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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design standardforenergy-savinginapartmentbuildingshasbeenconsolidatedgradually

onthebasisofevaluationandcertificationstandardsofenergyefficiencyofbuildings,theenergy-savingpolicy

ofbuildingathomeandabroad.Performancecriteriaforthermalinsulationaswellasfenestrationhasbeen

progressivelyenhanced,andperformancecriteriaforventilationandairtightnessofthebuildinghavealsobeen

re-developed.Therefore,heatingandcoolingloadcharacteristicsoftheapartmentbuildingcanbechanged.For

thedesignoftheupcomingheatingandcoolingequipmentinapartmentbuildings,itisnecessarytoevaluatethe

heatingandcoolingloadcharacteristicsaccordingtothedesignstrategiesforenergysavinginapartment

buildings.Asaresult,inthisstudy,itisintendedtouseasaresourceforanalyzingtheimpactthattheadoption

ofenergy-savingdesignvariablesforeachoftheapartmentbuildings,topredicttheheatingandcoolingload

characteristicsintheapartment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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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 1979 1980 1984 1987 2001 2008 2010 2013
패시
하우스

구조체

( 부)

외벽 1.05 0.58

0.58
0.58

0.47 0.36 0.270

0.15

바닥 1.05 1.16 0.35 0.30 0.230

지붕 1.05 0.58 0.41 0.29 0.20 0.180

측벽 - - 0.47 0.47 0.35 0.27 -

층간바닥 - - - - 0.81

구조체

(남부)

외벽 1.05 0.58

0.58
0.76

0.58 0.45 0.340

바닥 1.05 1.16 0.41 0.35 0.280

지붕 1.05 0.58 0.52 0.35 0.24 0.220

측벽 - - 0.47 0.70 0.47 0.36 -

층간바닥 - - - - 0.81

구조체

(제주)

외벽 1.05 0.58

1.16
1.16

0.76 0.58 0.440

바닥 1.05 1.16 0.47 0.35 0.330

지붕 1.05 0.58 0.76 0.41 0.29 0.280

측벽 - - 0.93 0.81 0.58 0.45 -

층간바닥 - - - - 0.81

창호

부

2.56 3.49 3.49

3.37 3.84 3.00 2.10 1.500

0.8남부 3.60 4.19 3.30 2.40 1.800

제주 5.81 5.23 4.20 3.10 2.600

Table.1Chronologicalchangesofthermalinsulationregulationaccordingtobuildingstructure

1.서 론

재 국내 에 지소비량의 약 22.3%,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25% 이상이 건물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으며,건축물 체 에 지 사용량

주거건물이 53%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정

부에서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비 계획’에

서 2017년까지 2005년 비 60% 수 으로 냉

난방에 지를 감축하기 해 패시 하우스 수

의 주거용 건물을 보 하고,2025년까지는

모든 신축주택을 제로에 지화하기로 에 지

성능목표를 설정하 다.이를 해 정부에서

는 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기 등 국내

외 건물에 지 감 정책에 따라 건축물 에

지 약 설계기 을 진 으로 강화하고 있

다.이로 인해 건축물에서 단열성능은 물론,

창호성능 기 이 차 강화되고 있으며,건물

에서의 기 성능 환기 성능기 도 재정비

되고 있다.따라서 국내 에 지 약설계기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냉난방부하 특성

은 시 으로 변하고 있다.그러므로 공동주

택의 냉난방설비 설계를 해서는 냉난방부하

특성에 따른 냉난방설비의 용량산정기 을 개

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에서

는 패시 제로에 지 건축물 설계기술을 고

려하여 공동주택의 에 지 약 설계변수별 민

감도를 분석하고,공동주택의 에 지 감 수

별로 정한 냉난방설비의 설계기 을 제시

하고자 하 다.

2.국내 공동주택의 냉난방설비 용량

산정 기 에 한 비 고찰

2.1국내 공동주택의 에 지 약설계기

개정 추이

Table1과 같이 197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는 주거용 건물에 해 부 별 단열규정이 신

설되어 최근까지 지속 으로 개정되어 왔다.

1984년 이후 제주도와 제주도 이외의 두 개

지역으로 단열기 을 구분하 으며,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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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성능이 크게 강화되어 왔다.1987년부터

부,남부,제주도로 단열기 이 구분되어 규

정되었으며,2001년 개정안부터 단열부 를

외기에 직 면하는 부 와 간 면하는 부 ,

바닥난방인 경우와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로

구분되어 왔다. 한 층간바닥에 한 기 이

신설되고,창호의 단열성능은 창틀 유리를

포함한 체 열 류율로 용되었다.이 시

에서 부와 남부지역의 창호 열 류율 기

이 개정 보다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실제로

요구되는 창호 단열 성능은 더욱 강화되었다.

