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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설공사는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유지보수단계까지 공통된 건설데이터 공유체계로 기존 공사비관리체계

인 내역체계(CBS)를 그대로 적용중인 현장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입찰·계약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

단계까지의 공사비 관리체계가 서로 상이하여 건설현장은 단계별로 공사비를 관리함으로서 불필요한 이중업무

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일반국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작업분류체계(WBS)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활용되는 WBS 기반의 공사비 데이터 체계를 입찰·계약단계에서의 공사원가호환규정(C3R)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공사코드체계와 작업분류체계간의 비교를 통해 매핑관계를 제시하고, 그 기반하에 정보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 결과, 건설단계별 공사비 연계가 가능해져 효율적인 공사관리 환경을 마련하였다.

Abstract

The majority of construction sites are currently applying the existing construction cost management structure, CBS, 
as a common construction data sharing system from the construction planning and design stage to the maintenance 
stage. As a result, the construction cost management structures from the bidding and contract stage to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tage are different, and construction sites manage construction costs by stage, resulting in unnecessary 
double work. This study aimed to present a mapping relationship between C3R and WBS so that Construction Cost 
Data Structure based on WBS used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tages for general national road construction 
projects can be linked and utilized with C3R in the bidding and contract stages, and an information system was 
constructed based on this. As a result, construction costs can be linked at each construction stage, creating an 
efficient construction manage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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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전환이 사회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도입되

고 있다. 공공 건설사업도 기존 업무형태에서 벗어

나 디지털화를 위해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건설분

야에서의 디지털전환은, 기존에 분석하기 어려운 부

분을 보다 자유롭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현업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처리

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설분야에 문서, 도면 등을 디지털화하고 추출

된 텍스트가 의미론적으로 분류가 되는 전처리과정

을 거치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분석이 가능하

게 된다. 설계도면의 표제부 정보를 추출하여 건설

단계별·분야별·공종별로 보다쉽게 검색할 수 있거

나, 도면 내의 철근재료 내용을 추출하여 철근 소요

량 자동 계산과 송장별 총괄내역서 자동 작성·전송

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서 수기로 작성된 결과 내용을 자동으로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 성적서 정보

를 추출하여 데이터 저장·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정·공사비 관점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텍스트 추출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는 관리방식 자체

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관리방식인 비용분류체계

(CBS, Cost Breakdown Structure)로 관리되던 방식에

서 작업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로 

점차 전환중에 있다.
CBS는 원가를 구성하는 내역항목에 의해 분류된 

체계이며, 공종별 또는 자재별 규격, 단위, 물량, 단
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4] WBS는 목적물을 공간

별, 부위별로 분류하고 시설물 완성에 필요한 세부 

공종과 내역을 결합시키는 정보 분류체계로 시설·
공간·부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분야 작업

분류체계(WBS)는 7레벨로 구성되어 있다.
CBS는 비용관점에서 개략적인 공정·공사비를 파

악할수 있다면, WBS는 세부 작업단위까지의 공정·
공사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건설정보모델(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연계하여 공정진행

사항을 3차원 모델로 구현할수 있다. 그러나, 설계·
시공단계에서 활용되는 WBS 공사비체계는 입찰·계
약단계에서 활용되는 공사원가호환규정(C3R, 
Construction Cost-accounting Compatible Regulations) 

과 호환이 되지 않아 건설 단계별로 공사비관리체

계를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반국도 건설공사를 대상으

로 작업분류체계(WBS)를 토대로 건설공사비 데이

터를 공동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WBS-CBS 내역체

계와 WBS-C3R 매핑관계를 마련하고, 그 기반하에 

정보시스템을 구현하였다. 
      

