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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거공간에서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

라 목조건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

서 우리나라의 전통건축물인 한옥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동

시에 성능 및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한옥(신한옥)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옥 보급 및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국

가 R&D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Kim et al., 2013; Kim et al., 2014; Seo et al., 2019).

이러한 신한옥 모델 개발 연구 중 건설관리 분야에서는 

공사비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재료 및 공법 개발 연구가 중점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현재까지 7개

의 실제 실증사업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검증되고 있으

며, 신한옥 표준분류체계(HanClass)를 활용하여 실적데이터

를 축적함으로써 공정 및 원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

다. 최근에는 이러한 실적데이터를 토대로 적용공법 및 재

료 변화에 따른 공사비 변화 특성 분석과 더불어 단위단가

식과 회귀식을 적용한 기획단계의 공사비 예측 개념모델 제

시 연구(Seo et al., 2019)가 수행되었다. 기획단계에서의 공

사비 예측은 타당성 분석, 예산 책정, 계획수립 등을 위한 기

초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

한 중요한 요소이며(Skitmore & Ng, 2003; Dursun & Stoy, 

2012; Czarnigowska & Sobotka, 2014; Yeom et al., 2018), 

이러한 점에서 공사비 예측 개념모델은 신한옥을 대상으로 

한 초기단계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전통한옥을 제외한 6개 실증사업 테스트베드의 공

사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사비의 약 24%(테스트베드 평

균값) 이상을 차지하는 목공사의 경우, <Fig. 1>에서와 같이 

다른 공종에 비해 면적당 공사비가 가장 높고, 각 사례별 공

사비 분포차이도 크게 나타나며, 이는 단위단가식(혹은 회귀

식)을 이용할 경우 신한옥의 다양한 조건(구조형식, 지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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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rediction of construction cost in the planning stage that provides basic information for feasibility study, budgeting, 
and planning is an important factor for successful project execution. In this study, a prediction model was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accuracy of estimating the construction cost of Hanok in the planning stage. The cost of this model is 
estimated by two methods. First, the cost of wood work, which accounts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is 
estimated by calculating the approximate quantity under various conditions (structure type, roof type, plane type, etc.). Second, 
the cost of the rest work sections except the wood work is estimated by using the unit cost model. The predictive model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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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등)에 따라 목공사비의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기획단계의 신한옥 전체 공사비 예측의 신

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에 따른 정확도 높은 목

공사비 예측이 요구되나, 개념모델에서 적용한 단위단가식

(혹은 회귀식)은 분석 사례 수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조건 

변화에 따른 정확한 공사비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한옥 전체 공사비 중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목공사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목공사는 구

조형식, 지붕형태, 그리고 평면형식 등 다양한 조건변화에 

따라 개략 물량 자동 산출을 통해 공사비를 예측하고, 이외

의 공종은 단위단가식을 이용해 공사비를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예측모델은 한옥의 단위공간인 칸(間)1)의 개념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사비 예측 모델의 구

성요소를 실증사업 테스트베드 사례를 기반으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신한옥 모델의 기본 유형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는 칸 당 목공사 물량 산출방법, 칸 크기에 따른 부재규격 선

정방법 및 부재길이 산정방법의 정의를 통해 칸 기반의 목

공사 물량 산출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결과

물을 토대로 기본 유형별 공사비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신

한옥 주택 사례를 대상으로 모델검증을 수행한다<Fig. 2>.

2. 모델 구성요소 및 기본 유형 정의

본 장에서는 공사비 예측 모델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이

를 토대로 신한옥의 구조형식, 지붕형태 등 다양한 조건 변

화에 따른 목공사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을 위한 기본 틀을 구

축할 목적으로 신한옥의 기본 유형을 정의한다.

2.1 공사비 예측 모델의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는 예측 모델의 구성요소를 앞서 기술된 실증

사업 테스트베드 사례 및 기존 연구 고찰을 토대로 신한옥

의 구조형식, 지붕형태, 평면형식, 부재유형, 재료유형, 그리

고 칸 크기 정의요소와 같이 6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Table 1>.

