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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BIM technologies in construction projects, a lot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are developing a technology development road-map of BIM. In order to develop

it, current status of BIM technology in domestic projects must be analyzed in advance. In this study, the element

technologies of BIM was identified and the current status and the importance priorities of them were analyzed and

evaluated.. The result shows that the level of technology developments is behind that of other advanced countries in

most of the elements. In technology importance analysis, the BIM based preliminary planning technology and the

standards for BIM service contracts are ranked in the high position and their developments are also delayed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could show the direction of BIM technology development and also be used for developing

the technology roadmap of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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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최근 들어 대형화, 복잡화된 비정형 건축물들이 등장

하면서 2D설계의 한계 및 설계정보 공유의 한계가 발생

하면서 건축분야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게 되었고 시공 

분야의 수출은 활발하나 설계분야의 기술수준은 국제경

쟁력이 시공분야에 비해 미흡하여 중동, 동남아, 러시아 

등의 해외 건설시장에서 BIM을 적용한 발주요건 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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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

한 국내 건축 산업 분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BIM에 대

한 기대와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고 있으나 국내 설계

분야의 정보환경 취약성과 다수 중소업계의 도입역량 부

족으로 BIM 기술수준 양극화가 심화되고 확산이 지체되

고 있다[1].

기존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2D 설계로 인한 도면 오

류, 변경처리 어려움, 설계변경, 재시공, 공사지연, 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들은 BIM 기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

내외 BIM 기술현황 및 해외 BIM 로드맵 사례에 대해 분

석하고 현행 설계 단계에서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BIM 

기술개발에 필요한 요소기술들을 도출하고 요소기술에 

대한 국내외 기술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BIM 요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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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AHP(쌍

대비교)분석을 실시하여 BIM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외 BIM 

기술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해외 BIM 로드맵에 대

한 사례들을 통해 기술 개발에 대한 요소 기술들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설계단계의 프로세스와 

BIM을 적용한 프로세스 및 BIM 통합발주 프로세스

를 작성하고 BIM 요소기술별 현황 및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BIM기술수요조사를 위한 설문

지를 작성하여 이를 국내 BIM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연구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외 BIM기술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필

요한 요소기술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BIM 요

소기술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

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2. 이론적 배경

2.1 국내외 BIM 현황비교

2.1.1 국내 BIM 현황

국내 설계분야는 80년대 수작업시대로부터 90년대 

CAD로 변모, 정착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BIM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절대다수가 중

소형 영세구조이며 대형설계사의 경우도 경험기술 

축적기반이 취약하고, 인프라 부족으로 BIM 적용범

위가 제한적이다. 또한 2차원적 업무형태로 BIM과 

CAD의 혼용으로 설계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미

래지향적 BIM기반의 실무적 설계환경 개선이 필요

하다. 

2.1.2 해외 BIM 현황

선진국의 경우 20세기 초부터 설계분야의 경험기술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오늘날 국제 

설계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건설 산업과 IT기

술과의 융합에 관한 관련기술 개발 및 연구 활동이 오

래 지속되어 왔고, 생산성증대, 에너지자원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BIM 기술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건설 프로세스 혁신에 의하여 건설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업체들이 고부

가가치 영역 기술 분야를 독점함으로써 후발업체들의 

시장진입이 어렵다. Table 1은 국내외 BIM 현황을 비

교한 결과이다[2].

Domestic Foreign

Small-scale structure, vulnerable
to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

in technology

Accumulated experience to be
systematically described

BIM lack of infrastructure, limited
coverage

On the convergence of technology
and research related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active

Form two-dimensional work, BIM
and CAD design environment to
improve the mix of difficult

Companies have developed
proprietary high-value areas
late-comers to the market in

check

BIM-based design of future
practic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environment

Increase productivity, and social
issues, such as energy resources
BIM solution to one of the
full-scale introduction

Table 1. Analysis of BIM technology at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2.3 해외 BIM 로드맵 사례분석

2.3.1 미국

미국 USACE( US Army Corps of Engineers)는 

지난 2006년 BIM 기술실행 및 개발을 위한 중, 장

기적 로드맵을 작성하여 202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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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 통합, 협업, 자동화, 혁신 5개의 그룹으로 나

누어 요소기술들을 개발하여 BIM 기술의 발전을 주

도하고 있다[3].

