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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산업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

다. 특히, 건설정보모델링(BIM)은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에 중

요한 도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BIM은 자재 및 제원에 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포함하여 건설관리에 대한 3차원 디지털 모

델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계 오류 및 시공 오류와 관련된 문제를 도출함으로써 건설 

프로젝트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고 전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MOLIT, 2022). 건설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BIM의 도입은 작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고 있다. BIM

은 건축물의 물리적, 기능적 특성을 디지털 데이터로 표현하여 

건축구조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공동의 의사결정을 가능

하게 한다(Kim et al., 2019). 하지만, 설계데이터의 평가 및 인증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IM기반 데이터에서 평가 방법과 산

출 기준을 분석하여, 평가 데이터의 정보를 검색과 추출하는 방

법을 분석하고, 자동화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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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Yu et al., 2021). 하지만 설계 데이터의 설계 변경과 

평가 및 검토 기준이 변경되면 평가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전문가에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새로

운 조건을 설명하고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추가 작업이 발생한

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자는 프로그램 코드를 수정하여 배포

하는 과정에서 작업시간이 추가된다. 이러한 작업방식을 개선하

고자, 본 연구에서는 AI기술을 활용하여 설계검토 및 평가 시스

템의 개선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AI 기술이 건축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Choo, 2019). 

특히, OpenAI의 ChatGPT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BIM 데이터 평가에 적용하려는 연

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BIM기반 설계데이터 평가 프로그램에서 변경 사항

이 발생하면, AI 기술 중 ChatGPT를 활용하여, 자동화 평가 프

로그래밍 코드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

하였다. 설계데이터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설계평가 및 검

토 기준이 달라진 경우 ChatGPT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코드

를 해석시키고, 사용자는 대화형으로 변경 사항을 설명한다. 

ChatGPT는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프로그래밍 코드를 

제안하면서, 평가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준으로 검토 및 평가한

다. 본 연구를 통해 설계자는 설계데이터의 검토 과정을 빠르게 

적용하여,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작업시간도 줄이고 

효율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BIM기반 설계 데이터 평가 프로그램과 ChatGPT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평가 산출 기준 변경 사항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BIM 설계검토 

및 평가 프로그램에서 평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평가 항목별

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ChatGPT의 대화 형식으로, AI기능을 활

용 및 결과를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프로그래밍 코드를 쉽게 설

명하고, 사용자는 변경된 평가 기준을 입력하여, 변경된 기준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입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BIM 기반 설계데이

터 평가 시스템을 연동하여, OpenAI의 ChatGPT를 활용하는 방

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건축 분야에서 BIM의 활용 영역과 작업 프로세스를 분석

하고, BIM 객체의 특성. 객체의 유형, 형상 정보 등을 활용

한 연구를 분석한다. 

2) BIM 설계 데이터 평가 시스템의 현황을 분석하여, BIM기

반 사업성 검토, 법규 확인, 인증평가 등 시스템 연구개발

을 조사하였다.

3) BIM 설계 데이터 평가 시스템은 데이터 평가 기준과 산출 

기준의 변동에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어, 이 단점을 해결

하고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론을 조사하였다.

4) 건설산업에서 AI 기술의 연동과 활용성을 분석하여, BIM

기반 AI 기술의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평가 시

스템의 단점을 OpenAI의 ChatGPT를 활용하는 방법론을 

연구한다.

5) ChatGPT는 사용자가 대화형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프로

그래밍 코드를 분석과 코드 해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평가 시스템과 연동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6) BIM기반 설계인증 평가 자동화 시스템에서 ChatGPT API

를 활용하여 대화형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게 하였다. 설

계인증 평가해설과 프로그래밍 코드 분석 및 해석이 정확

한 답변을 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7) BIM기반 설계인증 평가 자동화 평가 시스템에서 평가 기준

이 상향된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ChatGPT에게 변경된 사

항을 입력하여, 적용 전과 적용 후의 결과값을 분석하였다.