2010년 7월1일,국토해양부고시 “건축물의 에

지 약설계기 ”부터 건축부문에서 창호는

기 성능 10등 (통기량 10㎥/h㎡)이하인 창

호를 용하도록 의무화하 으며,2013년 9월

1일 이후부터 거실의 외기에 직 면하는 창

호는 기 성능 1～5등 (통기량 5㎥/h㎡미만)

인 창호를 용하도록,보다 강화된 수 으로

개정되었다.2013년 최근까지 구조체와 창호

의 열 류율 성능 기 은 크게 강화되었으며,

향후에도 패시 하우스 설계 수 으로 진

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국내 공동주택의 냉난방설비 용량 산

정 기

구 분 난방면 (㎡)
단 난방부하(W/㎡)

A B C D

아 트

60 과

45～60이하

33～45이하

33이하

63.8

66.9

68.2

70.2

61.5

64.5

65.8

67.6

56.8

59.6

60.8

62.5

52.2

54.8

55.8

57.4

연립주택
60 과

60이하

70.2

77.1

67.6

74.4

62.5

68.7

57.4

63.1

A : ㆍ춘천지역,B:수원ㆍ청주지역

C:서울 수도권,인천,안산, 주, 주, 구,강릉

D:부산ㆍ양산ㆍ김해ㆍ울산ㆍ여수ㆍ목포지역

Table.2Designheatingloadfordistrictheating

기 냉방 부하  123W/㎡

부

하

보

정

값

차
양

WR80%

WR70%

WR60%

동 서 남 북

동 서 남 북

동 서 남 북

-11 14 10 –38

-18 3 0 –43

-27 –7–10 -47

치

최상층

아 트

연립주택

간층

40

50

0

조
명

10W/㎡ 10

외
기

0.4CFM/㎡ 9

가

TV

냉장고

마이크로 오

가스 오

150W/

300W/

100W/

900W/

Table.3DesigncoolingloadaccordingtoKSC9306

공동주택에서 냉난방부하 계산은 냉난방설

비의 용량을 결정하고,에 지성능평가 연

간 에 지소요량을 산정하기 한 기 자료

로서 활용된다. 재 이용되는 냉난방부하 계

산 로그램은 정상상태 계산방법은 물론,동

열해석 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정 하게

계산이 가능하다.일반 으로 냉난방부하 계

산방법은 정부기 이나 련 학회에서 공인된

것은 없으며,ASHRAE,SAREK등에서 개발

한 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TETD/TA

방법,CLTD/CLF방법,CLTD/SCL/CLF방

법,TFM방법,열평형방법 등을 근간으로 하

고 있다.뿐만 아니라,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

역난방 열사용시설 규정에 따르면 Table2와

같이 지역별로 난방면 ( 용면 기 )에 따

른 단 난방부하 기 값을 제시하고 있다.

한 지식경제부 고시(에 지사용계획 의

차 등에 한 규정)에서도 용면 이 60㎡

과되는 공동주택의 단 난방부하를 57.0W/

㎡로 규정하고 있다.공동주택에서 용되는

기냉방기,즉 패키지에어컨의 용량은 주로

냉방능력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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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9306에 따라서 Table3과 같이 기 냉

방부하를 123W/㎡로 하여 차양장치,창면

비(WR,windowratio),세 치,조명 부하,

외기도입량,기기 부하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KS에서 규정하는 기 냉

방부하는 기존 연구 결과1)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지 까지 냉방능력이 8,100W이하인

냉방기기에 해서 장비용량을 산정하는 기

이 되고 있다.KS에서 제시된 냉방부하는 90

년 당시의 공동주택 단열 창호,기 수

이 반 된 것으로서 재 는 향후의 패시

제로에 지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성능 수

에 비해서 다소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으로

단된다.그러므로 향후 패시 제로에 지

공동주택에서 에 지 효율 인 냉난방설비설

계를 해서는 에 지 감기술의 용에 따른

냉난방부하 특성에 해 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시 하우스

설계기술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에 지 약

설계변수별 용 수 에 따른 민감도를 동

해석을 통해 분석하고,공동주택 에 지 감

목표수 별로 냉난방부하특성을 분석함으로

써 향후 패시 제로에 지 공동주택에서의

냉난방부하 기 을 제시하고자 한다.

