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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ent advancements in Smart City and Digital Twin technologies have highlighted the critical role of 
integrating GIS and BIM in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projects. This integration ensures the consistency 
and accuracy of information, facilitating smooth information exchange. However, achieving interoperability 
requires standardization and effective project integration management strategies. This study proposes 
interoperability solutions for the integration of GIS and BIM for managing various projects. The research 
involv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IFC schema and data structures based on the latest IFC4 version and 
proposes methods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reference point coordinates and coordinate systems. The 
study was conducted by setting the EPSG:5186 coordinate system, used b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s digital topographic map, and applying virtual shift origin coordinates. Through 
BIMvision, the results of the shape and error check coordinates' movement in the BIM model were reviewed, 
confirming that the error check coordinates moved consistently with the reference point coordinates. 
Additionally, it was verified that even when the coordinate system was changed to EPSG:5179 used by Naver 
Map and road name addresses, or EPSG:5181 used by Kakao Map, the BIM model's shape and coordinates 
remained consistently unchanged. Notably, by inputting the EPSG code information into the IFC file, the 
potential for coordinate system interoperability between projects was confirme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management approach for information sharing, automation processes, enhanced 
collabo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GIS and BIM. This is expected to improve compatibility across 
various software platforms, enhancing information consistency and efficiency across multiple projects.

Keywords: GIS, BIM, Interoperability, IFC Schema, Coordinate System, Project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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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Smart City)와 디

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디지털 기술과 현실을 융

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Fuller et 

al. 2020; Deng et al. 2021; Shahat et al. 2021; Dani 

et al. 2023;). 도시 계획, 건축 및 건설 산업 분야에서 

3차원 정보 모델 기반의 최신 기술들이 급속히 발전하

고 있으며,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한 도시 설계를 넘

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 자동 설계 기술도 다양하

게 시도되고 있다(Deren et al. 2021 Adreani et al. 

2023; Gkontzis et al. 2024;). 이러한 발전은 사물의 

위치나 현상을 정보화하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과 다차원 가상공간에 시설물의 형상과 

속성을 표현하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의 상호운용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계획 및 건설 프로젝트에서 GIS와 BIM의 융합

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GIS는 도시의 

광범위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 분석, 인프라 계

획, 재난 관리 등에 유용하며, BIM은 건물 및 시설물의 

상세한 구조와 재료 정보를 제공하여 설계, 시공,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러한 두 기술의 결합은 프

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한다.

GIS와 BIM의 상호운용성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

나, 본질적으로 GIS는 공간에 대한 정보이며 BIM은 

특정 시설물에 대한 정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한, 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형식이 다르

기 때문에 정보 공유, 자동화 프로세스, 협업 강화, 지

속 가능한 개발 등을 위해 표준화가 필요하다(Cheng 

et al. 2023). 또한, 특정 BIM 데이터를 다양한 산업 분

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포맷(Format)이 필

요하다.

 국내 GIS 표준화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LX 한국국

토정보공사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으로 지정

하여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의 정비와 제·개정을 통해 공간정보표준(KSDI; 

Korea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을 구성하였다. 국

제적으로는 국제 표준화 기구 지리정보 전문위원회

(ISO/TC21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Technical Committee 211)와 개방

형 GIS 협회(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등

에서 GIS에 대한 여러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고재용 

외 2017; 유재준 2017).

국내 BIM 표준화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BIM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100% 의무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건설산업 BIM 기본·시행지침을 발표하였

다. 이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에서 BIM 관련 지침 및 가

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www.molit.go.kr). 국제적

으로는 영국 표준 제정 기관 BSI(British Standard 

Institution)의 BS 1192 시리즈에 디지털 정보 관리 

개념을 추가하여, BIM을 위한 국제 표준 시리즈인 

ISO 19650을 2018년에 제정하였다. 또한,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형식은 'IAI(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 현 building SMART)'

가 개발한 3차원 형상 및 BIM 데이터에 내포된 속성 

정보를 서로 다른 BIM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상호 주

고받을 수 있는 자료교환 형식으로 업버전(Up- 

Version)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IFC 형식

을 통해 건설 생애주기 동안 BIM 데이터를 통합한 디

지털 구축 환경에서 생성, 활용,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 

체계로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간 호환이 가능

하다(buildingsmart.or.kr; 이혜민 외 2024).