Table 1. Classification of prediction model component

Category Component Remarks

Structural 

type

3lyang having 3 purlins and 2 column

5lyang having 5 purlins and 2 column

1goju5lyang having 5 purlins and 3 column

Truss having 1 truss and 2 column

Truss(1goju) having 1 truss and 3 column

Roof type

Gabled roof having a gable at both ends

Hip roof having sloping ends and sides

Hip and gabled roof having characteristics of above two roof

Plan type

‘ㅡ’ shaped plan -

‘ㄱ’ shaped plan -

‘ㄷ’ shaped plan -

Member 

type

Wood frame Column, Girder, Coller beam, Purlin, etc..

Roof frame Rafter, Hip rafter, Roof board, Gable, etc.

Material 

type

Wood
Structural Member, Rectangular lumber, 

board

Glulam Structural Member

Module 

Size 

definition 

element

Floor height(m) 2.4, 2.7, 3.0, 3.3, 3.6

Girder length-3lyang(m) 2.4, 3.0, 3.6, 4.2, 4.8

Girder length-5lyang(m) 3.6, 4.2, 4.8, 5.4, 6.0

Purlin length(m) 2.4, 3.0, 3.6, 4.2

Eave length(m) 0.9, 1.2, 1.5

우선, 구조형식은 ‘3량’, ‘5량’, ‘1고주5량’, ‘트러스’, 그리고 

‘트러스(1고주)’의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2), 구조형식에 따

Fig. 1. Construction cost distribution of work section by area

Fig. 2. Research process and contents 

1)  칸(間)은 한옥의 단위공간으로 4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의미하

며, 기둥간 길이 및 단위면적의 개념을 가진다. 이러한 칸은 구조의 단위로 

확장되어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Cho & Kim, 

2012; Kim, 2012). 

2)  ‘3량’과 ‘5량’은 서까래를 받치는 도리 수에 의해 정의되며, 즉, ‘3량’은 도리 

수가 3개, ‘5량’은 도리 수가 5개를 의미한다. ‘1고주’는 한옥의 평면구성에 

있어 작은 크기인 퇴칸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때 방과 퇴칸사이에 추가

적으로 설치하는 기둥을 고주라 하며, 즉, ‘1고주’는 기둥 수가 1개 더 추가

되어 3개가 된다. ‘트러스’는 목재물량 감소를 통한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적용된 신공법으로 전통구조방식의 구성요소인 대들보, 종보, 동자대공 대

신에 트러스 구조를 적용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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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구구조부의 부재(기둥, 대들보 등) 및 지붕구조부의 부

재(서까래, 추녀 등)에 대한 기본 물량 차이가 발생된다. 지

붕형태는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그리고 ‘팔작지붕’의 3가

지로 분류하였으며3), 지붕형태에 따라 건물단부에 증감되는 

부재가 존재하여 가구구조부 및 지붕구조부의 물량 차이가 

발생한다. 평면형식은 ‘ㅡ’자형, ‘ㄱ’자형, 그리고 ‘ㄷ’자형의 3

가지로 분류하였으며4), 평면형태에 따른 회첨부(꺽임부)에 

따라 증감되는 부재가 존재하여 가구구조부 및 지붕구조부

의 물량 차이가 발생한다. 이상의 3가지 구성요소는 목공사 

물량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예측 모델 개발을 위

한 신한옥 기본유형 정의의 기본요소로 활용되며, 참고로, 

기존 문헌에 의한 다양한 구조형식, 지붕형태, 그리고 평면

형식 중 실증사업 테스트베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정의하

였다.