Ⅱ. 관련 연구

H. S. Yoon et al.는 도로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설

계사에서 작성한 작업분류체계(WBS) 기반 공사비 

정보를 시공사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분류체계 

공사비 작성을 위한 지원도구를 제시하였다[1].
J. H. Ahn은 BIM 기반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공

정·공사비 통합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BIM모델의 수

량산출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고, BIM 데이터의 유

형 정의를 통해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설계

단계에서 생성된 BIM 모델로부터 모델정보를 추출

하고, 각 공종별 물량을 산출하면, 산출된 데이터는 

견적단계에서의 내역작성에 활용되며, 이후 공정관

리 단계에서 비용과 일정이 통합된 도급내역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객체정

보를 포함하는 BIM기반의 원시산출정보를 활용하

여 시각화 및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5D(Demension)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점을 제시하였다[2].

J. S. Won et al.은 BIM 적용과 운영을 위한 기

준, 시스템 개발 등 대비가 필요하여 하천분야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기반 스키마 확장을 

위해 하천시설 표현을 위한 IFC 확장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하천 WBS를 분석하여 확장할 구성요소

를 도출하고 IFC 스키마 상위 구조에 맞게 분류하

였으며, 분류한 하천시설 구성요소를 IFC 클래스 

위계와 구성에 맞게 배치하여 하천 IFC 스키마 상

위 구조 확장안을 제시하였다[3].
J. K. Yang et al.은 건설사업관리에서 작업분류체계

(WBS)와 조직분류체계(OBS, Organization Breakdown 
Structure)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AHP 중요도 분

석 등을 실시하여 건설사업관리자(CMr, Construction 
Manager)가 적용할 수 있도록 WBS와 OBS의 표준

화와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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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H. Kim는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작업분류체계 

기반의 작업 상세내용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WBS의 최하위 계층을 구성하는 작업패키지를 이루

는 위치 정보와 공종 정보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

하여 자동 분류한 후, 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5].
S. H. Choi은 하이테크 산업의 공장건설을 위해 

CBS-WBS 연관관계를 조사한 후 프로젝트별 상이

한 공사비 체계를 표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3차원 

사업비 DB(Database)를 구성하여 개선견적모델을 개

발하고 신뢰도 평가모델을 제시·검증하였다[6].
S. K. Lee은 건축분야의 단계별로 BIM 모델을 

각각 생성하지 않고 하나의 BIM 모델을 통해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예로서, 설계·시공 BIM과 

견적 BIM의 분리는 견적이 필요할 때마다 견적 

BIM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

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견적 BIM의 통합을 위

해 각 건설단계에 필요한 OBS를 규정하고, 규정된 

OBS를 바탕으로 WBS 및 CBS와의 연계방안을 제

시하였다[7].
J. H. Won는 건축물 화재안전 유지관리를 위해 

WBS 기반 IFC 스키마를 사용하여 건축물 안전 구

성요소를 도출하고 확장방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

다. 이를 위해 IFC 스키마를 수정·검증 및 확장 방

안을 테스트하고 속성·관계정보 등을 사용자정의 

IFC 뷰어를 활용하여 검증함으로서, BIM 기반 건축

물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IFC 확장성을 제시

하였다[8].
이와 같이, 기존 논문은 WBS를 기반으로 IFC 

BIM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CBS를 

WBS 및 OBS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

공사의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기존 내역서인 

CBS체계와 WBS체계 상호간에 호환되도록 매핑을 

마련하고, BIM과의 확장성을 검토한 내용이다. 그러

나, 대부분의 국도건설공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WBS 
체계 적용이 어려워 기존 방식인 CBS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 설계사는 설계 도중에 

공간·부위 등이 포함된 WBS 기반의 내역서를 작성·
검토하지만, 설계가 완료되면 공간·부위가 제외된 

CBS 체계의 내역서로 발주청에 납품하며, 시공입찰

을 위해 C3R 체계의 내역서로 다시 작성·제출하는 

이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입찰이후, 시공사

는 C3R 체계로 된 내역서를 토대로 실제 공정에 따

른 수량산출 등 물량분개를 통해 WBS 기반으로 공

정·공사비를 관리한다. 이처럼 설계사와 시공사 모

두 건설 공사비 데이터간의 교환·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 업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C3R 체계 내에 WBS 체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C3R과 WBS의 공종별

비교 매핑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불일치 공

종을 조사하는 등 상호공유환경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현하였다.

