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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불변건설기성액을 산출하기 위한 디플레이터를 개발하는 것이다.현재

국내의 유사 지수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와 조달청에서 발

표하는 실적공사비지수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산업연관표로부터 가중치를 산출하며 여기에 생

산자물가지수를 연계시켜 지수를 작성한다.이 지수는 전체 산업을 반영하는 생산자물가지

수의 품목별 가중치를 이용한다는 점과 노임관련 품목으로 피용자보수 1개만을 적용한다

는 점 때문에 정확한 건설물가지수 작성에 한계를 가진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지수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2회 발표하는 실적공사

비 자료를 이용하여 지수를 작성한다.이 지수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공종별로 합계금액을

단순평균한 값으로 등락률을 산정하고 이를 실적공사비지수로 활용하고 있다.이는 각 공

종별로 투입되는 개별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한 지수작성이 아니므로 어떤 투입품목의 가

격 변화에 의해 지수 변동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며,단순평균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

확한 지수작성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2005년을 기준년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월별 건설물가지수를 작성하였다.

￭ 시설물 분류 및 시설물별 가중치

통계청의 건설기성통계 작성 기준이 되는 7개 시설물 분류와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77개

시설물 분류를 대응시키기 위해 16개의 중간분류를 설정하고,각 시설물별 가중치는 대한

건설협회의 2005년 기성실적보고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요 약 문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 투입품목 분류

각 시설물 유형별로 해당 내역서를 수집ㆍ분석하여,주요 투입품목과 그 가중치를 계산하

였다.노무는 152개로 품목으로 분류하고,자재 및 장비는 총 158개의 투입품목군(자재 144

종류,장비 14종류)으로 분류하였다.

￭ 내역서 분석에 의한 주요 투입품목 선정

시설물별 내역서를 분석하여 노무 152개 품목과 자재 및 장비 158개 품목군에 대해 투입

금액 기준 가중치를 산정하고,전체 누적 가중치 합이 80% 이상이 되는 품목/품목군을 지

수산정을 위한 주요 투입품목/품목군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내역서를 사용하였고,시설물 유형별로 20개 이상의 샘플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으며 총 476개의 내역서를 분석하였다.건축시설물 및 발전시

설물의 경우는 공종별 건설물가지수를 별도로 산출하고 공종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전체

건설물가지수를 작성하였다.

￭ 투입품목의 가중치 산정

노무의 경우는 주요 투입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의 가중치를 구하였다.자재 및 장비의 경우

는 주요 투입품목군으로 선정된 품목군 내에 포함된 개별 품목의 누적 가중치 합이 80%

이상 되는 품목을 지수산정을 위한 주요 투입품목으로 선정하였다.그리고 품목별 가중치

는 해당 품목군의 가중치와 개별 품목의 품목군 내에서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주

요 투입품목의 대표규격은 해당 품목 중 가격비중이 가장 큰 품목의 규격을 택하였다.

￭ 투입품목의 가격 조사

주요 투입품목의 가격자료를 한국물가협회의 가격데이터베이스 구매를 통해 확보할 계획

이었으나 DB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한국물가협회,한국물가정보,대한건설협회 등에서 제

공하는 물가자료를 인터넷과 책자를 통해 구하여 활용하였다.

￭ 건설물가지수의 작성

이상의 방법을 통해 작성된 시설물별 건설물가지수는 시설물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상위의

건설물가지수를 작성하는데 활용된다.본 연구에서는 총 32개의 기본 건설물가지수를 작성

하였으며,이를 활용하여 16개 소분류 시설물별 건설물가지수와 7개 중분류 건설물가지수,

그리고 3개의 대분류 건설물가지수를 작성하였으며,마지막으로 총괄 건설물가지수를 작성

하였다.



본 연구의 건설물가지수는 실제 내역서를 분석하여 가중치를 산출하고 건설업에서 실제

사용되는 가격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유사 지수에 비해 건설물가지수 작성방법

을 발전시켰다.또한,지수작성 결과도 생산자물가지수,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

등과 비교할 때 변동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신뢰도 높은 내역자료의 수집에 많은 한계점이 있었으며,내역자료 분석에도 계획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또한,모든 시설물에 대한 월별 건설물가지수 작성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으며,간접비나 이윤 등을 포함하는 산출물가지수의 작성 방법

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그리고,다년간에 걸쳐 수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지수작

성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고민과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 및 규격의 표기 방법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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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eresearchistodevelopdeflator(constructioncostindex)tocalculate

theconstantvalueofconstructionworkdone. Thesimilardomesticindexescurrently

inusearetheconstructioncostindexpresentedbytheKoreaInstituteofConstruction

Technology(KICT)andthehistoricalconstructioncostindexpresentedbythePublic

ProcurementService(PSS).

TheKICT'sindexoftheconstructioncostiscalculatedfrom aninter-industryrelation

tableandheretheproducerpriceindexisconnectedtocompiletheindex.Becausethis

index usestheweightofeach item in producerpriceindex reflecting thewhole

industryandapplicateofonlycompensationofemployeesasitem relatedtowages;

thisindexhaslimitsincalculatinganaccurateindexoftheconstructioncost.

The historicalconstruction costindex presented by the PSS uses the historical

constructioncostdatapresentedbytheKICT every2yearstomaketheindex.This

indexisbasedontheconstructionworktypesspecifiedbythePSSandcalculatesthe

fluctuationrateoftheaverageprice.Thenthefluctuationrateisusedasanindexof

thehistoricalconstructionprice.Thisindexcalculationisnotbythefluctuationofthe

priceineachinputitem,thereforeitishardtoknow bywhichitem'spricechangeis

causingthechangeinindex.Andtheaveragedpriceisappliedandthereforeitcan't

beanaccuratecalculationoftheindex.

Consideringtheproblemsabove,thisresearchfollowingtheprocess,establishedthe

indexofthemonthlyconstructionpricefrom 2003-2006,2005asthebaseyear.

Project Summary



￭ Types of constructed facilities and their weights

Classification of 7 facilities, a standard in framing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statistics of value of construction work done, establish 16 middle class to 

correspond 77 facilities of The Basic Regulation on Construction Industry. The weight 

of each facility is calculated using the Record on Value of Construction Work Done 

in year 2005 by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 Classification of input items

Gather and analyze the corresponding price schedules by each facility and 

calculated the weight of the main input item. The labor was classified as 152 items, 

materials and equipments were classified in total of 158 input items(materials 144 

kinds, equipments 14 kinds).

￭ Selection of main input item based on price schedule analysis

Analyze the price schedules of the each facility and determine the weight of 152 

labor items and 158 material and equipment items by their input price, select item 

with more than 80% of accumulated total sum as an main input items. 

This research used the estimated price schedule by engineer, set a goal to gather 

and analyze more than 20 samples by each type of the facility and analyzed total 

476 price schedules. In case of Buildings and Power Generating Facilities, the 

construction priced indexes were calculat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 type of 

construction work. 

￭ Determination of the input item's weight 

In case of the labor, calculated weight of the item selected as the main input item.  

In case of the material and equipment item with more than 80% of accumulated 

weight sum was selected as the main input item. Also the weight of each item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weight of the corresponding item with the weight of the 

each item's group. Among the selected items the representative specification was 

selected the corresponding item with more weight.

￭ Investigation of the input item's price

The main input item's price data was to be confirmed by the price database of the 

Korea Price Research Center, but the price of the DB was too expensive, instead 

used the data from web pages and books presented by the Korea Price Research 

Center, Korea Price Information Corporation and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 Calculating the construction price index

Construction price indexes for the 32 basic level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se 

methods used the weight of the each facility to frame the construction price indexes 

of upper lever facilities. This research framed total 32 basic level construction price 

indexes, used this to frame 16 upper lever construction price indexes. Similarly, 7 

and 3 upper lever indexes are further framed, and finally framed the total 

construction price index.

The construction price index in this research analyzed the actual price schedule and 

calculated the weight and used the price data used actually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This approach developed the method in framing the index compared to 

the existing index. 

