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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개요와 

기초콘크리트접지 기술

이기홍<토지주택연구원 건설기술연구실 수석연구원>

<연 재 안 내>

국제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기기술분야에

서도 제반 기술의 국제화 요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한국산업

표준(KS)과 전기설비기술기준 등도 이미 국제전

기표준(IEC)에 부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기술자들의 IEC 기술에 대한

정확한이해와기술연마가필요하지만충분한교

육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내현실

입니다.

이러한배경에따라본고에서는전기기술자들

이 국제전기기술(IEC)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함

양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국제전기기술들에 대한

해설과기술동향등을연속적으로소개하고자합

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개요

1. 국제표준화 기구

표준은 인류의 모든 생활속에서 혼란과 낭비를 방

지하기 위한 약속이며 국제표준은 정해진 원칙을 지

키자는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그동안 나라마다 제각

기 다른 표준들을가지고 있어 원활한 세계 무역활동

에 걸림돌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계는 WTO/TBT협정(1995)을 맺어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국가별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금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국제표준은문화, 언

어, 제도가 다른 지구촌을 하나의 규범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구나 단체들이 다수 있지만

대표적인 공적 국제표준화기구로서는 IEC, ITU,

ISO 등이 있습니다. 이중 IEC는 1906년에 전기전자

분야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65국의 회원국과 5,700여개의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ITU는 통신분야에 대한 국제표준기구로서 189국

의 회원국과 15,000여개의 표준이 있으며, ISO는

일반분야에 대한 국제표준기구로서 157국의 회원국

과 15,000여개의 표준이 있습니다.

2. IEC의 조직

IEC는 전기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관련 문제에 관

한 국제적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IEC

국제전기기술(IEC)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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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정된 표준을 IEC 표준이라고 합니다.

IEC의 조직은 총회 산하에 기술작업을 관리하는

표준화관리이사회(SMB)와 인증업무를 관리하는 적

합성평가위원회(CAB)가 있습니다. 이중 표준화관리

이사회 하위조직으로서는 약 100여개의 각 분야별

전문 위원회(TC)가 있으며, TC에 번호를 부여하여

각 전문위원회들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IEC

TC64는 저압전기설비 전문위원회이며 IEC TC81

은 피뢰분야 전문위원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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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EC 조직1)

IEC TC64는 약 1년 6개월 주기로 총회를 열고

있는데 최근에는 캐나다(2008). 남아프리카공화국

(2009)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2011년 5월에는 중국

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IEC TC64의 대표적인 표

준으로서는 IEC 60364(건축전기설비)가 있습니다.

IEC TC81은 최근에 미국(2010) 씨애틀에서 개최

되었으며 2011년에서 독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IEC TC81의 대표적인 표준으로서는 IEC

62305(피뢰시스템)시리즈가 있습니다.

3. IEC 표준 제정 작업2)

국제표준은 약속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제정되며

1) 자료출처 : 기술표준원
2) 자료출처 : http://www.kats.go.kr/

대표적인 국제표준인 ISO와 IEC(국제전기위원회)

의 발행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SO/IEC 국제표준은 예비단계와 제안, 작성, 위

원회, 조회, 승인 발행의 6단계를 밝아서 작성되며 이

모든 절차는 통상 36개월 안에 마치게 됩니다.

예비단계(PWI)는 예비업무항목으로 국제표준으

로 본격 논의되기 전 단계입니다. 예비단계가 끝나면

신규제정안(NP)을 제안하는 제안단계로 넘어갑니

다. TC나 SC간사, 각국 기관이 새로운 표준의 상정

을 제안하면 중앙사무국은 NP제안 3개월 이내에 회

원국을 대상으로 가부를 투표하게 됩니다. 작업안

(WD)을 작성하는 작성단계는 표준 등록시부터 5개

월 이내에 작업그룹(WG) 프로젝트팀(PT)에서 제1

차WD를 작성하고, TC/SC가 임명한 프로젝트 리더

는 NP제안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최종WD를 제출

합니다. 최종 WD가 제 1차 위원회안(Committee

Draft)이 되고, 중앙사무국이 이를 CD안으로 등록

합니다. 총회 합의나 P멤버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CD가 성립되고, 등록기한은 NP제안승인으로부터

24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CD단계가 끝나면 국제표준초안(DIS/CDV)과 대

조 및 책정하는 대조단계로 한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DIS 또는 CDV 단계는 NP제안승인으로부터 33

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다음으로 최종국제표준안

(FDIS)인 승인단계로 전진합니다. 중앙사무국은 최

종국제표준안 책정을 위해 2개월 투표를 통해 국가

대표단체들의 의견을 묻게 되고, 국제표준원안 단계

와 같은 조건으로 투표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행단계는 국제표준으로 발행되는 것

으로, 국제표준의 인쇄 및 배포를 하는 단계입니다.

FDIS승인 후 정식 국제표준으로 발행되는데 간사에

의한 국제표준의 인쇄, 교정종료후로부터 2개월 이내

에 마쳐야 합니다.

