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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1.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에 들면서도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새롭게 건축되는 주거형태는 여

전히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기존 단독주택지 재개발도 아파트 형식

의 개발 일색이다.특히 산지가 많은 부산지역은 경사지 기존주택지 부지를

재개발함에 있어 과감한 절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아파트 층수가 더 고층

화되고,주동의 형태가 판상형 위주에서 타워형으로 변하고 있으며,주차장

의 지하화를 통해 외부공간은 주민들의 휴식 내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들 재개발 아파트 개발형태의 새로운 방향은 사회적 기술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어 나름대로 긍정적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건축 계획적으로는 이러한 변화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주거환경의 변화는 적절한 단계에서 그 변화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다듬어야 하는 일은 상존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부산지역에서 건축되고 있는 재개발 아파트 단지

에 나타나는 계획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구체적으로는 주거단지 계획과

관련이 있는 각종 요인들에 대한 실태로서의 현황 및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

고자 한다.또 본 연구는 주동의 배치 및 형태유형별 특성이 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계획적 차원에서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같은 물음에

대한 실증적인 기초 연구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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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시 재개발 구역 등에서 개발이 진

행 중인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1)20개 단지 및 그에 속한 214개의 주동

에 대하여 각 단지의 대지의 유형,주동의 유형 및 기타 요인들의 유형,배

치 유형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한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1)대지의 유형적 구분으로는 대지면적,경사도,형태,평균고도,단지진입

출입구수,인공대지의 단(판)수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2)아파트 주동의 유형적 구분으로는 주동의 형태,최고 층수,층당 세대

수,단(판)당 평균 주동 수 등으로 구분하였고

3)이들 대지 및 주동의 유형적 구분에 부가하여 단지의 특성을 종합적으

로 이해하기 위하여 용적률,세대수,주동 수,지하층 면적비,세대당 주차대

수 등 기타 요인들을 유형적으로 구분하였다.

4)마지막으로 주동 배치 계획의 유형으로는 대지 순응형 배치,분산형,

집중형,절충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실태분석은 SPSS 버전분석기법을 이용해 각 인자들 간의 교차분석

(CROSSTABS)을 실시하여 대지유형별 ,주동 유형별,기타 단지계획 요인들

관계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특성을 파악 하였다.

1)2009년 12월 31일 현재 부산지역 재개발 추진 현황은 추진위원회 승인 54개소,정비구역지정 162개소,

조합설립인가 49개소,사업시행인가 43개소,관리처분인가 21개소,착공 중 8개소,사업완료 4개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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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제1장)
최근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독주택지 재개발 아파트의

개발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연구의 목적 (제1장)
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개발방향 중에서 주동의 형태 특성 및 배치 등을

파악하여 향후 아파트 주동형태 및 단지 배치수법 등의 기초 자료를

얻는데 있다.

이론적 고찰 (제2장)
-기존 연구동향 파악

-각 요인들의 유형적 분류

연구 내용

-대지유형 인자 관련

-주동유형 인자 관련

-기타 요인들 관련

-대지유형과 주동유형

-대지유형과 기타요인

-주동유형과 기타요인

유형별 계획 특성 

분석 : (제4장)

-대지의 유형

-주동의 유형

-기타 단지계획요인의 유형

-주동의 배치 유형

각 요인들의 유형별 

현황 : (제3장)

결론 : 제5장

그림 1-1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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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론적 고찰

2.1기존연구 동향

아파트 단지 주동의 배치 및 형태에 대한 관심은 아파트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배치계획의 특성으로는 다양한

배치방식들이 시도되었으며,최근에는 고층 타워형의 주동형태가 도입되면서

보다 더 다양해진 배치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부산지역에서는

경사지가 많은 관계로 경사지 아파트 단지의 계획적 특성에 대한 관심도 높

아지고 있다.

(1)주동의 배치 및 형태

정경예 등2)(1988.11.)은 아파트 단지의 배치계획 특성과 관련한 각 시대별

연구내용을 연구 논문의 편수로 비교한 연구에서,1950년대 및 1960년대 아

파트의 보급과 함께 주동의 배치계획 및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연구가 시작

되었고,1970년대에는 아파트 보급이 확대되면서 연구의 범위도 주동배치계

획,주동의 향 및 일조,동선계획,근․편익시설,외관 및 경관 등으로 확대

되었다고 하였다.또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와서는 주동배치 및 근․편익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 분야 연구의 양적 비중이 증대 하였고,

특히 1990년대 부터는 외관 및 경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등 시대별로 학문적 관심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심우갑 등3)(2001.10.)은 90년대 중반 이후 아

2)정경예,신용재,주택단지의 배치계획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회 학술발표논문

집 제5권1호,1988.11.pp.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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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탑상형 아파트 주동배치의 개념별 유형

을 주변 경관요소 대응형,단지 내 중심 공간 형성형,옥외공간의 증대를 통

한 단지 내 개방감 도입형,인간적인 스케일의 옥외공간도입을 통한 스카이

라인의 변화형,도시 가로에의 대응형 등 5가지로 분류하여 이해하고 있다.

특히 이들 탑상형 주거동이 판상형 주거동의 획일적 반복배치에 대한 대안

적 주동형식으로 도입되었지만 동일유형의 탑상형 주동이 반복배치 될 경우

똑같은 획일화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박몽섭 등4)(2003.8.)은 공공 아파트 현상설계에서 나타나는 주동형식에 대

한 연구에서 판상형 배치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주동형식이 나타남을 살폈다.

2세대에서 9세대까지의 폭넓은 범위의 세대별 결합방식에 따라 판상형 및

탑상형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합형식의 주동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

다.

정태일 등5)(2003.10)은 우리나라 경관관련 법․제도 및 계획 속에 나타난

경관유형과 제어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아파트 단지의 주동 배치방식과 형태

특성은 도시 및 단지주변의 경관관리상 주요한 제어요소로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성학6)(2008.6.)은 한국과 일본의 아파트 단지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디자인가이드라인이 갖고 있는 계획적 합의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한

국과 일본 양쪽 다 주동의 배치계획과 형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

3)심우갑,이정우,여상진,국내 아파트 단지에 적용된 탑상형 주거동의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제17권 10호.2001.10.

4)박몽섭,김형수,하재명,1990년대 이후 공공 아파트 현상설계에서 나타나는 주동형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19권8호,2003.8.
5)정태일,오덕성,우리나라 경관관련 법․제도 및 계획 속에 나타난 경관유형과 제어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19권10호,2003.10.

6)조성학,공동주택단지 디자인가이드라인이 갖고 있는 계획적 합의에 대한 고찰,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

획계,제24권6호.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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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원 또는 단지차원에서 모두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김성훈 등7)(2009.2.)은 집단별 의식조사를 통한 공동주택 외관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주택의 외관향상은 거주가치와 애착심을 높여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등 지속성 향상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특히 외관 향

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외관 차별화를 위한 입면

계획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으며,이들 다양성은 높이별 차별화와

같은 일률적인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지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주동의

형태 및 위치를 고려한 입면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형진 등8)(2009.8.)은 탑상형 주동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배치계

획은 대지규모,대지형상,주변지역의 조건,경사도 등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

고,주동의 형태는 2호 조합에서 4호 조합까지 나타나면서 평면 형태는 ㅡ,

ㅁ,L,Y,V자 등 9가지 분류되는 등 점차 다양해지지만 특이한 점은 복잡

해지는 평면 형태들도 일조 및 통풍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하

였다.