2.3.2 영국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위원회인 

B/555에서 개발한 로드맵 전략에 따라 컴퓨터 모델

링 기반 국가 표준, 도면 및 문서를 포함한 건설 정

보 교환 방법 및 자국 건설 산업 성숙도 모형을 기

반으로 지침, 분류체계, 라이브러리 체계가 연관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산업 구성원들이 각 단계별

로 현실적인 BIM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4].

2.3.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정부 정책을 통한 BIM 수요확대, 

BIM 교육 및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로드맵

을 제시하였고 모바일 및 소프트웨어 도입, 시설,자

산관리, 프로세스의 변화 등의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5].

2.3.4 핀란드

핀란드의 부동산공사(Senate Properties)에서는 

2001년 BIM 활용을 위한 파일롯 프로젝트를 진행

한 후 2007년 10월 개방형 BIM 포맷인 IFC 도입

을 위한 가이드를 발표하였고 분야별 기술개발을 위

한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보교환, 

데이터통합, LCC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등의 기술개

발을 목표로 BIM 도입 인프라를 구축하였다.[6] 

2.3.5 호주 및 뉴질랜드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는 NBIM(Nationa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Initiative) 전략보고서를 통

해 조달, BIM 가이드라인, 교육 및 프로젝트 운영, 

데이터 및 라이브러리 생산, 정보교환 프로세스,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정책전략을 제안하였다. 또한 

호주의 CRC(Cooperative Research Centre) Construction 

Innovation의 ‘Construction 2020’은 친환경건축, 

발주자 요구 충족, 사업 환경 개선, 노동력 개선, 정

보교환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가상 프로토타입,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하는 로드

맵을 수립하였다[7][8].

BIM 해외 로드맵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제도 정

책개발 및 교육을 제외한 기술 개발의 분야 및 요소

기술들을 종합 정리하면 Table 2과 같다.

Technology field Element technologies

1 Design process

Drawing Generation, Energy
Analysis, Progress reviews,
Structural analysis, Lighting
analysis, Program validation,

LEED analysis,

2 Interoperable data
Inrefaces for common

information sharing, Common
model and source data servers

3
Collaboration
integrated

Interference management,
Library management, Quantity
design quality(Visual check,
standards check, model

integrity)

4
Life-cycle operation,
Maintenance
management

Building system analysis, asset
Management, space

management/ tracking, disaster
planning, operation &

maintenance record modeling

5 Automation technology

Augment Reality, Mobile
technology, 4D,5D,xD modeling,
Seamless integration of BIM

and GIS,

Table 2. Group and elements of the BIM technology

3. 건설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 도출

본 연구에서는 BIM 기술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건설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였고, 프로세스를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Figure 2와 같다. 

Figure 2. Construction process changes with BIM

3.1 BIM 적용 단계별 프로세스 분석

3.1.1 기존 건설 프로세스

BIM 도입 이전의 기존 설계 프로세스는 2D도면을 

중심으로 모든 산출물들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과

정이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각 산출물에서 사용되는 

정보들이 재활용이 어렵고 각 프로세스의 참여자들

이 상호 협업하거나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도구나 방

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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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기존프로세스에 BIM을 적용한 과도기적 프로

세스

이 단계는 기존의 전통적 설계프로세스의 한계로 

인해 부분적으로 BIM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기

존과 동일하게 2D도면이 중심이 되고 각 프로세스에

서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BIM을 적용하는 단계이

다. BIM을 적용한 과도기적 프로세스에서는 BIM 

정보가 중심 설계정보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보의 재

활용이나 BIM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존업무에 

BIM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 부담이 과중된다. BIM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도구와 기준, 

표준 등이 개발 중에 있고 시범적인 수준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업체들의 BIM 적용 및 참여에 대한 인

센티브 또는 유도 정책이 필요한 단계이다.

