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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도시화로 인한 건축물이 밀집하게 되고, 복합성, 

유연성, 소통, 이질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이 요구되고 있다(최 외 2012). 이때, 건

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로 인하여 건물 간의 이

동 시간이 증가하여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동의 불편함을 줄이고 건축물의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하여 건물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하

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연결통로는 지표면 접촉 

없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며, 건축에서는 주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놓인 다리를 의미한다. 특히 도시 환경에서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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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외피로 둘러싸여 보행자가 비, 바람과 같은 

외부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때, 주

로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를 연결해주며 이보다 

높은 층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의 연결통로는 보행자의 편리함을 주는 것과 동시

에 소매점의 수익을 주기 때문에 대게 대형 쇼핑

센터에 건설되고 있다. 또한 대학교 캠퍼스와 대형 

병원에서도 연결통로를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함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연결통로 형성으로 인하여 환경적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외(2010)의 연구에서는 

기류형성에 대한 해석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건물

의 연결통로로 인한 온열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결통로에 의하여 열전달 및 바람의 영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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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건물의 실내는 인접하지 않은 실내보다 냉⋅난

방 부하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결

통로가 있는 실제 건축물들을 선정하여 연결통로

가 인접 실내 온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이때, 연결통로의 마감재와 형태 및 위

치에 따라 온열환경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하였다. 그러나 연결통로와 건물 사이에 출입문 유

⋅무에 따라 건물 실내에 연결통로가 미치는 영향

이 달라질 것이며, 연결통로의 창호에 의하여 연결

통로가 받는 일사량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적으로 이와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2. 측정 방법

연결통로의 마감에 따른 연결통로 및 건물 내부

의 온열환경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기능 측

정기 LM-8000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다. 연

결통로는 형태와 마감 종류가 다양한 총 40개를 

선정하였다. 측정시간은 2016년 5월 17일부터 

2016년 6월 2일까지 일사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

이 받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측정하였다. 측

정은 바닥에서 1.2 m 떨어진 위치에서 온도를 측

정하였고, 측정 점은 Fig. 1과 같이 연결통로가 위

치한 층의 실내(A, B, H, I)와 연결통로(C, D, E, 

F, G)로 총 9부분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연결통로에 형태 및 마감재에 따른 온열환경을 분

석하기 위하여 마감재 종류, 연결통로의 높이와 길

이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변수에 의한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여부 및 창의 개

폐 여부를 확인하였다. 선정된 40개의 연결통로는 

지붕 마감재에 따라 콘크리트(11개), 석재(10개), 

알루미늄(8개), 플라스틱(6개), 유리(5개)로 Table 

1과 같이 5종류의 마감으로 분류하였다. 알루미늄, 

플라스틱, 유리 마감은 창의 면적이 모두 벽 면적

의 50% 이상으로 창의 면적에 따른 분류는 마감재

가 콘크리트와 석재인 연결통로를 창의 면적이 

50% 이상과 미만으로 분류하였으며, Table 1의 사

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총 9부분에서의 온도 측정값은 측정 시기가 다

르기 때문에 외기온도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하

Fig. 1. Location of measurement.

Finishing 
material

Glass 
area

Photo

(a) Concrete
over 
50%

(b) Concrete
under 
50%

(c) Stone
over 
50%

(d) Stone
under 
50%

(e) Aluminium -

(f) Plastic -

(g) Glass -

Table 1. Classification of passag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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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inishing material
Temperature (°C)