But, gathering the price schedules with high reliability has limits, and more time and 

effort was required than plan in analyzing the data in the price schedules. The 

question in necessity of framing the index of the monthly construction price was 

presented, and the necessity of the method used to frame overhead cost and profit 

was presented.  Also, how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the many-years-long 

construction projects and how to handle the inscription of the items and 

specifications which is not standardized was posed as a problem to be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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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계청은 일반건설업체의 국내건설공사 기성액을 발주자 및 공사종류별로 조

사하여 국내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기성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된 건설기성액을 근간으로 건

설경기동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변건설기성액의 산출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디플레이터(건설물가지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 조달청의 실적공

사비지수 등 유사한 지수들이 있으나 이들은 불변건설기성액을 산출하는데 사

용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변건설기성액을 산출하기 위한 디플레이터(건설물가지

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물가지수 작성방법의 제시

② 제시된 방법에 따라 지수작성에 필요한 품목과 이들의 가중치 및 조사규  

  격을 선정

③ 기존의 건설자재 가격조사기관들의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건설물가지수를  

  작성

④ 작성된 건설물가지수와 유사 지수와의 비교

2. 건설물가지수 고찰

2.1 건설물가지수의 정의

건설물가지수는 임의시점의 건설 생산량을 기준시점의 가격으로 환산함으로

써 건설시장 규모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디플레이터로서의 기능을 하며, 특

정시점에 계약된 공사비가 물가변동에 따라 얼마나 증감하였는지를 추정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된다. 이러한 건설물가지수를 이용해서 매월 작성되는 건

설기성통계자료를 기준시점의 불변가로 환산할 수 있으며, 건설업 종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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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물가의 변동에 따른 공사비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건설물가지수를 활용할 

수 있다.

2.2 건설물가지수의 종류1)

 건설물가지수는 가격조사의 대상 및 목적에 따라 투입물가지수, 산출물가지

수, 판매물가지수의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입물가지수(input price indices)

 투입물가지수는 건설과정에 투입되는 각 생산요소를 분리하고, 해당 생산요

소의 물가 변화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이 때 각 생산요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투입비중이 가중치로 사용되는데, 대개 투입요소로는 재료, 서비스, 노동을 사

용하게 된다. 

2) 산출물가지수(output price indices)

 산출물가지수는 건설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의해 생산된 건설 공종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발주자가 비용으로 지불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공사원가만이 아니라 간접비, 이윤, 거래 마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산출물가지수를 편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개별 투입

요소들을 고려하는 방법과 최종 건설상품의 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3) 판매물가지수(seller's price indices)

 판매물가지수는 최종소비자가 지불한 건설상품가격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다. 여기서 판매가격은 완공된 건설상품의 총판매가격을 의미하는데 임금과 

재료비뿐만의 아니라, 토지비, 직․간접비, 판매자 이윤을 포함한다. 즉 이 지수

는 공급자 측의 비용만이 아니라 수요자 측의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게 된다. 

 

1) 이상영, 이선희 (1998)에서 발췌.



- 3 -

2.3 건설물가지수 작성방법2)

지수작성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건

설상품의 투입요소 가중치와 각 요소의 가격을 조사하여 물가 변동을 측정하

는 사전적분해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동일한 건설상품에 투입된 요소와 가격

을 조사하여 물가 변동을 역으로 추정하는 사후적분해법이다. 

2.3.1 사전적분해법(prior breakdown methods)

이 방법은 생산요소의 자세한 목록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 생산요소들로 건설

시설물의 총투입 또는 총산출이 구성된다.

1) 표준요소법(standard factors method)

표준요소법은 주로 투입물가지수 작성에 사용된다. 우선 기준년도의 대표적 

건설공종(또는 몇 개 프로젝트)이 선정되고 여기에 투입되는 요소의 수량이 

측정된다. 즉 원자재, 노동, 운임, 기계장비 등의 수량이 측정되고 이에 따라 

개별 투입요소의 가중치가 산출된다. 그리고 이렇게 가중치가 주어진 상태에

서 각 요소의 가격 변화에 의해 물가지수가 결정된다.

2) 작업요소비용법(component cost method)

 이 방법은 산출물가지수를 편제할 때 사용되는데, 여기서 각 건설시설물은 

표준화된 동일 작업요소(components)3)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 

건설물가지수는 이러한 동일 작업요소들로 구성된 가중치를 갖게 된다. 

2.3.2 사후적분해법(subsequent breakdown method)

 사후적분해법은 요소로 분해될 수 있는 완공된(completed) 건물이나 건설

프로젝트에서 시작되며, 주로 산출 물가지수에서 사용되고 있다. 

2) 이상영, 이선희(1998)에서 발췌.

3) 예를 들어, 지붕타일공급 및 쌓기, 온수탱크 설치, 벽돌벽 쌓기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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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견적법(quoted prices)

 이 방법은 건설프로젝트 생산요소의 비교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업계를 대상으로 표준적 건설공종 또는 상품(주택, 아파트, 교량, 학교 등)에 

대한 건설비용을 설문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이 때 설문 대상은 전체 건물의 

세부내역, 예컨대 전기공사, 벽돌공사 등이며, 건설 회사들은 마치 실제 입찰

에 응하듯이 해당 가격을 견적하여 제출한다. 그리고 각 작업요소의 입찰가격

은 전체가격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출된다. 

2) 가격스케줄법(schedule of prices)

 가격스케줄법은 우선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진행 중이거나 완

공된 대표적 건설프로젝트를 표본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이 건설프로젝트의 

기술적 구성요소(설계도나 시방서 등에서 도출된)의 비용을 기준시점의 가격

으로 견적한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기준시점에 이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면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었을 지를 나타내는 이론적 평균건설비를 얻는다. 가중

치는 현재 시점의 건설비로부터 추출하고, 지수는 현재 시점에서의 실제 공사

가격과 기준시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공사가격의 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3) 연계모형법(matched models)

 이 방법은 시공자에 의해 수행된 실제 건설프로젝트에 연계된 가상 모형프

로젝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연계프로젝트의 내역서, 가격 자료를 포

함한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연계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안정적 품질하에 가

격변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건물용적 또는 면적법(building volume or area)

 이 방법에서는 ㎥, ㎡와 같은 물량 단위가 기준일의 비용과 현재의 건설비용

을 비교할 때 공통분모로 사용된다. 용적이나 면적당 가치지수는 규모, 품질, 

기간, 지역별 차이에 따라 산출되고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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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헤도닉추정법(hedonic method)

 헤도닉지수의 산출에는 회귀분석기법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네덜란드, 스웨

덴, 미국에서 물가지수작성 시 사용하고 있는데, 각 공종 상품은 건설의 특성

이 반영되는 잠재가격을 갖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건설상품의 판매가

격은 각 공종 특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의 추정

과정에는 제한된 몇 가지 질적, 양적 특성변수(보통 7가지에서 15가지)가 고

려된다. 예컨대 주택의 경우에는 방의 개수, 주차장 형태, 난방방식, 화장실수 

등의 특성변수가 포함된다. 이러한 특성변수의 가중치는 계량 경제학적 방법

에 의해 추정된다. 회귀분석 계수는 기준 연도의 정보에 기초하면서 당해 연도

의 전체 건설가격정보와 해당 특성변수에 의해 산출된다.

2.4 건설물가지수 종류 및 작성방법 비교

 건설물가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표준요소

법(standard factors)이 사용된 투입물가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EUROSTAT이 조사한 각 나라마다 지수작성법을 보면 아래<표 2>와같다.

지수작성방법
건설물가지수 종류

비고
투입물가지수 산출물가지수 판매물가지수

표준요소법 35 - -

작업요소비용법 - 17 -

모형법 - 1 1

가격스케쥴법 - 4 -

헤도닉법 - 3 1

PPI사용 - 1 - 일본

기타 - 1 1

계 35개 27개 3개

<표 2> 23개국 65개 건설물가지수의 지수 종류별 지수작성 방법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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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물가지수 작성 사례

3.1. 외국사례

3.1.1. 미국 ENR(Engineering News Record)지 공사비지수

 미국 ENR(Engineering News Record)에서는 건설공사비지수와 빌딩공사

비지수를 미국 20여개 도시에서의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하고 있다.

3.1.2. 표준요소법 사용 대표적 물가지수 사례-핀란드

 핀란드의 경우, 빌딩코스트지수(index of building costs)를 작성하고 있는

데, 이는 표준요소단가(standard factor costs)를 바탕으로 한 투입물가지수

이다.  이 지수는 5개 주요빌딩유형의 민간과 공공의 신축공사에 적용된다. 여

기에 모든 타입의 건축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리노베이션지수(renovation 

index)가 있다.

3.1.3. 작업요소비용법 사용 대표적 물가지수 사례-캐나다

 캐나다에서는 7개의 지수가 산정되어 있으며 이중 아파트 공사비지수, 비주

거용 건물 공사비지수가 작업요소비용법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3.1.4. 가격스케쥴법 사용 대표적 물가지수 사례-영국

 영국에서는 7개의 지수가 산정되어 있으며 이중 공공부문 비주택물가지수,  

도로건설입찰물가지수, 상업 및 공업용건물입찰물가지수가 가격스케쥴법에 의

해 작성되고 있다.

