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도시화는 현대 경제 및 사화의 발전과 진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세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는 시점에서 

세계 도시인구는 2018년 기준 42억 2천만명, 도시화의 비율은 55.3 

%에 육박한다. 이러한 도시화의 증가는 도시 열섬효과를 발생시키

며, 공기질악화,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에 따른 오염으로 도시환경 

및 인간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antamouris et al. 

2011; Wang et al. 2021; Yao et al. 2022).

또한, 인간의 활동은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로 인한 지구기후 변화는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

친다(Adesina 2020; Chicco and Stephenson 20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수직형 녹화 시스

템(Vertical Greenery System)이 대두되었으며(Ahsan et al. 

2022; Perini et al. 2011), 수직형 녹화 시스템(VGS)은 대기오염 

감소 및 부정적 기후변화 완화 등 도시환경의 개선이 가능한 시스

템으로 수직으로 생장하는 생물학적 구성요소와 생물학적 시스템

을 포함한다(Cheng et al. 2010; Jiang et al. 2018). 생물학적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생물학적 패널 제작을 통해 품질특성을 평가하고

자 하였다(Wang et al. 2021). 패널은 생물의 생육을 위하여 부착

이 용이 하도록 하였으며, 수직형 녹화 시스템을 건물 외관에 설치

하여 건물의 표면온도, 평균복사온도 및 대기온도를 저감을 통하

여 냉방에 소모되는 에너지 수요를 저감시키며, 도시의 공기질 개

선 및 건축물의 녹색 시각화를 통한 공공예술의 형태로 작용한다

(Huang et al. 2019; Perini et al. 2011; Shahab et al. 2020; 

Prebble et al. 2021).

Living Concrete 패널(Living Concrete Panel, 이하 LCP로 약

함)이란 생물의 생육을 위한 패널을 뜻하며, 패널 표면에 생물을 

부착하여 생물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LCP는 다양한 생

물종의 생육이 가능하나 선태류에 속하는 이끼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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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는 완전건조 상태에서도 사멸하지 않으며, 수분 공급을 통

하여 다시 광합성이 가능하다. 또한, 생장을 지속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이끼의 구조는 줄기, 잎, 뿌리의 구별이 뚜렷하

지 않으며, 그 자체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Hwang 

et al. 2009; 2008; Lee et al. 2010). 또한, 체내 수분 저장능력이 

일반적 관엽식물보다 뛰어나며, 혹서 및 혹한에 대한 적응력이 높

아 사계절 녹화가 가능하므로 토양이 없어도 생육이 가능하여 관

리에 용이하다. 이끼의 호흡작용은 일반적인 관엽식물과 달리 광

합성을 통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며, 휴식기에는 탄산가스 동화작용

에 의하여 이산화탄소를 체내에 고정한다.독일의 이끼를 활용한 

시티트리(높이 약 4 m, 가로길이 3 m 및 두께 2.2 m)는 1기당 1년에 

240t의 이산화탄소를 정화할 수 있는 양으로 실제 나무 약 275그

루의 나무와 동일한 공기정화 성능을 가지므로 미세먼지의 오염을 

최대 82 %까지 감소시키며, 주변온도를 최대 4 oC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LCP를 활용하여 이끼의 착근 및 생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일반적인 시멘트 사용시 패널의 pH가 높아 

이끼가 장기간 생존 및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표면이 매끄

러워 이끼의 착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이끼의 착근 및 생육이 가능한 LCP의 모재로

써 pH가 낮은 마그네시아 시멘트를 활용하였으며, 재료의 생산에

서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재료인 황토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끼의 착근성 향상을 위한 표면의 거칠기를 확보하기 위하

여 기포제를 활용하였으며, 수분공급 및 유지를 위하여 수분 흡수

량이 높은 고흡수성수지를 첨가재료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CP로 활용하기 위한 황토-마그네시아 복합체의 기초 물성을 평

가하였으며, 이끼를 착근한 LCP의 환경영향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개요

2.1 사용재료

2.1.1 결합재

실험에 사용된 결합재는 국내 D사의 사소마그네시아(MgO)와 

이와 반응하기 위한 경화제로 국내 D사의 제1인산칼륨(KH2PO4)을 

사용하였다. Table 1과 Table 2는 실험에 사용된 결합재의 화학성

분 및 물리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Type
Purity

(%)

Al2O3

(%)

SiO2

(%)

Density

(g/cm3)

MgO 98.68 0.1 1.1 3.6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magnesia

Type
Purity

(%)

Cl

(%)
pH

Density

(g/cm3)

KH2PO4 99 0.005 4.3 2.34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2.1.2 황토

실험에 사용된 황토는 국내 G사의 황토(Ocher)를 사용하였다. 

