정하는

계획 모듈과 조립기준면을 기준으로 공차와 틈을 고려한

구성재를 제작해야 한다.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서는 신축 및 리모델링 시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부품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건축구성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축 당시부터 리모델링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III. 장수명주택 인필시스템의 정합기준 설정

1. 장수명 주택 인필 계획특성

장수명주택 인증기준에 의하면 가변성, 수리용이성 부

분이 인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계획기준으로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기준 특성을 반영한 설계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명주택 인필계획 시 기

준이 되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 부분을 검토하였다. 특히

인필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평가항목은 가변성 항

I. Introduction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Research scope and method derivation

▼

II. Theoretical considerations

Definition of long life housing and certification criteria

Construction module dimension principles and rules

MC design

▼

III. Analysis of long life housing certification criteria and

construction module dimension rules 

Analysis of long life housing certification criteria 

Analysis of construction module dimension principles and rules

▼

IV. Design of infill proto-type applied with building dimension rules

Construction plans for long life housing infill

Infill proto-type design applied with building dimension rules

▼

V. Conclusion

Figure 1. Research Methods and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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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가변성 항목의 평가기준은 설계 시 꼭 반영되야

하는 필수 항목 3종, 선택사항 6종으로 필수 항목과 선

택항목의 합으로 등급기준을 선택한다.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은 내구성항목과 벽체의 재료 및 배관·기둥의 배치

등을 평가하는 가변성, 그리고 개수·보수 및 점검의 용

이성을 평가하는 수리용이성을 평가하여 종합점수를 기준

으로 심사한다.

장수명주택의 공간가변을 위해서는 인필이 건식화되고

인필과 인필사이의 시공오차를 부품단위의 조합을 통해

해결해야한다. 장수명 주택에서 인필은 수선주기에 따라

교체를 고려하는 건축구성재로 공간의 가변과 수리 시 용

이해야 하기 때문에 서포트와 정합성이 중요하다. 또한

인필과 인필간 접합되기 때문에 건축모듈의 정합원칙 및

기준은 설계 및 생산 시 하나로 통합된 통합모듈과 기준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수명주택의 건축계획 및 자재

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치수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인필의 건식화·부품화, 배관·배선의 이동성

확보를 고려한 장수명주택의 설계기준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서는 건축 설계 시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

준을 근거로 장수명 주택에 적용 가능한 건축 설계기준

을 <Table 2>와 같이 분석하였다.

장수명주택의 인필은 자재의 규격이 되는 구성재 기준면

과 설계 및 시공 상에서 공간에 설정되는 조립기준면으로

구분된다. 구성재 기준면은 구성재에 설정되는 기준면으로

구성재의 치수와 위치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면이다. 조

립기준면은 구성재 상호간 구성재가 위치하는 공간에 설정

하는 기준면으로 공간에 조립되는 구성재의 위치를 지정하

거나 공간에 점유하는 영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장수명주택의 구조체인 골조면을 기준으로 조립기준

면을 설정하였다. 조립기준면은 골조면을 기준으로 시공오

차와 마감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필이 적용되는 평면 및

단면 계획 시 조립기준면을 설정한 후 인필부재를 설계하

였다. 인필제품의 수선 및 교체를 위해서 장수명 주택의 계

획 시 합리적인 정합을 위한 통일된 원칙을 적용하였다.

2. 장수명 주택의 Total Rule

본 연구에서는 장수명주택에 적용되는 인필계획 시 적

용되는 설계기준을 수립한 후 설계를 진행하였다. 장수명

주택 인필은 리모델링과 재사용을 위해 자재의 건식화 및

표준화된 치수체계를 유지해야한다. 거주자의 요구변화에

대응하여 공간의 레이아웃 및 가변을 위해서 인필은 구

조체와 함께 통일된 치수체계를 유지해야한다. 공간의 가

변 시 배관·배선의 이동이 자유롭기 위해서 인필은 구

조체와 설비, 내장재등과 분리되어 설치되어야한다. 또한

Table 1. Long lIfe Housing Certification Criteria (Variability

Evaluation Standards)

Division Variability evaluation items

Support-structure 

method
Required ①

Length ratio of bearing wall and 

columns

Infill-wall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Required ②

Ratio of dry wall among the total walls 

inside the household

-Except for bathroom/indoor PS and 

room for outdoor fans

Required ③

Methods for ease of variability

-Method that does not destroy the 

process prior to the final finishing 

materials 

-Method that does not destroy the 

process prior to the final finishing 

materials of the wall

-Method that does not destroy the 

finishing materials of the ceiling

-Component systematization (furniture-

type, panel-type, mixed-type)