8) ChatGPT를 활용하여 대화형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분

석하고, 평가 기준의 변경 사항을 적용한 프로그래밍 코드

를 제안받고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BIM기반 설계 데이터 평가 프로그램의 단점을 해

결하기 위해 OpenAI의 ChatGPT를 활용하여 비전문가도 평가 

조건 변경이 가능하게 개선하는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2. BIM기반 설계 데이터 평가 시스템

2.1 BIM의 개요 활용

BIM은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산업에서 프로젝트 관리 및 작

업 방식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BIM은 설계 도구로 3차원 

모델링과 건축 정보를 담고 있어, 향상된 모델링 데이터와 정보

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Ma et al., 2022). BIM의 활용은 

다양한 건설 영역과 프로세스에 걸쳐 확장되며, 건축, 구조 공

학, 토목 공학, 조경, 장비 및 기계 관리 등 건축의 분야 또는 

공정별로 모델 구분이 가능하며,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검토 및 

분석이 가능하다(Kim et al., 2021a). 전문 분야별로 정밀한 모델

링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또한 BIM 기술은 건축 프로젝트

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이

러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BIM 사용자는 모든 단계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향

상된다. BIM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수식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수량화가 가능하여 비용산출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인다(Yoon et al., 2020). 따라서 BIM은 단순히 도면 및 모델

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체 건설 프로세스에서 필요에 따라

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IM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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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객체의 특성, BIM 객체의 유형, BIM 객체의 형상 정보로 

구분하여 활용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2.2 BIM 설계 데이터 평가 시스템 현황

BIM은 건축, 공학, 건설산업의 프로젝트 관리 및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모델

링,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BIM 데이터는 건축정보와 형상정보 

그리고 속성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체계에 맞춰서 검색, 분

류, 비교 분석이 가능하여 설계 데이터 평가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다(Hong and Kim, 2018). Table 1과 같이 BIM기반 설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통합 설계정보 관리, 자동화 및 표준화, 성능

평가, 표준 평가 등 다양한 평가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BIM 

설계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증제도 항목과 데이터 

비교하여 등급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Kim and 

Jun, 2013). BIM 데이터를 LEED 인증 시스템을 통합하고 자동

화 평가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Farzad and Sephr, 

2020). 그리고 LEED 평가 방법에 BIM을 연계하여 평가 자동화

와 BIM을 이용한 규칙 기반 평가방법을 제안했다(Kang et al., 

2022). BIM 설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법규

자동검토를 위한 BIM 모델과 건축 코드를 상호 운용하기 위해 

코드를 매핑 방법을 제안하고 정보관리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Kim et al., 2018). 그리고 BIM데이터에 건축 코드를 활용하여 

객체를 구별하거나 구역을 구분하여 특정 조건에 따라 법규의 

산출기준이 구분 가능하도록 연구하였다. 인프라 설계 프로젝트

를 위한 자동화되고 지속적인 BIM기반 전과정 탄소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을 하였다(Hussain et al., 2023). 설계인증 BIM 적용을 

위한 평가 및 운영체계를 연구하여, BIM기반 평가를 위한 체크

리스트 작성을 위한 기반 체계를 마련하였다. 시스템 개발을 위

해서는 평가 체크리스트는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BIM 

데이터의 장점의 활용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상호보완을 위해서 

BIM기반 설계업무 지원 플랫폼의 필요성을 연구하였다(Park et 

al., 2022).

BIM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BIM 데이터를 활용하

여 평가 시스템의 연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BIM기

술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시스템을 통해서 

상호보완이 가능하다. BIM기반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분야와 

전과정에서 평가 및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2.3 BIM기반 설계인증 자동화 평가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BIM기반 설계인증 평가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기반으로 Figure 1과 같이 설계인증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였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arrier Free (BF) 인증) 평가 

시스템으로 BF 인증평가 해설서를 기반으로 자동화 평가 방법

론과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기준에 적합한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BIM기반 설계데이터를 이용하

여 BF 인증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의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 설계인증 방식인 2D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은 평가 객

체를 설계자가 직접 표시하고 산출 기준에 적합한 데이터를 수

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BIM 데이터는 평가 객체를 검색

하는 방법과 평가 객체에서 필요한 건축 정보가 무엇인지 방법

을 프로그래밍하여 평가가 할 수 있다(Yu et al., 2021). 이러한 

BIM 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가 항목들이 자동화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설계인증 평

가를 위한 작업시간과 평가 오류를 줄여서 설계품질 향상이 가

능하다.