다음으로, 부재유형(목공사)은 ‘가구구조부’ 및 ‘지붕구조

부’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유형별 부재항목을 가구구조부

의 경우 기둥, 인방, 대들보, 종보 등으로, 지붕구조부의 경우 

서까래, 개판, 추녀 등으로 정의하였다. 전통한옥의 경우 복

잡하고 다양한 부재가 적용되는데 신한옥에서는 신공법을 

기반으로 부재를 단순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실증사업 테스트베드 사례를 기반으로 부재항목을 

정의하였으며, 정의된 부재항목은 부재 수, 규격, 그리고 길

이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 항목으로 활용된다. 부재항목은 

<Table 3>의 (1)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료유형은 ‘원목’과 ‘집성목’으로 분류하였

다. 신한옥의 경우 휨 및 갈라짐 등에 대한 품질 확보를 목적

으로 일부 구조부에 원목 대신 단가가 높은 공학용 목재(집

성목)로 대체하였으며, 따라서, 재료유형은 원목 및 집성목

의 적용 비율에 따른 단가를 조정할 목적으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칸 크기 정의요소에서는 ‘층높이’, ‘대들보길이

(3량)’, ‘대들보길이(5량)’, ‘도리길이’, 그리고 ‘처마길이’의 5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MOLIT (2019)의 소규모 한옥의 건축

구조기준 연구의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KDS 41 

90 05: 2019)를 기반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5가지 칸 크기 

정의요소는 예측하고자 하는 신한옥의 칸 면적(예로써, 대들

보 3m, 도리 3m를 선택한다면 칸 면적은 3*3=9m2) 정의는 

물론 칸 당 부재 수와 칸 크기에 따른 부재규격 및 부재길이 

산출 등을 위한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2.2 신한옥의 기본유형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신한옥의 기본유형을 구조형식(5가지), 지

붕형태(3가지), 그리고 평면형식(3가지)의 조합을 통해 45가

지 유형 (5*3*3)으로 정의하였으며<Fig. 3>, 즉, 구조형식, 지

붕형식, 평면형식 선택에 따라 45가지 유형 중 해당 유형(예

로써, 5량-팔작지붕-‘ㄱ’자 평면)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형식을 중심으로 하

여 5가지 기본 템플릿을 개발하고, 각각의 기본 템플릿에 지

붕형태 및 평면형식을 선정함으로써 45가지 유형에 따른 목

공사 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3. 칸 기반 목공사 물량 산출방법

본 장에서는 앞서 설명된 5가지 템플릿을 구축하기 위하

여 각 부재항목별 칸 당 부재 수 산출방법, 칸 크기별 부재규

격 및 부재길이 산정방법을 정의한다.

3.1 부재 수 산출방법 정의

한옥의 칸은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따라서, 한 칸 당 설치되는 부재 수를 산출하고, 칸의 조합

에 따라 중복되는 부재 수와 평면형태, 지붕형태, 그리고 층

수에 따라 증감되는 부재 수를 고려한다면 한옥 전체에 대

한 부재 수 산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재 수는 대들보 및 도

리방향 칸수, 대들보 및 도리 길이, 지붕형태, 평면형식, 층수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산출되며, 주요부재 수 산출방법

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  ‘맞배지붕’은 건물 2면(전면/후면)에서만 지붕면이 보이는 형태로 건물단

부에 추녀가 없으며 박공을 설치한다. ‘우진각지붕’은 건물 4면 모두에서 

지붕면이 보이는 형태로 건물단부에 박공이 없으며 추녀가 설치된다. ‘팔

작지붕’은 ‘우진각지붕’ 위에 작은 맞배지붕이 올라간 형태로 건물단부에 

작은 박공과 추녀가 설치된다.

4)  평면형태에 따라 ‘ㄱ’자형은 1곳, ‘ㄷ’자형의 경우 2곳의 회첨부가 발생된

다. 이러한 회첨부가 발생됨에 따라 지붕이 꺽이게 되며, 이를 위한 추녀 

및 선자연이 추가적으로 설치된다. 

