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건축감리는 ‘건축물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안전·공사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

위’로 정의된다[1]. 즉, 감리업무는 시공업무와 분리된 제3의 독립적 위치에서 생산과정을 관리·감독하여 생산성 등을 확보

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결과물 창출을 지원하는 주요 업무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건축감리 대상 사업과 업무의 범위 등

은 관련 법령인 ｢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1호(건

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제시되어 있다[1-3].

위와 같은 감리업무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관리·감독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감리업무는 관리자가 작성한 보고서나 현장 일부에서 수집된 사

진, 동영상 등 자료를 기초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시공단계의 안전 및 품질관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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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ilding supervision can be defined as a major task that involves managing and supervising the 

construction process to support the creation of high-quality results. To successfully perform supervision 

work, it is necessary to collect various information generated in uncertain field conditions, but today, 

supervision is performed based on documents such as reports, so there are limitations in collecting 

information. In fact, it has also been reported that the recent collapse of an apartment building in Korea 

was caused by limitation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in th supervision work.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of digital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building 

supervision work, and presented the prioritized application of them. Priority application was 

quantitatively evaluated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on data through a surve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set the roadmap of digital technology for building 

supervis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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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붕괴 사고는 가벽이 선시공되는 도면 및 구조 검토 내용이 

누락된 상황에서 감리자가 검측을 진행·승인한 것이 주요원인의 하나로 밝혀진 바 있다[4]. 또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

대 시행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산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리업무에 대한 중요성

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5].

디지털 기술은 건축감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한 결

과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실제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BIM, 360도 카메라, 3D 스캐너, 가상·증강

현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반의 현장관리 기술들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

다[6-10]. 단, 건축감리 업무에 있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실질적인 현장 적용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존재하며

[10], 따라서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도가 높은 디지털 기술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감리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적용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 감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디지

털 기술 적용 우선순위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축감리 업무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한 산업 차원의 마

스터플랜 수립 및 전 생애주기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정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서 운영되고 있는 감리 체크리스트의 업무 중 실질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적용·운영되는 공

사단계의 관리·감독업무를 범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된 공사단계 감리업무를 분석하여 업무분야를 5개 대분류 및 14개 세부분류와 같은 2단

계 수준(level)으로 재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업무 중 안전관리자 배치여부 확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여부 

확인,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등은 대분류 ‘안전관리’ 내 세부분류 ‘안전관리 계

획 및 실시 확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체계는 산·학·연 소속 경력 21년 이상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검증을 수행하였다.

둘째, 정책 자료 등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대분류 및 세부분류 업무별로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 종류를 검토

하고, 감리업무 상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기술들을 총 3개 분류(①정보수집 기술, ②시각화 기술, ③정보처리 및 결과공

유 기술)로 그룹핑하였다. 또한 재분류한 업무별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매칭하고, 이에 대해 연구계 및 학계 소속 경력 

13년 이상 전문가 4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증하였다.

셋째, 세부업무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의 종류에 대한 효과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4점 리커드 척도(①매우 효

과가 없다, ②효과가 없다, ③효과가 있다, ④매우 효과가 있다)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4점 척도를 활용한 것은 ‘보통이

다’와 같은 중간 척도가 응답자의 응답 회피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1]. 설문조사는 산·학·연 소속 실무자 37인을 대상으로 약 2주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완성되

었거나 일관성지수가 0.1 미만인 설문지는 제외하였다.

넷째, 수집 데이터를 대상으로 계층적 의사결정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한 디지털 기술 적용 우선

순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AHP는 최적 대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

적인 방법론이며, 국내에서는 효율적인 국가사업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시 적용되는 의사결정기법이다[12,13]. 

따라서 해당 기법은 건축감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정한 방

법론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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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감리 업무 재구성 및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 분석

2.1 건축감리 업무 재구성 방향 설정

국토교통부 고시로서 운영되고 있는 건축공사 감리 체크리스트의 구성은 ①사업단계(공사 전, 공사, 공사완료 단계), ②

감리형태(비상주, 상주, 책임), ③공종분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약전설비, 소방설비), ④업무형태(기본, 기본 외)

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건축분야 공사단계에서 수행되는 약 50여개의 감리업무를 대상으로 업무별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업무 재구성은 현행 체크리스트 상의 업무를 단순화하여 디지털 기술의 적용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감리업무 재구성 방향에 대해서는 경력 22년 이상 산·학·연 소속 전문가 5명(산업계 2명, 학계 1명, 연구계 2명) 대상 2회

의 자문회의를 통해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계 소속 전문가는 감리사 및 시공사 소속이며, 전문가의 경력은 

각각 30년, 22년이며, 연구계는 정부부처에서 관련 업무 수행 중 최근 연구계로 이직한 전문가(경력 24년) 및 건설산업 계약·

시공·감리 등에 관한 다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경력 18년)이다. 또한 학계 전문가 1명(경력 15년)은 학계에서의 연구경력 

뿐 아니라 공동주택 현장에서 감독업무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위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통해 감리업무 재분류 방향은 업무별 유사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Figure 1과 같

이 안전관리 업무의 경우, 체크리스트에서 ‘안전관리’로 분류하고 있는 업무를 포함하여 ‘현장관리’, ‘공정관리’ 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 관련 업무도 ‘안전관리’로서 재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구성하였다.