Ⅲ. 입찰·계약 공사비 데이터체계와 연계

WBS는 목적물을 공간별, 부위별로 분류하고 시

설물 완성에 필요한 세부공종과 내역을 결합시키는 

정보 분류체계로서 계층구조화되어 있다. 그림 1은 

도로분야의 WBS 정보분류체계 중 일부로서, 구조

물 중에서 교량공에 해당되는 정보분류체계이다.

그림 1. 도로분야 WBS 일부 예
Fig. 1. Some examples of WBS in the road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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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는 국도 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에 근간을 

두고 적용되는 부분이며, 조달청 표준공사코드는 

C3R에 따라 적용된다.
C3R은 조달청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과 시중 

시설공사 원가관리 응용 프로그램 및 각 수요기관

의 시설 원가관리 업무시스템 간의 데이터 호환 규

정을 정의한 문서로 그림 2와 같이 4가지 구조로 

구성된다.

그림 2. 공사원가 호환 규정 구조
Fig. 2. structure of the construction cost compatibility

regulations

첫째, 스키마 버전은 마크업 언어인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통해 구조화하여 설

계된 문서로서 XML 스키마 문서를 통해 공사원가 

호환 규정의 구조를 정의하며, 정의된 XML 스키마 

문서는 지정 정보 처리장치에 공지된다. 공사원가 

호환 데이터 파일을 작성할 때 반드시 게시된 XML 
스키마 버전을 통해 공사원가 호환 규정의 유효성

을 검토하여 유효한 파일만 작성하여야 한다. 스키

마 버전은 type 이외의 정보는 별도의 제약 없이 작

성되며, 업데이트 항목으로는 공사 구분 추가, 내역

구분 추가, 제경비 항목 추가, 인도조건 코드 수정

(삭제, 추가), 작업분류체계 반영, 조달청 산출내역

서 파일 구조 설명 추가 등이 있다[9].
둘째, 작성정보는 작성업체명, 프로그램명, 프로

그램 버전 별로 각각의 type과 제약이 존재하고 파

일 제작일의 경우 별도의 제약은 없다. 파일 검증 

여부에서는 조달청 C3R 검증사이트를 통해 검증 

완료가 된 파일에는 ‘true’를 기록하고 검증받지 않

은 파일에 대해서는 ‘false’로 기록한다.
셋째, 공사정보는 그림 3과 같이 해당 공사의 기

본정보를 담고 있으며 기계경비 산출, 건축공사 사

업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림 3. 공사정보 구조
Fig. 3. structure of construction information

넷째, 공사내역서는 단일공사내역서와 공사 제경

비로 구성되며, 단일공사내역서는 단일공사정보, 내
역서, 일위대가, 중기 단가 산출, 기계경비, 자재비, 
노무비, 경비 항목, 실적단가, 제경비로 구성된다. 
공사내역서는 C3R 체계의 내역서로 작성되는 구조

이다.
이러한 C3R 체계에 따라 WBS 체계와의 연계성

을 검토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C3R 체계 내에 

WBS 체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정보 항목 내에 

작업분류정보를 추가하고, 공사내역서에 WBS 체계

의 내역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였다.