Fig. 3. Combination concept for definition of Hanok type

Fig. 4. Counting concept for the number 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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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Fig. 4>의 (a)와 (b)에서, ‘기둥’의 경우 1개 칸의 기

둥 수는 4개이며, 2개 칸의 기둥 수는 중복되는 기둥 2개가 

제외되어 6개가 된다. 즉, 대들보 및 도리방향의 칸수가 증

가할 때마다 중복되는 기둥이 발생되며, 이를 고려하면 전체 

기둥 수는 ((대들보방향 칸수*2-(대들보방향 칸수-1))*(도

리방향 칸수+1)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예로써, (b)의 경우 

대들보방향 칸수는 1, 도리방향 칸수는 2이므로, (1*2-(1-

1))*(2+1)=6). 이와 더불어, ‘대들보’의 경우 1개 칸의 대들

보 수는 2개이며, 2개 칸의 대들보 수는 중복되는 대들보 1

개기 제외되어 3개가 된다. 즉, 대들보 및 도리방향의 칸수가 

증가할 때마다 중복되는 대들보가 발생되며, 이를 고려하면 

전체 대들보 수는 (도리방향 칸수+1)*대들보방향 칸수와 같

이 산출할 수 있다(예로써, (b)의 경우, (2+1)*1=3). ‘서까래’

는 일정한 간격(본 연구에서는 테스트베드 사례를 기반으로 

30cm로 정의함)으로 도리에 걸쳐 설치되어 지붕을 받치는 

부재이며, 맞배지붕을 예로 들어, 서까래는 지붕의 전면부와 

후면부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전체 도리길이/0.3+1)*2와 같

이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Fig. 4>의 (c)와 (d)는 1층과 2층 구조의 예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스 표시 부분인 종도리, 주심도

리, 서까래의 경우 층수와 상관없이 부재 수가 동일하나, 기

둥, 대들보의 경우 층수에 따라 부재 수가 증가하게 된다. 따

라서 층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재의 경우 산출식에 층수를 

반영하여 정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칸 기반의 기본 부재 

수 산출방법에 대한 예시로, 지붕형태 및 평면형태에 따라 

부재 수는 증감되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

수에 의한 기본 부재 수 산출과 더불어 지붕형태 및 평면형

태에 따른 부재 증감을 고려하여 각 부재 수 산출방법을 정

의하였으며, 이는 <Table 3>의 (2)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3.2 부재규격 선정방법 정의

부재규격은 크게 2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기둥, 

대들보, 종보, 도리는 대들보길이 및 도리길이에 의해 부재

규격이 자동 결정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

급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KDS 41 90 05: 2019)

을 기반으로 도리 및 대들보길이에 따른 부재규격 정의표

를 작성하였다. <Table 2>는 부재규격 정의표의 일부 예시

이며, 도리길이 2.4m에 대한 각각의 대들보길이(2.4, 3.0, 3.6, 

4.2, 4.8, 5.4, 6.0m)별 부재규격을 3량과 5량으로 구분하여 

정의한 표이다(예로써, 도리길이가 2.4m이고, 대들보길이가 

3.6m인 5량가 구조의 기둥 규격은 0.22*0.23으로 자동 결정

됨).5) 다음으로, 해당 구조기준에서는 서까래와 추녀에 대한 

부재규격도 정의되어 있으나, 입력변수가 많아 예측 모델에 

적용하기에는 복잡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개략견적 활용에

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서까래와 추녀는 물론 해당 구조기준

에 포함되지 않은 부재의 경우는 테스트베드 사례를 중심으

로 각 부재별 규격을 고정값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Table 3>의 (3)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3.3 부재길이 산정방법 정의

부재길이는 층높이, 대들보 길이, 도리길이, 처마길이, 대

들보방향 칸수, 도리방향 칸수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산정되며, 몇 가지 주요 부재의 길이산정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둥, 대들보, 도리(종도리/중도

리/주심도리), 장여(종장여/중장여/주심장여) 길이는 칸 크

Table 2. Sectional size definition of members by length of girder and purlin (partial example)

Purlin length
Girder length 

(3lyang)

Girder length 

(5lyang)

Sectional size (3lyang) Sectional size (5lyang)