황토를 사용한 근거는 시멘트 대신 결합재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 탄소저감의 효과를 가져오며, 토양의 일반적인 특

성과 유사하여 이끼의 생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였다. Table 3은 실험에 사용된 황토의 화학성분 및 

물리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Type
Purity

(%)
Mesh pH

Density

(g/cm3)

Ocher 99 325 9 2.57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ocher 
used in the experiment

2.1.3 혼합재

실험에 사용된 혼합재로 마그네시아 복합체는 속경성 재료로써 

지연재로 붕사(Borax, 이하 R로 약함)를 사용하여 작업성을 확보하였

으며, 기포제는 국내 D사의 탄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carbonate, 이하 SHC로 약함)을 사용하였다. 배합 후 기포가 발생

하는 후기포 방식을 적용하였다. Table 4 및 Table 5는 실험에 

사용된 붕사 및 탄산수소니트륨의 화학성분 및 물리적 특성을 나

타낸 것이다.

또한, 패널의 수분 흡수량을 향상시켜 생물의 생육환경을 향상

시키고자 국내 T사의 고흡수성수지(Superabsorbent polymer, 이

하 SAP로 약함)를 첨가하였다. Table 6은 SAP의 화학성분 및 물

리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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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urity

(%)

Melting 

point

(%)

Boiling 

point

(%)

Density

(g/cm3)

R 99 75 320 1.73

Table 4.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borax

Type
Purity

(%)

Cl

(%)

Fe

(%)

Density

(g/cm3)

SHC 99 0.005 0.003 2.15

Table 5.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sodium 
hydrogen carbonate

Type
Content

(%)

pH

(%)

Retention

Capacity(g)

Density

(g/cm3)

SAP 1.45 6.11 26.50 0.63

Table 6.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SAP

2.1.4 이끼

실험에 사용된 이끼는 다른 일반적인 수종과 달리 생존력이 높

으며, pH, 온도 및 수분공급에 영향이 적고 국내환경에서 분포하

여 서식하는 선태류 식물 중 하나인 서리이끼를 사용하였다. 

2.2 실험계획

2.2.1 LCP의 배합설계 

실험에 사용된 배합표는 W/B 35 %, KH2PO4:MgO=1:0.5, R 3 

%로 Table 7과 같이 고정하였으며, LCP를 제조하기 위한 실험계

획 및 변수는 Table 8과 같이 황토, 기포제 및 SAP 혼합률에 따라 

배합설계를 진행하였다. 고정 근거는 선행연구(Choi et al. 2017)를 

통하여 목표 플로우 200∼250 mm, 목표 압축강도 10 MPa 이상을 

만족하는 배합을 결정하였다.

2.3 평가방법

2.3.1 플로우

LCP의 플로우는 “KS L 5111”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목표 플로

우는 작업성을 고려하여 200∼250 mm를 기준으로 하였다.

2.3.2 압축강도

LCP의 압축강도는 “KS L 5105”에 준하여 50 × 50 × 50 mm의 

큐브형 시편을 성형하여 수중 양생을 실시하였으며, 재령일에 압

축강도를 평가하였다. 재령 7일과 28일의 압축강도의 차이가 동등

수준을 나타내어 28일을 제외한 1일, 3일 및 7일에 대한 강도를 

측정하였다. 목표 압축강도는 조경설계기준에 의하여 녹화용 식생

블럭 강도기준인 7.84 MPa보다 높은 10 MPa을 목표 압축강도로 

설정하였다.

2.3.3 경량 특성

LCP의 경량 특성은 기포제 혼합을 통해 밀도를 감소시켜 패널

의 경량화를 통해 하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경량특성은 

“KS F 4736”에 준하여 패널 소재의 밀도 측정 후 300 × 300 

× 30 mm 크기의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제작된 패널과 황토-마

그네시아 복합재료를 활용한 패널의 밀도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2.3.4 패널온도 저감성

이끼를 착근한 LCP의 패널온도 저감성능은 일조량이 좋은 

지역에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만든 패널과 이끼를 착근한 LCP

를 설치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 

11:00, 14:00 및 17:00 시간대의 패널온도 저감성능을 측정하였

다. Fig. 1은 패널온도 저감성능 시험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Evaluation of temperature reduction performance 

Types W

Binder
R

(MgO×%)
KH2PO4

(Vol.)