Figure 1. Example of reclassification of building supervis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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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설정된 건축감리 업무 재구성 방향은 대분류 5개(①시공지도 및 확인, ②현장시공관리, ③공

정관리, ④품질관리, ⑤안전관리) 및 세부분류 14개(대분류 ① 내 2개, 대분류 ②~⑤ 내 각 3개)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내용

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ults of reclassification of building supervision work

Main category(level 1) Sub-category(level 2)

1. Construction guidance and confirmation
1.1 Conformity review with design documents

1.2 Review of design change adequacy

2. On-site construction management

2.1 Construction confirmation

2.2 Attendance of major works and creation of checklist

2.3 Review of subcontract conformity

3. Process management

3.1 Appropriateness of as-plan schedule

3.2 Review of construction preparations an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3.3 Review the performance of the process against the plan

4. Quality management

4.1 Identification of materials in design documents

4.2 Confirmation of materials brought into the site

4.3 Material quality management

5. Safety management

5.1 Confirmation of safety manag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5.2 Identification of high-risk processes(i.e. processes with falling risk, processes with fire risk, etc)

5.3 Maintenance of records

2.2 감리업무별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 분석

선행 연구 및 정책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6-10, 14-16], 건축감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들의 종류는 CCTV, 360카메라, 무인항공기, BIM, 가상·증강현실(AR·VR), 빅 데이터, 인공지능·기계학습

(AI·ML) 등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건축 현장에서 감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수집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장

비는 무인항공기로 한정하여 설정하였는데, 이는 로봇 등 디지털 장비 등은 현 시점에서 경제성 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들에 대해 감리업무 상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그룹핑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①정보 

수집 기술, ②정보 시각화 기술, ③정보처리 및 결과공유 기술로 구성된다. 

Table 2. Type of digital technology available for building supervision work

Main category Sub-category

A. Data collection (A1) Intelligent CCTV&360-degree Camera, (A2) Drone, (A3) IoT·Sensing, (A4) Scanning

B. Visualization (B1)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 (B2) Artificial reality·Virtual reality(AR·VR)

C. Result analysis & sharing (C1) Big-data, (C2) Mobile·Cloud, (C3) Artificial intelligence·Machine learning(AI·ML)

정보 수집 기술(A)은 감리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현장 내 정보 수집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로서, 지능형 CCTV, 360

카메라, 무인항공기, 스캐닝(이미지·텍스트 프로세싱, LiDAR 등) 등의 세부기술로서 구성된다. 또한 정보 시각화 기술(B)

은 현장수집정보를 시각화하여 감리자의 관리·감독·지도 업무를 지원하는 디지털 기술의 개념이며, 세부기술로는 BIM, 가

상 및 증강현실(AR·VR)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정보처리 및 결과공유 기술(C)은 수집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이에 기

초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감리자의 보고서 작성 및 의사소통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로서, 빅 데이터, 모바일·클라우

드, 인공지능·기계학습(AI·ML)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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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리업무별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재분류한 감리업무 및 업무별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 종류를 매칭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와 같은 매칭 

결과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는 건설산업에서의 스마트 및 디지털 기술 활용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연구계 및 학계 소속 전문가 4인(평균경력 13.2년, 연구계 1명, 학계 3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 세부감리 업무와 디지털 기술 종류 간 매칭 결과는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Table 3. Results of analysis of digital technology applicable to each supervision work

Main-category

(level 1)

Sub-category

(level 2)

Applicable digital technology

A. Data collection B. Visualization C. Result analysis & sharing

1. Construction

guidance and

confirmation

1.1 Conformity review with

design documents

A1. CCTV/360 Camera

A2. Drone

A4. Scanning

B1. BIM

B2. AR·VR

C1. Big-data

C3. AI·ML

1.2 Review of design change

adequacy

B1. BIM

B2. AR·VR

C2. Mobile·Cloud

2. On-site

construction

management

2.1 Construction confirmation A1. CCTV/360 Camera

A2. Drone

B1. BIM C1. Big-data

C3. AI·ML

2.2 Attendance of major works 

and creation of checklist

A1. CCTV/360 Camera

A4. Scanning

B1. BIM

B2. AR·VR

C2. Mobile·Cloud

2.3 Review of subcontract

conformity

A4. Scanning C1. Big-data

C2. Mobile·Cloud

3. Process

management

3.1 Appropriateness of 

as-plan schedule

A4. Scanning B1. BIM C1. Big-data

C3. AI·ML

3.2 Review of construction

preparations an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A1. CCTV/360 Camera

