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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공동주택에 있어서 실내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실정에 적합한 차음성능 평가방법과 기준의 설정 

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차음성능 개선방안의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간차음성능의 기준설정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국내 공동주택의 단위세 대내 내부소음원의 특성을 조사분 

석하고 간막이벽을 중심으로한 실간차음성능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실태조사결과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평면유형별 차 

음지수의 차이와 그 원인을 조사 • 분석하였으며, 현행 간막이벽 구조의 차음성능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차음성능 영 

향요인 및 결정요인을 분석평 가하였다.

Abstract

To improve the quality of dwelling environment of domestic apartment houses, it is rquired to establish the sound 
insulation standard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which is suitable to the domestic residential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properties of internal noisy sources of a single unit in apartment houses and the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party wall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s a primary step to the establishment of sound insulation 

standard.

Based on these data, the differences in sound insulation index of each plane type are investigated along with their 

causes. Also, the factors which affect and decide the insulation performance are analyzed in an effor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arty wall structures.

I.서 론

공동주택의 한 세대내에서 발생하는 공기전파음은 

생활행위에 따른 각종 놀이소리, 대화음, 전화등의 

소리와 TV, 오디오, 피아노 청소기, 세탁기,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이나 악기에 의해 발생되는 소리로서, 

이러한 소음은 실간에 구획된 간막이벽과 인접한 개 

구부를 통하여 전달된다. 그러므로 단위세대내 실간 

의 차음성능은 개구부를 포함한 간막이벽의 차음성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침시나 가족 개인의 휴식, 

사무 및 공부, T.V 또는 오디오 등의 청취에 방해를 

받거나 제반행위에 대한 제약등을 고려한다면 일정 

수준이상의 차음성능은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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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 공동주택에 있어서 실내 주거환경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실정에 부합된 차음성 

능• 기준과 평가방법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차음성능개선방안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간 차음성능의 기준설정을 위한 

기초단계로 국내 공동주택의 내부발생소음원의 물리 

적 특성을 조사하고 실간차음성능 실태를 파악하였 

으며, 이를 토대로 차음성능 영향요인과 결정요인등 

을 분석 • 평 가하였다.

口 . 공기 전파음에 대한 내부 소음원의 물리적특성

2-1.  내부 소음원

한 세대내에서의 소음원은 전파의 매체에 따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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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음과 고체음으로 구별한다. 여기서 공기음은 공기 

중을 통하여 벽면이나 개구부를 투과함으로써 실내 

에 전달되 는 음이머 실내에서 의 대화, 어 린이 떠드는 

丄디, 쥐사 등싀 생활음이 나 선화, 라디오, 1. V, 스테 

레오, 청소기 등의 각종 가전제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리들을 말한다. 이러한 실내의 각종 소음은 각기 

상이한 발생원과 주파수 특성을 가지며, 이는 거주자 

들의 각종 생활행위에 대응하여 유발된다（표 1）.

내부소음원에 대한 국내의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 

• 분석하여 보면,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주요내부소 

음원으로는 아이들 뛰노는 소리, 쓰레기 버리는 소 

리, 계단 발자국 소리, 창호개폐음 등의 충격음과 변 

기 및 욕조 배 수음 등의 급배 수설 비소음 및 TV, 라디

표 1. 주거건물의 내부소음원과 실예

음 원 분 류 예 실 예

실

내

소

으

주 발 

택 생 

외 원

주

택

내

발

생

원

대지의 소음을 높이는 일반소음

주위사람의 행위에 관계되는 음

음향•정보기기의 음

각 종

생 활

에 따른
으

가사행위에

따른 음

도로소음, 전동차나 기차, 항공기, 공장, 상업소음, 기타 발생 

소음（배달차, 화물차, 쓰레기차, 개, 고양이, 새 등）

어린이의 놀이에 수반하는 소음, 인근사람의 말소리, 노래소 

근、악기연주, 사람의 보행, 뜀박질, 공작음

i 어른의 말소리, 고함치는 소리, 어린이 소己）（말소리, 

놀이소己D 어린이나 애기우는 소리, 비명

인간의 소리 

계통

물건자르는 소리, 식기 부딛치는 소리등 취사에 관계되는 소 

리, 물흘리는 소리, 바로잡는 소리, 끓이고 굽는소리（불등）, 

청소기, 세탁기등의 가사용 기기 소리, 이불터는 소리, 물건말 

리는 소리.