3.1.3 BIM 통합 발주 프로세스

이 단계는 BIM 통합 발주 프로세스는 BIM 설계정보가 

중심이 되고 각 프로세스 단계별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여 

설계정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다양한 IT기술의 접목으로 

전반적인 건설기술 수준이 향상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생

산이 효율화되고 설계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으나 

사업 수행방식을 BIM 기반의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형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프로세스들의 한 

가지 예시로 IPD를 적용한 BIM 통합발주 프로세스를 작

성한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BIM 요소기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Figure 3. BIM application process with IPD

3.2 BIM 요소기술 분석

기존 프로세스에 BIM을 적용하였을 때 필요한 요

소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기획 및 사업관리, 건축설

계, BIM기반 모델링 기본품질검토, 제기준 및 법규

검토, 품질관리 및 시스템 도입, 법규검토, 구조설

계, 설비설계, 에너지 분석, 물량산출 및 견적, 시공

계획(시공성 검토), 유지관리의 12가지 항목으로 구

분하여 활용 현황, 사용가능한 도구, 국내외 기술수

준에 대해 분석하고 각 항목에 대한 세부항목을 구

성하였다.

4. BIM 요소기술 도출 및 우선순위 분석

4.1 BIM 기술수준 분석

4.1.1 조사 개요 및 방법

BIM의 요소기술 도출 및 국내외 수준에 대한 사

전현황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를 국내 

BIM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연구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 조

사를 통해 현재 국내외 BIM 기술 수준에 대해 확인

하고 각 분야, 기술그룹의 필요한 요소기술 및 관련 

사례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직접 배포와 메일을 통해 발신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으며, 국내의 주요 BIM관련 전문 업

체들의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대한 각 

분야의 고른 응답을 위하여, BIM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 시공사, 설계사, 대학교 등으로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자의 구성은 Figure 4와 

같다.

Figure 4. Configuration of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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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은 크게 기획 및 발주/표준, 건축설계 및 디

자인, 협업관리, 시공관리, 첨단기술응용, 유지관리의 6

가지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 기술그룹의 요소기술에 

대해 국내외 수준을 각각 5간계 : 1(매우낮음) ~ 5(매

우높음) 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각 기술그룹

별 요소기술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과 그 수준평가 및 

요소기술관련 사례/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4.1.2 분석 결과

본 조사의 기술 개발의 분야 및 요소기술들은 

BIM 해외 로드맵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 및 발주표준, 건축설계 및 디자인, 협업관리, 

시공관리, 첨단기술 응용, 유지관리의 6개의 그룹으

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각 그룹은 세부 요소기술들

로 세분화하였다. 

각 분야들에 대한 BIM 기술 수준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국내 기술은 전반적으로 해외 기술

에 비해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다양

한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BIM의 다양한 

요소기술들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

면, 국내의 경우는 BIM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수준

으로써, 기존의 BIM 기술들을 실제 사업에 부분적

으로 적용하는 정도이다. 세부적으로는 유지관리

(1.58) 분야가 국내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가장 높은 분야는 건축설계 및 디자인(2.44) 

분야였다. 해외 수준과의 차이가 가장 작은 분야도 

건축설계 및 디자인(1.01) 분야였고 해외 수준과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기획 및 발주표준(1.41) 분

야였다. 분야별 분석결과는 Figure 5와 같다.

Figure 5. Analysis of BIM technology level at domestic

and foreign

4.2 BIM 요소기술 분야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

4.2.1 개요 및 방법

앞에서 도출된 BIM 요소기술에서 기술개발을 위

한 분야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업무 종사자, 실무자,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

을 통한 AHP(쌍대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AHP는 

어떤 문제를 최상위 수준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중요

도가 낮은 하위수준의 문제(목표)로 계층구조를 만들

고 계층구조 내 각 요소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함으로써 정량

적 요소는 물론 정성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AHP분석을 통해 BIM 요소

기술에 대한 분야별 항목의 중요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9].

AHP분석의 쌍대비교에 사용되는 척도는 5점 척도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고 그 내용은 Table 3와 

같다.