IFC 파일 형식을 사용하면 각 소프트웨어별로 일일

이 데이터 교환 기능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 BIM 모델

링 작업시 매우 효율적인 자료관리가 가능하다. 그러

나, IFC에서는 3D형상과 속성정보를 나타낸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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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읽고 쓸 수 있는 

BIM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BIM 소프트

웨어 중에는 실제 IFC 형식의 데이터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데이터 교환 과정에서 속성정보가 유실

되는 일도 발생하므로 소프트웨어 사용 전에 입출력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선정 활용해야 한다. Revit, 

archiCAD 등 국내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BIM 소프트

웨어들 중에도 입출력의 양방향 인증을 모두 취한 것

은 드물고, 편중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GIS와 BIM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많

은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BIM 발주 사

업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100% 의무화 로드맵을 제

시하였으나, 2024년 이전에는 지침대로 설계되지 않

은 BIM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좌표 및 좌표계 설정이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GIS와 BIM의 정보 공유 및 자동화 프로세

스, 협업 강화,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위한 통합적이

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프

트웨어 플랫폼 간 호환성을 높이고, 사용자 정의 데이

터 추가, 다양한 전문 분야의 상세 정보 표현 및 연동, 

일관된 정보 구조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GIS

와 BIM의 융합을 통해 도시 계획과 건설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지원

할 수 있다(이상훈 2022).

기존 연구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3차원 건물 데이

터 품질 표준을 개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을 확보하려는 연구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

는 속성데이터와 GIS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

발 전략이 있다(김가람･유정호, 2015; Söbke et al. 

2021). 이들 연구는 IFC 형식을 통해 3차원 건물 데이

터의 품질 표준을 개발하고 공공 데이터 포털의 속성

데이터를 GIS와 연계하여 데이터 통합 및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

와 BIM의 통합관리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화된 IFC 스키마와 데이터 구조 분석에 중점을 두

고, 이를 통해 도시 계획 및 건설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2.1. UAV 활용 현황

본 연구의 목적은 작성된 BIM 모델의 IFC 파일 확

장자 간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 GIS 및 BIM 정보

의 IFC 스키마 및 IFC 데이터 스키마 구조를 분석하

고, IFC 파일에 적용된 기준점 좌표 및 좌표계 연동 방

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첫째, GIS와 BIM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IFC 스키마 및 데이터 구조를 심층 분석하여 통합관리

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최신 IFC4 버전을 

기준으로 스키마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둘째, 개별 BIM 모델들의 기준점 좌표 및 좌표계를 

일관되게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다양

한 BIM 모델을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필수

적인 단계로, 좌표계 설정 시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프로젝트 간의 충돌과 좌표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하

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IFC 파일 기반의 다

양한 BIM 모델 간 좌표 및 좌표계 자동 변환 방안을 

제시하여 좌표계 설정의 수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GIS와 BIM의 상호운용을 개선하여 프

로젝트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한다.

3. 데이터 호환을 위한 IFC 스키마 분석

IFC 스키마는 BIM 모델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조

직화한 개방형 국제 표준이며, 다양한 소프트웨어 간 

원활하고 정확한 데이터 교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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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계에서부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

애주기 동안 유효한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

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교환하기 위해 각 

스키마는 복잡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IFC 스키마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IFC4 버전을 기

준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설정하였으며, IFC 버전에 

따라 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섹션(Section) 기반 IFC 스키마 분석 방식이

다. 이는 IFC 파일을 구성하는 주요 Section을 중심으

로 분석한 결과로, IFC 파일의 형식 및 구조적 특성, 전

체적인 데이터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IFC 

파일 내부 속성에 접근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계층(Level) 기반 IFC 스키마 분석 방식으로 

각 엔티티가 프로젝트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특정 요소들이 어떻

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각 엔티티에 접근 

방안을 검토하고 입력 및 수정 방안을 도출하였다.