Infill-pipes Optional ①

Pipes of the floor for bathroom/toilet

-Wall piping method

-Method without difference of levels in 

floor

-Method with difference of levels in 

floor

Support-floor 

height
Optional ②

Adding 1 point per 50 mm in rise of 

floor height

-Additional points from 3,000 mm

Infill-spatial 

variability
Optional ③

Dry double floor

-Height available for equipment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Infill-waster-use 

space variability

Optional ④

Bathroom (toilet) transfer

-Presents floor plan and equipment 

drawings after transfer

Optional ⑤

Kitchen (dining room) transfer

-Presents floor plan and equipment 

drawings after transfer

Infill-outer wall 

variability and 

industrialization 

processes

Optional ⑥

Industrialized products of outer walls 

and method to ensure replacement

-precast, prefab methods, etc.

Table 2. Infill-related Construction Standards

Division Applicable scope

Construction module 

dimension principles and 

rules (KSF1503)

Module dimension principles and rules in 

the process of design and production of 

building components, and architectural 

design

Tolerances and dimensions 

of building components 

(KSF1505)

Standard dimensions and tolerances on the 

design dimensions for building compoennts

Preferred dimensions for 

module dimension of 

building components 

(KSF1510)

Module dimension rules of building 

components Preferred dimensions of 

building components in architectural design

Nominal dimensions for 

standard module of bearing 

wall plate for construction 

(KSF1517)

Nominal dimensions for standard modules 

of moving partition for construction

Construction module 

dimension design criteria 

(KSF1525)

Module dimension design criteria for setting 

the position of window openings and main 

structures of the building 

Double floor materials 

(KSF4760)

Regulations on test methods of double floor 

materials used in offices or computer labs

Source. Korean Industri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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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다한 인필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부품간 호환이 중

요하며 부품의 교체 시 구성품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

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장수명주택의 Total Rule을

다음 <Table 3> 과 같이 정의하였다.

IV. 정합기준을 적용한 장수명주택 Infill계획

1. 평면계획

본 연구의 Proto-type은 59 m2의 면적을 갖는 평형을 기

본 모델로하며 구조는 기둥식구조로 계획하였다. 장수명주

택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체를 만든 후 거

주자의 요구에 따라 공간 및 설비의 교체가 용이해야 하

기 때문에 구조체와 인필 구성자재 사이에는 정합기준 및

교체 시 탈부착을 할 수 있는 룰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공동주택의 구조를 기존의 벽식공법이 아닌 기둥

식구조인 라멘구조를 적용하여 장수명주택을 설계하였으며

공간활용 및 재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평면계획을 실시하였다.

장수명주택의 설계기준을 구조체와 인필제품의 정합을

고려하여 300 mm 증분치수를 기본단위로 기둥의 폭과 평

면의 단위치수가 3M단위로 증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바닥 패널을 300 mm의 기본 그리

드에 맞추어 Proto-type 평면을 계획하였으며 그 밖에 부

족한 단위는 100×100 mm의 비 규격모듈을 사용하였다.

장수명주택은 거주자의 라이프사이클에 의해 거주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자의 구성원에 맞추어 공간의 변

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시나리오에 대응

하는 다양한 평면을 계획을 실시하였다. 기존 벽식아파트

및 장수명주택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간변화에 가장 큰

제한이 되는 요소는 물사용 공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

사용공간의 이동을 고려하여 공용설비 코어를 계획한 후

물사용공간의 이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평면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가변을 위해 설비코어

(급수와 배수를 위한 배관이 집적된 코어)를 세대 사이에

설치하여 설비배관의 이동성을 고려하였다. 기존 공동주

택의 경우 계단실과 함께 설비코어를 집중시켜 배치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대 내 평면의 변화를 위해 설비코

어를 계단실과 분리하여 세대 사이에 독립적으로 위치시

켰다. 세대 사이에 위치한 설비코어는 전기배선 및 설비

배관의 설치가 가능하여 초기에는 거실로 사용하다 세대

를 분할 할 경우 설비코어에 배관을 설치하여 물을 사용

하는 주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Table 4>는 공

간가변을 고려한 평면계획이다.