Priority Levels

1 Not a priority

2 Low priority

3 Medium priority

4 High priority

5 Essential

Table 3. 5-point Likert scale levels

AHP 분석의 신뢰성 검증은 각 평가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가 개개인의 판

단상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 ‘CR’)을 계산함으로써 가능

하다. 일반적으로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

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CR이 10%(0.1)보다 

작을 경우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Saaty, 1982). 따라서 아래

의 일관성 비율(CR)을 사용하여 일관성의 강도를 측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CR  CIRI
 max    ·

 
--------- (1)

여기서, CI(Consistency Index)는 일관성 지수로써, 

일관성에 대한 편차를 나타내며, max(largest eigenvalue)
는 이원비교행렬의 가장 큰 고유치를 나타낸다.

n은 비교되는 기준의 수를 나타내며, RI(Random 

Index)은 일관성 지수로써, 1부터 9사이의 난수를 

사용해서 구성한 비교행렬의 CI들의 평균값. 경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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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부터 얻은 행렬의 차원별 평균무작위 지수를 

의미한다[10].

조사방법은 앞의 BIM 기술수요 설문조사와 마찬

가지로 직접 배포와 메일을 통해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국내의 주요 BIM관련 전문 업

체들의 실무담당자들 및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분야별 쌍대비교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

하였고, 그 기본형식은 Table 4와 같다.

Aspect of
evaluation

Priority
Aspect of
evaluation

Pre-design/d

elivery
standard

5 4 3 2 1 Pre-design/d

elivery
standard

…
5 4 3 2 1

…

Table 4. Example of the weight and priorities survey

4.2.2 분석 결과

각 항목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측정 결과는 Table 

5과 같으며 Figure 6은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결과

이다.

Aspect of evaluation Weight Priority CI / CR

Pre-design/delivery
standard

0.353 1

CI =
0.1681

CR =
0.1355

Architectural design 0.271 2

Collaborative

management
0.166 3

Construction

management
0.101 4

Application of high

technology
0.059 5

Maintenance

management
0.050 6

Table 5. Weight and priority assessment

Figure 6. Result of weight and priority assessment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기획 및 발주표준, 건

축설계 및 디자인, 협업관리, 시공관리, 첨단기술응

용, 유지관리의 상대적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

는 Figure 5와 같이 기획 및 발주표준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건축 설계 및 디

자인, 협업관리, 시공관리, 첨단기술응용, 유지관리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조사의 중요도 결과를 

분석해 보면 기획 및 발주표준(0.353)으로 가장 높

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건

축설계 및 디자인(0.271), 협업관리(0.166), 시공관

리(0.101), 첨단기술응용(0.059), 유지관리(0.050) 

순으로 평가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IM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설계 

프로세스 및 현재의 BIM 프로세스에 대한 한계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된 BIM 설계

정보가 중심이 되는 BIM 통합 발주 프로세스를 작

성하였으며 BIM 요소기술별 현황 및 한계를 파악하

였다. 또한 BIM 기술수요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적

인 요소기술을 도출하고 국내 BIM 분야별 기술수준

이 해외기술에 비해 미흡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유지관리(1.58) 분야가 국내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획 및 발주표준(1.41)분야가 

해외수준가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BIM 요소기술 분야별 중요도 및 우선순

위를 평가하기 위해 AHP(쌍대비교) 분석을 실시하

였고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기획 및 발주표준

(0.353)으로 가장 높이 평가되었고 건축설계 및 디

자인, 협업관리, 시공관리, 첨단기술응용, 유지관리 

순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선순위 결과

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방향 및 로드맵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현재 미국과 싱가폴 등 많은 나라들에서 실제 건

설 프로젝트에 BIM 기술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BIM기술개발 로드맵을 개발 중에 있다. 이것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내 프로젝트에서 BIM기술

들의 현황을 사전에 분석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BIM의 요소 기술을 정의하고 현황을 분석했

다. 또한 도출된 요소기술들에 대한 중요성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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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요소기술들은 

해외보다 뒤떨어지는 수준이었고 특히 기획 및 발주

표준 분야가 중요성 및 우선순위는 높게 평가되었으

나 현재 국내의 수준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BIM 기술개발 방향 및 

로드맵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 BIM, 설계프로세스, 기술개발, 중요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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