3.국내 공동주택의 에 지 약 설계 요

소별 민감도 분석

3.1시뮬 이션 조건 방법

(1)공동주택 모델링 조건

본 연구에서는 EnergyPlus를 해석모듈로

두고 있는 DesignBuilder 로그램을 이용하

여 Fig.1과 같이 일반 인 국내 공동주택을

1) 기냉방기의 냉방면 기 설정에 한 연구,산업

기술시험평가연구소,1998.7

상으로 모델링하여 연속운 조건에서 건물

의 냉난방부하 특성을 분석하 다.<건물에

지효율등 인증제도 운 규정,2011>과 <친

환경주택의 건설기 성능>를 참고하여

용면 84㎡(발코니 확장면 102㎡)인 계

단실형 공동주택을 기 모델로 설정하 으며,

동 단 의 체 연면 은 4,232.8㎡, 용면

의 합계는 3,738.1㎡,층고는 기 층 2.9m,최

하층/최상층 3.0m로 모델링하 다.19층 규모

에서 18개층은 층별 2세 로 구성하 으며,1

층의 필로티 1세 를 포함하여 총 37세 로 1

개동을 모델링하 다.

(a)Typicalbuildingplanofapartmentbuilding

(b)Modellingresultofapartmentbuilding

Fig.1Buildingplanandmodelling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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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 별 난방 냉방 설정온도는 각각

20°C,26°C로 하 고,기후데이터는 DOE에서

제공하는 서울지역(김포공항)의 자료를 이용

하 다.공동주택의 기 모델은 내단열 공법

을 용하는 것으로 하 으며,외벽과 바닥,

지붕의 열 류율은 각각 0.47W/㎡K,0.35W/

㎡K,0.29W/㎡K로 가정하 고,창호의 열

류율 3.0W/㎡K,SHGC0.75,직달일사 투과율

(Directsolartransmission)0.68,가시 선 투

과율(visibletransmittance)0.82로 가정하

다.세 내에 자연환기 0.7ACH,침기율은

5ACH(N50)를 가정하 으며,효율이 80%인

일반 가스보일러와 COP가 2.5인 개별 패키지

에어컨이 설치된 것으로 가정하 다.인체,조

명,기기 등 실내 발열량은 건축물에 지효율

등 인증제도 운 규정과 ASHRAEStandard

90.1-2010을 참고하여 각각 1.48W/㎡,6.50W/

㎡,2.98W/㎡으로 가정하 다.

Fig.2Alternativesofdesignparameters

(2)설계 요소별 평가 안 구성

본 연구에서는 패시 하우스 설계기술을 고

려하여 공동주택 에 지 약 설계 변수별 냉

난방부하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Fig.2와

같이 구조체성능(단열)과 창호성능(단열),폐

열회수환기장치의 용 기 성능을 최고

최 수 으로 각각 설정하여 기 공동주

택 모델 비 냉난방에 지 감 수 을 평가

하 다.구조체성능과 창호성능의 최 수 은

2009년 <건축물의 설비기 등에 한 규칙>

[별표 4]의 지역별 건축물 부 의 열 류율표

기 을 용하 고,최고수 은 패시 하우스

기 을 용하 다.그리고 환기성능의 최소

기 은 2009년 [별표1의3]에 따른 신축 공동

주택 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 0.7ACH

부터 2013년 기 0.5ACH에 폐열회수환기장

치(HRV)의 열교환 효율을 75∼90%까지

안을 설정하 다.기 성능은 최 수 5ACH50

을,최고수 0.6ACH50로 용하 다.

3.2시뮬 이션 결과 분석

기 모델에 하여 난방기간은 11∼3월,

냉방기간 6∼9월로 하여,최 냉난방부하와

연간 냉난방에 지요구량을 산출하 다.기

모델에서 최 냉난방부하는 체 시뮬 이션

결과값에 하여 TAC1%에 해당하는 값을

도출하 다.기 모델에 한 분석 결과,연

간 난방에 지요구량은 68kWh/㎡yr,냉방에

지요구량은 29kWh/㎡yr이고,최 난방부

하는 49W/㎡,최 냉방부하는 51W/㎡로 나

타났다.최 난방부하는 기존 지식경제부 고

시(에 지사용계획 의 차 등에 한 규

정)나 지역난방의 단 난방부하와 비교하여

조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최 냉방부하

는 KS에서 제시하는 값이 비해 다소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이는 KS제정 당시의 부하

해석 상 공동주택의 단열 기 수 이 다

소 열약하기 때문으로 단된다.그러나 최근

공동주택에서의 단열 기 성능수 ,거주

패턴을 감안할 경우,최 냉방부하는 다소

어들 것으로 단된다.