(2)경사지 아파트

평지 또는 경사지라는 지형적 특징은 그곳에 들어서는 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경사지 아파트 단지는 평지의 그것과 차별

화되는 무엇인가의 계획적 특성이 존재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설계의 각 종 이론적 접근은 평지 및 경사지를 구분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경사지아파트 단지가 갖는 또는 가져야할 계획적

특성 또는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7)김성훈,이경훈,공동주택의 지속성을 위한 외관향상방향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제

25권 4호,2009.4.

8)김형진,박찬규,김영석,행정중심도시 공동주택 설계공모안에 나타난 탑상형 주동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제25권 8호,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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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등9)(2002.10.)은 경사지의 경사도별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9%

이내의 경사도를 갖는 경사지는 평지와 유사한 방식의 아파트 계획방식이

적용될 수 있고 10%～19% 수준의 경사지는 경사지 아파트 계획의 특성을

살리기에 알맞은 경사도라고 하였다.또 20%이상의 경우는 평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의 건물과 배치기법이 요구되는 지형으로 보았다.

이봉현 등10)(2001.10.)은 경사면을 일반적인 기울기뿐만 아니라 요철(凹凸)

상태의 지형적 구분 및 남향 경사면,북향 경사면,등 경사지의 방위를 고려

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임주11)(2002.2.)는 경사지 공간특성 파악을 위한경사도 구분을 0～5도,

5～15도,15～45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평탄지,완경사지,급경사지로 구분

하고 있다.

오승섭 등12)(2000.10.)은 경사지의 테라스하우스를 도입한 아파트 계획에서

경사도가 H/D=1미만의 완만한 경사지 에서는 비적층 단상형의 아파트를,

H/D=1이상의 급한 경사지 에서는 적층 단상형의 아파트가 적합하다고 하

였다.

한편 경사지의 경사향은 아파트 주동의향과 관련해서 일조 및 조망 등과

관련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9)김형진,전수현,박찬규,경사도에 따른 경사진 아파트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추계 학

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제22권 2호.2002.10.

10)이봉현,김종인,경사지 주거건축의 공간구성방식과 이용방안에 관한연구,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

집,제21권 제2호,2001.10.27.

11)최임주,아파트단지 경사도에 따른 외부공간 구성의 시기별 특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제

18권 제2호,2002.2.

12)오승섭,김용성,경사지를 이용한 TerraceHouse형 아파트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학술발

표논문집,제20권 제2호,200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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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호 등13)(2000.4.)은 경사지 고층 아파트에서 남고북저형과 북고남저형

간의 일조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북고남저형이 남고북저형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평지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김석조 등14)(2006.9.)은 경사면의 향과 무관하게 아파트 주동의 향을

일조>조망 순으로 유리한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최근에는 경사지 고층아파트가 산지의 경관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규봉 등15)(2000.2.)은 아파트

단지의 길이,높이,입면적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지각적 경관 특성을 고

찰하고 있다.이러한 경사지 주택에 대한 관심은 경사지가 많은 부산지역에

서 더 활발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3)박수호,장승재,박춘근,경사지 고층 아파트 주동의 향에 따른 일조의식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학

술발표눈문집,제20권 제1호,2000.4.29.

14)김석조,신용재,일조의 유․불리로 본 판상형 비남향 아파트 주동의 주개구부 향에 관한 연구,대한건

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제8권 제3호,2006.9.

15)이규봉,김성곤,경사지 고층 아파트 단지의 시각적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눈문집,계획

계,제16권 제2호,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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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태 특성

타워형

(바지형)

주로 4세대조합 주동으로 구성

되며 각호의 독립성은 양호하나

4세대가 1개의 코어를 이용하므

로 코어의 구성이 복잡하고 일부

세대는 채광 및 통풍성에 불리한

경우가 있다.

간혹 2호 판상형과 결합된 형

태의 주동이 나타나고 있다.

2.2각 요인들의 유형화

2.2.1주동의 형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주동형식은 주거동의 장․단비에 따라 크게 판상

형과 타워형으로 구분하지만 어느 정도의 길이 이하를 타워형으로 볼 것인

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의된 바는 없다.16)그러나 행정부처별로 편리하

게 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예컨대,부산광역시 건축지침(2007.7.20

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형태가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1/2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다.본 연구에서도 주동평면의 장단 비가 1/2이상인 경우는 타워형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주동의 형태를 타워형(바지형),타워형(나비형),타워형(+

자형),L자형,판상형,판상형(절곡형)등 6가지 형태로 유형적 분류를 실시

하였으며,각 형태별 주동의 계획특성은 그림 2-1과 같다.

16)김형진 ,박찬규,김영석,행정중심도시 공동주택 설계공모안에 나타난 탑상형 주동의 계획적 특성에 관

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제25권 제8호,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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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태 특성

타워형

(나비형)

일반적으로 4세대조합 주동으로

결합되며 4세대가 하나의 코어를

이용하는 방법과 코어를 분리하

여 2세대당 1개의 코어를 이용하

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지며 타워

형(바지형)보다 발전된 평면형태

로서 각 세대별 채광 및 통풍이

양호하고 또한 각 주동의 외부

환경이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다.

타워형

(+자형)

각 세대 당 통풍․채광 등에 유

리하나 대지의 효율적 이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단지에는 잘

사용되지 않으나 단지의 동수가

적은,비교적 소규모 단지에는 사

용된다.

L자형

일반적으로 3호 또는 4호 조합

으로 구성되며 각 세대별 일조나

통풍에 무리가 없고 E.V홀이 외

기에 면할 수 있다.

판상형

각 세대당 일조,통풍 등에 유

리한 형태로서 2호 또는 4호,6호

조합등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는 주동의 형상이다.

최근에는 타워형 형태의 주동과

혼합되어 사용된다.

판상형

(절곡형)

대지 형상에 따라 가끔씩 변형

된 판상형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 2-1주동의 형태별 분류



구 분 각도로 표현(30°) 분수로 표현 (1/4) 퍼센트로 표현(25%)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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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지의 경사도

주택단지계획에서 대지의 경사정도는 주동의 배치 형태나 단지 내 도로

체계,주차장 진입계획 뿐만 아니라 단지의 내․외부 공간 형성,단지 내 놀

이터의 위치결정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이들 대지의 경사도별 계획특

성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임주17)는 ‘아파트 단지 경사도에 따른 외부공간 구성의 시기별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공간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경사도 구분을 0～5°,5～15°,

15～45°로 분류하여 각각을 평탄지,완경사지,급경사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의 노테키타카오18)는 4°,4～10°,10～18°,18～30°,30～45°,45°이상으

로 분류하여,각 경사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경사도(대지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그림 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퍼센트로 표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경사도 구분을 3%미만,3～6%미만,6～9%미만,

9～12%미만,12%이상의 5단계로 분류하였다.

그림 2-2 대지의 경사도 표현방식

17)최임주,아파트단지 경사도에 따른 외부공간 구성의 시기별 특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제18

권 제2호,2002.2.

18)김형진외 4인,경사도에 따른 경사지 아파트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학술발

표대회논문집,제1권 1호,2005.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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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인공대지의 단(판)수

경사진 대지는 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절․성토 등의 과정을 거치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이때 절․성토 후 인공적으로 조성된 레벨이 다른 부

지를 인공대지의 단(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대지 규모 및 경사도에 따라

적정 수의 단을 조성하게 된다.2층 단에서 5층 단까지의 사례를 <그림

2-3>과 같이 나타낸다.