MgO

(Vol.)

Plain
0.35 1 0.5 3

LCP

Table 7. Mix table used in the experiment

Type Experimental parameters

Fixed condition W/B 35 %, KH2PO4:MgO=1:0.5, R 3 %

Ocher (B×%) 10, 20, 30, 40, 50

SHC (B×%) 0.25, 0.50, 0.75, 1.00

SAP (B×%) 0.25, 0.50, 0.75, 1.00

Table 8. Experimental plan and parameters for panel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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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고찰

3.1 품질특성 평가

3.1.1 황토 치환율에 따른 플로우

Fig. 2는 황토 치환율(0 %, 10 %, 20 %, 30 %, 40 % 및 50 %)에 

따른 플로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Fig. 2의 결과 황토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플로우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황토 치환율 10 

%의 경우 플로우 210 mm로 0 %의 플로우와 동등 수준으로 나타났

으며, 황토 치환율 20 %, 30 %에서는 플로우 190 mm로 치환율의 

증가에 따른 플로우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황토 치환율 40 %는 

플로우 150 mm, 황토 치환율 50 %는 플로우 120 mm로 치환율의 

증가에 따라 최소 10 %에서 최대 40 %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W/B의 경우 황토가 기존 결합재와 비교하여 배

합수를 흡수하는 표면적이 높아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플로우의 

감소현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LCP로 활용하기 위한 황토의 치환율은 작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 플로우(180 mm 이상)를 고려하여 최적의 황토 치환율을 선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1.2 기포제 혼합률에 따른 플로우

Fig. 3은 황토 치환율 10 % 배합기준으로 SHC의 혼합율(0 %, 

0.25 %, 0.50 %, 0.75 % 및 1 %)에 따른 플로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의 결과 SHC 혼합율이 증가할수록 플로우가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SHC 혼합율 0 %의 플로우 값은 230 mm로 나타났으며, SHC 

혼합율 0.25 %는 플로우 값이 240 mm, 0.50 %는 플로우 값이 

250 mm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SHC 혼합율 40 %는 플로우 값이 

250 mm로 SHC 혼합율 0.50 %와 동일한 플로우 값을 나타냈으며, 

SHC혼합율 50 %는 플로우 테이블의 최대값인 250 mm를 초과하

여 그 이상의 측정값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SHC 혼합율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 공기량이 증

가하여 플로우의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일반적인 기포제를 사용

한 결과와 동등한 양상을 나타내나 SHC는 일반적인 기포 발생 

매커니즘과 달리 결합재의 산성이온과 반응하여 기포를 강렬하게 

발생시키며, 열린기포를 형상함으로써 결합재를 밀어내어 플로우

값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LCP의 이끼를 생육하기 위한 측면에서 

열린기포는 이끼의 수분을 공급하는데 유리한 성능을 보여 이끼의 

생존성을 향상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최적의 SHC 혼합율의 경우

는 이끼 생육성능, 플로우 및 압축강도를 고려하여 SHC 혼합율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1.3 고흡수성수지 혼합률에 따른 플로우

Fig. 4는 SHC 혼합율 0.75 % 배합을 기준으로 SAP의 혼합율(0 

%, 0.25 %, 0.50 %, 0.75 % 및 1 %)에 따른 플로우의 관계를 나타

낸 것이다. Fig. 4의 결과 SAP 혼합율이 증가할수록 플로우가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SAP 혼합율 0 %의 플로우값은 250 mm로 

나타났으며, SAP 혼합율 0.25 %, 0.50 %는 플로우값이 0 %와 

동일하게 250 mm로 나타났다. SAP 혼합율 0.75 %, 1 %에서는 

230 mm로 플로우가 감소하였으며, 1 %초과 시 목표 플로우를 만

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AP가 물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SAP 

Fig. 2. Correlation between ocher ratio types and flow

Fig. 3. Relationship between of flow according to foaming 
       agent composi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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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율이 증가할수록 배합수를 흡수하여 플로우가 감소하는 현상

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SAP가 물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으나 시간에 걸쳐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소량의 SAP 혼합율로는 

플로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적정량의 SAP 혼입은 LCP에 수

분 함유량을 높혀 이끼의 생육의 긍정적인 영향일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압축강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SAP 혼합율을 선정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3.1.4 황토 치환율에 따른 압축강도

Fig. 5는 황토 치환율(10 %, 20 %, 30 %, 40 % 및 50 %) 및 

재령(1일, 3일 및 7일)에 따른 압축강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Fig. 5의 결과 황토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재령 7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황토 치환율 0 %의 

압축강도는 26 MPa로 나타났으며, 황토 치환율 10 %는 23 MPa, 

20 %는 22 MPa, 30 %는 17 MPa, 40 %는 10 MPa 및 50 %는 

6 MPa로 나타났다. 황토 치환율 0 %와 비교하였을 때 황토 치환율 

10 % 및 20 %에서 강도 저하가 크지 않았으나 황토 치환율 30 

%부터 약 35 %의 강도 저하가 나타났으며, 황토 치환율 40 %에서

는 강도가 약 50 % 이상 저하되었다.