BIM기반 설계인증 자동화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평가 해설서를 분석하여 산출 기준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였

다. BIM 데이터 체계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산출 기준

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자동화 방법론을 프로그래밍 개발

Table 1. BIM design data evaluation system status

Researcher Analysis method Contents

Kim and 

Jun (2013)

Evaluation of 

certification 

system

Extract BIM design data and 

use them to compare them 

with certification system items 

and evaluate them

Farzad 

and Sephr 

(2020)

Authentication 

system

Proposed application of led 

automated evaluation certifi-

cation system

Kang 

(2019)
BIM to LEED

BIM to LEED evaluation 

method, automation of 

evaluation and rule-based 

evaluation method using BIM

Kim et al. 

(2021b)

Review of legal 

automation

A study on the additional 

properties management 

method for building code 

automated checking by BIM

Kim et al. 

(2018)

Code-based 

verification

Check the regulations accor-

ding to the conditions using 

the building code for each 

BIM object

Hussain 

et al, 

(2023)

LCA 

Assessment

Automated and continuous 

BIM-based life cycle carbon 

assessment for infrastructure 

design projects

Lee et al. 

(2022)

Evaluation 

system

A study on the BIM-based 

evaluation and operating 

system

Park et al. 

(2022)

BIM Support 

Platform

Need for a BIM design sup-

port platform to complement 

BIM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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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전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사회적 제도 및 건축법

령에 따라서 평가 해설서는 개편되거나, 산출 기준이 매달 갱신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프로그래밍 개발자에게 변경 사항

을 알리고 개발하는 동안에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

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 시스템에

서는 각 평가 항목별로 자동화 평가 프로그래밍 코드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사용자가 산출 

기준의 입력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는 평가 시스템에

서 프로그래밍 코드 변경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래밍 비전공자

라면 프로그램 언어를 이해하고, 시스템을 변경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Figure 1. BIM-based design certification evaluation system

3. 건축산업에서 BIM과 OpenAI 활용

3.1 OpenAI 기술과 ChatGPT 개요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OpenAI는 2015년에 

설립된 AI 연구 및 개발을 주도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lex and Kenrick, 2023). OpenAI는 특히 고급 언어 이해 및 

생성 기능을 갖춘 AI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ChatGPT (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대표

적인 성과 중 하나이다.

ChatGPT는 GPT 시리즈의 일환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정보를 학습하여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다. 이 모델은 다양한 대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 문서 요약, 번역, 그리고 일반적인 

대화 등 다양한 언어 기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Mohammed, 

2024). 2022년에 발표된 GPT-3.5 버전은 특히 성능이 크게 향

상되어, AI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GPT-4는 인간과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고 있으며, 이전 모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언어적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

ChatGPT는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성할 수 있기 때

문에, 비즈니스, 교육, 고객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

용되고 있다(Avyay et al., 2024). 이는 OpenAI의 목표인 고급 

AI 기술의 대중화와 접근성 향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OpenAI와 ChatGPT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산업 전

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2 BIM 기술과 AI 기술 연동

BIM기반 다양한 시스템 개발은 설계품질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BIM을 활용하기 위해

서는 모델링 기술과 건축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술을 학습하

거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Horvath and Pouliou, 2024) BIM

데이터는 사용자 또는 소속의 체계에 따라 정보입력을 다양하게 

작성이 가능하지만, BIM기반 데이터 평가 및 검토 시스템에서는 

표준화 데이터가 없다면 프로그래밍 코드에 포함되지 않으면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BIM 기술의 단점을 AI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BIM 기술의 장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단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OpenAI 기술을 활용

하여 기본설계 단계에서 공사정보를 효율적으로 산출하는 방안

을 검증하고 설계 대안 검토를 진행하여, BIM 기술과 연동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Hwang, 2023).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학습시켜 설계 초기 건물 매스 이미지와 조

감도를 생성하여 시각화하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Lee and 

Ko, 2023). AI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을 위한 미적 

판단이 가능하게 평가하도록 학습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Lee, 2023). AI를 활용한 디자인 플랫폼에서 간단한 텍스트 설

명을 입력하면 인테리어 디자인 이미지를 출력하는 생산형 AI 

도구를 개발하고 공공디자인, 토목 및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Ploennings and 