2층단 예시 3층단 예시

4층단 예시 5층단 예시

그림 2-3인공대지 판의 분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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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대지 형태

대지의 평면적 형태 또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주동

의 배치 계획 특성과 관련하여 주동 형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목

적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방형 및 부정형의 2가지로 구분하여 고찰

하고자한다.방형은 질서 정연하게 획일적 방식의 주동 배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부정형은 예각 모퉁이 부분이 생겨나기 쉬워 질서정

연한 주동 배치방식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불리한 대지형태로 받아들여지

기 쉽다.

그러나 이들 부정형 대지도 주동형태를 다양하게 검토하거나 배치방식을

다양하게 검토할 경우 대지 형태에 순응하는 적절한 배치형태와 주동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2.2.5주동 배치

아파트 단지계획에서 주동의 배치유형에 대한 검토 또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의 특

성은 다음과 같다.

1)대지 순응형 배치

일반적으로 주동의 배치는 대지 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에 순응하

는 방식으로 대지규모가 작으면서 좁고 긴 대지 등에서 주동의 배치가 한

열 또는 두 열로 밖에 배치되는 형태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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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대지 순응형 배치 개념도

그림 2-5 분산형 배치 개념도

2)분산형 배치

분산형은 대지의 형태에 관계없이 주동의 배치 질서가 강하게 반영되는

방식으로 각 주동의 배치형태를 종․횡방향으로 열을 지어 배치하는 방식으

로서 흔히 말하는 ‘바둑판’모양의 배치방식을 일컫는다.이 방식은 각 아파

트 주동들이 갖는 외부 환경적 특성들을 비교해 볼 때 주동의 주변 여건들

이 대부분 균등하게 구성되는 있으나 아파트 배치형태가 획일적인 모습을

띄기 싶다는 단점도 있다.70년대,80년대 중층규모 판상형 아파트 배치형태

가 대부분 이러한 분산형 배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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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집중형 배치 개념도

3)집중형 배치

집중형은 각 주동들의 배치를 획일적 형태로 배치하지 않고 주로 단지규

모에 맞는 특정 공동 외부공간(마당)을 만들고 이들 외부 공동마당을 중심으

로 주변에 주동을 분산하여 배치하는 ‘위요식’배치방식으로서 각 주동들은

종,횡방향 어느 방향으로도 직선적 줄을 짓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따라서

이들 주동배치에서는 각 주동이 갖는 주변 아파트 내․외부 환경과의 관

계가 다양하고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공동의 마당을 1개로 계획할 경우 대지의 중심부에 공동마당을 둘 지 아

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두어야 할 지 등의 문제가 검토된다.또 몇 개의 공동

마당이 필요한 큰 규모의 단지에서는 각 공동마당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이들 배치유형은 아파트 주동의 평면형태가

판상형에서 타워형으로 바뀌면서 90년대 이후 고층 아파트단지에서 자주 나

타나는 유형이다.

4)절충형 배치

2000년대 접어들면서 아파트가 도시의 경관을 망가뜨리는 큰 원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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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절충형 배치 개념도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아파트 주동배치에서 경관회랑의 확보를 요구하

게 되는 등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하여 주동의 배치형태에 시각회랑이 반영된 유형을 ‘절충형(위요식)

배치’라고 한다.

이 유형은 지금까지의 분산형과 집중형과는 달리 단지 주변의 자연경관이

좋은 방향으로 시선을 열 수 있도록 주동배치를 하는 방식이다.따라서 지금

까지의 분산형 또는 집중형과는 다소 다른 형태를 갖게 된다.예컨대 분산형

의 특징처럼 횡․종 두 방향의 주동 줄 세우기를 못하고 한쪽 방향만 줄을

세우고 그 사이로 시각적 통로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분산형 배치와 집중형 배치와는 달리 단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방향으로

시선을 열어 주동 배치를 하는 방식이다.아파트 단지가 더욱 개방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 주동간의 간격도 줄을 세운 같은 줄에서 인접 주동간의 간격은

좁고,이들 줄과 교차하는 주동들 간의 간격은 넓어지는 특성을 갖는다.따

라서 얼핏 분산형의 질서를 갖는 것 같지만 일부 변형된 질서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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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주동 평면

주동 평면별 유형은 주동의 층별 세대 단위 수에 따라 2호조합,3호조합,

4호조합,5호조합 등 일반적 구분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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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대지의 유형 주동의 유형

대지

면적

(m
2
)

대지

경사도

(%)

대지

형태

평균

고도

(m)

출입구

수

인공

대지단

(판)수

형태
최고

층수

층당

세대수

판당

평균

주동수

1 53,600 3.3 방형 39.2 2 3

타(바)-4

타(나)-6

판-5

28
4호-10

2호-5
5/8/2

2 45,864 2.3 방형 27.3 1 4

타(나)-3

L-7

판-2

27
4호-5

2호-7
6/2/3/1

3 51,434 14 방형 58.4 2 6
타(나)-8

L-1
31

6호-1

4호-8

1/1/1/

1/2/3

4 60,880 11.3 부정형 54 3 4

타(바)-6

타(나)-3

L3

판-3

28

6호-1

4호-9

3호-3

2호-2

7/3/5

5 50,050 7.7 부정형 42.9 2 8

타(바)-4

타(나)-5

판-2

28
4호-9

2호-2

1/1/2/1

2/1/1/2

6 82,688 2.7 방형 14.3 3 3
타(바)-12

판-7
28

4호-13

2호-6
5/11/3

7 41,996 3.3 방형 24.2 1 2
타(나)-6

판-2
29

4호-6

2호-2
4/4

3.각 요인들의 유형별 현황

3.1조사대상 아파트 개요

아파트 단지 주동의 배치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서 대지 관

련인자,주동관련 인자,기타 요인들 인자 등 조사 대상 아파트 단지의 현황

은 <표 3-1>,<표 3-2>와 같다.

표 3-1조사 대상 단지 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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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5,160 8.9 방형 44 2 2

타(바)-1

타(나)-1

판-4

30
4호-2

2호-4
3/3

9 25,289 4.3 부정형 42.5 2 4
타(나)-4

판-3
30

4호-5

2호-2
1/4/1/1

10 44,588 1.3 부정형 33.5 1 3
L-3

판-8
25

4호-7

3호-3

2호-1

2/3/4/2

11 33,159 7.2 부정형 31 2 4
타(바)-3

판-4
30

7호-1

4호-6
2/2/1/2

12 45,745 1.0 부정형 13.5 2 2 타(나)-10 25 4호-10 4/6

13 23,400 9.1 방형 51.2 2 4
타(바)-3

판-4
23

4호-3

2호-4
2/1/2/2

14 26,402 8.3 부정형 60 1 7
타(나)-7

판-1
25 4호-8

1/1/2/1

1/1/1

15 25,800 3.3 부정형 58.5 2 1
타(나)-4

판-2
32

5호-1

4호-4

2호-1

6

16 16,575 2.6 부정형 14.6 1 2
타(바)-2

타(+)-1
34

5호-2

4호-1
1/2

17 20,623 5.1 방형 21 3 2 L-5 33 4호-5 2/3

18 48,500 5.5 방형 30.2 2 3
타(바)-8

판-4
28

4호-8

2호-4
7/3/2

19 37,644 1.0 방형 22 3 2
타(나)-4

판-8
26

6호-1

4호-11
8/4

20167,780 1.0 방형 37 6 5

타(바)-8

타(나)-13

L-1

판-9

33

10호-1

5호-2

4호-24

2호-4

8/2/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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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기타 요인들의 유형 주동의 배치 유형