그림 4. 개선된 공사정보 구조
Fig. 4. structure of the revised construction information

그림 4와 같이 공사정보 내에 작업분류정보를 구

성하고 그 내용으로 수요기관에서 적용한 작업분류

기준, 단계, 분류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또한, 실질적인 내역서 부분은 공사내역서 내에 

WBS 기반의 세부공종별 식별번호, 수량, 일자, 작
업예정일수 등을 담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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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공사내역서 내에 WBS 세부공종별 코

드의 매핑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C3R 체계와 WBS 
체계의 상호 정보연계를 위해 각 코드간의 매핑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C3R 체계의 세부 공종코드는 표준공사 코드체계

를 따르며, 영문 대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열두 자

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세부 공종 코드 분석내용
Fig. 5. Detailed work code analysis contents

앞의 여섯 자리 코드는 분류 코드이며 첫번째 자

리는 공종을 구분하는 코드로 사용된다. 공종 구분 

코드는 C(토목공사, 조경공사 포함), A(건축공사), 
M(기계공사), E(전기공사), Z(기타공사)로 구분된다. 
두 번째 자리부터 여섯번째 자리는 분류를 나타내

며 각각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뒤 여섯 자리 코드는 항목 코드로

서, 비규격화한 항목의 경우 세 번째 코드인 ‘세부 

공종 코드의 표준코드 여부’를 N으로 작성하며, 한 

공사에서 작성되는 산출 근거가 다른 항목은 열번

째, 열한번째 자리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와 달리, WBS 레벨은 7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총 코드는 38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표 1은 WBS 
코드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WBS 7단계 코드체계 예
Table 1. WBS 7-step code system example

1단계는 공사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로 총 

6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 하천, 항만 등 공사 

유형을 나타낸다.
2단계는 공종 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로 총 

2자리로,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의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3단계는 비선형적 공종과 같은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로 총 6자리로, 공사 유형이 도로일 경

우 본선, 지선, IC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단계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로 총 8자리

로, 공사 유형이 도로일 경우 공통, 상행, 하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단계는 해당 구간에 대한 명칭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총 8자리로, 공사 유형이 도로일 경우 구간 

명, 램프 명, 도로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단계는 작업관리 단위에 해당하는 정보로 공사

에서 발생하는 일위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이

며 총 6자리로, 부지 준비, 흙깍기, 흙 운반 등의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7단계는 일위대가 상세 내용에 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코드로 총 2자리로, 기존 구조물 깨기, 
표토제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WBS와 C3R 체계를 분석하여 입찰계

약단계와 설계시공단계 간의 공사코드체계가 상이

하여 공종별로 비교 후 매핑하였다. 표 2는 WBS를 

기준으로 한 공종별 매핑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WBS기반 내역서와 공사표준코드 간의 데이터 맵핑
관계도 예
Table 2. Example of data mapping relationship between
WBS-based details and construction standard code

예로서, 규격이 4㎡ 이하의 육상토사에 대한 공

종코드가 입찰계약단계에서는 CDE100111100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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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설계시공단계에서는 W2131000001로 사용되

었는데, 동일한 공종에 상이한 코드체계를 상호 매

핑시켰다. 그림 6은 WBS와 C3R 간의 공종코드 연

계를 보다쉽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한 화면이다. 

그림 6. 공종코드 매핑 화면 예
Fig. 6. Example of a work code mapping screen

입찰·계약단계와 설계·시공단계에서의 활용되는 

공종이 상이하여 공종코드 연계만으로 100% 연계

가 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C3R 체계와 WBS 체계

의 세부공종 및 공종코드를 매핑한 결과, 1318개 공

종 중에서 대부분의 공종은 매핑되어 활용될수 있

으나, 9.2%인 121개 공종은 매핑되지 않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 원인으로, 공종명 또는 세부 규격이 

상이한 경우로서, 공종이 새롭게 생성되면 즉각적으

로 반영되기 어려워 건설사 자체적으로 또는 업계 

통상적인 기준으로 공종 또는 규격이 만들어짐으로

서 발생된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는 국도설계실무요령 등에 신규 공종 및 규

격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시킨다면, 상호간에 누락되

는 공종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Ⅳ. 설계·시공 공사비 데이터 관리

지금까지 C3R 체계와 WBS 체계의 상호 매핑을 

통해 내역서 공종을 일치시켰다. 이러한 WBS 체계

를 기반으로 공정과 공사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작업단위별로 참여기술자 관리, 시공참여자