3.1.5. 연계모형법 사용 대표적 물가지수 사례-호주

 호주 통계국은 주택 주택보수 공사비지수, 기타주거건물 공사비지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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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비지수 이렇게 세 종류의 산출 물가지수가 연계모형법을 사용하여 

작성되고 있다.

3.1.6. 건물용적 또는 면적법을 사용하는 대표적 물가지수 사례

-스페인

 건설 분야의 데이터 수집은 토목사업부(Ministry of Civil Engineering 

Works)에서 실시한다. 주거건물의 ㎡당 평균가격은 과세협회(Taxation 

Societies)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거용건물의 평균가격의 변화를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1.7 헤도닉추정법을 사용하는 대표적 물가지수 사례-미국

 미국에서는  공공기관과 사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건설부분 물가지수를  작

성한다. 이중 신규한가구용주택(New one family houses)지수를 헤도닉추정

법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다.

3.1.8 기타 작성방법

  그 외 기타방법으로 전체 산업차원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사례는 일본의 

건설물가지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국내에서 건설기술연구원

이 매월 발간하는 건설물가지수의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3.2 국내사례

3.2.1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비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비지수”는 1993년까지 “완성공사원가구성분

석”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이 지수는 건설원가구성을 재료비와 

노무비로 한정하였으며,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재료비(중기사용에 따른 임차

료, 감가삼각비, 운반비)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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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직접재료비의 공종별 구성은 산업연관표의 구성 비중을 외삽 하는 방

식으로 처리하였으며, 재료비의 가격은 대한건설협회의 “거래가격”에 조사

된 항목을 선정하여 반영하였다. 노무비의 경우 가중치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사된 현장노무자 비중을 

활용하였고, 그 가격은 이 자료에서 조사되는 기능직 임금을 활용하였다. 그리

고 공종별 가중치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통계연보”의 기성실적을 분류

하여 집계한 비중을 사용하였다. 

3.2.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건설공사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는 투입요소의 가중치를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의 연관 품목에서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 요소의 가격변화는 생산자물가지수

와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를 활용하였다. 

 KICT의 건설공사비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

지수 등의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그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체 산

업구조의 가중치로 표현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기초로 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분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산업연관표상의 투입 구조를 활용함

으로써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KICT의 공사비지수는 진

일보한 지수라 할 수 있다. 

3.2.3 조달청 실적공사비지수

 실적공사비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실적공사비지수를 년도별, 반기별, 공종

별로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업무에 활용하고, 수요기관 및 

해당업체의 신속한 물가변동 검토업무 수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적공사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1년에 2회에 걸쳐 발표되는 실적공사비자료를 바탕으로 토목, 건축, 

기계 부분으로 나누어 각 공종 당 전체 품목 중 대상품목 금액을 평균하여 

실적공사비의 등락률을 산정하고 이를 지수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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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내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은 KICT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 통계데이터

를 이용하는 방식의 건설공사비지수가 건설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CERIK은 KICT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사

비지수의 설명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조사방법에 의

한 건설공사비지수 산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실제 건설프로젝트의 내역

자료를 분석하여 노무 및 자재의 투입가중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노무비 및 자

재비를 직접 적용하여 공사비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2.5 박종현 외 2인의 연구내용4)

박종현 외 2인(2002)이 대한토목학회에 발표한 “도로공사용 공사비 지수의 

개발”에서는 본 용역과 동일하게 도로공사 설계내역서 30개를 분석하여 공

사비지수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로공사비지수를 산정하

기위해 비목을 크게 자재비, 노무비, 기계 경비로 나누었으며, 각 자재별 가중

치를 산출 후 가격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

접노무를 합쳐 건설 노무비 변동율을 산정하여 노무지수로 사용, 기계경비는 

외산장비와 국산장비의 가중치를 따로 조사한 후 건설기계 가격 변동율을 사

용하고 내역분석에 의한 가중치를 연계하여 도로공사비지수를 산출한다.

4. 건설물가지수 개발 방향

4.1 건설물가지수 개발의 고려사항

건설물가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수의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지수의 종

류와 지수작성방법, 지수작성산식, 투입구조의 조사방법 등이 결정되어야 한

다. 그 외,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입구조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가능해

4) 박종현 외 2인, “도로공사용 공사비 지수의 개발”,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제 22권, 제4-D호, 

pp.7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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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는 점, 선정된 주요 투입요소의 가격자료도 확보 가능해야한다는 점 등

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용역에서의 건설물가지수는 불변기성액산출을 위한 지수라는 원래 취지

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제안된 한국건설기술연구

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

발하고자 한다.

 

4.2 건설기성통계 

 건설기성통계란 월간조사를 통해 일반건설업체의 국내건설공사 기성액을 발

주자 및 공사종류별로 조사하여 국내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는 통계이다. 이렇게 산출되는 건설기성불변액 산정을 위해 

사용될 건설물가지수는 시공자의 이윤과 간접비까지를 포함하는 ‘산출물가지

수’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건설물가지수의 개발 방법 

4.3.1 건설물가지수 종류의 선정

건설물가지수의 종류는 크게 투입물가지수, 산출물가지수, 판매물가지수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접비만을 대상으로 투입구조를 분

석하여 지수를 작성하는 투입물가지수를 선정하였다.

4.3.2 건설물가지수 작성방법의 선정

현재 내역서의 작성이 자재, 장비, 노무 등의 요소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이 중 

투입비중이 큰 요소를 추출하여 그 가격추이를 조사하는 표준요소법을 사용한다.

4.3.3 건설물가지수 작성산식의 선정

본 연구에서의 건설물가지수 작성은 기준년도의 투입구조를 이용하는 라스파

이레스 지수산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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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기타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의 건설물가지수는 내역서 분석결과에 따른 주요 투입요소별 가

중치에 해당 가격변동분이 반영되어 작성된다. 따라서, 시설물의 건설에 투입

되는 모든 요소를 중복과 빠짐이 없이 나타낼 수 있는 투입요소 분류체계가 필

요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재료 M

공통자재 M01 봉강(A001)포함 총 19항목

토목자재 M02 도로포장재(B001)포함 총 18항목

건축자재 M03 벽돌(C001)포함 총 21항목

기계설비자재 M04 주철관류(D001)포함 총 27항목

전기통신자재 M05 전선및케이블(E0010포함 총 16항목

소방공해자재 M06 소방설비자재(F001)포함 총 9항목

관리용품 M07 인쇄용지(H001)포함 총 26항목

기타 M08 가전제품(I001)포함 총 8항목

노무 L

건축토목공 L01 갱부(L001)포함 총 48항목

기계공 L02 보일러공(L024)포함 총 14항목

전기통신공 L03 송전전공(L055)포함 총 18항목

원자력공 L04 원자력배관공(L123)포함 총 16항목

전통건축공 L05 도편수(L112)포함 총 11항목

기계운전공 L06 건설기계운전사(L076)포함 총 13항목

기타공 L07 잠수부(L042)포함 총 11항목

기술자 L08 시험관련기사(L093)포함 총 23항목

장비 E

건설중장비 E01 건설기계(G001)포함 총 5항목

건설공구 E02 공작기계(G009)포함 총 5항목

기타 E03 주차시설 (G005)포함 총 4항목

<표 4>투입요소 분류

현재 건설기성통계가 지역의 구분 없이 작성되고 있는 점과 지역별 내역서 수

집의 어려움 및 지역별 가중치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

역별 지수의 작성을 배제하였다. 가격의 기준년도와 가중치의 기준년도는 

2005년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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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계청 분류)
(3개)

중분류
(통계청 분류)
(7개)

소분류
(건설물가지수 작성 분류)

(16개)

세분류
(건설산업기본법 분류)

(77개)

건축 주거용 주거용건물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5층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주거/상업용 겸용건물

4.4 지수작성방법 

4.4.1 지수분류체계

건설기성통계 작성에서는 <표 6>과 같이 건설 시설물을 7개로 분류하고 있

고 건설산업기본법은 77개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77개를 7개와 연결하기 위

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별지 제18호 서식에서 제시되고 있는 

77개 시설물 분류를 기초로 <표 7>와 같이 건설 시설물을 대분류 3개, 중분류 

7개, 소분류 16개로 분류하였다. 