Table 3. Total Rule of Long Life Housing

Segment Definition of rule

Dry-type materials and 

standardized dimension 

system

Use dry-type housing components for 

remodeling and reuse

Separation of structure and 

infill

Easily detachable for replacement of the 

structure, equipment, interior materials and 

exterior materials

Compatibility between 

components

Need to secure performance of components 

when replaced and ensure compatibility

Table 4. Surface Plan Considering Spatial Change

Figure 2. Floor Planning Applying 3M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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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면계획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장수명주택은 거주자의 라이프사

이클에 맞추어 실내공간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다. 기존 공동주택의 실내공간은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방의 배관이 슬래브에 매설하는 타입으로 시공 시 한번

설치되면 변경이 어려웠다. 공간의 확장 및 변화를 위해서

는 설비시설이 변화가 필수적이며 배관과 같은 설비시설

이 구조체와 분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 도면

에서는 이중바닥구조의 단면계획을 통해 물을 사용하는 공

간도 실내에서 공간의 이동이 가능하게 계획하여 공간의

가변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건식바닥시스템을 통해 난방시

설을 계획하였으며 건식바닥시스템은 이중바닥구조의 시공

범위 안에 설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단면계획도 구

조체와 인필제품의 정합을 고려하여 300 mm증분치수를 기

본단위로 하였으며 100×100 mm의 비 규격모듈을 사용하

여 인필 제품의 설치 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3. 인필계획

본 연구에서는 세대내 벽체로 사용하는 압출성형 경량

콘크리트 패널, ALC패널, Drywall 방식을 검토하였다. 장

수명주택의 세대 내 벽체의 경우 거주자의 요구에 의해

공간의 가변이 용이해야한다. 기존 벽식구조의 경우 세대

내 벽체도 바닥슬라브와 상부슬라브 사이에 설치하기 때

문에 벽체 수선 시 벽체와 접합하는 바닥면과 천장면도

훼손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공간의 가변을 위해 바닥

마감면과 이중천장면 사이에 세대 내 벽체를 적용하는 방

법을 고려하였으며 마감면에 접하여 설치 및 해체가 용

이한 Dry-wall공법을 적용하였다.

장수명주택 인증기준에의하면 기존 내력벽 및 기둥의

비율 검토를 통해 공간의 가변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수명주택의 특성을 고려하

여 거주자의 주요구에 대응하는 공간의 가변이 가능하다.

KSF1503에서 권장하는 수평계획 모듈은 2,100 mm 이상

3,600 mm 이하에서는 3M의 증분치수, 3,600 mm 초과

9,600 mm 이하에서는 6M의 증분치수, 9600 mm 초과 시

에는 12M의 증분치수를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

계한 기둥간격은 7,500으로 3M의 증분치수를 적용하여

평면을 설계하였다. 인필-벽체재료 및 시공방법 평가에서

는 세대 내 벽체 중 건식벽체의 비율 평가 및 가변용이

성을 검토히였다. 건식벽체비율을 평가하는 이유는 벽체

를 건식화, 경량화 할 경우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

할 수 있어 공간의 가변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인필-벽체재료 및 시공방법에 KS표준 KS1503을 통

해 3M의 기본모듈을 평면에 적용하였으며, 벽체의 기본

모듈을 1M으로 계획하여 3M단위로 구성되는 세대 내 평

면치수에 벽체가 정합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세대 내 벽

체는 바닥 마감부터 천장의 최종 마감면에 위치하는 것

으로 세대 내 벽체의 설치 위치를 설정한 후 건축구성재

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였다. KSF1505는 건축 구성재의

기본 공차 및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KSF1505의 건축

구성재 치수 결정순서로 설계한 건식벽체의 치수는 다음

과 같다. 인필-벽체 재료 및 시공방법에서 평가하는 가변

용이성 구법은 바닥의 최종마감재 이전 공정을 파괴하지

않는 공법과 벽체의 최종마감재 이전 공정을 파괴하지 않

는 공법과 부품화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가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중바

닥과 이중천장 사이에 세대 내 벽체를 설치하는 것을 제

안하였다. 이중천장은 벽체와 접합하고 있기 때문에 규격

화된 제품의 손상이 없는 높이로 천장달대를 조정하여 조

립기준면에 맞춰야한다. KSF1510은 건축 구성재의 모듈

정합을 위한 우선치수를 규정하고 있다. 3M의 증분치수

를 세대 내 벽체인 건축구성재 치수에도 적용하여 인필

제품의 높이와 폭을 설계하였다. 이중천장은 실내공간의

변화를 위해서는 세대 내 벽체의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

에 접합부의 처리를 표준 마무리재를 사용하여 천장재와

벽체 마감재인 보드류를 분리시켜야한다.