설계 요소별 평가 안에 한 분석 결과,

Table4와 같이 구조체 단열성능을 강화함에

따라서 냉난방에 지가 7.4∼11.6% 가량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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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base alt1 alt2 alt3 alt4

구

조

체

성

능

외벽 열 류율 내단열 0.47 내단열 0.25 내단열 0.22 외단열 0.18 외단열 0.15

바닥 열 류율 내단열 0.35 내단열 0.23 내단열 0.20 외단열 0.17 외단열 0.15

지붕 열 류율 내단열 0.29 내단열 0.18 내단열 0.17 외단열 0.16 외단열 0.15

난방에 지요구량(kWh/㎡yr) 68 60 59 57 55

냉방에 지요구량(kWh/㎡yr) 29 30 30 30 30

에 지요구량(kWh/㎡yr) 97 90 89 87 86

냉난방에 지 감율(%) - 7.4 8.0 10.6 11.6

최 난방부하 (W/㎡) 49 44 44 41 41

최 냉방부하 (W/㎡) 51 52 52 47 47

창

호

성

능

구성 5CL+8A+5CL
5CL+6A+5CL,

5CL+6A+5CL

3CL+13A+3CL

+13A+3LE

3LE+13A+3CL

+13A+3LE

3LE+13Ar+3CL

+13Ar+3LE

U-value 3.0 1.5 1.3 1.0 0.8

SHGC 0.75 0.60 0.57 0.47 0.47

Directsolartransmission 0.68 0.46 0.46 0.36 0.36

lighttransmission 0.82 0.68 0.70 0.66 0.66

난방에 지요구량(kWh/㎡yr) 68 60 58 57 55

냉방에 지요구량(kWh/㎡yr) 29 27 28 25 26

에 지요구량(kWh/㎡yr) 97 87 85 82 81

냉난방에 지 감율(%) - 10.5 11.9 14.9 16.2

최 난방부하 (W/㎡) 49 42 41 38 37

최 냉방부하 (W/㎡) 51 46 47 42 42

환

기

성

능

자연환기율 (ACH) 0.7 0.5 - - -

기계환기율 (ACH) - - 0.5 0.5 0.5

폐열회수환기장치 효율(%) - - 75 84 90

난방에 지요구량(kWh/㎡yr) 68 58 35 35 35

냉방에 지요구량(kWh/㎡yr) 29 29 31 31 31

에 지요구량(kWh/㎡yr) 97 87 66 66 66

냉난방에 지 감율(%) - 10.1 31.3 31.7 31.9

최 난방부하 (W/㎡) 49 44 32 32 32

최 냉방부하 (W/㎡) 51 49 44 44 44

기

성

능

침기율 (ACH50) 5 4 2 1 0.6

난방에 지요구량(kWh/㎡yr) 68 64 53 50 49

냉방에 지요구량(kWh/㎡yr) 29 29 29 29 29

에 지요구량(kWh/㎡yr) 97 93 82 79 78

냉난방에 지 감율(%) - 4.4 14.9 17.9 19.7

최 난방부하 (W/㎡) 49 48 42 40 39

최 냉방부하 (W/㎡) 51 51 49 49 49

Table.4Simulationresultsforthealternativesofdesignparameters

되었다.구조체 단열성능 향상에 따라서 난방

에 지는 감소하 으나,냉방에 지의 감소량

은 미미한 수 이었다.이는 냉방에 지의 경

우,구조체 단열성능보다는 창을 통한 실내 일

사유입과 내부발열 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

문으로 단된다.창호성능 개선에 따라서 냉

난방에 지가 10.5∼16.2% 가량 감되었고,

성능 수 이 개선됨에 따라 냉난방에 지는

감소하 으나,냉방에 지는 G값으로 인해 실

내에 유입되는 일사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

에 약간의 경향 변화는 있었다.환기성능 개선

에 따라서는 냉난방에 지가 10.1∼31.9% 가

량 감되었고,폐열회수환기장치 용에 따

라 난방에 지가 하게 감소하 으나,냉

방에 지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이는 겨울

철 난방 운 시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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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큰 반면,여름철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작

고, 열부하보다 잠열부하가 크기 때문으로

단된다.폐열회수환기장치의 효율에 따라서

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공동주택에서 필요환기량이 크지 않기 때문으

로 단된다.기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4.4∼

19.7% 가량 냉난방에 지가 감되었고,성능

수 을 개선함에 따라 난방에 지는 감소하

으나,냉방에 지 변화량은 미미한 수 이었다.