Table 1은 섹션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로, 헤더 섹션

(Hearder Section), 데이터 섹션(Data Section), 푸터 

섹션(Footer Se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헤더 섹션은 IFC 파일의 시작을 표시하며, 파일에 

대한 중요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파일에 대한 설

명(FILE_DESCRIPTION), 파일 이름(FILE_NAME), 

사용된 IFC 버전(FILE_SCHEMA) 정보는 파일의 목

적과 사용된 소프트웨어 등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특정 파일에 접근을 시도

할 수 있다.

데이터 섹션은 IFC 파일의 핵심 부분으로, 엔티티, 

타입, 함수, 규칙의 네 가지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엔

티티는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요소를 나타내며 Ifc 

WallStandardCase, IfcSlab, IfcDoor 등과 같이 벽, 바

닥, 문 등 구조적 요소를 포함한다. 타입은 IfcBoolean, 

IfcInteger와 같은 논리적 값이나 정수 값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며, 속성 세트 및 정의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함수는 특정 연산이나 계산을 위한 함수 정의로, 

공간의 면적(IfcAreaMeasure), 체적(IfcVolume 

Measure)을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규칙은 

IfcMetric과 같이 조건을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Section Subsection Description Example(s)

Header 
Section

Defines the start and metadata of the file.

FILE_DESCRIPTION(('ViewDefinition 
[CoordinationView]'));
FILE_NAME('Example.ifc', ...);
FILE_SCHEMA(('IFC4'));

Data 
Section

Entities
Defines the physical components of the building 
project.
Each entity has unique properties and relationships.

IfcWallStandardCase
IfcSlab
IfcDoor('Door123', #12, 'Standard Door', ...);

Types
Defines the data types that can be used by entities.
Data types are used in property sets or attribute 
definitions.

IfcBoolean
IfcInteger
IfcPositiveLengthMeasure(200.0);

Functions
Defines functions for specific operations or 
calculations.

IfcAreaMeasure
IfcVolumeMeasure

Rules
Defines conditions that the properties or 
relationships of entities must meet.

IfcMetric('AreaIsPositive', '>', 
IfcAreaMeasure, 0.0);

Footer 
Section

Defines the end of the file.
ENDSEC;
END-ISO-10303-21;

Table 1. Comprehensive Overview of IFC File Sections, Subsections, and Data Schema with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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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터 섹션은 파일의 끝을 표시하며, 구조적 무결성

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Table 2는 IFC 스키마 계층을 최상위(Top Level), 

구성요소(Component), 세부구성(Sub-component), 

연관관계(Relational), 배치(Placement)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로, 계층적 구조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최상위 계층의 IfcProject는 전체 프로젝트를 대표

하며, 모든 엔티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하위 항목들을 동일

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구성요소 계층은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IfcSite, 

개별 건물을 나타내는 IfcBuilding, 건물의 층을 나타

내는 IfcBuildingStorey로 구성되며, 고유한 식별자와 

Level Entitiy Description
Key Associated Entities

& Properties
Connection 

Method
Example

Top Level IfcProject
Represents the highest 
level of a project

IfcSite
IfcGeometricRepresent
ationContext
UnitsInContext

Inheritance, 
Reference

A residential complex 
project in Seoul, using 
meters as the unit of 
length

Component

IfcSite

Represents the 
geographic location and 
information of the project 
site

IfcProject
IfcLocalPlacement
RefLatitude
RefLongitude

Reference, 
Association

Site location: Latitude 
37.0000°, Longitude 
126.0000°

IfcBuilding
Represents a building 
within the project

IfcSite
IfcLocalPlacement
BuildingAddress

Reference, 
Inheritance

"Main Office Building", 
Building ID: BLD_001

IfcBuilding
Storey

Represents a floor within a 
building

IfcBuilding
IfcLocalPlacement
Elevation

Reference, 
Inheritance

5th floor of a 10-story 
building, Elevation: 15.0m

Sub-
component

IfcSpace

Represents a specific 
space within a building, 
typically used for 
room-level management