Column Girder Purlin Column Girder Coller beam Purlin

2.4 2.4 2.4 0.19*0.20 0.21*0.33 0.21*0.33 0.19*0.20 0.21*0.33 0.15*0.23 0.18*0.33

2.4 3.0 3.0 0.21*0.21 0.21*0.39 0.21*0.36 0.21*0.21 0.21*0.39 0.15*0.24 0.18*0.33

2.4 3.6 3.6 0.22*0.23 0.27*0.42 0.21*0.36 0.22*0.23 0.24*0.42 0.15*0.27 0.18*0.33

2.4 4.2 4.2 0.24*0.24 0.30*0.48 0.21*0.36 0.24*0.24 0.27*0.45 0.18*0.33 0.21*0.33

2.4 4.8 4.8 0.25*0.26 0.30*0.51 0.21*0.36 0.25*0.26 0.30*0.51 0.21*0.39 0.21*0.36

2.4 - 5.4 - - - 0.27*0.27 0.33*0.54 0.24*0.45 0.21*0.36

2.4 - 6.0 - - - 0.28*0.29 0.33*0.60 0.27*0.48 0.21*0.36

5)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KDS 41 90 05: 2019)에서는 3량과 5량

을 대상으로 기둥, 대들보, 종보, 도리 등의 단면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전

통목구조 구조기준에서는 층수는 지상 2층, 층높이는 3.6m, 도리길이는 

4.2m, 처마길이는 1.5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3량의 경우 대들보

길이를 4.8m, 5량의 경우 대들보길이를 6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칸 크기 정의요소를 이러한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정의하였

다. 이와 더불어, 각 부재의 단면규격은 목재의 수종군(가, 나, 다, 라), 등급

(1등급, 2등급), 그리고 지붕하중(보통, 중량)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수종군 라, 2등급, 

중량하중을 기준으로 정의표를 작성하였다. 이는 테스트베드에서 적용된 

부재규격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정의표는 DB로 구축되어 모델과 자동 연

계되며, 즉, 추후 다양한 수종군 및 등급 등에 따른 부재규격을 적용할 수 

있는 확장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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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의요소(층높이, 대들보길이, 도리길이 등)를 입력함에 

따라 해당 입력 수치가 적용된다. 참고로, 장여는 도리받침 

부재로 입력된 도리길이가 적용되며, 대들보의 경우 대들보

길이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보머리길이를 고려하여 자동 

산정된다. 다음으로, 서까래의 길이는 <Fig. 4>의 (d)에서 삼

각형의 빗변 길이가 되며, 지붕물매6), 대들보길이, 처마길이

에 의해 산정된다. 즉, 처마길이는 ((대들보길이/2+처마길

이)2+((대들보길이/2+처마길이)*0.4)2)1/2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부재항목별 길이 산정방법을 

정의하였으며, 이는 <Table 3>의 (4)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4. 신한옥 공사비 예측 모델

본 장에서는 앞서 정의된 신한옥의 기본유형 및 칸 기반 

목공사 물량 산출 방법을 기반으로 5가지 템플릿을 구축한

다. 이를 토대로 구조형식, 지붕형식, 평면형식 선택에 따라 

45가지 유형 중 해당 유형에 대한 공사비 산출이 가능한 모

델을 개발하고, 신한옥 주택 사례를 대상으로 모델검증을 수

행한다.

4.1 신한옥 공사비 예측 모델 개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한옥 공사비 예측 모델의 개념도

는 <Fig. 5>와 같으며, 크게 공사비 예측 모델과 Database로 

구성된다.