4가지의 설계변수 환기성능에서 체 냉난

방에 지 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4.공동주택 에 지 감 목표 수 별 냉

난방부하 특성

공동주택의 에 지 감 목표 수 은 정부의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2)을 참고하

여,정부정책 기 에 따라 기 모델 비 냉난

방에 지 감율 30%,50%,70% 수 으로 설

정하 다.본 연구에서는 에 지 설계변수별

민감도 분석을 토 로 에 지성능변수를 조합

하여 각각 공동주택 에 지 감모델을 구성하

으며,각 감모델에 한 냉난방부하 특성

을 분석하 다.Table5와 같이 공동주택 30%

감형 건물 모델은 외벽,바닥,지붕의 열

류율을각각0.25W/㎡K,0.23W/㎡K,0.18W/㎡K

로 가정하고,창호의 열 류율은 1.5W/㎡K,

SHGC는0.60으로가정하 다.기계환기는0.5ACH

에 75%효율의 폐열회수환기장치를 용하고,

침기율은 4ACH50로 가정하 다.공동주택50%

감형 모델은 외벽,바닥,지붕의 열 류율을

0.22W/㎡K,0.20W/㎡K,0.17W/㎡K로 가정하고,

창호의 열 류율은 1.3W/㎡K,SHGC는0.57로

2)2009년 통령 직속 녹색성장 원회 6차 회의 국토

해양부 보고

가정하 다.기계환기는 0.5ACH에 75% 효율의

폐열회수환기장치를 용하고,침기율은2ACH50

로 가정하 다.공동주택 70% 감형 모델은

외벽,바닥,지붕의 열 류율을 모두 0.15W/㎡

K로 가정하고,창호의 열 류율은 0.8W/㎡K,

SHGC는0.47로가정하 다.기계환기는0.5ACH

로서 효율이 90%인 폐열회수환기장치를 용

하고,침기율은 0.6ACH50로 가정하 다.

공동주택 30% 감모델에서 냉난방에 지

요구량은 67kWh/㎡yr로서 기 모델에 비해

약37% 감되는것으로나타났다.공동주택30%

감모델에서 난방에 지요구량은 38kWh/㎡yr

이고,냉방에 지요구량은 29kWh/㎡yr로서 구

조체와 창호의 단열성능 수 을 강화하고,기

성능을 다소 개선하는 경우,난방에 지의

감은 상되지만,냉방에 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재 국

내 공동주택에서 패키지에어컨에 의한 냉방이

이 지고 있으며, 기요 의 진제 용에

따라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극히 제한 으로

이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산출된 냉방에

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공동

주택 30% 감모델에서는 최 난방부하와 최

냉방부하가 각각 31W/㎡,45W/㎡로서,기

모델에 비해 각각 40%,12% 가량 감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동주택 50% 감모델

에서 냉난방에 지요구량은 43kWh/㎡yr로서

기 모델에 비해 약 56% 감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난방에 지요구량은 11kWh/㎡yr,냉

방에 지요구량은 33kWh/㎡yr로서 기 모델

에 비해 난방에 지요구량은 84% 감되었으

나,냉방에 지요구량은 14% 가량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공동주택 50% 감모델에서

구조체와 창호의 단열성능 수 을 강화하고,

건물의 기 수 을 개선하는 경우,난방에

지는 크게 감할 수 있지만,냉방에 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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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 모델 30% 감 모델 50% 감 모델 70% 감 모델

1
구조체

성능

외벽 열 류율(W/㎡K) 0.47 0.25 0.22 0.15

바닥 열 류율(W/㎡K) 0.35 0.23 0.20 0.15

지붕 열 류율(W/㎡K) 0.29 0.18 0.17 0.15

2
창호

성능

열 류율(W/㎡K) 3.0 1.5 1.3 0.8

일사획득계수

(SHGC)
0.75 0.60 0.57 0.47

3
환기

성능

자연환기율(ACH) 0.7 - - -

기계환기율(ACH) - 0.5 0.5 0.5

폐열회수환기장치효율(%) - 75 75 90

4 기 성능 침기율(ACH50) 5 4 2 0.6

5 난방 보일러효율
가스보일러

(효율80%)