용적률

(%)
세대수 주동수

지하층

면적비

세대 당

주차대수

대지

순응형
분산형 집중형 절충형

1 214.67 1125 15 29.36 1.1 ○

2 253.31 868 12 32.33 1.6 ○

3 234.98 1003 9 30.52 1.4 ○

4 237.36 1233 15 27.93 1.4 ○

5 210.71 933 11 31.54 1.1 ○

6 282.13 1677 19 26.33 1.6 ○

7 275.73 759 8 16.35 1.4 ○

8 291.56 366 6 30.93 1.4 ○

9 215.13 564 7 27.38 1.2 ○

10 219.99 836 11 22.74 1.2 ○

11 267.38 639 7 28.46 1.5 ○

12 210.72 1059 10 28.71 1.2 ○

13 208.48 361 7 36.71 1.6 ○

14 290.28 630 8 29.18 1.3 ○

15 246.16 552 6 29.53 1.3 ○

16 ․ 500 3 25.55 1.9 ○

17 ․ 590 5 30.51 1.9 ○

18 252.89 898 12 33.77 1.6 ○

19 268.27 937 12 30.69 1.2 ○

20 261.96 3552 31 26.04 1.4 ○

표 3-2 조사 대상 단지 현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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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대지 규모별 현황

3.2대지 유형별

3.2.1대지 면적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의 대지면적은 단지의 세대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대지면적 50,000㎡이상이 30%(6/20사례)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70,000㎡ 이상 대규모 단지도 10%(2/20사례)로 나타나

고 있으며 평균 대지면적 규모는 약 45,858㎡으로 나타난다.

이는 1975년～1999년까지의 부산시내 아파트 단지 평균 면적인 16,799㎡보

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수치로서 단지의 규모가 대형화 된 것을 반영한

결과이며,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형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

구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19)

19)손태민,강태욱,부산시 아파트 개발 및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제16권 6

호.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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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대지 경사도별 현황

3.2.2대지의 경사도

부산은 지형적으로 산이 많고 평지가 적은 도시이며 경사지에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아파트 부지의 경사도는 쾌적한 주거의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지조성 시 매

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연구대상의 재개발 아파트단지 또한 경사지

에 많이 계획되고 있으며,조사결과 경사도는 6%미만이 65%(13/20사례)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6%이상의 대지도 35%(7/20사례)나 되어 적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3.2.3대지의 형태

부산은 타 도시에 비해 토지이용에 있어 개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

다.8․15해방,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무계획적인 도시의 발달로 인한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한 반면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이후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전무한 실정이다.20)

20)권영민.조성기,부산시 도시 주거지의 입지 특성에 따른 유형별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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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대지 형태별 현황

조사대상 단지의 대지의 형태유형은 방형 형태가 55% (11/20사례)이며 부

정형의 비율이 45%(9/20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부산시내에서 재개발되고 있는 대다수의 단지가 1960～70년대

에 형성된 불량단독주택지 등 무분별한 도시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부정형의

주거단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3.2.4대지의 평균고도

주택단지의 평균고도가 높으면 대지조성 비용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리

해 질 수 있다.뿐만 아니라 고도가 높은 경사지 또는 해안가의 대지인 경우

인접하는 자연경관이 주거지의 주동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진다.

즉,주변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의 개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

이다.부산은 평지보다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주거지가

산지 위주로 개발되어 있어,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주동 배치 계획도 이러한

어려움을 안게 된다.

부산의 도시계획 면적 중 개발제한 구역을 포함한 녹지지역은 전제의

68.2%이고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구역은 18.6%에 불과하며 이 중 주거지역

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본 조사 대상의 재개발 단지는 평균 고도 40～

논문집,계획계,제16권 11호.2000.11.



- 24 -

그림 3-4대지 평균고도별 현황

그림 3-5단지진입 출입구 수별 현황

60m 미만이 약 40%(8/20)이며,60m이상의 지역도 5%로 나타나고 있다.

3.2.5단지진입 출입구 수

단지진입 출입구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로 구분이 가능하며,이들 출입구

의 위치 및 개수는 단지의 열린 공간의 위치 및 개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하며,이러한 변수들은 주동의 배치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본 조

사대상 아파트 단지는 2곳의 개구부를 갖는 단지가 가장 많고(50%),그 외

1곳(25%),3곳(20%)의 개구부를 갖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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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인공대지 단(판)의 개수별 현황

3.2.6인공대지의 단(판)의 개수

아파트 주동의 배치계획에서는 주동의 배치와 더불어 단지 내의 도로설치,

지하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의 원활한 배치를 위하여 노력하며,경사대지의

경우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인공대지의 단(판)으로 구획하여 부지를 조성

하게 된다.

경사대지는 대지의 고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지형적 요소로서 아파트

입지와 고도체계,아파트 단지의 내․외부 공간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다.21)

이들 경사지 대지의 인공판수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는 2～4개

의 인공판을 조성한 경우가 80%(16/20사례)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1)최임주,아파트 단지 경사도에 따른 외부공간 구성의 시기별 특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18권 2호.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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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비율

대지면적
3만㎡ 미만 3만㎡이상～5만㎡미만 5만㎡～7만㎡미만

7～9만
㎡미만

9만㎡
이상

대지경사도
3%미만 3%이상～6%미만 6%～9%미만 9～12%미만 12%이상

대지형태
방형 부정형

대지평균고도
20m이상 20m이상～40m미만 40m～60m미만

60m～
80m
미만

단지진입

출입구수

1개소 2개소 3개소 5곳
이상

인공대지의

단(판)수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이들 각각의 대지 유형별 실태를 하나로 묶어 나타낸 것은 <표3-3>과

같다.이를 통해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의 대지 특성은 각 유형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이러한 다양한 구성실태를 통해 유형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3대지의 유형별 및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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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주동의 평면 형태별 현황

3.3주동의 유형별 현황

3.3.1 주동의 평면형태

2000년대에 이전 아파트 단지의 주동의 형태는 一자 형태의 ‘판상형’이 주

류를 이루었으나 단지의 고층화․대형화에 따라 변형된 새로운 주동의 형태

가 나타나게 된다.토지의 효율적 이용,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등에 따라 타워형 (바지형,나비형,+자형)이 생겨나게 되었

다.

본 조사대상의 아파트 단지의 주동 평면 형태는 타워형이 전체의 55%(117/214)

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상형도 30%(64/214)로 나타나고 있다.

3.3.2주동의 최고층수

아파트 층수의 변화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우수한 조망권,시공기술의 발

달,단지의 고급화․대형화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본 조사대상 아파트는 2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대부분(95%,19/20사

례)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33층 이상도 15%(3/20사례)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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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주동의 최고층수별 현황

그림 3-9주동의 층 당 세대 수별 현황

이것은 2000년대 이후 단지의 브랜드화,고급화,대형화에 따라 층수도 초

고층 아파트가 선호되고 있는 현실적 선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3.3.3주동의 층당 세대수

주동의 층당 세대수는 주동의 매스와 관련을 갖는 중요 요소이다.동일한

세대수를 주동에 담는 방식 중에서 층당 세대수가 많으면 주동의 층수가 줄

고 층당 세대수가 적으면 층수가 높아지는 관계를 갖는다.

본 조사대상 아파트는 1층당 4호조합인 동수가 70%(148/214)로서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5호조합 이상은 7%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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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인공 단(판)당 평균 주동 수별 현황

이는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시,1개 층당 4호조합 이하로 하라는

행정지도 내지 지침적 성격의 규제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또한 단지의

입지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대다수의 단지에서 표준 주거동을 반복 배치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3.4인공 단(판)당 평균 주동수

인공 단(판)당 평균 주동 수는 1개가 40%(8/20),2개가 5%,3개가 10%이

다.