IfcBuildingStorey
IfcLocalPlacement
InteriorOrExteriorSpac
e

Reference, 
Inheritance

Conference room, Interior 
space, Floor elevation: 
0.0m

IfcWall, 
IfcBeam, 

IfcColumn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elements 
of the building

IfcBuildingStorey
Material
LoadBearing

Reference, 
Inheritance

Wall material: Concrete, 
Column material: Steel

Relational

IfcRelContain
edInSpatialSt

ructure

Indicates that an element 
is contained within a 
spatial structure

RelatingStructure
RelatedElements

Reference
Furniture in a conference 
room

IfcRelAssocia
tesMaterial

Connects material 
information to elements

RelatingMaterial
RelatedElements

Reference
Concrete and steel 
associated with walls and 
columns

Placement

IfcLocalPlace
ment

Defines the local 
placement of an element

PlacementRelTo
RelativePlacement

Reference, 
Calculation

Door position: Placed on a 
wall facing south

IfcAxis2Place
ment3D

Defines the placement of 
an element in 3D space

Location
Axis
RefDirection

Calculation
Accurate placement of the 
door with directional 
settings

Table 2. A Detailed Hierarchical Overview of IFC Entities, Their Descriptions, Key Properties, and 
Conne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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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위치, 형태, 사용된 재료와 같은 특정 속성을 포

함한다. 이는 공간적 구조를 정의하며, 각 구성 요소의 

물리적 배치와 연관된다.

세부구성 및 연관관계 계층은 IfcSpace, IfcWall, 

IfcBeam, IfcColumn과 IfcRelContainedInSpatial 

Structure, IfcRelAssociatesMaterial로 구성되어 있

으며, 건물의 구조적, 공간적 요소에 따른 상세한 기술

적 정보를 통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에 활용된다.

배치 계층의 공간적 배치와 방향은 좌표계를 통해 

각 요소의 위치와 방향을 정밀하게 설정하여 디지털

로 모델링된 환경을 현실에 맞게 변환하는 데 필수적

인 요소이다. 이는 공간적 배치의 엔티티 IfcLocal 

Placement와 방향을 정의하는 엔티티 IfcAxis2 

Placement3D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GIS 관련 IFC 스키마를 통해 GIS와 BIM 프

로젝트 통합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fcSite, IfcBuilding, IfcSpace 등의 엔티티를 사

용하여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GIS와 BIM의 통

합이 가능해지며, 프로젝트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

족할 수 있다. 또한, IfcCoordinateReferenceSystem, 

IfcMapConversion 등의 엔티티를 활용하면 다양한 

좌표계 간의 변환을 자동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프로젝트 간의 좌표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

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마

지막으로, IfcProject, IfcGroup, IfcRelAggregates 등

의 엔티티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내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

써,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공유되고 프로젝트 관리가 

최적화될 수 있다.

또한, GIS 관련 IFC 스키마에 식 1의 좌표 변환 매트

릭스를 적용하여 좌표 및 좌표계 변환이 가능하다. 여

기서   는 변환 전의 좌표, ′ ′ ′ 는 변환 

후의 좌표, 는 변환 행렬의 요소,   는 평행 

이동 요소이다.


′′′   

            

 ……………… (1)

이를 통해 변환 전 좌표계와 변환 후 좌표계 간의 관

계를 명확히 하여 기준점 좌표 및 좌표계 설정의 일관

성을 유지하며, GIS와 BIM 간의 상호운용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좌표 변환을 위

해 Python의 pyproj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좌표계 

간의 변환을 지원하고 좌표 변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4.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설정

IFC 파일의 GIS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FC 스키마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좌표 변환 매

트릭스 및 좌표 변환 라이브러리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IFC 파일의 입력된 좌표 및 좌표 참조 시스

템 관리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를 설정하였다.