인간의 

움직임에 

따른 음

어린이의 뜀박질, 뛰어돌아다니는 소리, 놀이음, 바닥에서 삐 

걱거리는 소리, 커튼 당기는 소리, 창호개폐음, 가구이동음 

（의자, 책상 등）, 가구개폐음, 물건의 낙하음, 식기등의 부딪 

치는 소리

개인행위에 

따른 음

악기의 연주, 독경, 가창, 공작음, 화장실행위음, 페이퍼 홀더 

의 음, 욕실행위음, 세수 및 이닦는 소리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트럼펫, 드럼등）, 노래 소리, 음 

향기 기（라더笔 텔레비젼, 오디오）

정보기기（컴퓨터, 타자기, 전화의 벨, 차임벨, 부자, 인터폰, 

탁상시계의 벨）

기계설비의 진동음

（기계적 가진）

난냉방기기（송풍기, 쿨러, 선풍기, 난방연소기）

환기관계（환기팬, 주방용 렌지, 후드 등）

주방기 기관계（냉장고, 접시닦는 기게, 압력솥 증기음）

세탁관계（세탁기, 건조기, 급배수음）

변소, 부엌, 욕실의 급배수시의 소리

직물등의 가내공업등, 작업과 취머에 수반되는 소리

건축부재가 자연조건의 변화에 의 

해서 발생하는 음（자연력의 가진）

강우에 의한 지붕 • 체양의 음, 바람에 의한 틈새에서의 발생 

음, 펄럭임의 음, 열팽창이나 열수축에 따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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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오디오음 등의 공기전파음이며, 자택내에서는 변 

기 급배 수음. 환기 팬소음 등의 설 비 소음과 아이 들 뛰 

노는 소리, 초인종 및 청소기 소리 등의 충격음 또는 

공기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소음원의 주파수특성

자택내 내부소음 저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 

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내 각종 생활소음 

중 대표적인 공기전파음의 주파수특성을 측정 • 분석 

하였다. 二림 1.은 주거건물내에서 보통 사용하는 각 

종 가전제품의 주파수별 음원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전기면도기와 전화벨소리는 음압레벨이 중간 

주파수에서 고주파수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기 시 

작하여 2000 Hz 또는 4000 Hz에서 매우 큰 값을가진 

반면 저주파수대역, 특히 250 Hz에서 가장 낮은 음압 

레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선풍기와 부엌의 환기팬은 저주파수에서 큰 음압레 

벨을 갖는 반면 고주파수대역으로 갈수록 점 차로 감 

소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헤어드라이와 청소 

기는 저주파수나 고주파수대역보다는 중간주파수 대 

역에서 큰 음압레벨을 나타내고 있어 가전제품 상호 

간에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소음원 

별 전체적인 음압레벨은 전화벨소리 (76 dBA), 진공 

청소기 (74dBA), 헤어드라이 (71 dBA), 전기면도기 

(70 dBA), 환기팬(63 dBA), 선풍기(46 dBA)순으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거건물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전제품은 T.V음으로서 청취자에 따 

른 음량조절이나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 방송내용

그림 1. 각종 가전제품의 주파수 특성

123 250 J00 1000 2000 4000
주파수 [ HZ ]

그림 2. T.V. 방송의 프로그램별 주파수 특성

등에 따라 음압레 벨의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 

적 인 크기로 조정하여 주파수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는 n■림 2.와 같다. 여기서 광고나 음악은 1000 Hz 부 

근에서, 대화 및 뉴스는 250 Hz 또는 500 Hz에서 유 

사한 특성으로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상에서는 

점 차 감소하는 음압레벨특성을 보이고 있다

ID. 실간 차음성능 조사 개요

3-1 . 측정방법 및 기기

차음성 능 측정 시 스템 은 소음발생 부분(Sound Po

wer Source, loudspeaker), 감지부분(microphone, 

Preamplifier), 증폭 및 분석부분(증폭기, filter, 

building acoustic analyzer), 지시 및 기록부분( 지시 

미터, level recorder, alphanumeric printer)으로 구 

성 된다.

측정방법은 ISO 140/IV(건축물의 현장에 있어서 

차음성 능 측정 방법 )과 KS F 2809 및 JIS A 1417을 

적용하여 실시하였으며, 1/1 옥타브밴드로 보정 • 환 

산하여 평 가한 결과는 D지수값을 사용하였다. 실간 

차음성능은 침실(주침실 및 자녀실)을 중심으로 인 

접실과의 간막이벽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측정 및 분 

석에 사용된 기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YPE 4205 SOUND POWER SOURCE 

(DENMARK B&K)

oTYPE 3923 ROTATING MICROPHONE 

BOOM(DENMARK B&K)

O type 4165 1 /2” MICROPHONE(DE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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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K)

oTYPE 2619 PREAMPLIF기ER(DENMARK 

B&K)

cTYPE 4417 BUILDING ACOUSTIC ANAL

YZER (DENMARK B&K)

oTYPE 2312 ALPHANUMERIC PRINTER 

(DENMARK B&K)

oHP 1001 SOUND SOURCE(DENMARK B& 

K)

3-2.  조사대상의 내용

1)조사 개요

측정대상인 공동주택은 7새 아나트로서 세대당 크 

기는 16펑에서 眨넝이며 넝면유형室 실배치 관계를 

종합하면 그린 3.고I 같다.