 

분류명 분류기준

건축

주거용 건축 아파트 및 연립주택,단독주택 등

비주거용 건축
사무실,공장ㆍ창고,관공서,기타(경기장,운동장,체육관,종교시설

등)

토목

일반토목
치산ㆍ치수,농림ㆍ수산,도로ㆍ교량,항만ㆍ공항,철도ㆍ궤도,

상ㆍ하수도,토지조성,댐

전기기계 발전ㆍ송전,옥내 외 배선 및 전기공사

플랜트 대규모 기계설치공사,탱크조립공사,제조설비설치공사

조경공사 수경시설,녹지시설,휴게시설,편익시설 등

기타 유지보수공사,건물철거,철구조물 등

<표 6>통계청 건설기성통계 작성을 위한 시설물 분류

                        <표 7> 건설물가지수 작성을 위한 시설물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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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계청 분류)
(3개)

중분류
(통계청 분류)
(7개)

소분류
(건설물가지수 작성 분류)

(16개)

세분류
(건설산업기본법 분류)

(77개)

비주거용

업무용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관공서건물(11층이하)

관공서건물(12층이상)

숙박/병원용건물
호텔,숙박시설

병원

교육용건물 학교

산업용건물

공장,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변/발전소용 건물

창고/차고/터미널 건물

위험물 저장소

기타건물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전통양식건출

기타 문화재,유적건물

공연,집회장소

경기장,운동장

전시시설

기타

토목
일반토목

일반도로 일반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도로터널

교량
도로교량

철도교량

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철도터널

수리토목

댐

수로터널

치산치수

사방하천

운하

상수도1천m이상

상수도1천m미만

하수도

정수장

관개수로농지정리

기타 토목 시설물

간척

항만

공항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기타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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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계청 분류)
(3개)

중분류
(통계청 분류)
(7개)

소분류
(건설물가지수 작성 분류)

(16개)

세분류
(건설산업기본법 분류)

(77개)

기타토목시설

전기기계 전기기계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플랜트 플랜트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발처리장

쓰레기소각시설

기타환경시설공사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가스관

가스저장시설

제철소,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기타,플랜트설치공사

조경공사 조경공사

수목원

공원조성공사

기타조경시설

기타 기타 기타

철강재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준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

가스시설공사

난방공사

시설물유지공사

4.4.2 지수작성방법

건설물가지수는 각 소분류에 포함되는 품목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소분류 지수 

및 중분류, 대분류, 총지수를 작성한다. 소분류 시설물별로 표본 내역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주요 투입자원을 선정하고 해당 투입요소별 가중치를 산정한 

후, 해당 투입요소별 대표품목/규격의 시계열 가격자료로부터 가격지수를 산

정하여 이를 가중평균 하는 방식으로 각 시설물별 건설물가지수를 작성한다. 

건설물은 크게 건축시설물과 비건축시설물로 대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각각에 대해서 다소 다른 방법으로 건설물가지수를 작성한다.

 건축시설물은 주거용, 업무용, 산업용, 교육용, 숙박/병원용, 기타용 등으로 

분류한다. 이들 건축시설물은 다시 건축, 토목/조경,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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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대공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런 접근방법으로 건설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건축시설물 및 발전소

시설물의 대공종별 가중치를 산정해야 한다.  본 용역에서는 건설사, 설계사 

조달청, 대한주택공사 등을 통해 시설물별 대공종별 가중치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공종별로 내역자료를 수집ᆞ분석하고 거기에 대공

종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각각의 시설물별 대공종별 건설물가지수를 작성한다.  

 단, 토목/조경의 경우는 건축시설물 소분류별 구분 없이 동일한 건설물가지수

를 적용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토목의 경우 건축시설물 소분류 구분에 상관

없이 대부분 지질과 규모의 영향을 받게 되며 조경의 경우도 건축시설물의 종

류에 상관없이 대부분 식재 등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규모의 영향을 받

기 때문이다. 

 비건축시설물은 크게 일반토목시설물, 플랜트시설물, 전기기계시설물, 그리

고 조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일반토목시설물, 플랜트시설물, 조경 등은 단

일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공종 분류가 필요 없으나 전기기계시설물(발전

소)은 건축시설물과 유사하게 건축, 토목, 전기통신, 기계설비, 계장(계측)등

의 대공종으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전기기계시설물은 건축시설물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대공종별 품목지수를 가중평균하여 대공종별 지수를 작성하고 

다시 대공종별 가중치와 가중평균하여 전기기계시설물지수를 작성한다. 

기타건설은 건축시설물과 비건축시설물의 증축, 보수, 시설물 유지 공사 등을 

포함하므로 기타공사물가지수는 기타건설을 제외한 15개 시설물의 각 지수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작성하였다.

 본 용역에서 기준년은 2005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매월 작성 과정은 매

월 시설물별 건설물가지수 작성을 위해 행해지는 작업으로서, 기준년도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투입요소별 가중치를 활용하게 되며, 투입요소별 대표품목/

규격의 매월 가격을 추적하여 가격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가중평균 하여 매월 

시설물별 건설물가지수를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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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의 건설물가지수 작성 방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실제 내역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각 시설물의 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투입요소

를 추출하고 그것의 가중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 대상이 되는 내

역서의 종류는 아래의 <표 8>과 같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내역5)을 

투입구조 분석용으로 활용한다.

 

검토 항목
설계
내역

계약
내역

준공
내역

비고

비용항목 분해(재/노/경)가능성 대등 대등 대등 자재/노무/경비 분해 가능성은 대등

현실 상황 반영의 실제성 보통 미흡 보통

설계내역-물량왜곡 가능성
계약내역-설계내역으로부터 물량왜곡 가능성

전이+단가왜곡 가능성
준공내역-계약내역으로부터 단가왜곡 가능성

전이

내역 작성의 전문성 대등 대등 대등 내역 작성자의 전문성은 대등

작성방법의 일관성 대등 대등 대등 각 내역의 작성방법 일관성은 대등

상황에 따른 변동성 보통 미흡 미흡

계약내역-입찰전략,경쟁상황,경쟁률,사업적
의사결정 등에 따라 단가왜곡 가능성 큼
준공내역-계약내역으로부터 단가왜곡 가능성

전이

시간흐름(설계~준공)에 따른
변화성

보통 보통 미흡
설계내역/계약내역-작성시점에서의 단가 적용
준공내역-물가변동 등의 영향으로 여러

단가가 적용될 가능성

자료의 접근성 (취득 용이성) 대등 대등 대등 해당 내역서의 취득 용이성은 대등

자료의 활용 가능성
(자료 형태)

보통 보통 미흡
스프레드시트 형태 혹은 DB화된 자료가

분석에 유리
준공내역의 경우 자료 형태가 다양할 수 있음

<표 8>세 가지 내역서의 비교

4.5.1 설계내역서 자료수집방법

건설물가지수 작성에 사용되는 품목과 이들의 가중치 및 품질규격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표본설계내역서의 대표성이 높

아야 한다. 따라서 2005년에 계약되었거나 2005년에 설계된 내역자료를 분

5) 이 후 내역자료라 함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자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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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5년에 계약된 공사의 내역자료 수집을 위해, 대

한건설협회의 2005년 건설기성실적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16개 소분류별로 

분류한 후 각 소분류 내 최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3등분하여 대규모 공사, 중

규모공사, 소규모공사로 분리하고 대,중,소 규모별 비중에 따라 수집할 설계내

역서의 개수를 할당하고 공공기관 발주자를 중심으로 수집할 공사명 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그 리스트를 위주로 통계청 공문 시행을 통해 내역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그 외, 통계청의 주선으로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통

해 해당 시설물의 내역자료를 입수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의 내역자료는 대한

주택공사와 SH공사를 통해 내역자료 입수를 시도하였으나 영업상의 비밀 등

의 이유로 자료획득에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공식 경로를 통한 내역자료 입수 

외에, 연구진은 민간부문의 내역자료를 설계사, 엔지니어링사, 시공사 등을 통

해 획득하였다. 

4.5.2 가격자료 수집 방법

건설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자재, 노임 및 기계장비에 대한 가격 수집방법이 

다르다. 건설자재는 내역서 작성 시 이용되는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정보지들6)

에서 조사품질규격의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지수들을 작성하였다. 조사규격에 

대한 가격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품목지수 값을 100으로 두었으며, 일부 가격자료가 누락된 경우는 전월의 가

격자료를 활용하였다. 

 노임도 공사종류에 따라 그리고 기능공의 숙련 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의 노

임이라도 현실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한 

노임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

고’ 자료를 이용하여 보간법7)으로 가격자료를 사용하였다. 

 기계장비 경비는 기계장비운전기사 노임과 기계장비 운송비, 기계장비용 연

6) (사)한국물가협회의 ‘월간물가자료’, (사)한국물가정보의 ‘종합물가정보’, 대한건설협회의 ‘월간거래

가격’ 등

7)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연 2회 발간되며, 발간월 간의 노임을 보간법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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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비, 기계장비 손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이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축

적된 가격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워 가격정보지들의 기계장비 시간당 사용료 자

료를 이용하였다. 