- 30 -

항목별 비율(%)

주동의 형태
타워형-바지형 타워형-나비형 타워형

-+자형
L자형 판상형

최고층수

25층
미만

25～28층 29～30층 33층 이상

층 당

세대수

2호조합 3호
조합

4호조합 5호
조합

인공단(판)당

평균주동수

1동 2동 3동 4동 5동이상

아파트단지 주동배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주동의 유형별 특

성으로는 주동의 형태,최고층수,층 당 세대수,인공 단(판)평균 주동 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이들 각 주동 유형별 각 항목 구성 비율을 종합

적으로 나타낸 것이 <표 3-4>와 같다.이것에 의하면,조사대상 아파트 주

동은 각 유형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이러한 다양한 주동 유형별 구

성실태는 향후 진행될 실태분석의 자료로서 유의미한 현황이다.

표 3-4 주동의 유형별 및 구성비율

3.4기타 요인들의 유형별

3.4.1용적률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은 아파트의 개발밀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며

단지의 규모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기준 용적률은 경

관관리구역은 210%,주거관리구역은 220%,주거정비구역은 240%,개발유도

구역은 260%로 되어있다.

또한 사업부지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또는 공원 등으로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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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용적률별 현황

시에는 일정한 부분의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본 조사 대상의 사례에 보면 240～280%가 45%(9/20사례)로 나타나며

280%이상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가능한 높은 용적률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반영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4.2세대수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는 단지의 대지면적과 함께 단지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단지의 대형화에 따라 9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40%(8/20사례)로 나타나고 있으며 500세대 미만은 10%에 불과하다.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의 평균 세대수는 1단지당 954세대로 나타나고 있으

며 이는 1995～1999년 사이의 1단지당 526세대보다 단지당 세대수가 급격히

늘어나 단지의 대형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22)

3.4.3주동 수

22)손태민,강태욱,부산시 아파트 개발 및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제16권 6

호.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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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세대 수별 현황

그림 3-13 주동 수별 현황

아파트 단지의 동수는 아파트 단지의 대지면적의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

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단지의 대형화에 따라 동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

사례 중 12동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40%(8/20)이며 16동 이상인 초대형

단지도 10%이상 나타나고 있다.

3.4.4지하층 면적비 (지하층 면적 /연면적)

2000년대 이후 아파트 단지의 고급화,브랜드화 등에 따라 단지 내 지상부

분은 녹지공간조성,주민휴게공간으로 이용되었고,지상 주차 공간의 대부분

이 지하화 함에 따라 지하층 면적비율(지하층면적/연면적)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으며 조사 사례 중 지하층 면적비율이 30～35%가 35%(7/20사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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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m
2
)

주차장 설치기준 (대/m
2
)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

시 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 지역

기타 지역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이상 1/65 1/70 1/75 1/85

그림 3-14지하층 면적비별 현황

타나고 지하층 면적비율이 35%이상 되는 단지도 5%로 조사되었다.

3.4.5세대 당 주차대수

1990년대 이후 자동차 대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주차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관련 법규로 정비하였다.아래의 <표 3-5> 는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

정에 의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

고 있다.

표 3-5 주차장 설치기준 (1996.6.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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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세대 당 주차대수별 현황

항목별 비율

용적률
220%미만

220～
240%
미만

240～260%미만 260～280%미만 280%이상

세대수

500세대
미만 500～700세대미만

700～900세대
미만 900～1,100세대미만

1,100세대
이상

주동 수
5동이하 6～8통 9～11동 12～15동

16동
이상

지하층면적

비율

20%
미만

20～
25%
미만

25%～30%미만 30～35%미만
35%
이상

세대 당

주차대수

1.1～1.3대 미만 1.3～1.5대 미만 1.5～1.7대 미만 1.7～1.9대
미만

조사대상단지의 40%가 세대 당 1.3～1.5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였으며 1.7

대 이상인 단지도 15%(3/20사례)로 파악되었다.

아파트 단지 주동배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기타단지 계획 요인

들의 유형별 특성으로는 용적률,세대 수,주동 수,지하층 면적비율,세대 당

주차대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들 유형별 각 항목구성을 종합적으로 나

타낸 것이 <표 3-6>과 같다.

표 3-6기타단지계획 요인들의 유형별 및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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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사례 단지

대지 순응형
2단지 4단지 8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 15단지 17단지 19단지(55%)

분산형 1단지,3단지,5단지,18단지(20%)

절충형 6단지,7단지 ,9단지,16단지,20단지(25%)

집중형 사례없음(0%)

3.5배치 유형

최근 개발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주동의 배치 형태는 타워형 혹은 판상

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타워형과 판상형이 혼합하여 배치되는 경우도 나

타난다.

타워형 주동만으로 배치하였을 경우 단지 외관이 단조롭고 대지주변의 자

연환경 및 인공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일조 및 채광․통풍에 양호하며 경제적인 판상형 주동과 절

충하여 배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분양성 등에서 유리하여 타워형 주동과

판상형 주동을 혼합 배치하는 형태가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대상 아파트 단지 주동의 배치 유형별 실태는 <표 3-7>와 같다.

대지 순응형이 55%로서 가장 많고,절충형이 25%,분산형이 20%이다.특이

점은 집중형의 주동 배치 방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조사 사례에

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7주동의 배치형태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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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실태분석 개념도

4.유형별 계획 특성 분석

아파트 단지 주동의 배치특성 및 형태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 앞서 실태조사에서 살펴 본 대지의 유형별,주동의 유형별,기타 단

지계획 요인들 유형별 항목들 각각 인자들 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관계를 분석코자 한다.이들 분석대상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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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유형별 주동유형별 기타요인별

A-1A-2A-3A-4A-5A-6B-1B-2B-3B-4C-1C-2C-3C-4C-5

대지

유형

별

A-1

A-2

A-30.7160.620

A-4 0.396

A-5 0.568

A-60.5890.1720.595

주동

유형

별

B-1

B-20.2830.1140.778 0.669

B-3

B-40.6120.5460.672 0.413 0.890

기타

요인

별

C-10.0280.1350.912 0.129 0.555 0.748

C-2 0.712 0.105 0.0160.308

C-3 0.309 0.02

C-40.934 0.377 0.672 0.024 0.7050.056

C-5 0.209 0.115 0.5680.620 0.609

범례:상기표 에서 은 집중분석대상으로, 부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내용

이들 분석 대상 인자들 간의 교차분석 내용은 <표 4-1>과 같으며 이들

중 유의 수준이 적정수치23)이상으로 나타나는 인자들 간의 간계를 대상으

로 교차 분석된 내용을 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4-1 분석 대상 교차 인자들 간의 P값

23)일반적으로 유의성 분석은 P=0.01(99%)수준 또는 P<0.05(95%)수준 정도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나 본 연구에서는 P=0.2까지를 유효한 정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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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인공 단(판)수
1～3%미만 3～6%미만 6～9%미만 9～12%미만 12% 이상 계

1층단 - 1 - - - 1(5%)

2층단 4 2 1 - - 7(35%)

3층단 1 2 - - - 3(15%)

4층단 2 1 1 2 - 6(30%)

5층단 - - 2 - 1 3(15%)

계 7(35%) 6(30%) 4(20%) 2(10%) 1(5%) 20(100%)

λ²=21.17,d.f=16,p=0.172

4.1대지유형 관련

4.1.1인공 단(판)수와 대지 경사도

인공 단(판)수와 대지의 경사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4-2>과 같

다.