국내 공동주택의 실용도에 따른 간막이벽의 평면 

유형별 분포를 도卜각하기 위 하여 단위세대면 적 11평 

에서 72평 까지의 177개 아파트에 대한 유형분석을 실 

시 하였다. 그결과 거 실 또는 부엌 과 주침실간에는 

이형이 98%로 대부분이며, 거실-자녀실에서는 12 

(60%) 및「1(30%)형이, 부엌-자녀실에서는 L-1

(주) 주 :주침실 거 : 거실 욕 :욕실 및화장실 자 :자녀실 부 :부엌 및 식당 

그림 3. 실간 평면유형별 차음성능 측정내용

구 분 평 면 유 형 실 측 평 면 예

1 1-1 형 十
匸□

기 + 자

匚口

부 + 주

L드) 詩］

부 + 자 早 + 사

C므
욕 + 주

2 1-2 형 十
E3 

U 
욕 + 거 

가 + 자

匚G

거 + 자

□

자

3 L-1 형 七
LU
서 + 주 

부 + 자

4 T 형

욕 + 자

由

욕+ 자

5 N-1 형 。卄 G □
자 十 주

6 N-2 형 卄
□ 

QJ 
욕十자

□
J고 자 

지＞+ 주

자 + 주

□

자 + 주

7 U 형 廿 욕 + 주 욕+자
日 1 N
-厂十T

8 L-2 형
□□

욕十자

m

욕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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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및 1-1（38%）형이 주된 평면형태임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실과 실사이에 2중의 간막이벽으로 구획 

된 복합형 에 있어 서 는 욕실과 주침실에 서 U형 이 

73%로 가장 많고 욕실-자녀실간에는 N-2형（44%）, 

T형（32%）, U형（14%）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실-주침 

실（자녀실） 사이에서는 N-2형이 83%（68%）, N-1 형 

이 16%（19%）이며 나머지 유형은 매우 적은 분포이 

거나 거의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간막이벽 구조

국내 공동주택의 간막이벽은 공법상 크게 벽식구 

조와 조립식（P.C）구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구성 

에 있어서는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경량 철골 

등을 바탕으로 한 구조체에 출입문으로서 여닫이문 

（플러쉬도아） 또는 미서기문이 설치되어 있다.

간막이벽 구조체는 그림 4.와 같이 침실과 침실 또 

는 침 실과 거 실 간에는『벽 지+석고판 9mm+0.5B조 

적벽 + 석고판 9mm+벽지』와 「벽지+콘크리트 

150mm+벽지』로, 침실과 욕실간에는「벽지+ 석고보 

드 9mm（또는 몰탈 18mm）+콘크리트 옹벽 150mm+ 

액체방수 12mm+타일 5mm』또는 ■■벽지+석고보드 

9mm（ 또는 몰탈 18mm+0.5B 조적조+약체방수 12mm 

+타일 5mm』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사 

의 시공성 및 경제성등을 고려한 조립식 구조로서 그 

림 4.C와 같은 경량 철골 간막이벽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간막이벽 구조체에 설치된 침실 및 욕실（화장실） 

의 플러쉬문은 각각 900X2100mm, 700x2100mm의 

크기로서, 주로『3mm합판양면+종이 하니컴+도아 

록부 및 문양부 스터드 보강』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림 4. 간막이벽 구조체의 구성

실용도 간 막 이 벽 구 조 구 성 재 료

A 침살一침실 

（또는 거실）

C ' 一 Z： • 조적조 : 벽지 + 두께 9m/m 석고판+0.5B 
조적 +두께 9m/m 석고판+벽지

• 콘크리트 옹벽 : 벽지 + 콘크리트（150mm） 
+벽지

= /

B 침실一욕실
（화 장 실） 靈

r .