4.6 품목, 가중치, 조사품질규격 선정방법

각 소분류별 지수작성 품목과 이들의 가중치 및 가격조사 품질규격을 선정하

기 위해 수집한 설계내역서의 투입구조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다. 각 

시설물 소분류별 투입구조 분석은 기준년의 시설물 소분류별 대표품목과 이들

의 가중치를 작성하는 과정으로서, 그 결과물은 시설물 소분류별 투입요소별 

가중치가 된다. 이렇데 도출된 품목과 투입요소별 가중치는 다음 기준년까지 

매월 건설물가지수 작성을 위해 계속 사용된다.

1) 분석 준비

시설물별 투입구조 분석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내역자료에는 해당 시

설물을 건설하는 데 투입되는 모든 투입요소별 수량, 단가와 이에 근거한 금액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견적전문 소프트웨어에

는8) 이러한 투입요소별 집계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그 정보를 엑셀파일로 

출력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달청의 자체 내역관리프로그램에도 이러

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투입요소별 집계정보를 엑셀파일 형식으로 출력한 

자료의 예는 다음 (그림 5)과 같다9). 그림에서 ‘자원명’은 투입요소에 해당

하는 것이며 ‘금액’은 각 투입요소 혹은 자원이 해당 시설물의 건설에 투입

된 총금액이다.

8)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견적전문 소프트웨어로는 EMS와 EBS 등이 있다.

9) 내역자료 수집에 있어, 이러한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할 경우 분석작업에 소요되는 노력을 30% 이

상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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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투입요소별 집계 자료 예시

만일 (그림 5)와 같은 투입요소별 집계 형식으로 내역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투입요소별 가중치 분석을 위해 일반적인 내역서와 일위대가 자료를 연

계하여 투입요소별 집계 자료를 생성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내역서와 일위대

가 자료의 예는 다음 (그림 6)과 같으며, 이 두 자료를 연계하여 투입요소별 

집계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두 자료에 상응되는 코드가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6)일반적인 내역서 및 일위대가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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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상의 ‘품명’에는 내역항목의 명칭이 기입되는데, 내역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자재 혹은 특정 작업명이 기입된다. 위의 예에서는 ‘합판거푸

집’이라는 특정 작업이 내역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재비, 노무비, 경비가 내역서에 기재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된 내역서만으로는 ‘합판거푸집’이라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종

류의 자재, 노무, 경비가 소요되는지 알 수 없으며, 결국 이에 대한 정보는 일

위대가로부터 파악할 수밖에 없다. 

모든 내역항목에 대해 내역서와 일위대가와 내역서를 연계분석을 수행하면 

그 결과로부터 (그림 5)와 같은 투입요소별 집계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2) 투입구조 분석 

본 연구에서의 건설물가지수 작성을 위한 투입요소별 가중치 산정은 4.3.4에

서 설명한 투입요소 분류체계의 소분류 수준에서 수행한다. 재료 및 장비의 경

우 각 소분류 밑에는 개별 품목 및 규격이 있게 되며, 노무의 경우는 소분류 

자체가 개별 노무 직종을 나타낸다. 

 투입구조 분석을 통한 투입요소별 가중치 산정은 (그림 5)와 같이 작성된 

투입요소별 집계 자료를 통해 수행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10).

① 소분류 코드 부여

 투입요소별 집계 자료의 ‘자원명’, ‘규격’, ‘단위’ 등을 보고 각 항목

에 해당하는 투입요소의 소분류 코드를 부여한다. 이 작업의 수행에는 건설분

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② 내역자료의 통합

 분석대상 시설물 소분류에 속하는 내역자료(투입요소별 집계 자료)를 각 시

설물 소분류의 규모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통합한다. 

 소분류 코드가 부여된 내역자료를 규모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며  다음 (그림 7)과 같다.

10) 본 용역에서는 투입구조 분석을 포함하여 건설물가지수 작성 과정을 MS Excel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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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투입구조 분석 과정 ①,②의 결과 예시

③ 투입요소 소분류별 구성비 산정

 MS Excel의 피벗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소분류별 합계금액을 산정하고, 

그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투입요소의 소분류 항목별 구성비를 산정한다.

④ 대표 소분류 항목 및 가중치 산정

 ③에서 산정된 소분류별 구성비를 기준으로 누적 구성비가 80% 이상되는 

소분류 항목을 대표 소분류 항목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 소분류 항목들의 

구성비 합이 100%가 되도록 대표 소분류 항목들의 가중치를 산정한다. 이상

의 ③ 및 ④의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 8)과 같다.

(그림 8)시설물의 대표 소분류 항목 가중치 산정 과정 예시

노무의 경우는 대표 소분류 항목 자체가 개별 직종구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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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품목/규격을 따로 선정할 필요가 없으나, 자재 및 장비의 경우는 대표 소

분류 항목 내에 다양한 품목/규격이 존재하게 되므로, 각 대표 소분류 항목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품목/규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자재 및 장비의 대표품목/

규격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대표 소분류 항목의 대표품목 선정 

 대표품목/규격을 선정하는 방법은 대표 소분류 항목을 선정하는 방법과 동

일하다. 즉, 대표 소분류 항목 내에 속해있는 개별 품목의 합계금액을 기준으

로 가중치를 산정하고, 그 가중치의 누계가 80% 이상이 되는 품목을 각 대표 

소분류 항목의 대표품목으로 선정한다.

② 대표품목 가중치 산정

 각 대표 소분류 항목 내에서 대표품목으로 선정된 가중치 합이 100%가 되

도록 각 대표품목의 가중치를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대표품목의 가중치는 

투입요소별 가중치(투입요소 소분류별 가중치)에 곱해지게 되는 대표품목 단

가지수의 반영률을 결정한다.

③ 대표규격 선정

 가격 추적을 통한 가격지수 작성을 위해서는 대표품목의 대표규격까지 결정

되어야 한다. 동일 품목의 가격 변동은 동일할 것이므로, 대표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내의 다양한 규격 중 가장 금액 비중이 큰 규격을 그 품목을 대표하는 규

격으로 선정한다. 

  시설물 소분류간 가중치는 대한건설협회의 2005년 건설기성실적보고자료

를 16개 소분류별로 집계하여 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불변건설기성액 산출을 위한 것이므로 부적합한 외국공사 자료 및 2005

년에 계약된 공사이긴 하나 기성실적 보고가 없는 자료 등은 제외하였고, 수

선, 유지보수 등은 시설물 분류와 상관없이 기타공사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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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결과

5.1 자료수집결과

5.1.1 설계내역서 수집결과

건설물가지수 작성을 위해 수집된 내역자료 현황은 다음<표 9>, <표 10>과 

같다.

수집원/수집방법 총 수집 내역서 수 사용가능 내역서 수

조달청 464 315

공공기관(통계청 공문) 112 39

민간회사(연구진) 315 122

합계 891 476

<표 9>수집원 및 수집방법별 내역자료 현황

 

시설물 분류
분석대상 내역서 수

비고
건축 토목조경 기계설비 전기통신

건축

주거용 주거용 아파트 22

18

10 6

비주거용

업무용 30 15 12

산업용 23 6 4

교육용 20 11 4

숙박/병원 21 10 8

기타건축 22 10 8

토목

일반토목

일반도로 30

고속도로 18

철도 8

교량 10

수리토목 27

기타토목 27

전기기계 51 발전소 3개

플랜트 18

조경 27

기타 -
각 지수의
가중평균 활용

<표 10>분석대상 내역서 현황



- 24 -

7개 중분류 16개 시설물 소분류

시설물 분류 가중치 시설물 분류
기성실적합계
(백만원)

가중치

주거용건축 28.6% 주거용건물 31,200,644 28.6%

비주거용건축 32.8%

업무용건물 15,428,538 14.1%

숙박/병원용건물 2,516,922 2.3%

교육용건물 2,990,937 2.7%

산업용건물 9,534,633 8.7%

기타건물 5,445,633 5.0%

일반토목 27.8%

일반도로 5,842,724 5.4%

고속도로 4,140,674 3.8%

교량 2,010,212 1.8%

철도 2,623,628 2.4%

수리토목 2,812,477 2.6%

기타토목 시설물 12,901,482 11.8%

전기기계 0.6% 전기기계 695,239 0.6%

플랜트 3.3% 플랜트 3,578,770 3.3%

조경 2.2% 조경 2,349,161 2.2%

기타 4.6% 기타 5,012,332 4.6%

합 계 109,084,006 100.0%

<표 11>시설물별 가중치 산정 결과

5.1.2 가격자료 수집결과

당초 가격 전문조사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해당기관의 DB를 활용하고자 하였