IFC 파일 내 IfcProject 엔티티를 검증하여 파일이 

모든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 프

로젝트가 통합된 경우 특정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한다. 이후 IfcSite 엔티티의 모든 속성을 검토하

여 누락된 속성이나 필요한 추가 속성을 판별하고 설

정한다. 이는 GIS 정보의 정확성과 연관되며, 좌표 및 

좌표계 설정에서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이후 

IfcLocalPlacement와 IfcAxis2Placement3D를 활용

하여 공간적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GIS 정보가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정

보가 입력되면 유효성을 확인한 후 저장한다. 이러한 

섹션적, 계층적 접근 순서 및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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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IS 및 BIM 상호운용 결과 비교분석

GIS 및 BIM 상호운용을 위한 IFC 좌표 설정 결과 

도출을 위해 Autodesk 사의 Revit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BIM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프로젝트의 기준점 좌

표는 (0, 0, 0), 좌표계는 미지정인 기본값으로 설정하

였다. 또한, Revit 프로그램의 기본 기능을 활용하여 

IFC 파일로 변환하였다. Figure 1는 자체 개발한 소프

트웨어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로, 변환된 

IFC 파일의 좌표 및 좌표계 확인 결과를 보여준다.

 BIM 모델의 형상 및 좌표는 무료 IFC 뷰어 프로그

램인 BIMvision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2개의 연속된 

BOX를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형상 및 정합 오류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다.

5.1. 좌표 및 좌표계 설정

 

 Figure 2는 e기 BIM 모델의 형상 및 좌표, 속성정

보를 확인한 결과(좌)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

해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에서 사용하는 

EPSG:5186과 가상이동원점 좌표(200000, 600000)

로 적용한 결과(우)이다. 오류 점검 좌표는 e기 BIM 

모델의 두 BOX가 연속되는 상단(362.887, 4.314, 

11.496)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좌표 및 좌표계를 적용

한 BIM 모델에서도 변형 없이 기준점 좌표가 이동된 

Steps. Sectional Approach Hierarchical Approach Description Additional Functionality

1
Header Section
(IFC version)

Ensure the file path is correct and 
implement error handling

2
Data Section

(Entities)
Top Level(IfcProject)

Verify the IfcProject schema and 
select appropriate project

Select the appropriate project if 
multiple are present

3 Component(IfcSite)
Examine and update IfcSite 
schema properties

List all properties and identify 
missing or additional properties

4 Types Site location
Validate and update CRS property 
information

Validate existing CRS 
information and ensure 
compatibility

5 Functions
IfcLocalPlacement

IfcAxis2Placement3D
Reorganize spatial and CRS data 
for consistency

Add IfcSite schema and check 
details

6 Footer Section
Validate inputs and confirm 
modifications before saving

Implement input validation and 
verify changes

Table 3. Software Process for Sectional, Hierarchical Access, and Additional Functionality in 
GIS-Related IFC Schema Data

Figure. 1 GUI of Custom Software Showing 
Coordinates and Coordinate System of the 
Transformed IFC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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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오류 점검 좌표도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BIMvision의 속성정보란에서 설정한 좌표계

의 EPSG 코드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Figure 3과 같이 소프트웨어 GUI를 통해서

도 적용된 기준점의 좌표와 좌표계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좌표계 변경 기반 좌표 자동 재설정

 기준점 좌표를 (200000, 600000, 0)으로 설정하고 

좌표계를 EPSG:5186으로 설정한 IFC 파일에서 좌표

계만을 변경하여 GIS 정보를 갱신하였다.

 Figure 4는 네이버지도 및 도로명주소에서 사용하

는 좌표계 EPSG:5179로 변경한 결과이며 Figure 5은 

카카오맵에서 사용하는 좌표계 EPSG:5181로 변경한 

결과이다. 또한, 결과 검토를 위해 epsg.io에서 제공하

는 Transform coordinates와 비교하였다(Figure 6). 