Berger, 2022). 이외에 2D 데이터를 BIM 데이터로 전환하는 연

구와 텍스트를 인식하는 기술, 형상을 인식하는 기술 등 다양하

게 연구되어 BIM 기술과 AI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AI 기술은 BIM 기술의 한계성을 보완해주는 동시에 장점을 

부각 시킨다. 특히 BIM 기술은 데이터 활용성이 높아 데이터 

학습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다. BIM 기술과 AI 

기술의 연동은 필연적이고 두 기술의 연동은 BIM 데이터의 활용

성이 높아지고 건설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

3.3 ChatGPT 활용

건축산업에서 BIM설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설계자가 Chat-

GPT와 같은 AI 플랫폼을 사용하여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설

계검토, 효율적인 의사결정, 규제 준수, 데이터 분석,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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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설계검토 과정에서 설

계 문서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검토하고, 설계 검토기준을 질문

하면, 검토 기준을 답변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

하여 프로젝트 관련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받을 수 있다. 법적 

요구사항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가 가능하다. BIM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건축 솔루션을 제안받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거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BIM 기술

을 활용하면서 프로그램의 기능을 질문하여 학습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penAI의 기술 중에 ChatGPT를 이용하여 설

계인증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여 해설서를 찾고 해설서 분석하

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을 시키고, 룰셋을 적용

시켜서 아래 Table 2와 같이 실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 해설서와 ChatGPT에게 질문하여 답변받은 내용을 비교 분

석 하였다. Table 2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해설서 

2,1,2 항목>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인증 해설서

에서 평가 목적과 산출 기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다. 2.1.2 유효

폭 항목은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통과 유

효폭이 0.9m이상 1.0m미만은 우수등급으로 평가항목 점수는 

2.4점이고, 1.0m이상 유효폭이면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항목 점

수는 3점이다. 그리고 ChatGPT를 이용하여 <질문>과 같이 2.1.2 

“유효폭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입력하였다. <AI 답변>과 같이 

인증평가 해설서를 기반으로 2.1.2 유효폭의 대한 정의와 평가 

목적 산출 기준과 평가 방법을 정리하였으며 추가로 주의사항의 

내용을 출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IM기반 설계인증 평가 시스템에 ChatGPT를 

연동하여 설계인증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을 때 인증평가 해설서 

기반으로 내용을 요약하여 사용자에게 출력하여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설계자 또는 검토자는 간단한 설명자료를 ChatGPT

가 대신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을 줄이고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요약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4. BIM기반 설계인증 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ChatGPT 활용 방법론

4.1 BIM기반 설계인증 평가 시스템 ChatGPT 연동 방법

본 연구에서는 ChatGPT API를 설계인증평가 시스템에 연동

하여 대화형으로 인증평가 항목별 평가 로직을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ChatGPT AI는 OpenAI에서 제공하는 대화형 

AI 서비스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즉각적으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다. ChatGPT API는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하며, 복잡한 

평가 로직을 이해하고,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ChatGPT API를 설계인증평가 시스템에 연동하는 과정은 다

음과 같다. 첫 번째로 ChatGPT API를 평가 시스템에 API 호출 

로직을 통해 통합한다. 두 번째로 데이터 통합하여 BIM 시스템

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ChatGPT API에서 입력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한다. 세 번째로 ChatGPT 대화 로직과 사용자 입력 인터페

이스를 구현하여, 사용자 질문에 따라 인증평가 로직에 대한 설

명을 제공하도록 설정한다. 위 과정을 통해서 BIM기반 설계인증 

평가 시스템에 Figure 2와 같이 채팅 대화형으로 ChatGPT가 

팝업창에 나오도록 개발하였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을 때, 질문에 맞춰서 답변을 받았다. 

ChatGPT를 설계인증평가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관련 법

규, 설계 기준, 성능 지표를 언어로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심층

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사항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준다. 이 기술을 통해 복잡한 인증 요건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Table 2. Analysis of certification evaluation using ChatGPT 

Effective width of ChatGPT utilization door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해설서 2,1,2 항목>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구분 통과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 3.0

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0.9m이상 2.4

<질문>

2.1.2 유효폭에 대해서 설명해줘

<AI 답변>

2.1.2 유효폭은 문의 개방 너비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건물 내의 접근성과 통행 편의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유효폭은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문틀 사이

의 실제 사용 가능한 최대 너비를 의미합니다. 이 평가는 특

히 공공 건물이나 사무실, 상업 시설 등에서 중요하며, 안전 

규정 준수 및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기여합니다.

