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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복잡하고,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

해서 거푸집의 정확한 물량산출은 중요하다. 하지만 건설

사에서는 거푸집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골조 협력업체 또한 공사 시작 전까지 정확한 물량을 산

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건설공사 과정

에서 기성급 지급이나 공사 완료 후에 정산 프로세스에서 

많은 클레임이 발생하고 있다. 

2D 도면 기반의 거푸집 물량산출은 도면에 대한 이해

와 부재간 겹침 부위 등에 대한 고려 등이 필수적이다. 그

로 인하여 사람에 의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며, 자동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BIM을 활용하여 시간 및 오류 절감이 가능할 뿐만 아

니라 3D 시각화를 통해 거푸집 설계를 정확하게 직관적으

로 이해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

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BIM 소프트웨어는 거푸집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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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물량산출을 지원하는 기능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

기 때문에 일부 프로젝트에서만 BIM을 활용하여 거푸집 

물량을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BIM 기반 거푸집 물량산출

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D 기반으로 산출된 거푸집 물량과 BIM 기반으로 산출된 

거푸집 물량을 비교하고자 한다. BIM 기반 물량 산출은 

겹치는 부재의 거푸집 물량을 공제한 경우와 공제하지 않

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BIM 기반과 2D 도면 기반으로 산출된 거푸

집 물량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

차를 수행했다. BIM 기반 거푸집 물량 산출 과정에서 거

푸집의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부재간 겹침 부분

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재간 겹침으로 인한 거푸집 

물량 공제는 BuilderHub-F에서 거푸집 모델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변수를 설정하여 이루어졌다.

BIM 모델과 2D 도면을 기반으로 산출된 거푸집의 실제 

물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하였다. 반복적

인 부재 및 업무가 많은 주택단지로 연구범위를 한정했다. 

건설사에서 제공한 2D 기반의 거푸집 물량과 제공된 2D 

도면을 기반으로 BuilderHub-F로 생성한 BIM 모델로부터 

자동 추출된 거푸집 물량을 비교했다. 다만, BIM 기반 거

푸집 물량산출은 겹침 부재로 인하여 불필요한 거푸집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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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공제 여부에 따라 두 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적용 사례의 (1) 2D 도면 기반 거푸집 

물량, (2) 겹침 부재의 거푸집 물량을 미공제한 BIM 기반

의 거푸집 물량, (3) 겹침 부재의 거푸집 물량을 미공제한 

BIM 기반의 거푸집 물량을 비교하여, 2D 기반 물량과 BIM 

기반 물량의 차이를 분석하고, 겹침 부재 공제여부로 인한 

영향을 분석했다. 

2. 기존 연구 고찰

2.1 BIM 기반 거푸집 물량산출 관련 연구

BIM 기반 거푸집 물량산출 관련 연구는 다수 있었다. 

전기현 외(2011)는 BIM 기반으로 콘크리트와 거푸집 물량

산출을 자동화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홍주희

(2019)는 비쥬얼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BIM 모델 생성을 통

해 공동주택의 벽체 거푸집 물량산출 프로세스를 제안하

였다. 김승권 외(2018)는 개방형 BIM을 활용하여 벽체 거

푸집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최창훈 외(2014)는 BIM 

추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업 물량 및 생산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BIM 기반 거푸집 

물량산출 연구는 BIM 도입으로 인한 정량적인 효과를 분

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M 적용을 통하

여 거푸집 물량 감소 비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거푸집 물량산출 프로세스 비교

거푸집 물량산출 프로세스는 크게 (1) 기존의 2D 도면 

기반 물량산출 프로세스와 (2) BIM 기반 물량산출 프로세

스로 분류할 수 있다. (1) 2D 도면 기반 물량산출 프로세

스는 물리적인 2D 도면 및 도서를 기반으로 업무별 전문

가들이 직접 계산하거나 전문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

하여 산출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해당 산출서를 다시 설계

팀과 견적팀이 검수하여 문제가 없으면 최종 내역서를 작

성한다. 이 방식은 도서 간의 입출력 업무로 인해 업무별 

전문가들이 다수 필요하고,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한 설계 변경 시에 반복적인 인적 오류 발생가능성이 높

다. (2) BIM 기반 물량산출 프로세스는 생성된 BIM 모델 

파일에 자재코드와 단가정보를 반영함으로써 물량을 산출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도서 간의 입출력 업무가 자동화되

어 인적 오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

에 정합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설계 변경 시에 업데이

트된 BIM 모델로부터 수정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무결성 확보가 가능하다.