우선, DB는 실증사업 테스트베드 DB와 부재규격 정의 

DB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신한옥 표준분류체계

(HanClass)를 활용하여 실증사업 테스트베드의 실적데이

터를 축적한 것으로 템플릿에 원목 및 집성재의 단가정보

를 제공하고, 후자의 경우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KDS 41 90 05: 2019)을 기반으로 3.2절에서 정의된 것으로 

템플릿에 대들보 및 도리 길이에 따른 부재규격 정보를 제

공한다. 단가정보와 부재규격 정보를 별도의 DB로 하여 템

플릿에 자동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함으로써 단가 및 

부재규격의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공사비 예측 모델은 프로젝트 정보 입력, 템플

릿, 그리고 단위단가식 모델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프로젝트 정보는 2.1절에서 정의한 구성요소 중 구

조형식, 지붕형태, 평면형태, 재료유형, 그리고 칸 크기 정의

요소를 기반으로 입력된다. 즉, 해당 신한옥 프로젝트의 층

높이, 층수, 평면형태, 대들보/도리방향 칸수(‘ㅡ’자 부분, ‘ㄱ’

자 부분, ‘ㄷ’자 부분별 칸수 각각 입력), 대들보/도리/처마의 

길이, 그리고, 원목/집성재 적용 비율을 입력하며, 이러한 프

로젝트 입력 정보는 템플릿에 층높이, 칸 수 등의 입력정보

를 제공하고<Fig. 5의 (a)>, 단위단가식 모델에 입력정보에 

의해 자동계산된 건축면적, 연면적, 지붕면적 등의 기본정보

를 제공한다<Fig. 5의 (b)>.

둘째, 템플릿은 3장에서 정의한 부재 수 산출방법, 부재규

격 선정방법, 그리고 부재길이 산정방법을 기반으로 구축하

였다. 이러한 템플릿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젝

트 입력정보를 토대로 각 부재항목별로 부재수 산출(α), 부

재규격 선정(β), 부재길이 산정(γ), 그리고 단가조정(δ)을 수

행하고 물량(α*β*γ) 및 공사비(α*β*γ*δ)를 자동 산출된

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형식(3량가, 5

량가, 1고주5량가 등)을 중심으로 하여 5가지 템플릿을 구

축하였으며, 지붕형태(3가지) 및 평면형태(3가지) 선택에 따

라 해당 유형에 적합한 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3>은 ‘5량가’에 대한 템플릿의 예로써, 지붕

형태가 ‘팔작지붕’일 때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3>의 (1)

은 부재항목을 정의한 것으로, 평면형태에 따른 회첨부(꺽임

부)에 따라 증감되는 부재 물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각 부재

를 ‘ㅡ’자, ‘ㄱ’자, 그리고 ‘ㄷ’자 부분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

였다. 이와 더불어, 지붕형태에 따라 단부에 증감되는 부재

Fig. 5. Concept of construction cost prediction model for modernized Han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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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희ㆍ정영수

물량을 고려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단부 증감 부재항목을 

정의하였다(예로써, 맞배지붕의 경우 도리/장여길이 증가, 

우진각/팔작지붕의 경우 도리/장여길이 감소). <Table 3>

의 (2)는 부재항목별 부재 수 산출방법을 정의한 것으로, 이

는 프로젝트 입력정보(대들보 및 도리방향 칸수(‘ㅡ’자 부분, 

‘ㄱ’자 부분, ‘ㄷ’자 부분), 대들보 길이, 도리 길이, 층수 등)에 

의해서 각 부재항목별로 기본 부재 수는 물론 지붕 및 평면

형태에 따른 증감되는 부재 수가 자동 산출된다. <Table 3>

의 (3)에서는 부재규격 정의 DB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

으로 프로젝트 입력정보(대들보 및 도리 길이)에 의해 주요 

부재(기둥, 대들보, 종보, 도리)의 규격을 자동 결정하며, 결

정된 부재규격에 의해 부재단면적이 자동 계산된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주요 부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재는 테스트

베드 사례를 중심으로 각 부재별 규격 및 단면적을 고정값

으로 정의하였다. <Table 3>의 (4)는 부재항목별 부재길이 

산정방법을 정의한 것으로, 이는 프로젝트 입력정보(대들보 

및 도리방향 칸수(‘ㅡ’자 부분, ‘ㄱ’자 부분, ‘ㄷ’자 부분), 층높

이, 대들보 길이, 도리 길이, 처마길이 등)에 의해서 각 부재

항목별로 길이가 자동 산정된다. <Table 3>의 (5)에서는 실

증사업 테스트베드 DB에서 제공되는 단가정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입력정보(원목 및 집성목 적용 비율)에 의해 적용