제공된 코드는 건물의 각 층에 있는 문들의 유효폭을 체크하

여 그 조건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함수를 포함하고 있습니

다. 특정 이름을 가진 문들은 평가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문

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평가합니다:

     - 최우수 조건: 모든 문의 유효폭이 1.0미터 이상일 때

- 우수 조건: 모든 문의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일 때

유효폭이 0.9미터 미만인 경우, 낮은 등급을 받으며, 문의 

유효폭에 따라 다른 메시지와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 평가는 건물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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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teractive ChatGPT UI of the evaluation system

4.2 ChatGPT를 활용한 평가 시스템 로직 분석

본 연구에서는 BIM설계 데이터 평가 시스템에 ChatGPT API

를 통합하여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고, 이를 통해 Table 

3과 같이 평가 시스템에서 평가 항목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불러

오고, 프로그래밍 코드를 설명 요청 메시지를 입력하여, 답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Table 3의 왼쪽은 BIM기반 설계인증 평가 

시스템에서 ChatGPT API를 결합하여, 사용자가 평가 항목의 

로직을 보여달라고 입력하였을 때 답변한 내용이다. 그리고 오

른쪽은 ChatGPT가 불러온 프로그램 코드를 설명해달라고 입력

했을 때 오른쪽과 같이 프로그래밍 코드의 구조에 맞춰서, 선언

문, 함수, 코드의 목표를 정리해서 사용자에게 출력하였다.

Table 3에서 로직은 BF인증에서 내부시설에 일반 출입문을 

유효폭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

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평가한다. 산출 

기준은 문의 모든 유효폭 1.0m이상인 경우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

항목에서 3점을 받고, 모든 문의 유효폭 0.9m이상인 경우 우수

등급으로 2.4점으로 평가된다. BIM 프로젝트 모델에서 내부시설

의 룸 데이터에서 실내문을 검색한다. 그리고 문의 종류 및 유형

을 분석하여 문의 유효폭 정보와 프레임 두께를 산출하여 문의 

유효폭에 프레임 두께를 빼서 실제 문의 유효폭을 산출하고, 산

출 기준에 맞춰서 등급을 부여하고 점수를 받는 방법이다.

BIM기반 설계인증 자동화 평가 프로그램에는 평가 항목별로 

자동화 평가 로직이 개발되어 있고, 로직을 확인하기 위해서 

ChatGPT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출력하고, 프로

그래밍 코드를 비전공자가 이해하기 쉽게 Table 3에서 오른쪽

과 같이 설명내용을 출력한다. 전역 변수 선언으로 평가 대상이 

아닌 문의 유형과 산출 기준의 Check 함수는 평가 객체에서 

유형을 파악하고 산출 기준에 필요한 속성명과 속성값을 설명하

고 비교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로직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BIM기반 설계인증 자동화 평가 시스템과 

ChatGPT API의 통합은 건축 설계 및 인증 과정에서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여준다. 특히 프로그래밍 비전공자가 ChatGPT를 

통해 프로그램 코드를 이해하고 산출 기준이 변화가 생겼을 때, 

변경이 필요한 정보값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변경된 프로

그램 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 BIM 데이터 평가 과정에서 시간적

으로나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설계평가 및 검토를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개선과 적용을 통해 시스템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광범

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4.3 설계인증 평가 시스템과 AI 기술 적용 범위

BIM기반 설계데이터 평가 시스템과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서, 평가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AI 기술이 적용 가능

한 영역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AI기술을 연동하기 위해서 Figure 

3과 같이 8개의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설계인증 해설서 및 평가

서, 분석하는 부분과 BIM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시스템 활

용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AI 활용 범위를 점선의 사각형 영역

으로 구분하였다.