콘덴싱 가스보일러

(효율89%)

콘덴싱 가스보일러

(효율89%)

콘덴싱 가스보일러

(효율89%)

난방에 지요구량(kWh/㎡yr) 68.2 38 11 0.4

냉방에 지요구량(kWh/㎡yr) 28.6 29 33 31

에 지요구량(kWh/㎡yr) 96.8 67 43 31.4

최 난방부하(W/㎡) 49.1 31 17 2

최 냉방부하(W/㎡) 51.2 45 41 28

Table.5Simulationresultsforthealternativesofdesignparameters

요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단된다.향후 공

동주택의 단열 기 성능 수 이 개선될수

록 여름철 태양 일사의 유입과 내부발열에 의

한 향이 크게 나타나며,기 화된 건축물로

인해 실내 거주자들의 환기에 한 필요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재 국내 공동

주택에서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열 야 기

간 등 극히 일부 조건에서만 운 되고 있는

실을 감안할 때,실제 냉방에 지 감을

해서는 패키지에어컨과 연계된 한 환기장

치의 운 제어방안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공동주택 50% 감모델에서는 최

난방부하와 최 냉방부하는 각각 17W/㎡,냉

방부하량은 41W/㎡로서,기 모델에 비해 각

각 65%,20% 가량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공동주택 70% 감모델에서 냉난방에

지요구량은 31kWh/㎡yr로서 기 모델에 비

해 68%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난방에

지요구량은 0.4kWh/㎡yr,냉방에 지요구량

은 31kWh/㎡yr로서,난방에 지요구량은 99%

감되었으나,냉방에 지요구량은 7%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최 난방부하

와 최 냉방부하는 각각 2W/㎡,28W/㎡로서

기 모델 비 97%,45% 감되었다.최근

공동주택에서의 냉방기기 보 황 증가 추이

를 감안할 때,거주자의 냉방에 한 요구는

증 하고 있다.국내 공동주택을 패시 하우

스 수 으로 단열 기 성능을 향상하고

폐열회수환기장치를 용하는 경우,난방에

지는 크게 감할 수 있지만,냉방에 지는 다

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국내 기후조건에서 구조체나 창호의 단열성

능,기 성능 설계기 강화만으로는 냉방에

지 감에 크게 기여할 수 없으며,정부의

기요 진제 용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패키지에어컨의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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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비용이 다소 증가하고,이로 인해 여름철

력사용이 증가하여 력피크수요에 하게

응하지 못할 것으로 단된다.냉방에 지

소비량의 경우,주간동안 창호나 구조체를 통

한 일사 향이 크고,환기장치의 운 방식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공동주택에서 냉방에 지의 감을 해서는

차양장치의 계획,축열성능 강화,야간환기,

제습냉방 등의 친환경건축계획이 추가 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단된다.이를 해서

는 향후에 국내 에 지 약설계기 에서 련

기 에 한 구체 인 설계수 성능평가

방법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5.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동주택에서 에 지

약설계기 강화에 따른 부하특성을 분석함으

로써 공동주택 냉난방설비의 설계 기 을 평가

하고자 하 다.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최근까지 신축 공동주택을 상으로 구조

체와 창호의 단열성능을 심으로 에 지

약설계기 이 차 강화되고 있으나,지

역난방 열사용시설 규정이나 지경부 고시,

KSC9306등 련 기 에서 단 냉난방

부하는 90년 이 의 단열 창호,기

수 에 따라 산정되어 다소 과도하게 산

정되어 있다.

(2)공동주택에서 구조체의 단열성능,창호성

능,환기성능 기 성능 개선 수 에 따

른 에 지 감 특성을 분석한 결과,환기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가장 큰 냉난방에

지 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악되

었으며,냉방에 지에 비해 난방에 지

감이 크게 나타났다.

(3)최근 정부의 건물에 지정책에 따라 공동

주택 에 지 감 모델을 30%,50%,70%

수 으로 가정하여 냉난방에 지 감 특

성을 분석한 결과,구조체 단열성능 창

호성능,기 성능 수 을 향상함으로써 난

방에 지는 크게 감할 수 있으나,냉방

에 지는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방에 지 감을 해서는 한 차양

장치의 계획,축열성능 강화,야간환기,제

습냉방 등의 친환경건축계획이 추가 으

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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