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된다. 실증사업 테스트베드 DB에서는 

원목구조재, 집성목구조재, 원목각재, 그리고 원목판재에 대

한 단가정보를 제공하며, 각 부재항목별로 해당 단가정보가 

연계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신한옥 테스트베드에서는 단가

가 높은 집성목을 구조재를 대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원목 및 집성목 비율에 의한 단가조정은 구조재를 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Table 3>의 (2)부터 (5)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부재수, 부재규격, 부재길이, 그리고 적용단가를 기

반으로 <Table 3>의 (6)과 (7)에서는 해당 유형에 대한 목공

사 물량 및 공사비가 자동 산출된다.

마지막으로, 단위단가식 모델에서는 목공사를 제외한 나

머지 공종의 공사비가 산출되며, Seo et al. (2019)의 개념모

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개념모델에서는 연면적, 지

상층면적, 지붕면적, 지하면적으로 구분하고 14가지 공종별 

단위단가를 해당 면적에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였는데7), 

본 연구에서는 목공사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모델을 수정하

였다. <Fig. 5>에서와 같이, 수정된 단위단가식 모델의 공사

비 산출식은 1,003,009 * 연면적 + 274,923 * 지상층면적 + 

238,001 * 지붕면적 + 83,918 * 지하면적과 같으며, 프로젝

트 입력정보에 의해 자동 산출된 면적정보가 적용된다.

4.2 예측 모델 검증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실제 실증사업 테스트베드 중 전통

한옥과 곡보, 홍예보(아치보), 철골조 등 특수부재가 사용된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2개의 신한옥 주택을 대상으로 공사비 

예측 모델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2개 사례에 대

한 층수, 평면형태, 대들보/도리방향 칸수, 대들보/도리/처

마의 길이, 원목 적용 비율 등의 프로젝트 정보를 실제 사례

와 유사하게 입력하였으며, 참고로, 예측 모델에서 사례1의 

경우 건축면적은 86.4m2(실제 건축면적 81.09m2), 연면적은 

129.6m2(실제 연면적은 126.1m2)으로, 사례2의 경우 건축면

적은 72m2(실제 건축면적 71.1m2), 연면적은 144m2(실제 연

면적은 142.2m2)으로 실제 사례와 유사하게 산정되었다.

입력된 프로젝트 정보를 토대로 2가지 사례에 대한 목공

사비(템플릿 적용)와 목공사를 제외한 13가지 공종의 공사

비(단위단가식 모델 적용)를 산출하고 실제공사비와 비교하

였다. <Table 4>는 결과값을 정리한 것으로, 목공사의 경우 

오차율은 각각 –10%(사례 1), 4%(사례2)로, 13가지 공종의 

경우 오차율은 각각 –2%(사례 1), –10%(사례2)로, 총공사

비의 경우 오차율은 각각 –4%(사례 1), –6%(사례2)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값은 초기 기획단계에서 실무활용 가능

한 범위에서의 오차를 보이며, 즉, 기획단계의 신한옥 공사

Table 4. Verification of prediction model by case project analysis 

Category
Case 1 Case 2 

Remark
Actual cost (A) Prediction cost (B) %* Actual cost (A) Prediction cost (B) %*

wood work (1) 70,119,044 77,180,062 -10% 89,973,800 86,503,464 4% applying template

13 work section excluding wood work (2) 206,142,198 210,655,541 -2% 202,026,200 221,851,717 -10% applying unit cost model

Total cost ((1)+(2)) 276,261,242 287,835,603 -4% 292,000,000 308,355,182 -6%

* Error rate = (A-B)/A*100

7)  본 연구에서는 Seo et al. (2019)의 개념모델에서의 단위단가식(Level 2)