인공 단(판)수가 4층단 이상인 경우 경사도가 높을수록 단지의 수가 증가

하고,인공 단(판)수가 5층단 이상인 경우 대지의 경사도가 높은 단지일 때

나타난다.이와 같이 대지의 경사도가 높을수록 인공 단(판)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4-2바닥판수와 대지의 경사도 관계분석

4.1.2최고 층수와 경사도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 주동의 최고층수와 대지의 경사도와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4-3>과 같다.경사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층수가 높은 단지

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사도가 높아질수록 층수가 높은 단지의 수가 줄

어드는 경향을 보인다.이는 아파트 단지의 대지가 완만한 경사일 경우 급경

사를 이루는 대지보다 부지 및 택지조성의 비용이 낮아지는 등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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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최고 층수
1～3%미만 3～6%미만 6～9%미만 9～12%미만 12%이상 계

25층 - - - 1 - 1(5%)

25층～28층 5 2 2 1 - 10(50%)

29층～32층 0 3 2 - 1 6(30%)

33층 이상 2 1 - - - 3(15%)

계 7(35%) 6(30%) 4(20%) 2(10%) 1(5%) 20(100%)

λ²=18.06,d.f=12,p=0.114

대지면적

용적률

1만～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7만㎡

미만

7만～9만㎡

미만
9만 이상 계

220% 미만 1 1 2 - - 4(20%)

220～240% 미만 - - 2 - - 2(10%)

240～260% 미만 2 2 - - - 4(20%)

260～280%미만 - 4 - - 1 5(25%)

280%이상 4 - - 1 - 5(25%)

계 7(35%) 7(35%) 4(20%) 1(5%) 1(5%) 20(100%)

λ²=28.42,d.f=16,p=0.028

표 4-3최고층수와 경사도 관계분석

4.1.3용적률과 대지면적

용적률과 대지면적과의 관계는 <표 4-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용적률이 220%미만인 단지의 대지면적은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되어있음

을 볼 수 있으나 용적률이 260～280%이상인 단지는 대지면적이 큰 경우보

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특히 용적률 280%이상인

단지는 대지면적이 30,000㎡미만의 소규모 단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결과는 개발업자는 대지면적이 적을수록 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

코자 하는 등 높은 용적률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된다.

표 4-4용적률과 대지면적 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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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최고 층수
500세대미만

500～700

세대미만

700～900

세대미만

900～1,100

세대미만

1,100세대

이상
계

25층 1 - - - - 1(5%)

25층～28층 - 1 3 3 3 10(50%)

29층～32층 1 3 1 1 - 6(30%)

33층 이상 - 2 - 1 - 3(15%)

계 2(10%) 6(30%) 4(20%) 5(25%) 3(15%) 20(100%)

λ²=18.37,d.f=12,p=0.105

4.2주동 유형 인자 관련

4.2.1최고층수와 단지 세대수

<표4-5>와 같이 최고층수 25층 미만인 경우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로 나타나고,최고층수가 25～28층인 경우 중 중대형 규모의 단지에서 골고

루 분포되고 있다.현재 부산지역에서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의 보편적인 주

동의 층수와 비슷한 내용으로서 차별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33층 이상 층수가 500세대～700세대규모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주동의 최고층수와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와의 관계는 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할 수 있다.

표 4-5최고층수와 단지 세대수 관계분석

4.2.2최고층수와 세대 당 주차대수

최고층수와 세대 당 주차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4-6>과 같이

파악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면 최고층수 25층～28층인 경우 세대 당 주차대수가 1.1～

1.3대 미만의 단지가 가장 많이 분포되고 있으며,29～32층인 경우 세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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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주차대수

주동의 층수

1.1～1.3대

미만

1.3～1.5대

미만

1.5～1.7대

미만

1.7～1.9대

미만
2대 이상 계

25층 - - 1 - - 1(5%)

25층～28층 4 3 2 1 - 10(50%)

29층～32층 1 4 1 - - 6(30%)

33층 이상 - 1 - 2 - 3(15%)

계 5(25%) 8(40%) 4(20%) 3(15%) - 20(100%)

λ²=14.20,d.f=12,p=0.115

주차대수가 1.3～1.5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33층 이상 초고층인 경우 세대 당 주차규모가 1.7～1.9대 정도로 다

른 최고층수의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주차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33층 이상 초고층일 경우에는 세대 당 전용면적이 큰 대형평수 위

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되는 결과이다.

표 4-6최고층수와 세대 당 주차대수 관계분석

4.3기타 요인별 관련

4.3.1용적률과 대지의 종단고저차

아파트 단지의 개발밀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인 용적률과 대지의 종단

고저차와의 관계는 <표4-7>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용적률이 220%미만인 단지는 대지의 고저차가 10m미만보다 10～30m미만

인 단지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용적률 260%이상인 단지에서

는 대지의 종단고저차가 10m미만인 단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지의 고저차가 높을수록 용적률이 낮게 나타나며 대지의 고저차가

비교적 완만한 경우 높은 용적률을 얻을 수 있는 등 대지의 고저차는 단지

계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용적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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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고저차

용적률
10m미만 10～20m미만 20～30m미만 30～40m미만 40m이상 계

220% 미만 1 1 2 - - 4(20%)

220～240% 미만 - - - 1 1 2(10%)

240～260% 미만 1 3 - - - 4(20%)

260～280%미만 3 1 1 - - 5(25%)

280%이상 3 1 1 - - 5(25%)

계 8(40%) 6(30%) 4(20%) 2(10%) 1(5%) 20(100%)

λ²=26.91,d.f=16,p=0.042

대지면적

지하층면적비

1만～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7만㎡

미만

7만～9만㎡

미만
9만 이상 계

20% 미만 - 1 - - - 1(5%)

20～25% 미만 - 1 - - - 1(5%)

25～30% 미만 4 2 2 1 1 10(50%)

30～35%미만 2 3 2 - - 7(35%)

35%이상 1 - - - - 1(5%)

계 7(35%) 7(35%) 4(20%) 1(5%) 1(5%) 20(100%)

λ²=8.44,d.f=16,p=0.934

표 4-7용적률과 대지의 종단고저차 관계분석

4.3.2지하층 면적비와 대지면적

지하층 면적비와 대지면적과의 관계는 <표 4-8>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대지면적이 적은 경우 (1만～3만㎡)지하층 면적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

우가 많으나,지하층 면적 비중은 25～30% 미만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등이 특징이다.

이는 지하층을 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특성상 대지면적

이 적을수록 주차에 필요한 경사로,주차통로 등 지하 주차장의 면적이 증가

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표 4-8지하층 면적비와 대지면적 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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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주차대수

바닥판수

1.1～1.3대

미만

1.3～1.5대

미만

1.5～1.7대

미만

1.7～1.9대

미만
2대 이상 계

1층단 - 1 - - - 1(5%)

2층단 2 2 1 2 - 7(35%)

3층단 2 - - 1 - 3(15%)

4층단 1 2 3 - - 6(30%)

5층단 - 3 - - - 3(15%)

계 5(25%) 8(40%) 4(20%) 3(15%) - 20(100%)

λ²=15.62,d.f=12,p=0.209

4.3.3바닥 단수와 세대 당 주차대수

인공대지의 바닥 판의 단수와 세대 당 주차대수의 관계는 <표 4-9>과 같

다.2층단일 경우 세대 당 주차대수의 1.1～1.3대,1.7～1.9대 구간의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4층단일 경우 세대 당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바닥판의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인공으로 조성된 바닥판의 하부

는 주로 지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경사부지에 조성된 인공바

닥판의 수는 세대 당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결과

이다.