으나 상당한 비용을 요구함에 따라 활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2003년 1월부

터 2006년 12월까지의 가격자료는 (사)한국물가협회와 (사)한국물가정보,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물가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 및 출간된 물가정

보자료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5.2 소분류별 품목, 가중치, 조사품질규격 선정 및 지수작성결과

5.2.1 소분류별 가중치

2005년 건설기성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설물별 가중치 산정 결과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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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가중치 품목수

대공종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건축 66.501% 65.623% 34.377% 0.000% 59 9 0

토목조경 10.694% 47.591% 25.697% 26.712% 99 7 4

기계설비 12.021% 51.074% 48.926% 0.000% 102 7 0

전기통신 10.784% 55.075% 44.925% 0.000% 35 3 0

주거용건물 100.000% 60.808% 36.335% 2.857% 295 26 4

<표 12>주거용건물의 가중치 및 품목수

5.2.2 주거용건물

주거용건물의 대공종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45개 건설공사의 자료를 활

용하였으며, 45개 건설공사의 대공종별 평균가중치는 다음 <표 12>의 첫 열

과 같으며, 총 56개 내역서(건축 22개, 토목조경 18개, 기계설비 10개, 전기

통신 6개)를 바탕으로 한 지수작성 결과는 다음(그림 9)와 같다.

주거용 건물 대공종별 지수 추세

92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2003년 1월 2003년 6월 2003년 11월 2004년 4월 2004년 9월 2005년 2월 2005년 7월 2005년 12월 2006년 5월 2006년 10월

지수

건축 토목조경 기계설비 전기통신 주거용건물지수

(그림 9)주거용건물의 지수 추세

 



- 26 -

공종별
가중치 품목수

대공종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건축 60.484% 65.008% 34.992% 0.000% 67 11 0

토목조경 9.549% 47.591% 25.697% 26.712% 99 7 4

기계설비 16.330% 40.558% 59.442% 0.000% 42 8 0

전기통신 13.637% 58.100% 36.073% 5.827% 100 4 2

업무용건물 100.000% 58.410% 38.245% 3.345% 308 30 6

<표 13>업무용건물의 가중치 및 품목수

5.2.3 업무용건물

업무용건물의 대공종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31개 건설공사의 자료를 활

용하였으며, 31개 건설공사의 대공종별 평균가중치는 다음 <표 13>의 첫 열

과 같으며, 총 75개 내역서(건축 30개, 토목조경 18개, 기계설비 15개, 전기

통신 12개)를 바탕으로 한 지수작성 결과는 다음 (그림 10)과 같다.

업무용 건물 대공종별 지수 추세

92

94

96

98

100

102

104

106

2003년 1월 2003년 6월 2003년 11월 2004년 4월 2004년 9월 2005년 2월 2005년 7월 2005년 12월 2006년 5월 2006년 10월

지수

건축 토목조경 기계설비 전기통신 업무용 건물 지수

(그림 10)업무용건물 지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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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가중치 품목수

대공종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건축 58.432% 62.471% 37.529% 0.000% 66 14 0
토목조경 10.496% 47.591% 25.697% 26.712% 99 7 4
기계설비 17.424% 56.808% 43.192% 0.000% 177 8 0
전기통신 13.648% 68.273% 31.727% 0.000% 29 1 0
숙박/병원 100.000% 60.714% 36.482% 2.804% 371 30 4

<표 14>숙박/병원용건물의 가중치 및 품목수

5.2.4 숙박/병원용건물

숙박/병원용건물의 대공종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9개 건설공사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9개 건설공사의 대공종별 평균가중치는 다음 <표 14>의 첫 열

과 같으며, 총 57개 내역서(건축 21개, 토목조경 18개, 기계설비 10개, 전기

통신 8개)를 바탕으로 한 지수결과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숙박/병원용건물 대공종별 지수 추세

92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2003년 1월 2003년 6월 2003년 11월 2004년 4월 2004년 9월 2005년 2월 2005년 7월 2005년 12월 2006년 5월 2006년 10월

지수

건축 토목조경 기계설비 전기통신 숙박시설 및 병원 지수

(그림 11)숙박/병원용건물 지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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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가중치 품목수

대공종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건축 64.126% 50.954% 49.046% 0.000% 61 12 0
토목조경 10.323% 47.591% 25.697% 26.712% 99 7 4
기계설비 13.781% 48.165% 51.835% 0.000% 60 7 0
전기통신 11.770% 48.808% 44.829% 11.363% 12 3 1
교육용건물 100.000% 49.381% 46.524% 4.095% 232 29 5

<표 15>교육용건물의 가중치 및 품목수

5.2.5 교육용건물

교육용건물의 대공종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13개 건설공사의 자료를 활

용하였으며, 13개 건설공사의 대공종별 평균가중치는 다음 <표 15>의 첫 열

과 같으며, 총 53개 내역서(건축 20개, 토목조경 18개, 기계설비 11개, 전기

통신 4개)를 바탕으로 한 지수작성 결과는 다음 (그림 12)와 같다.

교육시설 대공종별 지수 추세

92

94

96

98

100

102

104

106

2003년 1월 2003년 6월 2003년 11월 2004년 4월 2004년 9월 2005년 2월 2005년 7월 2005년 12월 2006년 5월 2006년 10월

지수

건축 토목조경 기계설비 전기통신 교육시설 지수

(그림 12)교육용건물 지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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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가중치 품목수

대공종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건축 63.343% 73.112% 25.701% 1.187% 75 8 3
토목조경 9.092% 47.591% 25.697% 26.712% 99 7 4
기계설비 16.590% 55.438% 43.057% 1.505% 66 7 1
전기통신 10.975% 40.246% 59.754% 0.000% 23 2 0
산업용건물 100.000% 64.253% 32.317% 3.430% 263 24 8

<표 16>산업용건물의 가중치 및 품목수

5.2.6 산업용건물

산업용건물의 대공종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11개 건설공사의 자료를 활

용하였으며, 11개 건설공사의 대공종별 평균가중치는 다음 <표 16>의 첫 열

과 같으며, 총 51개 내역서(건축 23개, 토목조경 18개, 기계설비 6개, 전기통

신 4개)를 바탕으로 한 지수작성 결과는 다음 (그림 13)과 같다.

산업용 건물 대공종별 지수 추세

90

92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2003년 1월 2003년 6월 2003년 11월 2004년 4월 2004년 9월 2005년 2월 2005년 7월 2005년 12월 2006년 5월 2006년 10월

지수

건축 토목조경 기계설비 전기통신 산업용 건물 지수 

(그림 13)산업용건물 지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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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가중치 품목수

대공종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건축 62.268% 58.212% 41.788% 0.000% 76 11 0
토목조경 10.961% 47.591% 25.697% 26.712% 99 7 4
기계설비 15.470% 48.570% 51.430% 0.000% 51 6 0
전기통신 11.301% 65.281% 28.980% 5.739% 42 2 3
기타건물 100.000% 56.355% 40.069% 3.576% 268 26 7

<표 17>기타건물의 가중치 및 품목수

5.2.7 기타건물

기타건물의 대공종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19개 건설공사의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19개 건설공사의 대공종별 평균가중치는 다음 <표 17>의 첫 열과 

같으며, 총 58개 내역서(건축 22개, 토목조경 18개, 기계설비 10개, 전기통신 

8개)를 바탕으로 한 지수작성 결과는 다음 (그림 14)와 같다.

기타 건물 대공종별 지수 추세

90

92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2003년 1월 2003년 6월 2003년 11월 2004년 4월 2004년 9월 2005년 2월 2005년 7월 2005년 12월 2006년 5월 2006년 10월

지수

건축 토목조경 기계설비 전기통신 기타건물 지수

(그림 14)기타건물 지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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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가중치 품목수

대공종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일반도로 100.000% 35.643% 21.541% 42.817% 44 7 8

<표 18>일반도로의 가중치 및 품목수

5.2.8 일반도로

총 30개 내역서를 바탕으로 일반도로의 투입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일반도로의 지수를 다른 유사지수(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

물가2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수)와 비교해보았다. (그림 15)는 비교 결

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생산자물가2지수는 건설관련 품목만으로 작성한 지

수이다.)

일반도로 유사지수 비교

80.0

85.0

90.0

95.0

100.0

105.0

2003년 1월 2003년 7월 2004년 1월 2004년 7월 2005년 1월 2005년 7월 2006년 1월 2006년 7월

지수

본연구 지수 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물가2지수(건설용중간재지수) 건기연 지수(도로시설)

(그림 15)일반도로의 유사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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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가중치 품목수

대공종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고속도로 100.000% 36.517% 18.688% 44.795% 34 7 13

<표 19>고속도로의 가중치 및 품목수

5.2.9 고속도로

총 18개 내역서를 바탕으로 고속도로의 투입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고속도로의 지수를 다른 유사지수(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

물가2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수)와 비교해보았다. (그림 16)은 비교 결

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생산자물가2지수는 건설관련 품목만으로 작성한 지

수이다.)    