ISO와 IEC는 이 같은 단계를 거쳐 국제표준(IS)

과 기술시방서(TS), 공개시방서(PAS), 기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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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등을 발행하게 됩니다. 기술시방서는 국제표준

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 표준이고, 공개시방서는

긴급 시장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기초콘크리트접지 기술

1. 기초콘크리트접지의 개요

최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통합접지시스템을 도입

함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에관심

이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규정하

고 있는 통합접지시스템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있

는접지시스템을하나의접지시스템에구현하는접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한편 기초콘크리트접지(건물기초접지라고도 함)는

건물의 기초콘크리트내에 접지극을 매설하는 것입니

다. 또한 감전보호용접지, 피뢰용접지, 기능용접지로

서도 적합하므로 기초콘크리트접지에 의해 통합접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초콘크리트접지는 독일전기기술협회(VDEW)

에서 권고하는 접지기술로서 독일 표준규격 DIN 18

014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국제표준(IEC)에서

도 그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콘크리트접지는 기초접지접지극(접지극 지지

대 포함), 접지선 도체, 접속단자, 주접지단자(독일

에서는 등전위본딩 바(모선)이란 표현을 씀)로 구성

됩니다. 접지선도체는 기초콘크리트접지극에서 피뢰

시스템 또는 주접지단자로 연결되는 도체를 말하며,

접속단자는 기초접지극과 연결하기 위하여 건축물표

면에 설치되는 단자를 말합니다.

2. 시 공

기초접지콘크리트는폐루프형태로 건물외벽의토

대나 기초면에 설치 됩니다(그림 2 참조).

건물의 외곽 둘레가 큰 경우, 기초 접지극은 약

20×20[m] 구역으로 분할하여 설치한 후 접지단자

등을 통하여 서로 연결합니다.

1. 기초콘크리트접지극 2. 접지선 도체

그림 2. 단독주택 기초콘크리트접지 설치 예

기초콘크리트접지극은 콘리크트내에 시공됩니다.

만약 접지극 재료로서 강대가 사용된 경우라면 기초

콘크리트접지극은 세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1. 신축 이음 밴드 2. 신축 이음 부분

그림 3. 신축이음부분에서의 접지도체 접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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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콘크리트접지극이 신축이음매 부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신축이음매 부분에서 종단되어야 합니다.

신축이음부분 외벽의 종단점으로부터 접지선도체를

인출해서 신축이음밴드로 서로 연결시킵니다(그림 3

참조), 신축이음부분은 항상 가변성을 갖습니다.

그림 4. 지지대와 기초콘크리트접지극 시공 예

1. 대지 2. 방수층(케이스)

3. 접지선 도체. 150[cm] 이상 4. 지하 외벽

5. 바닥면 6. 자갈층(버림콘크리트)

7. 기초콘크리트접지극 8. 지지대

9. 외벽 10. 배수설비

그림 5. 기초콘크리트접지 설치 예

기초콘크리트접지극의 재료는 최소 단면이 30×

3.5[mm]인 강대 또는 최소 단면 지름이 10[mm]

이상인 원형의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강은 아연도

금을 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접지선

도체는아연으로도금된강으로만들어지며접속단자

는 방식기능이 있는 강이어야 합니다.

기초콘크리트접지극은 기초콘크리트에서 5[cm]

이상의 두께로 콘크리트 내부에 매설되어야 한다. 철

근없는콘크리트시공과정에서는위치고정을위해지

지대를 설치합니다(그림 4. 그림 5 참조).

기초콘크리트접지극은 최 하부의철근에 설치되며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약 2[m] 간격으로 철근과

고정합니다(그림 6).

그림 6. 기초콘크리트접지 시공 사례3)

외부수압으로부터방수시설이설치된건물일경우

콘크리트층의 기초콘크리트접지극은 방수층 아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접지선도체는 콘크리트의

3) 출처 : DEHN(독일), OBO(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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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층(케이스) 부위의외부면 또는 내부에 설치되며

건물 지하수의 최소 수위보다 위쪽에삽입됩니다. 이

때 접지선 도체 또는 접속단자는 방수층을 통과하여

건물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그림 7).

1. 지하 외벽 2. 접지선 도체,150[cm] 이상

3. 지하 바닥 4. 고밀도- 콘크리트 보호층

5. 버림콘크리트 6. 2[m] 간격의 지지대로 고정된

기초콘크리트접지극

7. 대지 8. 가장 높은 지하 수위

9. 대지 표면 10. 수직의 방수처리 부위

11. 고밀도 콘크리트 12. 방수층(케이스)

그림 7. 욕조 방수시설에서의 기초콘크리트접지 설치 예

접지선 도체는 주접속단자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세대 단자함 가까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접지선도체는 건물 인입구 위치에 최소한

1.5[m] 정도 길이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독일규격(DIN 18 014)

를 이용하여 국제표준(IEC)에 도입되고 있는 기초콘

크리트 접지 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정

보가 국내의 전기기술자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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