별 작업내역관리, 작업단위별 일일 작업현황관리, 
작업단위별 투입자원(인력·장비·자재)에 대한 관리, 
투입자원을 이용한 작업일보체계 관리, 작업단위별 

CPM(Critical Path Method) 방식을 이용한 공정계획 

관리, 작업단위 기반의 공사비 및 기성관리 등을 수

행해야 한다[10].
WBS 기반의 공정·공사비 데이터는 WBS 기반의 

시공실명제 도입과 시공과정에서 투입되는 인력·자
재·장비 등 자원 관리를 위해 작업일보에 활용되며, 
CPM 공정관리와 공사비 등 정보관리에 활용된다. 
즉, 건설공사는 WBS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매일 수

행하는 공사를 작업단위별로 인력·자재·장비로 구분

하여 투입자원을 입력관리한다. 등록된 투입자원정

보를 근거로 일일작업일보를 작성하게 되며, 매일 

등록된 공사량을 근거로 월간공정보고를 보고하게 

되며, 투입된 공사량만큼 기성을 청구하게 된다.
그림 7은 WBS 공사데이터를 이용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처리절차를 상세화한 내용이다.

그림 7. WBS를 이용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체계 개념도
Fig. 7. Conceptual diagram of an integrated process and construction cost management system using W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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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업정보·투입인력·투입장비·투입자원·작업

계획·수량정보 등 세부작업단위별로 투입자원별 작

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등록된 작업계획에 

따라 공종별 담당자·일일작업현황·WBS자원집계·실
적집계를 수행한다. 도급내역·설계내역·차수내역정

보를 관리하며, 공정계획과 공사비관리를 모니터링

한다. 결국, 공정·공사비 통합관리의 최종 목적은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실현으로

서, 최적의 공사비 집행과 공정관리를 도모하는 것

이다. EVMS는 건설공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진행

상황을 평가하며, 공사 계획과 실제 수행간의 차이

를 분석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는 방법론으로서, 공정·공사비 및 기술 측면에서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실제 성과를 

측정·분석하여 문제점 분석 및 만회대책 수립, 향후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의 공사 상황을 토대로 향후 

공기 및 공사비를 예측함으로서 최적의 공기와 공

사비 하에서 공사를 수행할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작업일보를 기반으로 공사참여기술자 

투입내역 및 기술자 작업내역 등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정보환경을 마련하였다.
먼저, 작업일보 관리로서, WBS 기반 작업일보 

입력 및 관리방안과 WBS 기반 시공실명제 적용을 

위한 WBS 기반 공정별 책임기술자 및 공사참여자 

현황 관리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8은 공사현장의 

참여기술자 현황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공사참여자 

실명부를 바탕으로 현장 참여자 현황을 관리하는 

화면이다.

그림 8. 현장 참여기술자 및 직원 현황
Fig. 8. Status of on-site participating technicians and staff

그림 9은 현장 참여자 현황 중에서 공정별로 공

사참여기술자 투입내역 및 기술자현황을 데이터로 

조회·관리하는 화면이다.

그림 9. 공사참여자 현황 관리 화면 예
Fig. 9. Example of a screen for managing the status of

construction participants

그림 10은 현장 참여자 기준으로 작업내역을 관

리하는 화면이다. 화면 좌상단의 WBS에 따라 우상

단에 각 공종현황이 나타나고, 해당 공종별로 참여

하는 참여기술자들이 하단 화면에 나타난다.

그림 10. WBS 기반 참여기술자별 작업내역 화면 예
Fig. 10. Example of work history screen by participating

technician based on WBS

또한, 그림 11은 공정별로 작업량을 관리하는 화

면이다. 해당 참여기술자별로 날짜에 따라 작업한 

작업량이 화면에 나타난다.