또한 황토 치환율 50 %에서는 약 75 %의 강도가 저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황토 치환율 30 % 이상 증가되었을 때 결합재와 

미반응성 물질인 황토 치환율이 증가함으로써 강도가 저하된 것으

로 판단되며, 황토 치환율 40 % 및 50 %에서는 플로우 저하에 

따라 시험체 형성의 충분한 작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압축

강도가 저하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목표하는 압축강도는 조경설계기준에 의하여 녹화

용 식생블럭(벽면녹화) 강도기준 7.84 MPa로 그 이상인 10 MPa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기포제(SHC) 및 고흡수성수지(SAP)의 첨가에 

따른 압축강도 저하가 예상되어 플로우의 영향이 적으면서 압축강

도가 높은 황토 치환율 10 % 배합을 선정하였다.

3.1.5 기포제 혼합률에 따른 압축강도

Fig. 6은 SHC 혼합율(0 %, 0.25 %, 0.50 %, 0.75 % 및 1 %) 

및 재령(1일, 3일 및 7일)에 따른 압축강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다. Fig. 6의 결과 SHC가 증가할수록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재령 7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SHC 혼합율 0 %의 압축

강도는 26 MPa로 나타났으며, SHC 혼합율 10 %는 22 MPa, 30 

%는 21 MPa, 40 %는 19 MPa, 50 %는 10 MPa로 나타났다. 

Fig. 4. Relationship between of flow according to 
           composition ratio of SAP

Fig. 5. Correlation between ocher ratio types and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age

Fig. 6. Relationship between compressive strength and 
         foaming agent composition ratio according to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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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C 혼합율 0 %와 비교하였을 때 SHC 혼합율이 증가함에 따

라 압축강도가 저하되었으며 SHC 0.25 % 혼합율에서 약 15 %의 

강도 저하가 나타났으며 SHC 혼합율 0.50 %, 0.75 %에서는 각각 

약 20 %, 약 25 %의 강도 저하가 나타났고, SHC 혼합율 1 %에서는 

약 60 %의 강도 저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HC의 혼합율 증가에 따라 내부 공극량이 증가

하여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기포제의 혼합율에 따른 경향과 같은 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하여 기포제를 통한 내부 열린공극을 발생시켜도 목표강도

를 만족하기 때문에 목표강도를 만족하며 플로우가 높은 SHC 혼

합율 0.75 % 배합을 선정하였다.

3.1.6 고흡수성수지 혼합률에 따른 압축강도

Fig. 7은 SAP 혼합율(0 %, 0.25 %, 0.50 %, 0.75 % 및 1 %) 

및 재령(1일, 3일 및 7일)에 따른 압축강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다. Fig. 7의 결과 SAP가 증가할수록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재령 7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SAP 혼합율 0 %의 압축강도는 

약 20 MPa로 나타났으며, SAP 혼합율 0.25 %는 약 19 MPa, 0.50 

%는 17 MPa, 0.75 %는 16.7 MPa, 1 %는 약 15 MPa로 나타났다.

SAP 혼합율 0 %와 비교하였을 때 SAP 혼합율 0.25 %에서는 

약 5 %의 강도저하가 나타났으며 0.50 %는 약 13 %, 0.75 %는 

약 15 %, 1 %는 약 23 %의 압축강도가 저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AP의 혼합율에 따라 결합재의 결합에 영향을 미쳐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목표 압축강도인 10 MPa을 만족하는 

SAP 혼합율은 1 % 이상 혼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혼합

율의 증가에 따른 플로우의 감소 및 압축강도의 영향을 보아 1 % 

이하의 SAP 혼합율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3.1.7 경량특성

이끼 활용 LCP의 밀도는 W/B 35 %, 황토 10 %, SHC 0.75 % 

및 SAP 0.5 %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목표 플로우 및 압축

강도를 만족하는 범위는 SAP 1%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에 따른 패널의 경량성을 파악하고자 밀도 특성 평가하였

다. 비교 패널은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패널(이하 Plain으로 약함)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8은 Plain 및 LCP 패널과 밀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Fig. 8의 결과 Plain의 밀도는 1.79 g/cm3로 측정되었으며 LCP의 

밀도는 1.44 g/cm3로 측정되었다.