A2. Drone

B1. BIM

B2. AR·VR

C1. Big-data

C2. Mobile·Cloud

C3. AI·ML

3.3 Review the performance of

the process against the plan

A1. CCTV/360 Camera

A2. Drone

A3. IoT·Sensing

A4. Scanning

B1. BIM

B2. AR·VR

C1. Big-data

C2. Mobile·Cloud

C3. AI·ML

4. Quality

management

4.1 Identification of materials

in design documents

A1. CCTV/360 Camera

A3. IoT·Sensing

B1. BIM C1. Big-data

C2. Mobile·Cloud

4.2 Confirmation of materials

brought into the site

A1. CCTV/360 Camera

A3. IoT·Sensing

B1. BIM C1. Big-data

C3. AI·ML

4.3 Material 

quality management

A1. CCTV/360 Camera

A3. IoT·Sensing

C1. Big-data

C3. AI·ML

5. Safety

management

5.1 Confirmation of safety

manag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A1. CCTV/360 Camera

A2. Drone

A3. IoT·Sensing

B2. AR·VR C1. Big-data

C2. Mobile·Cloud

C3. AI·ML

5.2 Identification of 

high-risk processes

A1. CCTV/360 Camera

A2. Drone

B1. BIM C2. Mobile·Cloud

5.3 Maintenance of records A4. Scanning C1. Big-data

C2. Mobile·Cloud

C3. AI·ML

단,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세부업무를 기준으로 하위분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 시 데이터 수집 방법인 설문문

항이 매우 다수로 구성되어 설문참여자의 일관성 있는 인식 조사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본 연구

는 업무수준은 세부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의 종류는 대분류 수준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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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우선순위 분석

3.1 개요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세부감리업무별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대분류) 종류를 대상으로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한 우선순위 검토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산·학·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실무자

의 명확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4점 리커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실무자는 Table 4와 같이 총 37명으

로 분석되었다.

Table 4. Career distribution of survey participants

Career(year) Industry(people) Academia(people) Research(people) Sum(people)

5 ≤ career < 10 4 2 1 7

10 ≤ career < 15 6 2 4 12

career ≥ 15 8 4 6 18

Sum(people) 18 8 11 37

위 표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 도출을 위해 인식조사를 수행한 실무자들의 평균 경력은 약 15.4년으로 검토되어 연구범위

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분석 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완성 설문지 및 일관

성지수(consistency index)가 0.1 이하로 평가된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총 33인의 실무자가 평가한 데이터를 기초로 AHP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3.2 세부업무별 디지털 기술 적용 우선순위 평가 결과 및 시사점

수집된 데이터를 기초로 세부업무별 디지털 기술 적용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5. Result of priority analysis

Main-category

(level 1)

Sub-category

(level 2)

Applicable digital technology

Main category A Main category B Main category C

1. Construction

guidance and

confirmation

1.1 Conformity review with design documents 0.402 0.471 0.127

1.2 Review of design change adequacy 　 0.543 0.457

2. On-site

construction

management

2.1 Construction confirmation 0.635 　 0.365

2.2 Attendance of major works and creation of checklist 0.307 0.321 0.372

2.3 Review of subcontract conformity 0.602 　 0.398

3. Process

management

3.1 Appropriateness of as-plan schedule 0.491 　 0.509

3.2 Review of construction preparations an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0.418 0.275 0.307

3.3 Review the performance of the process against 

the plan
0.361 0.342 0.297

4. Quality

management

4.1 Identification of materials in design documents 0.541 　 0.459

4.2 Confirmation of materials brought into the site 0.412 0.298 0.290

4.3 Material quality management 0.513 　 0.487

5. Safety

management

5.1 Confirmation of safety manag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0.352 0.308 0.340

5.2 Identification of high-risk processes 0.497 　 0.503

5.3 Maintenance of records 0.481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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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분류 1에 포함된 세부업무의 경우, ‘A. 정보 수집 기술(1.1 중

요도 0.402)’ 및 ‘B. 정보 시각화 기술(1.1 중요도 0.471, 1.2 중요도 0.543)’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어 우선 

적용이 필요한 기술들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분류 1을 구성하는 세부업무가 설계도서와 현장 상황을 비교·검토

하고, 관리·감독·지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수집에 대한 필요성을 실무자들이 높게 평가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