2.3 BIM 소프트웨어의 거푸집 물량산출 지원

대부분의 BIM 모델 생성 프로그램은 물량산출 기능을 

지원하며, 대표적인 BIM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Revit, 

ArchiCAD, Tekla Structures, Digital Project, BuilderHub-F 

등이 있다. 하지만 거푸집 물량산출 기능을 지원하는 BIM 

소프트웨어는 제한적이다. Tekla Structures, BuilderHub-F

는 거푸집 모델링 및 거푸집 면적 자동산출 기능을 제공

한다. ArchiCAD는 추가적으로 레시피 기능을 활용하여 거

푸집 물량산출 자동화가 가능하고 Revit은 Formwork 

Area, Formwork, Formwork Tools, Formwork for concrete 

structure 등의 거푸집 모델링용 애드온을 이용하여 거푸

집 모델링 및 물량산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적

으로 거푸집 모델링 및 물량산출이 가능한 BuilderHub-F

을 활용하여 거푸집 물량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3. 대상건물 개요 

본 연구에서는 BIM 기반의 거푸집 산출물량과 2D 기반

의 거푸집 산출물량을 비교, 분석하고자 BuilderHub-F를 

이용하여 BIM 모델을 생성하였다. BIM 기반의 거푸집 산

출 물량은 주요 부재간 중첩되는 부위를 공제한 물량과 

공제하지 않은 물량으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적용사례로 경기도에 위치한 500억원 

규모의 타운하우스 프로젝트의 한 개 동을 선정하였다. 프

로젝트는 총 30여동의 타운하우스와 공공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적인 연면적은 30,000m2이었다. 타운하우스 

동은 지상3층, 지하1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다. 아래 그

림은 BuilderHub-F로 생성된 BIM 모델을 Revit으로 변환

하여 생성한 모델이며, 거푸집 물량은 BuilderHub-F 내에

서 추출되었다. 

Figure 1 A screenshot of the BIM model

4. 물량산출 결과 및 분석

대상 건물을 2D 도면 기반 물량산출방식과 BIM 기반 

물량 산출방식으로 각각 물량산출을 진행하여 결과를 비

교하였다. BIM 기반 물량산출은 BuilderHub-F에서 부재 

겹침으로 인한 거푸집 물량 공제를 다양한 변수값을 조정

함으로써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제여부에 

따른 결과를 각각 산출하였다.

5.1 2D 도면 기반 물량산출

건설사와 골조 협력업체와의 프로젝트 계약서에 따르

면, 건설사가 2D 기반으로 산출된 거푸집 총 물량은 

7,665m2이었고, 지상층은 7,175m2, 지하층은 490m2이었다. 

건설사는 고려전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푸집 

물량을 산출했지만, 골조 협력업체에 부재별 거푸집 물량, 

세부적인 거푸집 물량 산출 프로세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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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BIM 기반 물량산출

BuilderHub-F로 생성한 BIM 모델로부터 부재별 거푸집 물량

을 산출했다. BIM 모델에서 부재간 거푸집 겹침 물량을 정

의하기 위하여 물량산출 변수를 설정하였다. 부재간 거푸

집 겹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슬래브 겹침 두께, 보 겹침 두

께, 벽 부재간 옆면 겹침 면적, 벽에 의한 보 바닥 겹침 면적, 

오프닝 공제면적 등이 있으며, 공제 변수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면, 벽 부재간 옆면 겹침 면적은 거푸집을 실제로 설치

하지 않는 면적이므로 공제해야 하는 값이다. 다음 Table 

2에서는 겹치는 부재의 면적 및 부피를 공제하는 경우와 

공제하지 않는 경우, 거푸집의 물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겹치는 부위에 대한 공제 미고려 시 산출된 지하층의 

총 거푸집 물량은 536.3m2, 지상층은 7,198.7m2이었다. 지

상층의 부재 중 벽부재와 관련된 거푸집 물량이 3,285.2m2

로 가장 많았고, 계단이 179.5m2로 가장 적었다. 공제 고

려시 물량에서 지하층의 총물량은 536.3m2, 지상층은 

7,011.0m2로 계산되었다. 지상층의 부재 중 벽이 3,180.1m2

로 가장 물량이 많았으며 계단이 179.5m2로 가장 적었다.

겹치는 부위에 대한 공제 여부에 따른 물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겹치는 부위에 대한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거푸집 물량은 187.7m2로 전체 거푸집 물량의 약 2.4%이

었다. 공제로 인한 지하층 거푸집 물량의 감소는 없었고, 

지상층 거푸집 물량만이 187.7m2 감소했다. 겹침으로 인하

여 산출된 거푸집 물량이 가장 많이 변화된 부재는 기둥

으로 43.9m2 (14.1%)가 감소하였다. 거푸집 물량 감소율은 

벽 (105.1m2, 3.2%), 보 (12.1m2, 1.4%), 슬래브 (26.6m2, 

1.3%) 순이었다. 벽 거푸집 감소 물량이 전체 거푸집 감소 

물량에서 가장 비율을 차지했다 (105.1m2, 3.2%). 이는 벽 

부재를 위한 거푸집 물량이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공

제 변수 중 벽 부재 옆면 겹침 면적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물량은 슬래브가 가장 많았지

만 슬래브는 상단부에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

크리트 물량 순서와 거푸집 물량 순서에는 차이가 있다. 