장수명주택의 공간 가변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이중천장을 선시공한 후 세대 내 벽체를 후시공하는

Figure 3. Long Life Housing Proto-type Sectional View

Figure 4. Column Placement Considering 3M Incremental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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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방안을 제안한다. 세대 내 이중천장 일괄시공을 통해

기존 실단위 시공보다 공기를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이중바닥은 벽체와 접합하기 때문에 벽체와의 정합기준

시 수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세대 간 벽체의 경우 수선

주기가 장기적이나 세대 내 벽체의 경우 주 요구에 따라

벽체의 이동이 자유롭다. 세대 내 벽체는 이중바닥의 바

닥 마감 조립기준면에 맞추어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세대 내 벽체의 경우 공간의 가변이 가능한 구성재로 조

립기준면을 바닥마감 조립기준면과 천장마감 조립기준면

사이에 2,400 mm의 벽체가 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

여야하며 접합부위의 훼손방지를 위한 부속자재를 설치해

야한다.

세대 간 벽체의 경우 리모델링 시 손상되는 부분을 최

소화 하기 위하여 벽체와 접합하는 부위에 인필 구성재

와 완충재를 설치가 필요하다. 인필구성재와 완충재의 경

우 별도의 소음 및 차음등의 성능과 관계가 있는 구성품

으로 인필개발 시 성능기준 및 탈부착을 고려한 형태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시공방법의 개발도 필요함을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 수 있었다.

Figure 5. Dry Wall Ratio Calculation Proto-type Floor Plan

Figure 6. Dry Wall Ratio Calculation Proto-type

Figure 8. Application of Dry Double Floor System

Figure 7. Double Ceiling Considering Ease of Variability Figure 9. Bathroom Without Slab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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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대간 벽체의 경우 세대 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

한 벽체의 구성이 필요하며 벽체와 슬라브 사이의 틈을

기밀하게 시공해야한다.

4. 장수명주택의 인필 설계적용 종합평가

장수명 주택에 설치되는 인필은 구조체에 설치 후 리

모델링과 재사용을 위해 자재의 건식화 및 표준화된 치

수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구조체와 설비, 내장재 및 외장

재의 교체를 위해 분리가 용이해야 한다. 장수명주택의

인필은 거주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단

순히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성재의 나열이 아니라 조합원

칙을 가진 인필 구성재의 조합을 통해 하나의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장수명주택은 라멘구조의 구조체에 규격화

된 구성재를 통해 시공할 수 있는 공법으로 효과적인 리

모델링과 사후관리를 위해 특히 설계기준의 설정이 중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명주택의 가변성 평가항목을 근거로

한국산업표준의 건축기준에 맞게 장수명주택의 Proto-type

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수명주택의 설계 시 특성

을 검토하였다. 장수명 주택 설계 시에는 자재의 규격이

되는 구성재 기준과 설계 및 시공상 에서 공간에 설정되

는 조립기준면을 구분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 구성재 기

준은 구성재에 설정되는 기준과 시공 상 틈값을 고려한

공차의 합으로 구성재의 치수와 위치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면을 의미한다. 인필의 조립기준면은 구성재 상호간

구성재가 위치하는 공간에 설정하는 기준면으로 공간에

조립되는 구성재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공간에 점유하는

영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수명이 다한 인필의 교체가 가

능하도록 부품 간 호환이 중요하며 부품의 교체 시 구성

품의 성능이 확보되어야한다.

VI. 결 론

장수명주택은 거주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교체 및

수선이 용이하도록 개발한 공동주택이다. 장수명주택 인

필 시스템은 거주자의 요구에 의해 이설 및 재설치가 용

이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장수명 주택의 인필 제품을 대상으로 인필 간 연

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 하였다.

첫째, 실내공간의 변화 시 재시공이 용이해야 하기 위

해서는 리모델링을 고려한 계획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인

필제품의 경우 현장설치 후 재사용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에 인필부품의 사이즈가 부재별로 다르다. 재사용을 위

해서는 공간의 크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하나 현재 사용

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상호간 호완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둘째, 토탈 치수기준 수립을 통해 인필 제품의 교체 시

필요한 영역성과 위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구조체와 인

필 부품의 접합부에 조립기준면을 설정하면 장수명 주택

의 리모델링 시 인필제품의 접합면에서 조립기준면을 통

하여 MC설계를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인필제품의 재사용을 고려하여 모듈화된 인필 제

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인필제품의 경우 부

품화된 이중바닥시스템은 개발되어 있으나 재사용을 위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실내공간의 변경 시 해체 및 재사용

의 어려움이 있다.

넷째, 인필제품의 접합부 특성을 고려한 완충부재의 개

발이 필요하다. 현재 장수명주택에 적용되는 인필제품의

경우 건식화되고 규격화되어 있어 인필의 교체 시 동일

한 인필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재간 접합부에

서는 교체 시에 두 가지 부재가 다르기 때문에 시공효율

성이 떨어진다. 인필제품간 특성을 고려한 접합부 완충부

재가 개발된다면 인필 제품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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