Fig. 7. Relationship between compressive strength and 
         composition ratio of SAP according to age

Fig. 8. Correlation between panel types and density

패널의 밀도 측정 결과 LCP 패널의 경우 Plain 패널의 밀도보다 

약 20 % 정도 낮은 밀도가 측정되었다. 이 결과 패널의 무게에서 

LCP가 더 낮게 측정되어 기존 건축물에 부착시 하중의 영향을 적

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1.8 패널온도 저감성

Fig. 9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시간별 이끼 활용 

LCP와 시멘트 패널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9의 결과 

AM 11:00의 Plain는 평균 30.9 oC, LCP는 평균 29.5 oC로 나타났

으며 PM 14:00은 Plain 평균 43.9 oC, LCP 평균 42.7 oC로 나타났

고 PM 17:00은 Plain 평균 41.5 oC, LCP 평균 40.0 oC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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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P on the left Plain on the right

(a) AM 11:00

LCP on the left Plain on the right

(b) PM 14:00

LCP on the left Plain on the right

(c) PM 17:00

Fig. 9. Correlation between panel types and time according to 
        temperature

이러한 결과 오전의 경우 패널 온도의 차이가 1.4 oC 차이가 

났으며 오후시간에는 온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이끼가 착근

된 패널이 이끼가 착근되지 않은 패널보다 패널 온도의 저감이 

약 1.2∼1.5 oC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패널의 수직녹화에 의한 온도저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 따라서 수직녹화 시 이끼를 활용한 LCP을 사용하여 

녹화를 장려한다면 녹화로 인한 구조물 내 온도저감효과를 증대시

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및 탄소저감을 위한 이끼활용 Living 

Concrete 패널을 제조하기 위하여 Living Concrete 패널의 품질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며, 이끼 활용에 따른 Living Concrete 패널

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이끼 활용 Living Concrete 패널 제조를 위하여 친환경 재료인 

황토를 치환하여 사용한 패널의 플로우 및 압축강도 시험을 통

하여 최적 배합을 선정하였다. Living Concrete 패널의 품질특

성 평가결과 유동성은 황토 혼합율 증가에 따라 테이블 플로우

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압축강도도 황토 혼합율 증가

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끼 활용 Living Concrete 패널의 경량화를 위하여 밀도 특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비교군으로 시멘트를 사용한 패널과 비

교한 결과 시멘트 패널의 밀도에 비해 약 20 % 낮은 밀도가 

측정되어 하중에 영향을 적게 받아 구조물에 설치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3. 이끼 활용 Living Concrete 패널의 패널온도 저감성을 평가한 

결과 시간에 따른 온도 저감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끼가 착근

된 패널이 이끼가 착근되지 않은 패널보다 온도의 저감이 나타

나 수직형 녹화시스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ype No.
Plain

(oC)

LCP

(oC)

AM 11:00

1 31.0 29.7

2 31.0 29.2

3 31.0 29.5

4 30.8 29.5

5 30.8 29.4

avg. 30.9 29.5

PM 14:00

1 44.1 42.5

2 44.4 42.5

3 43.8 43.1

4 43.2 43.4

5 44.2 42.2

avg. 43.9 42.7

PM 17:00

1 41.6 39.7

2 41.7 39.3

3 41.2 40.6

4 41.4 40.5

5 41.5 39.8

avg. 41.5 40.0

Table 9. Correlation between panel types and temperature according
t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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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마그네시아 복합체 활용 Living Concrete의 품질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본 연구에서는 Living Concrete의 품질특성 평가결과 유동성은 황토 혼합율 증가에 따라 테이블 플로우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

며, 압축강도는 황토 혼합율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량화를 위하여 밀도 특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비교군으로 

시멘트를 사용한 패널과 비교한 결과 시멘트 패널의 밀도에 비해 약 20 % 낮은 밀도가 측정되어 하중에 영향을 적게 받아 구조물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패널온도 저감성을 평가한 결과 시간에 따른 온도 저감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끼가 착근된 

패널이 이끼가 착근되지 않은 패널보다 온도의 저감이 나타나 수직형 녹화시스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