A B C D E F G H I

1

Concrete

26.7 26.7 26.7 26.7 26.7 26.6 26.6 26.5 26.2 

2 26.5 26.7 27.2 27.7 28.1 27.6 27.1 26.9 26.4 

3 29.6 29.7 30.3 30.4 30.4 30.3 30.3 30.2 30.0 

4 27.2 27.2 27.3 27.3 27.4 27.2 27.1 26.9 26.8 

5 28.4 28.5 28.6 28.6 28.6 28.6 28.4 28.3 28.3 

6 28.6 28.7 28.8 28.8 28.8 28.6 28.5 28.2 28.0 

7 28.7 28.8 28.8 28.9 28.9 28.8 28.7 28.3 28.0 

8 28.3 28.4 28.5 28.9 29.0 29.0 28.9 28.8 28.5 

9 27.5 27.6 27.6 27.8 28.0 27.8 27.7 27.7 27.6 

10 27.3 27.6 27.8 28.0 28.5 27.8 27.4 27.3 27.2 

11 26.9 26.9 27.0 27.2 27.3 27.3 27.3 27.3 27.1 

12

Stone

27.1 27.2 27.3 27.3 27.3 27.3 27.3 

13 29.0 29.0 29.1 29.2 29.2 29.2 29.1 29.0 29.0 

14 27.6 27.5 27.5 27.7 27.9 28.0 28.0 27.9 27.2 

15 26.5 26.8 27.0 27.3 27.4 27.3 27.3 27.3 27.2 

16 27.1 27.3 27.7 27.7 27.8 27.7 27.6 27.6 27.5 

17 28.8 29.0 29.5 29.7 30.1 29.5 29.3 28.8 28.7 

18 30.5 30.7 30.8 30.9 31.1 30.9 30.8 30.7 30.5 

19 25.8 25.9 26.0 26.1 26.3 26.2 26.0 25.8 25.7 

20 25.7 25.7 25.8 25.8 25.8 25.7 25.7 25.6 25.5 

21 28.5 28.6 29.5 30.1 29.2 28.7 28.3 26.4 26.2 

22

Aluminium

29.8 29.8 29.9 29.9 30.0 30.0 29.9 29.9 29.8 

23 27.7 27.9 28.0 28.4 28.9 28.5 28.2 27.8 27.7 

24 29.7 29.7 29.8 29.9 30.1 30.0 29.9 29.8 29.6 

25 28.4 28.4 28.6 28.7 28.8 28.8 28.7 28.7 28.6 

26 29.0 29.1 29.3 29.4 29.6 29.5 29.1 29.0 28.8 

27 27.5 27.6 27.7 29.3 29.9 29.6 28.2 27.8 27.6 

28 27.4 27.6 27.7 28.8 29.0 28.8 27.6 27.4 27.3 

29 27.5 27.7 28.2 28.9 29.0 28.8 28.0 27.8 27.7 

30

Plastic

29.0 29.1 29.1 29.2 29.3 29.1 29.1 28.8 29.0 

31 27.7 27.7 27.9 28.8 29.4 28.8 28.2 28.1 28.0 

32 29.0 29.3 30.0 30.4 30.5 30.2 30.1 29.4 29.1 

33 29.7 29.8 29.8 31.8 33.3 32.0 31.5 29.3 29.2 

34 29.4 29.5 29.8 30.0 30.1 29.4 28.4 27.9 27.6 

35 28.4 28.6 29.2 29.6 30.4 29.7 29.2 28.8 28.5 

36

Glass

28.0 28.4 28.8 29.7 30.8 30.2 29.6 27.3 27.1 

37 27.9 28.2 29.1 29.2 29.2 29.3 28.8 28.3 27.8 

38 28.6 28.8 28.9 29.0 29.2 29.1 28.4 28.1 27.3 

39 27.9 28.2 28.4 28.5 28.7 28.6 28.5 28.3 27.8 

40 27.2 27.4 27.6 27.8 27.8 28.4 28.1 27.9 27.8 

Table 2. Temperature of measurement point at passag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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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식 (1)을 이용하여 외기온도 대비 값(Outdoor 

Temperature Contrast Value; OTCV)을 산출하였

다. 식 (1)의 는 내부온도, 는 외기온도를 의

미한다.