고속도로 유사지수 비교

80.0

85.0

90.0

95.0

100.0

105.0

2003년 1월 2003년 7월 2004년 1월 2004년 7월 2005년 1월 2005년 7월 2006년 1월 2006년 7월

지수

본연구 지수 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물가2지수(건설용중간재지수) 건기연 지수(도로시설)

(그림 16)고속도로의 유사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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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가중치 품목수

대공종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철도 100.000% 36.852% 32.715% 30.433% 16 11 13

<표 20>철도의 가중치 및 품목수

5.2.10 철도

총 8개 내역서를 바탕으로 철도의 투입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철도의 지수를 다른 유사지수(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물가2

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수)와 비교해보았다. (그림 17)은 비교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생산자물가2지수는 건설관련 품목만으로 작성한 지수이

다.)

철도 유사지수 비교

80.0

85.0

90.0

95.0

100.0

105.0

2003년 1월 2003년 7월 2004년 1월 2004년 7월 2005년 1월 2005년 7월 2006년 1월 2006년 7월

지수

본연구 지수 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물가2지수(건설용중간재지수) 건기연 지수(철도+지하철)

(그림 17)철도의 유사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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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가중치 품목수

대공종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교량 100.000% 48.133% 33.012% 18.855% 45 8 10

<표 21>교량의 가중치 및 품목수

5.2.11 교량

총 10개 내역서를 바탕으로 교량의 투입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교량의 지수를 다른 유사지수(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물가2

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수)와 비교해보았다. (그림 18)은 비교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생산자물가2지수는 건설관련 품목만으로 작성한 지수이

다.)

교량 유사지수 비교

80.0

85.0

90.0

95.0

100.0

105.0

2003년 1월 2003년 7월 2004년 1월 2004년 7월 2005년 1월 2005년 7월 2006년 1월 2006년 7월

지수

본연구 지수 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물가2지수(건설용중간재지수) 건기연 지수(도로시설)

(그림 18)교량의 유사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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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가중치 품목수

대공종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수리토목 100.000% 27.498% 23.961% 48.541% 55 5 5

<표 22>수리토목의 가중치 및 품목수

5.2.12 수리토목

총 27개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리토목의 투입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수리토목의 지수를 다른 유사지수(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

물가2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수)와 비교해보았다. (그림 19)는 비교 결

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생산자물가2지수는 건설관련 품목만으로 작성한 지

수이다.)

수리토목 유사지수 비교

80.0

85.0

90.0

95.0

100.0

105.0

2003년 1월 2003년 7월 2004년 1월 2004년 7월 2005년 1월 2005년 7월 2006년 1월 2006년 7월

지수

본연구 지수 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물가2지수(건설용중간재지수) 건기연 지수(하천사방+상하수도시설+농림수산토목)

(그림 19)수리토목의 유사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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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가중치 품목수

대공종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기타토목 100.000% 24.506% 20.378% 55.116% 81 6 14

<표 23>기타토목의 가중치 및 품목수

5.2.13 기타토목

총 27개 내역서를 바탕으로 기타토목의 투입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기타토목의 지수를 다른 유사지수(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

물가2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수)와 비교해보았다. (그림 20)은 비교 결

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생산자물가2지수는 건설관련 품목만으로 작성한 지

수이다.)

기타토목 유사지수 비교

80.0

85.0

90.0

95.0

100.0

105.0

2003년 1월 2003년 7월 2004년 1월 2004년 7월 2005년 1월 2005년 7월 2006년 1월 2006년 7월

지수

본연구 지수 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물가2지수(건설용중간재지수) 건기연 지수(항만+공항+도시토목)

(그림 20)기타토목의 유사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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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가중치 품목수

대공종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플랜트 100.000% 38.923% 36.159% 24.918% 61 12 16

<표 24>플랜트의 가중치 및 품목수

5.2.14 플랜트

총 18개 내역서를 바탕으로 플랜트의 투입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플랜트의 지수를 다른 유사지수(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물

가2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수)와 비교해보았다. (그림 21)은 비교 결과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생산자물가2지수는 건설관련 품목만으로 작성한 지수

이다.)

플랜트 유사지수 비교

80.0

85.0

90.0

95.0

100.0

105.0

2003년 1월 2003년 7월 2004년 1월 2004년 7월 2005년 1월 2005년 7월 2006년 1월 2006년 7월

지수

본연구 지수 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물가2지수(건설용중간재지수) 건기연 지수(기타건설)

(그림 21)플랜트의 유사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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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가중치 품목수

대공종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조경시설 100.000% 77.126% 18.729% 4.145% 87 3 2

<표 25>조경시설의 가중치 및 품목수

5.2.15 조경시설

총 27개 내역서를 바탕으로 조경시설의 투입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조경시설의 지수를 다른 유사지수(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

물가2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수)와 비교해보았다. (그림 22)은 비교 결

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생산자물가2지수는 건설관련 품목만으로 작성한 지

수이다.)

조경 시설 유사지수 비교

80.0

85.0

90.0

95.0

100.0

105.0

2003년 1월 2003년 7월 2004년 1월 2004년 7월 2005년 1월 2005년 7월 2006년 1월 2006년 7월

지수

본연구 지수 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물가2지수(건설용중간재지수) 건기연 지수(기타건설)

(그림 22)조경시설의 유사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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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가중치 품목수

대공종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건축 25.39% 49.235% 38.453% 12.312% 19 8 5
토목조경 27.92% 46.105% 33.702% 20.193% 12 5 4
기계설비 32.31% 23.762% 76.238% 0.000% 10 13 0
전기통신 11.49% 52.460% 47.540% 0.000% 18 4 0
계장 2.89% 50.904% 49.096% 0.000% 28 5 0
전기기계 100.000% 40.550% 50.685% 8.764% 87 35 9

<표 26>전기기계(발전소)의 가중치 및 품목수

5.2.16 전기기계(발전소)

총 51개 내역서를 바탕으로 전기기계(발전소)의 투입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전기기계(발전소)의 지수는 대공종별 지수에 대공종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

여 작성하며, 전기기계(발전소)의 대공종별 지수의 그래프는 (그림 23)과 같

다.

발전소 대공종별 지수 추세

85

90

95

100

105

110

115

2003년 1월 2003년 6월 2003년 11월 2004년 4월 2004년 9월 2005년 2월 2005년 7월 2005년 12월 2006년 5월 2006년 10월

지수

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 계장 발전소 지수

(그림 23)전기기계(발전소)지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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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기타건설

기타건설의 지수는 기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소분류의 지수를 가중평

균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기타건설의 지수를 다른 유사지수(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

물가2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수)와 비교해보았다. (그림 24)는 비교 결

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생산자물가2지수는 건설관련 품목만으로 작성한 지

수이다.)

기타건설 유사지수 비교

80.0

85.0

90.0

95.0

100.0

105.0

2003년 1월 2003년 7월 2004년 1월 2004년 7월 2005년 1월 2005년 7월 2006년 1월 2006년 7월

지수

본연구 지수 생산자물가총지수 생산자물가2지수(건설용중간재지수) 건기연 지수(보수)

(그림 24)기타건설의 유사지수 비교

5.3 중분류별 지수작성결과

5.3.1 주거용건물

5.3.1 주거용건물은 중분류와 소분류가 동일함으로 중분류 내의 소분류별 가

중치가 100.000%이며 따라서 중분류의 지수작성결과도 소분류의 지수작성결

과와 같다. (5.2.2 주거용건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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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비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은 업무용건물, 숙박/병원용건물, 교육용건물, 산업용 건물, 기타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비주거용건물의 투입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분류(7개) 소분류(16개)
가중치 품목수

소분류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비주거용
건물

업무용건물 42.956% 58.410% 38.245% 3.345% 308 30 6

숙박/병원용건물 7.008% 60.714% 36.482% 2.804% 371 30 4

교육용건물 8.327% 49.381% 46.524% 4.095% 232 29 5

산업용건물 26.547% 64.253% 32.317% 3.430% 263 24 8

기타건물 15.162% 56.355% 40.069% 3.576% 268 26 7

비주거용건물 100.000% 59.059% 37.514% 3.427% 1,442 139 30

<표 27>비주거용건물의 가중치 및 품목수

 

비주거용건물의 지수는 비주거용건물 내의 소분류별 지수에 소분류 레벨별 

가중치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하며, 비주거용건물의 소분류별 지수의 그래프는 

(그림 26)과 같다. 