1) 설계 인증정보 분석 

2) 설계 인증 매뉴얼 분석 

3) 평가 항목별 산정기준 분석 

4) 평가를 위한 BIM 데이터 분석 

5) BIM 데이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추출 

6) 설계 인증평가 시스템 디자인 인터페이스 구성

7) 설계 자동화 평가 시스템 개발

8) BIM 기반 설계인증 자동화 평가

BIM기반 설계인증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설계인증 정

보 분석과 평가 해설서 및 평가서를 기반으로 평가에 필요한 데이

터를 추출한다. 그리고 BIM 데이터 체계를 고려하여 평가에 필요

한 데이터를 BIM 데이터에서 추출하는 방법을 분석한다. 설계인

증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를 계

획하고 설계자동화 평가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개발된 BIM 기

반 설계인증 자동화 평가를 진행한다. 위 과정에서 ChatGP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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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한 부분을 인증평가 해설서 분석과 산출 기준에 필요한 

정보들을 분석하거나 정보를 찾는 기능이 가능하다. 그리고 BIM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산출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

는 과정에서 비교를 위한 데이터를 분별할 수가 있다.

ChatGPT를 활용하여 작업이 가능한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

다. ChatGPT는 정보 검색과 요약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대화

형으로 명령할 수 있으며 데이터값을 출력도 가능하다. 평가 시

스템 개발 과정에서 정보 검색과 요약 기능을 활용 가능한 영역

을 구분해야 한다. BIM기반 설계인증 평가 시스템에서 ChatGPT

를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4.4 ChatGPT를 활용한 평가 시스템 로직 변경

BIM기반 설계인증 평가 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서 프로젝트

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평가 기준과 산출 기준

에 맞춰서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코드 수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지체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비전공자가 요구사항에 맞춰 시스템 

변경이 가능하도록 Chat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시

스템 프로그래밍 코드를 해석하고 평가 기준 및 산출 기준을 대

화형으로 변경된 산출 기준을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ChatGPT를 활용하여 Table 4와 같이 대화형으로 로직 변경 

사항을 작성하고 프로그래밍 코드가 변경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Table 3. Analysis of the evaluation system logic using ChatGPT

View logic and interpret logic using ChatGPT

<질문>

로직을 보여줘

<질문>

로직을 해석해줘

ex_names = ['승강기', '리프트', '덕트', '샤프트', '알람밸브']

ex_names_label = '제외 문 이름'

def Check():

  rate1_condition_str = '최우수 조건: 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

  rate2_condition_str = '우수 조건: 모든 문의 유효폭 0.9m이상'

    

  for storey in SELECT('storey'):

      for door in storey.SELECT('element', ['IfcDoor']):

          if door.SELECT('is name in', ex_names).BOOL():

              continue

                

          dist = door.SELECT('clear opening')

          width = dist.UNIT('m').NUMBER()

    

          if width < 0.9:

              dist.RATE(4, 0, '문의 유효폭 : ' + to_str(width) 

+ 'm (< 0.9m)', rate2_condition_str)

          elif width >= 1.0:

              dist.RATE(1, 3.0, '문의 유효폭 : ' + 

to_str(width) + 'm (>= 1.0m)')

          else:

              dist.RATE(2, 2.4, '문의 유효폭 : ' + 

to_str(width) + 'm (>= 0.9m)', rate1_condition_str)

def to_str(val):

    decimal_places = 1

    while val != int(val) and val * (10 ** decimal_places) != 

int(val * (10 ** decimal_places)):

        decimal_places += 1

    if decimal_places >= 4:

        rounded_val = round(val, 4)

        return f"{rounded_val:.4f}"

    else:

        return format(val, f'.{decimal_places}f')

*로직 분석*

1. **전역 변수 선언**:

   - `ex_names`: 제외할 문의 이름이 담긴 리스트.

   - `ex_names_label`: 제외 문 이름에 대한 레이블 문자열.

2. **Check 함수**:

   -두 개의 조건 문자열 `rate1_condition_str` 및 

`rate2_condition_str`을 정의합니다. 이 문자열들은 문의 

유효폭에 따른 평가 조건을 설명합니다.

   - `storey`를 순회하는 반복문을 통해 각 층을 검사합니다.

   -각 층에 있는 ̀ IfcDoor` 타입의 ̀ door`를 순회하는 반복문을 

통해 각 문을 검사합니다.

   -만약 문의 이름이 `ex_names`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문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continue`를 사용해 다음 

문으로 넘어갑니다.

   -문의 유효폭을 측정하여 `width` 변수에 저장합니다.