반면, 계단과 계단 난간벽을 위한 거푸집 물량은 공제로 

인한 차이가 없었다. 

5.3 2D 도면 기반 산출물량과 BIM 기반 산출물량 분석

2D 도면 기반 물량산출 (7,665.0m2)과 비교하여 BIM 기

반으로 산출한 총 거푸집 물량은 공제 미고려 시 70.0m2 

((+)0.9%) 증가했고, 공제 고려 시에는 117.7m2 ((-)1.5%) 감

소했다. 지상층에서는 공제 미고려시 거푸집 물량은 2D 

기반으로 산출된 거푸집 물량 (7,175.0m2) 대비 23.7m2 

((+)0.3%) 증가했고, 공제 시에는 164.0m2 ((-)2.3%) 감소했

다. 반면, 2D 도면 기반으로 산출된 지하층 거푸집 물량 

(490.0m2)보다 BIM 기반으로 산출된 지하층 거푸집 물량 

(536.3m2)이 46.3m2 ((+)9.4%)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산출된 총 거푸집 물량은 겹침 부위 미공제

시 BIM 모델 기반의 물량산출 (7,735.0m2), 2D 도면 기반

의 물량산출 (7,665.0m2), 겹침 부위 공제시 BIM 모델 기반

의 물량산출 (7,547.3m2) 순이었다. 단순히 BIM 모델 기반

의 거푸집 물량산출 방법이 정확한 거푸집 물량산출이 가

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IM 모델 생성과정에서 부

재간 겹침 부분, 거푸집 설계안 도출 시 부재 겹침으로 인

하여 공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정의를 통하여 

정확한 BIM 기반 거푸집 물량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BIM 기반의 거푸집 산출 물량과 2D 도

면 기반의 거푸집 산출 물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BIM 모

델 기반의 거푸집 물량은 거푸집 모델링 기능을 기본적으

로 제공하는 저작도구인 BuilderHub-F를 이용하여 생성된 

BIM 모델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부재 겹침으로 인한 

공제해야 하는 거푸집 물량을 변수 값으로 추가적으로 설

정하였다. 

실제 프로젝트였던 국내의 타운하우스 한 개 동의 거푸

집 물량을 세 가지 방법으로 산출, 비교하였다. (1) 2D 도

면 기반 거푸집 산출물량, (2) 겹침 부재 공제 미고려 시

Classification
Quantities 

of Concrete 
(m3)

Quantities of formwork (m2) Decreased 
quantities of 

formwork (m2)

Rate of 
decreased 
quantities

RatioWith  
deduction

W/o 
deduction

Sub 
structure

Foundation 371.4 398.9 398.9 0.0 0.0% 0.0%
Slab 50.4 137.4 137.4 0.0 0.0% 0.0%

Sub total 421.8 536.3 536.3 0.0 0.0% 0.0%

Super 
structure

Column 26.8 311.6 267.7 43.9 14.1% 23.4%
Beam 163.2 878.2 866.1 12.1 1.4% 6.4%
Slab 362.7 2,045.0 2,018.4 26.6 1.3% 14.2%
Wall 330.3 3,285.2 3,180.1 105.1 3.2% 56.0%

Railing wall 39.3 499.2 499.2 0.0 0.0% 0.0%
Staircase 27.6 179.5 179.5 0.0 0.0% 0.0%
Sub total 949.9 7,198.7 7,011.0 187.7 2.6% 100.0%

Total 1,371.7 7,735.0 7,547.3 187.7 2.4% 100.0% 

Table 2 Reduced quantities of concrete and formwork of buildings by considering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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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기반의 거푸집 산출물량, (3) 겹침 부재 공제 고려 시 

BIM 기반의 거푸집 산출물량. 비교 분석결과, 겹침 부재 

공제 고려 시 BIM 기반 거푸집 산출물량 (7,547.3m2, 

98.5%)이 가장 적었고, 2D 도면 기반 거푸집 산출물량 

(7,665.0m2, 100%), 공제 미 고려 시의 BIM기반 거푸집 산

출물량 (7,735.0m2, 100.9%)순이었다. 즉, 2D 도면 기반 거

푸집 산출물량 대비 BIM 기반 거푸집 산출물량은  

(-)1.5% ~ (+)0.9%의 차이를 보였다. 부재 겹침으로 인한 

공제로 인하여 거푸집 물량의 변화가 가장 많았던 부재는 

벽 부재 (105.1m2, 3.2%)였고, 비율적으로 기둥 부재의 거

푸집 면적 변화 (43.9m2, 14.1%)가 가장 컸다. 

BIM 도입을 통하여 절감되는 거푸집 물량이 크지는 않

다. 하지만 건설사와 협력업체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획된 

거푸집 물량과 실제 사용된 거푸집 물량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

지 방법으로 산출된 거푸집 물량을 비교, 분석하였지만, 

산출된 물량에 대한 전문가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

후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세 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물량을 검증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거푸집 물량값과

의 비교를 통하여 BIM 도입을 통한 거푸집 물량의 정확도

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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