로 예상된다. 단, 1.2 업무(설계변경 적정성 검토)에서 ‘C. 정보처리 및 결과공유 기술’의 중요도는 0.457로 정보 시각화 기술

과 큰 편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된 바, 해당 기술들이 설계변경 업무 수행 시 감리자-시공자-발주자 간 원활한 의사

소통을 지원하여 프로젝트 결과물의 생산성·안전성·품질 및 감리업무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

후 단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술로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대분류 2에 포함된 세부업무별 디지털 기술의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 ‘A. 정보 수집 기술’ 및 ‘B. 정보 시

각화 기술’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특히 2.1, 2.3 업무(2.1 시공 확인, 2.3 하도급 적정성의 검토)에서 ‘A. 정보수

집 기술’의 중요도(0.635, 0.602)는 ‘C. 정보처리 및 결과공유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고, 관련 문서들을 전자정보로서 변환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행 

문서 중심 감리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예상된다. 또한 2.2 업무(주요공종 입회 

및 체크리스트 작성)의 경우, 3가지 기술 중 ‘C. 정보처리 및 결과공유 기술’의 중요도가 타 기술들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분

석되었다(0.372). 이는 체크리스트, 중간·최종 업무 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문서 작성 업무에 대한 디지털화로 관리·감독·지

도라는 본질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예상되며, 따라서 보고서 등 자동 생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향후 우선 도입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대분류 3 업무의 경우,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 우선 적용이 필요한 디지털 기술 종류는 ‘C. 정보처리 및 결과 공유 기

술’, ‘A. 정보 수집 기술’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정공정표 적정성을 검토하는 3.1 업무에서는 C 기술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빅 데이터, AI·ML 등을 이용하여 해당 현장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사사업 사례(best practice) 등 정보 제공 시 프로젝트의 생산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3.2, 3.3 업무(3.2 공사준비사항 및 세부추진계획 확인, 3.3 공정의 계획 대비 실적 검토·확인)에서는 ‘A. 정보 

수집 기술’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해당 업무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기초로 한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

감독업무가 수행된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공적 공정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과거 유사 사업에

서 참고할 수 있는 예정 공정 내용을 토대로 불확실한 현장 여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결과공유 기술의 우선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대분류 4(4.1 설계도서의 재료 확인, 4.2 자재 확인, 4.3 자재 품질 관리)에서는 ‘A. 정보 수집 기술’ 의 적용 시 업무효

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도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4.1 중요도 0.541, 4.2 중요도 0.412, 4.3 중요도 0.513). 이는 

해당 업무들의 경우,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검수 및 관련 증명서 확인 등이 주요 업무라는 특성이 고려된 결과로 예상되며, 

따라서 IoT·센서, 스캐닝 기술 등의 적용은 감리업무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결과품의 성공적인 품질 확보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대분류 5 업무의 경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적용이 필요한 디지털 기술은 ‘A. 정보 수집 기술’, ‘C. 

정보처리 및 결과공유 기술’로 검토되었다. 특히 5.1 업무(안전관리 계획 및 실시 확인)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업무(5.2 고위

험 공정 확인 및 검토, 5.3 기록유지 및 사고처리)에서 ‘C. 정보처리 및 결과공유 기술’의 중요도가 높게 도출되었다는 것이 

나머지 대분류 업무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안전관리 업무의 경우, 계획의 수립 및 검토 등을 위해 과

거 사업들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 등을 빅 데이터 및 AI 등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가 성공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실무자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국내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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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종, 사고발생원인, 사고발생 환경, 기인물, 조치 결과 등으로 구분된 빅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건축감리 뿐만 아니라 다

양한 건설산업 생애주기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로서 운영되고 있는 공사단계의 건축감리 업무를 재분류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해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적용 우선순위 평가 결과를 결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업무별로 우선 적용이 필요

한 기술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차이에 기인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축감리 업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의 적용방향을 검토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따른 효과성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분석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 수가 비교적 적다는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다수 전문가의 의견

수렴 결과를 기초로 각 디지털 기술별 도입 시급성, 경제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측면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활

용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리업무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과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프로젝트 성과지표(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에 미치는 상호 영향 관계에 대해 구조방정식, 시스템

다이내믹스 등의 방법론을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 약

건축감리는 시공과정을 관리·감독하여 고품질의 결과물 창출을 지원하는 주요 업무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

리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불확실한 현장여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행 감리업무

는 보고서 등 문서자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보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붕괴 사고

의 원인 중 하나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소통의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감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종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선적용 순위를 제시하였다. 우선 적용 순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계층적의사결정기법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축감리 업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적용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 우선순위 분석, 디지털 기술, 건축감리, 업무 효율성, 계층적 의사결정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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