그림 11. WBS 기반 참여기술자별 작업량 관리 화면 예
Fig. 11. Example of work management screen for each

participating engineer based on W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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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취합된 작업량을 근거로 그림 12에서

와 같이 작업일보를 자동으로 생성토록 하였다. 현
장에서는 매일 작업일보를 수기로 작성하는데, 현장 

참여자들의 공종별 작업량 등이 작성되면 자동으로 

작업일보가 생성되게 만들어진다.

그림 12. WBS 기반 작업일보 자동 생성 화면 예
Fig. 12. Example of automatic creation screen of work

report based on WBS

작업일보상에 작업량을 근거로 공정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림 13과 같이 WBS 기반의 공정계획과 

실적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단위별 액티비티

를 생성하고 기간을 산정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그림 13. WBS 기반 계획/실적 공정율 화면 예
Fig. 13. Example of WBS-based plan/performance

progress rate screen

그림 14는 WBS 기반 각 공정별 계획 시작일자

와 종료일자, 공사시작일자와 종료일자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상위 공정을 지정하여 CPM 방
식의 공정계획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WBS 기반 공정관리를 통한 공사비, 기성관리가 가

능할 수 있도록 진행률을 입력하여 계획 공정에 대

비하여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WBS 기반 작업

일보의 작업 수량 누계와 공정관리의 진행 수량과 

연계하여 공정·공사비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작업일보 내 건설데이터를 기반으로 월간

보고, 기성, 설계변경 등 공정·공사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림 14. WBS 기반 CPM방식을 이용한 주공정 화면 예
Fig. 14. Example of a main process screen using the

WBS-based CPM method

본 논문을 통해 설계-입찰·계약-시공단계가 건설 

공사비 데이터의 단절없는 교환·공유환경을 마련하

였다. 그 결과, 설계사는 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 
별도의 C3R 체계의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수일간 

소요되는 작성업무가 경감되고, 시공사는 입찰·계약

이후 최소 1~2달 소요되는 물량분개 작업이 50% 
이상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입찰·계약을 거쳐 시공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변경추이를 세부 공종별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건설공사의 개략

공사비 검토 등 다양한 분야의 공사비 분석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  론

건설공사에서 공사비정보와 일정정보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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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표준화된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실

정은 공사비가 내역체계 기반으로 관리됨에 따라 

설계사에서 작성되어 시설·부위·공간 등의 정보를 

갖고 있던 수량정보가 내역체계 기반으로 전환되면

서 정보들을 상실하고 시공사에서 물량분개라는 별

도의 작업을 통해 다시 시설·부위·공간 등의 정보를 

부여하는 이중업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도로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작업

분류체계(WBS)를 토대로 건설공사비 데이터를 공

동 연계·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건설현장

에서 사용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즉, 설
계·시공단계에서 활용되는 작업분류체계(WBS) 기반

의 공사비 데이터 체계를 입찰·계약단계에서의 C3R 
호환 규정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공사코드체계와 작업분류체계간의 비교를 통

해 매핑관계를 마련하고, 공사비 데이터 호환, 공사

표준코드 연계, WBS-CBS 연계 공사비 내역관리, 
기초자원을 적용한 공사 관리 등을 시스템화하였다. 

이를 통해 내역정보와 공정정보의 연계가 실현되

고, 효율적인 공사비 관리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국도 건설공사의 입찰·계약과 설계·시
공단계 간의 공사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지고 동

일한 WBS 내역서의 유통 및 시공을 위한 별도의 

WBS 내역작성이 불필요해져 설계·시공 데이터를 

이중으로 작성하던 업무가 하나로 통일되어 건설사

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표
준공사코드 사용에 따른 데이터 공유환경 조성으로 

공사비 분석 및 예측 등 공사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설계-입찰-시공 등 공사비 데이터의 축척

으로 유사 공공 건설사업 수행 시 기획 단계에서의 

예산 수립 및 개략사업비 예측·산정 등 공사비 산

정업무에 활용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계획, 
공사비, 기성, 설계변경 등 효율적인 공사관리에 활

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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