두 경우 모두 좌표계 변경 후 기준점 좌표의 자동 변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변경된 좌표계에서도 두 BOX

의 BIM 모델이 변형 없이 일관된 좌표를 유지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Figure. 3 GUI setup for input and modification
of coordinates and CRS in IFC files

Figure. 2 Initial Shape of BIM Model and Error Check Coordinates in BIMvision(Left), GUI setup 
for input and modification of coordinates and CRS in IFC file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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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GIS와 BIM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여 다

양한 프로젝트의 통합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IFC 스키마와 데이터 구조를 

심층 분석하고, 기준점 좌표 및 좌표계의 변환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GIS와 BIM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

해 IFC 스키마와 데이터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

다. 최신 IFC4 버전을 기준으로, 파일의 형식과 구조적 

특성, 데이터 구성을 파악하여 통합관리의 기반을 마

련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BIM 모델의 IFC 파일 확장

자 간 원활한 병합이 가능해졌다.

 둘째, 기준점 좌표 및 좌표계를 일관되게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에서 

사용하는 EPSG:5186 좌표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가상이동원점 좌표(200000, 600000)를 적용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BIMvision을 통해 BIM 모델의 형상

과 오류 점검 좌표의 이동 결과를 검토한 결과, 기준점 

좌표가 이동된 만큼 오류 점검 좌표도 일관되게 이동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좌표계 설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프로젝트 간의 충돌과 좌표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좌표계 변경 기반 좌표 자동 재설정을 통해 

GIS 정보를 갱신하였다. e기 기준점 좌표를 

EPSG:5186으로 설정한 후, 네이버지도 및 도로명주

Figure. 5 Result of Changing the Coordinate 
System to EPSG:5181 (Used by Kakao Maps)

Figure. 6 Comparison of Transformed Coordinates with epsg.io Transform Coordinates Tool

Figure. 4 Result of Changing the Coordinate
System to EPSG:5179 (Used by Naver Maps
and Road Name Add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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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사용되는 EPSG:5179와 카카오맵에서 사용되

는 EPSG:5181로 좌표계를 변경하였다. 두 경우 모두 

좌표계 변경 후 기준점 좌표의 자동 변환 결과를 도출

하였으며, BIM 모델의 형상과 좌표가 변형 없이 일관

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좌표계 설정의 

수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자동화된 

변환 프로세스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

다. 특히, IFC 파일에 EPSG 코드 정보를 입력하고 이

를 통해 프로젝트 간 좌표계 연동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GIS와 BIM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강

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GIS와 BIM의 정보 공유 및 자동화 프로

세스, 협업 강화,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위한 통합적

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

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간 호환성을 높이고, 사용자 

정의 데이터 추가, 다양한 전문 분야의 상세 정보 표현 

및 연동, 일관된 정보 구조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GIS와 BIM의 상호운용성을 통해 여

러 프로젝트의 통합관리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의 정보 일관성 및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양한 BIM 소프트웨어 간의 완전한 호환

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IFC 형식의 모든 속

성을 완벽히 지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데이

터 유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GIS와 BIM의 상호운

용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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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트윈 기술의 발전으로 GIS와 BIM의 융합이 도시 계획 및 건설 프로젝트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융합은 정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 원활한 정보 교환에 
기여하지만,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와 프로젝트 통합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
구는 IFC 기반 프로젝트의 통합 관리를 위한 GIS와 BIM의 상호운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최
신 IFC4 버전을 기준으로 IFC 스키마와 데이터 구조를 심층 분석하고, 기준점 좌표 및 좌표계의 일관
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에서 사용하는 EPSG:5186 좌표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가상이동원점 좌표를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BIMvision을 통해 BIM 모델
의 형상과 오류 점검 좌표의 이동 결과를 검토한 결과, 기준점 좌표가 이동된 만큼 오류 점검 좌표도 
일관되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네이버지도 및 도로명주소에서 사용되는 EPSG:5179와 카
카오맵에서 사용되는 EPSG:5181로 좌표계를 변경해도 BIM 모델의 형상과 좌표가 변형 없이 일관되
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IFC 파일에 EPSG 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프로젝트 간 좌표계 연동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S와 BIM의 정보 공유, 자동화 프로세스, 협업 강화, 지속 가
능한 개발 등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플
랫폼 간 호환성을 높이고, 여러 프로젝트에서 정보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주요어 : GIS, BIM, Interoperability, IFC Schema, Coordinate System, Project Integration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