비주거용 건물 소분류 레벨별 지수 추세

90

92

94

96

98

100

102

104

2003년 1월 2003년 6월 2003년 11월 2004년 4월 2004년 9월 2005년 2월 2005년 7월 2005년 12월 2006년 5월 2006년 10월

지수

업무용 건물 숙박시설 및 병원 교육시설

산업용 건물 기타 건물 비주거용 건물 지수

(그림 25)비주거용건물 소분류 레벨별 지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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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7개) 소분류(16개)
가중치 품목수

소분류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일반토목

일반도로 19.263% 35.643% 21.541% 42.816% 44 7 8

고속도로 13.652% 36.517% 18.688% 44.795% 34 7 13

교량 6.628% 48.133% 33.012% 18.855% 45 8 10

철도 8.650% 36.852% 32.715% 30.433% 16 11 13

수리토목 9.273% 27.498% 23.961% 48.541% 55 5 5

기타 토목 시설물 42.534% 24.506% 20.378% 55.116% 81 6 14

일반토목 100.000% 31.202% 22.608% 46.190% 275 44 63

<표 28>일반토목의 가중치 및 품목수

5.3.3 일반토목

일반토목은 일반도로, 고속도로, 교량, 철도, 수리토목, 기타토목 시설물로 이

루어져 있다. 일반토목의 투입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토목의 지수는 일반토목 내의 소분류별 지수에 소분류 레벨별 가중치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하며, 일반토목의 소분류별 지수의 그래프는 (그림 26)과 

같다. 

일반토목 소분류 레벨별 지수 추세

85

90

95

100

105

110

2003년 1월 2003년 6월 2003년 11월 2004년 4월 2004년 9월 2005년 2월 2005년 7월 2005년 12월 2006년 5월 2006년 10월

지수

일반도로 고속도로 교량 철도

수리토목 기타 토목 일반 토목 지수

(그림 26)일반토목 소분류 레벨별 지수 추세



- 43 -

5.3.4 전기기계(발전소)

5.3.4 전기기계(발전소)는 중분류와 소분류가 동일함으로 중분류 내의 소분

류별 가중치가 100.000%이며 따라서 중분류의 지수작성결과도 소분류의 지

수작성결과와 같다. (5.2.16 전기기계(발전소) 참조)

5.3.5 플랜트

5.3.5 플랜트는 중분류와 소분류가 동일함으로 중분류 내의 소분류별 가중치

가 100.000%이며 따라서 중분류의 지수작성결과도 소분류의 지수작성결과와 

같다. (5.2.14 플랜트 참조)

5.3.6 조경시설

5.3.6 조경시설은 중분류와 소분류가 동일함으로 중분류 내의 소분류별 가중

치가 100.000%이며 따라서 중분류의 지수작성결과도 소분류의 지수작성결과

와 같다. (5.2.15 조경시설 참조)

5.3.7 기타건설

5.3.7 기타건설은 중분류와 소분류가 동일함으로 중분류 내의 소분류별 가중

치가 100.000%이며 따라서 중분류의 지수작성결과도 소분류의 지수작성결과

와 같다. (5.2.17 기타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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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3개)중분류(7개)
가중치 품목수

중분류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건축부문

주거용건물 46.487% 60.808% 36.335% 2.857% 295 26 4

비주거용건물 53.513% 59.059% 37.514% 3.427% 1,442 139 30

건축부문 100.000% 59.872% 36.966% 3.162% 1737 165 34

<표 29>건축부문의 가중치 및 품목수

5.4 대분류별 지수작성결과

5.4.1 건축부문

건축부문은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건축부문 내의 각 시

설물의 투입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축부문의 지수는  건축부문 내의 중분류별 지수에 중분류 레벨별 가중치

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하며, 건축부문의 중분류별 지수의 그래프는 (그림 27)

과 같다. 

건축부문 중분류 레벨별 지수 추세

90

92

94

96

98

100

102

2003년 1월 2003년 6월 2003년 11월 2004년 4월 2004년 9월 2005년 2월 2005년 7월 2005년 12월 2006년 5월 2006년 10월

지수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건축부문 물가지수

(그림 27)건축부문 중분류 레벨별 지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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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3개) 중분류(7개)
가중치 품목수

중분류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토목부문

일반토목 82.077% 31.202% 22.608% 46.190% 275 44 63
전기기계 1.881% 40.550% 50.685% 8.765% 87 35 9
플랜트 9.684% 38.923% 36.159% 24.918% 61 12 16
조경시설 6.358% 77.126% 18.729% 4.145% 87 3 2
토목부문 100.000% 35.045% 24.202% 40.753% 510 94 90

<표 30>토목부문의 가중치 및 품목수

5.4.2 토목부문

토목부문은 일반토목, 전기기계, 플랜트. 조경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토목부문 

내의 투입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목부문의 지수는  토목부문 내의 중분류별 지수에 중분류 레벨별 가중치

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하며, 토목부문의 중분류별 지수의 그래프는 (그림 28)

과 같다. 

토목부문 중분류 레벨별 지수 추세

90

92

94

96

98

100

102

104

106

2003년 1월 2003년 6월 2003년 11월 2004년 4월 2004년 9월 2005년 2월 2005년 7월 2005년 12월 2006년 5월 2006년 10월

지수

일반토목 전기기계 플랜트 조경공사 토목부문 물가지수 

(그림 28)토목부문 중분류 레벨별 지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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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3개)
가중치 품목수

대분류별 가중치 자재 노임 기계장비 자재 노임 기계장비
건축부문 61.528% 59.872% 36.966% 3.162% 1737 165 34
토목부문 33.877% 35.045% 24.202% 40.753% 510 94 90
기타건설부문 4.595% - - - - - -
건설 산업 100.000% 51.056% 32.434% 16.510% 2247 259 124

<표 31>총지수작성결과

5.4.3 기타건설

5.4.3 기타건설은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가 동일함으로 대분류 내의 중분류

별 가중치와 중분류 내의 소분류별 가중치가 100.000%이며 따라서 대분류의 

지수작성결과도 소분류의 지수작성결과와 같다. (5.2.17 기타건설 참조)

5.5 총 지수작성결과

건설 산업은 건축부문, 토목부문, 기타건설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설 산

업의 투입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설 물가지수 대분류 레벨별 지수 추세

90.000

92.000

94.000

96.000

98.000

100.000

102.000

104.000

2003년 1월 2003년 7월 2004년 1월 2004년 7월 2005년 1월 2005년 7월 2006년 1월 2006년 7월

지수

건축부문물가지수 토목부문물가지수 기타건설부문물가지수 건설물가지수

(그림 29)건설 물가지수 대분류 레벨별 지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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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과제

우리나라에서는 내역서 분석에 의한 건설물가지수의 개발이 처음 시도됨에 

따라 예상보다 시간이나 인력투입 등이 많이 소요되었고 대표성 있는 자료수

집에도 한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결과는 실제 내역서분석에 의해 가중치를 산

출하고 현 건설업에 사용되는 가격자료를 사용한 점에서 기존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건설공사비지수나 실적공사비지수 등 유사한 자료들에 비해 건설물가지

수 작성방법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점들을 발견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건설물가지수의 정도를 향상시킨다면 공식적인 통계로 

건설물가지수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모든 건설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물가지수를 작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의 경우처럼 도로, 주택 등 대표적인 일부 건설 활동들에 대해  

  각각의 정도 높은 건설물가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

② 시설물 종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물가지수의 작성주기도 차별화 될 필  

   요가 있다.

③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실제 건축여부와 관계없이 표준 건축물을 정하고 이  

   에 대한 설계내역서를 분석하여 지수작성 품목과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향후 보다 정확한 디플레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산출물가지수의 개발도 고  

   려해야 된다.

⑤ 기준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설계된 공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을 찾기 위해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이용을 고려해야한다.

⑥ 설계내역 표기형식의 불일치로 인한 내역분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표준화 작업이 향후 필요하다. 

⑦ 가격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자재는 다른 상품들보다 품목 및 품질  

   규격의 경계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⑧ 건설자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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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다. 

⑨ 매년 대한건설협회의 기성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소분류 시설물별 가중치  

   를 매년 변동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⑩ 건설물가지수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조사품목의 가격자료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⑪ 향후 보다 정확한 건설물가지수 산정을 위해서는 주요 노무직종에 대해 노  

   임을 매월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⑫ 향후 내역분석은 각 시설물별 공종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임되  

   어 내역자료의 분석과 그 투입구조의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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