   -유효폭이 0.9m 미만인 경우, `dist.RATE` 함수를 호출하여 

평가 점수를 4, 가중치를 0으로 설정하고, 문의 유효폭이 0.9m 

미만임을 설명하는 문자열과 `rate2_condition_str`을 

전달합니다.

   -유효폭이 1.0m 이상인 경우, `dist.RATE` 함수를 호출하여 

평가 점수를 1, 가중치를 3.0으로 설정하고, 문의 유효폭이 

1.0m 이상임을 설명하는 문자열을 전달합니다.

   -그 외의 경우 (0.9m 이상 1.0m 미만), `dist.RATE` 함수를 

호출하여 평가 점수를 2, 가중치를 2.4로 설정하고, 문의 

유효폭이 0.9m 이상임을 설명하는 문자열과 

`rate1_condition_str`을 전달합니다.

3. **to_str 함수**:

   -주어진 `val` 값을 문자열로 변환하여 반환합니다.

   -소수점 이하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소수점 

자리수를 증가시키는 로직을 포함합니다.

   -소수점 자리수가 4 이상인 경우, 값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그 외의 경우, 동적으로 계산된 소수점 자리수로 값을 포맷하여 

반환합니다.

     이 코드는 건물의 각 층에 있는 문들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조건에 따라 점수와 가중치를 부여하는 로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Journal of KIBIM Vol.14, No.2 (2024)32

제공하였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BIM 기반 설계인증 자동화 평

가 시스템에서 ChatGPT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산출 기준의 

변경 사항을 대화형으로 작성하였다. 변경 내용은 기존의 기준

보다 0.1m씩 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로직 변경사항으로 

“유효폭 평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줘, 최우수 조건은 유효

폭 1.m이상에서 1.1m이상으로 변경하고, 우수조건은 1m이상에

서 1m미만인 경우로 변경해줘, 나머지는 모두 부적합으로 작성

해줘”라고 입력하였다. 입력한 결과값을 기반으로 기존에 작성

된 프로그램밍 코드에서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 기준을 수

정하고 <로직 변경 설명>처럼 답변하였다. 그리고 변경된 프로

그래밍 코드를 적용하여 프로그램 산출 결과를 확인하였다. 기

존 평가방법은 평가 객체의 문의 유효폭값에 따라서 결과를 평

가하였다. 0.9m이상 1.0m미만은 우수등급이고, 1.0m이상은 최

우수등급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과정에서 유효폭 값

을 상향 조정하여 Table 4 <로직 변경>의 내용으로 0.1m 상향 

조정하여 1m이상 1.1m미만은 우수등급이고, 1.1m이상은 최우수

등급으로 로직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로직으로 평가 결과를 확

인한 결과 Talble 4에서 로직 변경 전과 후로 구분하여 최우수, 

우수, 평가가 안된 부분(n/a)로 정리하였다. 로직을 변경하기 이

전에는 최우수 등급 84개, 우수 등급 36, 부적합 104개로 평가되

었다. 산출기준을 0.1m씩 상향 조정하여 로직을 변경하였을 때 

결과값은 최우수 등급 83개, 우수 등급 1개, 부적합 140개로 평

가되었다. 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최우수 등급은 1개가 

줄어들고 우수등급은 하향되었고, 기존 우수등급 36개는 모두 

부적합으로 하향되었다. 위 결과와 프로그래밍 코드를 확인했을 

때 ChatGPT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코드가 변경된 것을 확인

하였다. ChatGPT에게 변경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해석을 통한 

논리의 순서에 맞춰서 변경 사항을 작성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Input 및 Output 데이터를 명확하게 설명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

을 수 있었다. 하여 사용자는 사전에 평가 산출기준의 로직을 

ChatGPT에게 분석을 요청하여 논리순서를 이해한 상태에서 변

경할 사항을 작성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본 연구는 BIM기반 설계인증 자동화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인증평가 기준이 상향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진행하였다. 문

의 유효폭의 기준을 0.1m씩 상향된 내용을 프로그래밍 비전공

자인 설계자가 ChatGPT를 활용하여 평가 로직을 변경하였다. 