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가설공사 단가 + 콘크리트 단가 + 조적공사 단가 

+ 금속공사 단가 + 단열/방수공사 단가 + 마감공사 단가 + 가구공사 단가 

+ 조경/부대토목공사 단가 + 전기공사 단가 + 소방설비공사 단가) * 연

면적 + (목공사 단가 + 창호공사 단가) * 지상층 면적 + 지붕/홈통공사 단

가 * 지붕면적 + 토공사 단가 * 지하면적 = (63,639 + 198,565 + 86,581 + 

14,849 + 78,868 + 288,259 + 3,310 + 16,886 + 112,602 + 139,539) * 연면

적 + (511,801 + 274,923) * 지상층 면적 + 238,001 * 지붕면적 + 83,918 * 

지하면적 = 1,003,099 * 연면적 + 786,724 * 지상층면적 + 274,841 * 지붕

면적 + 83,918 * 지하면적’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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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기획단계의 신한옥 공사비 예측 모델 - 모듈(칸) 기반의 목공사 개략 물량 산출 중심으로 -

비 예측 모델로서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

어, 신한옥 공사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목공사비

를 물량 기반으로 산출한다는 점에서 목공사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및 보완 작업(예로써, 부재항목의 추가 및 삭

제, 부재수, 부재규격, 그리고 단가의 보정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목공사비 산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전체 공사비의 

정확도 및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 기획단계의 신한옥 공사비 예측 정확

도 향상을 목적으로 전체 공사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목공사는 구조형식, 지붕형태, 평면형태의 다양한 조건

에 따라 개략 물량을 자동 산출하여 공사비를 예측하고, 이

외의 공종은 단위단가식을 적용해 공사비를 예측하는 모델

을 제시하였으며, 2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모델 검증을 통

해 개략 견적으로써의 활용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측모델은 경험이 부족한 기술자도 

간단한 프로젝트 정보만 입력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노력의 투입이 없이도 신한옥 주택을 위한 초기 기획단계의 

견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목공사비가 물량기반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최종 결과값만을 제시하는 기존의 단위

단가식(혹은 회귀식) 예측모델에서는 불가능하였던 물량 근

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숙련 전문가는 목

공사비 검토 및 보완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초기 기획 및 설

계단계에서의 견적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단가정보와 부재규격 정보를 별도의 DB로 구축하여 

예측모델과 자동 연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단가 및 부재규

격의 변화에 자유로운 대응이 가능하다.

최근 신한옥 관련 연구에서는 주요 구조부를 목재뿐만 아

니라 철골조, 하이브리드(철골조+목재) 등을 적용하는 공법 

변화를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또한, 대경간 한옥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공법 변화의 경우 현재의 예측

모델은 목재를 대상으로만 공사비가 예측되나, 주요 부재항

목별로 부재수 및 부재길이가 자동 산출되는 구조라는 점에

서 물량산출 방법 및 단가정보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철

골조 및 하이브리드 등 변화되는 공법 적용을 위한 모델확

장이 가능하다. 반면에, 곡보 등 특수부재가 적용되는 신한

옥 및 대경간 한옥의 경우 특수부재 항목에 대한 요소 정의

는 물론 대경간에 적용을 위한 부재규격 정의 등에 대한 보

다 구체적이며 광범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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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획단계에서의 공사비 예측은 타당성 분석, 예산 책정, 계획수립 등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기획단계의 신한옥 공사비 예측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전체 공사비 중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는 목공사는 다양한 조건(구조형식, 지붕형태, 평면형태 등)에 의해 개략 물량을 자동 산출하여 공사비를 예측하고, 
이외의 공종은 단위단가식을 적용해 공사비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2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개략 견적 모델로써의 활용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총공사비의 오차율은 각각 –4%(사례 1), –6%(사례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값은 초기 기획단계에서 실
무활용 가능한 범위에서의 오차를 보였다.

키워드 : 개략 공사비 예측, 목공사 물량, 단위단가식, 신한옥, 칸, 기획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