표 4-9바닥 단수와 세대 당 주차대수 관계분석

4.3.4주동배치 유형과 대지면적

주동의 배치 유형과 대지면적과의 관계는 대지면적이 50,000m
2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서 대지순응형 배치가 45%(9/20사례)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중형 배치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또한 절충형의 배치

는 대지 규모에 관계없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것을 통해

대지면적이 작은 단지 일수록 대지의 형태에 순응하는 아파트 주동배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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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주동배치유형

1만～3만m2

미만

3만～5만m2

미만

5만～7만m2

미만

7만～9만m2

미만
9만m

2
이상 계

대지순응형 5 4 2 - - 11(55%)

분산형 - 2 2 - - 4(20%)

집중형 - - - - - -

절충형 2 1 - 1 1 5(25%)

계 7(35%) 7(35%) 4(20%) 1(5%) 1(5%) 20(100%)

λ²=12.04,d.f=8,p=0.149

태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10주동 배치 유형과 대지면적 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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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종합고찰

4.4.1현황 요약

(1)조사대상 아파트 단지의 대지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지규모별로는 30,000m2 미만이 35%(7/20사례)이며 30,000m2～50,000m2

미만이 35%(7/20사례)이다.50,000m
2
～70,000m

2
미만이 20%이며 70,000m

2

이상 대규모 단지도 10%(2/20사례)나 되며 평균 대지면적은 약 45,858m
2
이

다.

대지의 경사도별로는 경사도 6% 미만의 비교적 완만한 대지가 65%

(13/20사례)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경사도 9%이상의 비교적 경사

도가 높은 단지도 15%(3/20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지의 형태별로는 방형과 부정형이 각각 55%(11/20사례),45%

(9/20사례)로 나타났으며 평균고도는 고도 20m미만이 20%(4/20사례),20m～40m

미만이 40%(8/20사례),40m～60m 미만이 35%(7/20사례)이고 60m～80m 미

만이 5%(1/20사례)이다.

그리고 단지 진입 개구부 수별로는 그 곳의 개구부를 갖는 단지가 가장

많으며(50%)그 외 1곳(25%),3곳(20%)의 개구부를 갖고 있다.

한편 인공대지 단(판)의 수는 2～4개의 인공 단(판)을 조성한 경우가

85%(17/20사례)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주동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평면 형태별로는 타워형이 전체의

55%(117/214사례)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상형 또한 30%(64/214

사례)를 차지하고 있다.

주동의 최고층수로 2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95%,19/20사례)그 중 25층～28층이 전체의 50%(10/20사례)이며,특히

33층 이상도 15%(3/20사례)를 차지한다.

그리고 층 당 세대 수 별로는 4호조합인 동 수가 70%(148/214사례)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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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5호조합 이상도 6%나 된다.

인공 단(판)당 평균 주동 수는 주동의 수가 1개가 40% (8/20사례),2개가

5%,3개가 10%이다.

(3)기타요인별 요소인 용적률 부분에서는 용적률 220% 미만이 20%

(4/20사례),220%～240% 미만이10%,240%～260% 미만이 20% 그리고

260%～280% 미만이 25% 그리고 280% 이상이 25%(5/20사례)이며,세대수

는 9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40%(8/20사례)로서 가장 많으며 500세대 미만

은 10%에 불과하다.이들의 평균 세대수는 954세대이다.

한편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의 주동의 수는 12개 주동 이상의 대규모 단지

가 40%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16동 이상인 초대형 단지도 10%(2/20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지하층 면적비는 지하층 면적비 (지하층면적/연면적)가 25%～30%미만

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50%,10/20사례)지하층 면적 비율이 35% 이상이 되

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5%)

그리고 세대당 주차대수 별로는 1.3～1.5대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고

(40%),1.7대 이상인 단지도 15%(3/20사례)나 되었다.

(4)주동의 배치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대지 순응형이 55%로 가장 많고

절충형이 25%,분산형이 20%이다.특이한 점은 집중형의 주동배치 방식이

조사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5)이들 요약된 현황을 종합하면,

첫째,부산시 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특성은 단지의 규모(대지면적,세대

수)가 크고,경사도가 높은(6%이상)경사지 재개발이 적지 않으며(35%),인

공적으로 다수(2단∼5단)의 단(판)을 만들어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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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이들은 주동 유형별로 판상형과 타워형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지만

타워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셋째, 배치형식별 현황은 대지 순응형,분산형,절충형 등은 골고루 도입

하고 있으나,넓은 공동마당을 갖는 집중형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4.4.2특성분석 요약

(1)대지 유형과 관련하여 인공바닥 단(판)수와 대지의 경사도와의 관계는 대

지의 경사도가 높을수록 인공대지의 단(판)수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

동의 최고층수와 대지의 경사도와의 관계는 경사도가 낮은 지역 일수록 층수가

높은 단지의 수가 증가하고 경사도가 높아질수록 층수가 높은 단지의 수가 줄

어들고 있다.용적율과 대지면적 과의 관계는 용적율이 260%~280% 이상인 단

지는 대지면적이 큰 경우보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대지면적이 적을수록 비교적 높은 용적율의 단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2)주동 유형으로는 최고 층수와 단지 세대수와의 관계는 주동의 최고 층수

와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와의 관계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고

층수와 세대당 주차대수와의 관계는 33층이상 초고층인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

가 다른 최고층수 보다 상대적으로 주차 대수가 높이 나타나고 있는데 초고층

인 경우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되는 결과이다.

(3)기타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용적율과 대지의 종단 고저차와는 대지의 고

저차가 높을수록 용적률이 낮게 나타나며 대지의 고저차가 비교적 완만할 경우

용적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지하층 면적비와 대지면적 과의

관계는 대지 면적이 적은 단지일수록 지하층 면적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고 인공바닥 단(판)수와 세대 당 주차대수 와의 관계는 세대 당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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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을수록 인공바닥판의 수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주동배치 유형과 대지면적 과의 관계는 대지면적이 적은 소규모단지에

서 대지에 순응하여 아파트 주동을 배치하는 대지 순응형 배치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이들 요약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본 아파트 단지들의 계획적 특성 중 95%수준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 관계는 ‘대지면적’과 ‘용적률’의 관계뿐이며,유의수준을 80%로 내려서

살펴 본 결과는 ‘경사도와 인공 단수’,‘경사도와 최고층수’,‘경사도와 용적

률’,‘최고층수와 세대수’,‘최고층수와 세대당 주차대수’등에서 유의미한 결

과를 보인다.

둘째,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관계는 대지유형별로

‘대지형태’,‘평균고도’,주동유형별로 ‘주동형태’,‘층당 세대수’,‘판당 평균 주

동수’,기타 요인별로 ‘주동 수’,‘지하층 면적비율’등의 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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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 론

2000년대 이후 노후,불량 건축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미관향상

및 도시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도심 재개발 방식의 아파트 단지개발이 증대

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재개발 아파트단지는 기존의 단독 주택지를 모두 헐고 고층의 아파

트 단지 일변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획일성 관련 비판이 적지 않지

만 자연발생적 또는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부산의 주거지 환경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계획적 주거지 환경을 구축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고 본

다.