평가 프로그램의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평가 기준이 상향된 만

Analysis of Design Certification Manual

Analysis of Calculation Criteria by Evaluation Item

BIM – based design Certification 

Automation Evaluation

Development of Design Certification 

Automation Evaluation System

Extract the Output reference information 

required for evaluation from BIM data

BIM Data Analysis for Evaluation

Design Certification Evaluation System 

Design Interface Configuration

Analysis of Design Certification InformationAnalysis of 
Design 

Certification 
Information

Scope of AI 
utilization

BIM Data 
Analysis

System 
Construction

Utilize the 
system

Figure 3. BIM-based design certification evaluation 

system development process

Table 4. Change program logic to conversation

Logic changes and results using ChatGPT

<로직 변경>

유효폭 평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줘, 최우수 조건은 유효폭 

1.m이상에서 1.1m이상으로 변경하고, 우수조건은 1m이상에서 

1m미만인 경우로 변경해줘, 나머지는 모두 부적합으로 작성해줘 

<로직 변경 설명>

Rating
Number of grades 

before change

Number by grade 

after change

The best 84 83

Excellent 36 1

n/a 10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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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기준에 부적합 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ChatGPT를 활용하여 

평가 로직이 잘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계 데이터 평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ChatGPT를 통해 평가 로직을 분석을 요

청하고, 변경된 로직을 작성하고 적용하여, 프로그램 수정 및 

업데이트 과정과 시간을 단축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BIM기반 설계데이터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에 설계데이터 검토 및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시스템 

개선을 위해 ChatGPT를 활용하는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BIM기반 설계 데이터 평가 시스템에 ChatGPT API를 연동하

여 평가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분석하고 프로그래밍 비전

공자도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는 기능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ChatGPT의 대화형으로 평가 기준 및 산출 기준 변경 사항을 

입력하여 프로그래밍 코드를 변경하는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IM기반 설계인증 시스템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평가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인증평가 항목에

서 산출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프

로그램 개발자에게 변경 사항을 요청하고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시간의 문제를 줄이고

자, 시스템에 ChatGPT 연동하여, 비전공자도 쉽게 프로그램 코

드를 변경이 가능하도록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ChatGPT API를 활용하여 사용자는 설계인증 평가 시스템에 

대화형으로 질문도 가능하고 평가 항목의 로직 분석과 변경된 

로직을 적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유효폭을 평가하는 항목을 분석했다. ChatGPT를 활용하

여 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설계인증 해설서와 유사

한 답변으로 출력 받았다. 그리고 평가항목의 자동화 평가 로직

을 분석 요청을 입력하면, 프로그래밍 코드를 비전공자도 해석

하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을 출력하였다. 이후에 설계인증 평가 

산출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변경된 로직 내용을 대화형으로 입력

하고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로직 

변경 전과 로직 변경 후의 결과값이 달라진 점을 확인하였다. 

기존 로직으로 평가 했을때는 우수등급이 36개로 평가되었지

만, 로직이 변경되고 결과값은 우수등급은 1개이고, 우수등급이

었던 나머지 35개는 부적합 등급을 받았다. 실제로 변경된 로직

은 기존 평가 방법보다 상향된 것을 고려한다면, 상향된 평가 

조건이 시스템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 시스

템에서 평가 객체들의 속성정보를 검토한 결과 변경된 로직에 

맞춰서 결과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설계자 또는 설계검토자는 BIM기반 설계인증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설계 데이터의 평가 기준 및 검토 

기준이 변경된 경우 ChatGPT를 활용하여 시스템에 직접 수정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쉬운 접근성을 위해서 대화형으로 

평가항목 분석, 로직 분석, 로직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평가 변경 사항이 발생 되어도 사용자가 직접 변경

이 가능하여 시스템 개발 시간을 단축하였다. BIM 데이터의 검

토 및 평가 기준이 변경되어도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 로직이 

변경하여, 개발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 빠른 대응이 가능하여, 

프로그램 활용성과 BIM 데이터 활용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데

이터 검토가 가능하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BIM기반 설계인증평가 시스템에서 다

양한 항목들을 ChatGPT를 활용하여 로직 분석과 로직 변경을 

진행하여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 분석 및 분류할 필요가 있다. 

ChatGPT API는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이 되고 있으므로, 연구자

와 개발자는 ChatGPT를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며, 대화형 입력 방식의 한계성을 확인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한 작성 가이드를 구축하여 시스템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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