   ℃

 ℃
× (1)

3. 측정 결과

3.1. 연결통로에 의한 온열환경 분석

연결통로에 의한 온열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된 40개의 연결통로가 있는 건물부터 

건물까지 총 9부분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체 측정 온도 값을 통하

여 Fig. 2와 같이 연결통로의 중앙(E)에 가까워질

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냄을 확인하였

다. 연결통로는 일사에 의한 영향으로 내부의 온도

는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비교적 

온도가 낮은 건물 내부로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3.2. 연결통로 마감에 따른 온열환경 분석

3.2.1. 지붕 마감재에 따른 온열환경

연결통로 지붕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온도 측정 

결과 값을 OTCV로 산출하였다. Fig. 3은 마감재

에 따른 OTCV 평균값이며, 플라스틱, 알루미늄, 

유리, 콘크리트, 석재 순으로 OTCV가 크게 나타

났다. 다른 재료에 비하여 OTCV가 가장 높게 나

타난 플라스틱 마감에서는 실내 온도가 가장 높아

지는 연결통로의 중앙(E)에서 105.8%로 OTCV가 

가장 낮은 석재 마감(96.3%)보다 9.5% 높은 것으

로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

로 다른 재료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알루미늄, 

유리, 콘크리트 마감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래프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연결통로 중앙(E)에

서 각각 99.5, 99.1, 98.2%로 나타났다. 이때, 유리 

마감에서 연결통로와 건물이 만나는 부분인 B와 

C, G와 H 사이에서 OTCV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결통로와 건물이 만

나는 부분에 출입문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 건물 

실내의 온열환경에 연결통로가 미치는 영향이 다

른 마감에 비하여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감 재

료가 석재인 경우, 중앙(E)에서 96.3%이며 전체적

으로 낮은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

라 마감재별로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원인 마감재

의 열용량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료별 열

용량은 Table 3과 같다. 열용량이 큰 마감재일수

록 외기의 영향으로 인한 실내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느리기 때문에 마감재가 석재, 콘크리트, 알

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순으로 OTCV가 낮게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열용량이 높으면 외부의 

열이 실내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감재의 열용량은 OTCV에 많은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알루미늄, 유리, 플

Fig. 2. Temperature at total measurement point. Fig. 3. OTCV according to finishing material of 
passageway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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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틱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석재에 비하여 마

감 두께가 얇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열용량이 석재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OTCV가 높게 나타난 것

을 확인하였다.

3.2.1. 창호 면적에 따른 온열환경

건축물에 있어 건물 에너지 소비량은 창호 성능

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임 외 2014). 창호 성능은 

실내 온열환경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연결통로는 대부분 채광이나 환기를 위하

여 유리로 된 개구부가 있다. 따라서 유리를 통한 

일사 취득으로 실내 온도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창호가 연결통로의 벽 면적에 차지하는 부분

을 고려해주어야 한다. 이전 유 외(2011), 위 외

(2014) 연구에 따라 창호의 차폐율에 의하여 일사 

취득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연결

통로에서의 창호는 수직입사이며 일반 유리로 투

과율이 약 70-90% 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

는 콘크리트와 석재 마감인 연결통로를 창의 면적

이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Fig. 4와 같이 분석하였다. Fig. 4(a)는 콘크리트 

마감 연결통로로 창의 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연

결통로 중앙(E)에서 OTCV는 100.1%로 나타났으

며, 창의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97.5%로 

나타났다. Fig. 4(b)는 석재 마감 연결통로로 중앙

(E)에서 창의 면적이 50% 이상일 때 98.1%, 50% 

미만일 때 93.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창의 

면적이 50% 이상일 때 OTCV가 약 3% 이상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창을 통한 일사 취득을 반드

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3. 연결통로의 형태에 따른 온열환경 분석

3.3.1. 길이와 위치 높이에 따른 온열환경

3.2에 따라 연결통로 마감은 연결통로의 실내 

온열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연결통로의 길이와 위치한 높이에 따라 온열

환경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마

감재를 이용한 연결통로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실내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때, 형태 외의 실

내 온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창의 면적, 출

입문 여부와 같은 변수가 동일한 연결통로를 두 

개씩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Fig. 5는 동일한 높이에서 연결통로 길이에 따

른 온열환경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선정된 두 

연결통로는 콘크리트 마감이고, 높이가 4 m이다. 