문제는 이렇게 조성된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기존의 획일적 모습의 아파

트 단지와는 어떤 차별화된 계획적 특성을 갖고 있느냐하는 부분일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즉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부

산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 아파트 단지 20개소(각 단지 내

214개의 주동)를 중심으로 대지유형별,주동유형별,기타 요인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의미 있는 인자들 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부산시 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현황 특성은 단지의 규모,경사도,인

공 단수 등에서,또 주동 유형별 등에서 차별적이고 의미 있는 계획적 특성

을 보이고 있었다.특히 주동형태가 그 동안 획일성 탈피과 조망권 확보를

위한 명분에 따라 행정적으로 판상형을 지양하고 타워형을 권장해 온 결과

로 보이지만,결과적으로는 이들 타워형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지 못하

는 한계점을 노출시킨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다.특히 동일 단지에 두 타입

의 주동형식을 함께 채택될 경우 판상형은 임대주택 주동에 채택되고 있어

동일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계층적(분양주택 입주민과 임대주택 입주민)으로

차별화되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이들 임대주택 아파트 주동의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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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문제는 향 후 설계수법의 개발을 통해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과제

로 인식된다.

둘째, 배치형식별 현황 중에서 집중형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은 경사지,

용적률,행정당국의 설계지침 등에 따라 시각회랑의 확보가 용이한 배치방식

을 채택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결과적으로 시각회랑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지도가 다양한 주동배치형식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지

만, 아파트 단지계획에서 배치유형,용적률,시각회랑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는 향 후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셋째,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계획적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조사대상 아파트의 사례수를 더 늘리고,의미 있는 인자들을 추가하고 발전

된 형식의 유형화 작업을 시도하는 등의 보완적인 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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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ontheCharacteristicsoftheRedevelopmentApartment

ComplexesinBusan

-focussedonthetypesoftheApt.BuildingsandSitePlans-

ChoiChang-Lim

DepartmentofArchitecturalEngineering,GraduateSchool,

Pu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Thepurposeofthisstudyistofindoutthecharacteristicsofthe

redevelopmentapartmentcomplexesinBusan.Firstconsiderationis

tofindouttypesforcomparativetoolsofeachfactor.Secondthe

considerationofthestudyistofindoutthefrequencydataofeach

factor.Thirdconsiderationistofindoutthecross-tabdatabetween

twofactors.

Thesummaryofthefirstconsiderationisasfollows:1)Itwas

acknowledged thatthemethod used in thispaperwasusefulto

evaluatecharacteristicsofapartmentsdesign.2)Threetypesofmain

factorsarefocussedonlands,buildingformsandtheirsiteplans,

andotherrelativefactors.

Thesummaryofthesecondconsiderationisasfollows:

1)Itwasacknowledgedthatthecomplex sitesaremainly large,

slopeand2∼5groundlevels.

2)Buildingformsareaflattypeandatowertypetogether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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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hetowertypeismorepopularthanflattype.

3)Site plan forms are 3 types(adjustment,scatter,compromise)

shown,butnotused1type(concentration).

Thesummaryofthethirdconsiderationisasfollows:

1)Itwasacknowledgedthatmostmeaningrelativefactorsare'site

area'(m2)and 'sitecapacity'(%)which are related to 95% level

confidence. And 'slope/ground level', 'slope/high of building',

'slope/sitecapacity','highofbuilding/households'andetcarerelated

to80% levelconfidence.

2)Therearesomemeaning-lessrelativefactorswhich are'site

form','averagesitelevel','buildingform','householdsinafloor',

'average number of buildings in a ground level','number of

buildings'and'ratioofundergroundarea'.

Theconclusionsareasfollows:

First,itwasconfirmedthat'sitescale','siteslope','numberof

groundlevel',and'typesofbuilding'aresignificantfactorsonthe

redevelopment apartment complexes in Busan area.Particularly,

towertypebuildingsarepopularthanflattype,butitwasneededto

solvetheproblem whichisthat'flattypebuilding'areusedforthe

rental(orlow incomeresidents)andlocatedinthecornerofsite.

Second,itwasconfirmedthatthereisno'theconcentrationtypeof



buildinglocation'intheseapartmentcomplexes,whichiscausedby

'slopeandcapacityofsite'and'visualcorridor',butthisisoneof

the reasons which made monotonic landscape of apartment

complexes.

Third,thesignificantresultsoffrequencydataandcross-tabdata

arerestrictive,thereforeitneededtoadditionalstudywhichincrease

the number of survey objet complexes, and to control the

comparativetoolsasoptimal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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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108동 ◯ ◯

109동 ◯ ◯

110동 ◯ ◯

111동 ◯ ◯

112동 ◯ ◯

113동 ◯ ◯

114동 ◯ ◯

115동 ◯ ◯

계 5 10 4 6 5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1>



5

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108동 ◯ ◯

109동 ◯ ◯

110동 ◯ ◯

111동 ◯ ◯

112동 ◯ ◯

계 7 5 3 7 2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2>



6

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108동 ◯ ◯

109동 ◯ ◯

계 8 1 8 1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3>



7

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108동 ◯ ◯

109동 ◯ ◯

110동 ◯ ◯

111동 ◯ ◯

112동 ◯ ◯

113동 ◯ ◯

114동 ◯ ◯

115동 ◯ ◯

계 2 3 9 1 6 3 3 3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4>



8

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108동 ◯ ◯

109동 ◯ ◯

110동 ◯ ◯

111동 ◯ ◯

계 2 9 4 5 2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5>



9

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108동 ◯ ◯

109동 ◯ ◯

110동 ◯ ◯

111동 ◯ ◯

112동 ◯ ◯

113동 ◯ ◯

114동 ◯ ◯

115동 ◯ ◯

116동 ◯ ◯

117동 ◯ ◯

118동 ◯ ◯

119동 ◯ ◯

계 6 13 12 7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6>



10

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108동 ◯ ◯

계 2 6 6 2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7>



11

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계 4 2 1 1 4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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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계 2 5 4 3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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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108동 ◯ ◯

109동 ◯ ◯

110동 ◯ ◯

111동 ◯ ◯

계 1 3 7 3 8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10>



14

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계 6 1 3 3 1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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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108동 ◯ ◯

109동 ◯ ◯

110동 ◯ ◯

계 10 10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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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계 4 3 3 4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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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기타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108동 ◯ ◯

계 8 7 1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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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계 1 4 1 4 2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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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타워형

(+자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계 1 2 2 1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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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기타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계 5 5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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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기타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108동 ◯ ◯

109동 ◯ ◯

110동 ◯ ◯

111동 ◯ ◯

112동 ◯ ◯

계 4 8 8 4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18>



22

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108동 ◯ ◯

109동 ◯ ◯

110동 ◯ ◯

111동 ◯ ◯

112동 ◯ ◯

계 1 11 4 8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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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01동 ◯ ◯

102동 ◯ ◯

103동 ◯ ◯

104동 ◯ ◯

105동 ◯ ◯

106동 ◯ ◯

107동 ◯ ◯

108동 ◯ ◯

109동 ◯ ◯

110동 ◯ ◯

111동 ◯ ◯

112동 ◯ ◯

113동 ◯ ◯

114동 ◯ ◯

115동 ◯ ◯

116동 ◯ ◯

117동 ◯ ◯

118동 ◯ ◯

119동 ◯ ◯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사례20>



24

동별

층당 UNIT개수 평면의 형태

2호조합 3호조합 4호조합
4호조합

이상

타워형

(바지형)

타워형

(나비형)
L자형 판상형

120동 ◯ ◯

121동 ◯ ◯

122동 ◯ ◯

123동 ◯ ◯

124동 ◯ ◯

125동 ◯ ◯

126동 ◯ ◯

127동 ◯ ◯

128동 ◯ ◯

129동 ◯ ◯

130동 ◯ ◯

131동 ◯ ◯

계 4 24 3 8 13 2 8

주동별 층당 unit개수 및 주동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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