연결통로의 길이가 12, 29 m일 때의 OTCV를 비

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

Finishing material
Heat capacity
(kcal/m3⋅°C)

Concrete 462

Stone 572

Aluminium 589

Plastic 304

Glass 446

Table 3. Heat capacity of finishing material of roof
types

(a) Concrete

(b) Stone

Fig. 4. OTCV according to window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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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 연결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OTCV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결

통로의 길이의 차이는 2배 이상이지만 OTCV의 

차이는 약 1%이기 때문에, 연결통로의 실내 온열

환경은 마감재 종류와 창호 면적에 의한 영향보다 

연결통로의 길이에 의한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

하였다.

그와 반대로 Fig. 6은 동일한 길이를 가진 연결

통로가 위치한 높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

다. 선정된 두 연결통로는 석재 마감이고, 길이가 

14 m이다. Fig. 6은 연결통로가 설치된 높이가 각

각 10, 20 m인 경우의 OTCV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래프를 통하여 연결통로의 길이가 동일한 경우, 

설치된 위치에 따라 2%의 OTCV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두 연결통로가 20 m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 바람에 의한 차이가 적기 때문에 높은 곳에 

위치한 연결통로의 OTCV가 높게 측정되었으나, 

고층 빌딩에 위치한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3.3.2. 출입문 여부에 따른 온열환경

측정 결과를 통하여 연결통로의 출입문 여부에 

따라 건물 내부의 온열환경이 변화한 것으로 판단

되어 연결통로와 건물 사이에 출입문의 있거나 없

는 경우로 나누어 온도차를 Fig. 7과 같이 분석하

였다. 비교 연결통로는 석재 마감으로 양쪽 문이 

모두 열려있는 경우(없는 것과 동일하게 봄)와 양

쪽 문이 모두 닫혀있는 경우로 확인하였고, 통로의 

중앙(E)과 건물 내부(A, B, C)의 온도 차이를 비

교하였다. 분석 결과, A에서 가장 눈에 띄게 온도

차가 발생하였다. 온도차의 감소율은 각각 40.7, 

33.3, 22.7%로 나타났으며, A는 연결통로에서 10 

m 떨어진 지점에서 온도를 측정한 결과로 연결통

로와 건물 사이(0 m)인 C의 결과보다 확연히 차이

가 크게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는 보행자의 편의와 건물의 활용도를 높

이기 위해 설치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결통로의 

온열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결통로부터 건물

까지를 9부분으로 나누어 온도를 측정한 후, 측정 

Fig. 5. OTCV at 4m height by length of 
passageway.

Fig. 6. OTCV at 14 m length of passageway by
different height.

Fig. 7. Temperature difference by opening and 
closing of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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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다르기 때문에 따른 외기온도 영향으로 인한 

OTCV를 산출하여 연결통로의 마감과 형태와 같

은 열 환경 요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으로 연결통로의 중앙에서의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건물 내부로 갈수록 온도

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2) 연결통로의 천장 마감재는 실내 온열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플라스틱과 유

리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열용량이 큰 석재와 

콘크리트가 낮게 나타났다.

(3) 다음으로 창의 면적이 넓을수록 OTCV가 

높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창을 통한 일사 취득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용량이 큰 석재를 사

용하더라도 창의 면적이 넓어질 경우, 열용량이 적

은 마감재를 적용한 것보다 열적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다.

(4) 연결통로의 길이와 위치에 따른 OTCV 차

이는 미비하게 나타났으며, 높이는 바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출입문 개

폐에 따라 연결통로의 중앙(E)과 건물 내부(A, B, 

C)와의 온도차가 발생하였다.

연결통로 내부는 마감재와 창의 면적에 의한 영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연결된 건물 내부의 

온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결통로의 

설치를 통해 얻어지는 보행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연결통로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는 연결통로 설치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결통

로로 인한 온열환경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

써 추후 정확한 창, 출입문, 재료의 물성과 설치 

각도 등과 같은 세부적인 변수 조건에서의 온열환

경 변화에 대한 심화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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