■•皿 — 击
厶 N

— • ♦

• 벽지十석고보드 9mm（또는 몰탈 18mm） + 
콘크리트옹벽 150mm+액체 방수 12mm+ 
타일 5mm

• 벽 지+ 석 고 보 드 9mm（또 는 몰 탈 

18mm+0.5B 조적 조+ 액체 방수 12mm+ 
타일 5mm

C 공 통 1
ffl

__ r-

• 벽지+마무리 특수석고보드 15mm（또는 

12mm） +바탕석면시멘트판 12mm（또는 

15mm） + 스터드（65mm 또는 75mm） +바 

닥석면시멘트판+마무리특수석고보드+ 

벽지

IV. 조사 결과 및 비교분석

4-1.  간막이 벽의 차음성능수준

국내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간막이벽 실태를 파악 

하고자 7개 아파트에서 실측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여기서 실용도별 차음성능은 주침실을 수음실로, 인 

접 음원실은 거실, 부엌, 욕실, 자녀실로 설정하였으 

며 자녀실에 대한 음원실로는 거실, 부엌, 욕실을 선 

정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다른 평면 유형은 

현재 극히 일부의 소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실간의 

간막이벽이 대부분 플러쉬문을 포함한 벽체로 구성 

된 점을 고려하여 플러쉬문을 중심으로 8가지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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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여 분석 • 평 가하였다.

분석 결과 I L 12, L1 형은 실과 심 간에 1 개으! 츨 

입문이 직접 대면하거나 대각선 방향 또는 직각방향 

으로 위치한 경우로서 D15〜24범위에 해당되며, 평 

규 D20 또는 D23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T, 

\ k N-2, I'. L 2 형2 실과 실사이에 2개의 출입导 

으로 구획된 경우로서 D26-4。범위 （평균 D33 —36）로 

유형별 특성에 따라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실간 유형별 • 용도별 차음성능분포（D 지수）

구

부

분류

번호

분 류

평면유卜、

거 실

주침 실

부 엌

주침 실

욕 실

주침 실

자 녀 실

주침 실

기 실

자 녀 실

부 엌

자 녀 실

욕 실

자 녀 실

각유형별 

차음 성 능 

총 계

1 十
범위 D17 D24 D21-D22 D15-D19 D15-D24

I
평균 D20 D22 D18 D20

단

2 十
범위 D22-D25 D22-D25

일 평균 D23 D23

형
3 。土

범위 D22-D25 D21-D23 D21-D25

평균 D24 D22 D23

4 ±
범위 D26-D39 D26-D39

평균 D33 D33
n

5 卄
범위 D30-D37 D30D37

복
평균 D34 D34

6 卄
범위 D33 D37-D40 D34-D35 D33-D40

합
평균 D33 D38 D35 D36

7 ,니
범위 D30 D37-D40 D33 D30-D37

형
평균 D30 D36 D33 D34

8 JL 범위 D34-D35 D34-D35

범위 D35 D35
용
음
 

실
차
총

현

一。계
 

도
성 범위 D22-D25 D17-D30 D33-D37 D30-D40 D21-D25 D15-D23 D26-D35 D15-D40

평균 D24 D23 D35 D37 D23 D20 D33

4-2.  평면 유형에 따른 차음성능 변화

실간에 1개의 플러쉬문이 설치된 단일형의 I」과 

1-2 및 이형은 각각의 차음지수 평균값이 D20, D23 

으로서 상호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출입문이 두 실간에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가장 차음 

성능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출입문이 

벽체에 대각방향으로 대면한 12형과 직각으로 배치 

된 L-1 형 간에는 거 의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들 유형간에는 차음지수가 큰 차이 

를 보이 지 않고 있어, 지수 5의 간격으로 백분율을 검 

토한 결과（그림 5）. D20（46.2%） 및 D25（42.3%）의 

차음쌩능이 대부분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또한 

플러쉬문 및 구조체로서 2중으로 구획된 평면형태인 

복합형（그림 5（b））에서는 D35가 58%로 가장 많고 

D40（26%） 및 D30CL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에서 실과 실 사이가 직접 인접된 동일벽체를 공유하 

고 있는 丁형이 D26-39（평균 D33）로서 가장 차음성 

능이 떨어지며, U형 및 L-2형이 D33 — 40（평균 36）범 

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평 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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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평 면유형별 차음지수 분포（%）

4-3. 차음성능 영향요인 및 결정주파수

1）평면유형에 따른 차음성능 변화

공동주택의 평면유형에 따른 차음지수의 차이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A，B 아파트（민영 ）와 C아파트 

（주공）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차음지수 결 

과는 표 3.과 같다.

1一1유형에서는 AC 아파트에서 D18〜22, B아파트 

에서 D17〜24 범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일 유 

형에서도 차이 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두 실간의 거 

리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A,B 아파트에서 

D18, D20, D22는 각실간의 거리차에 비례하여 차음 

지수의 차이를 보인것이다. B아파트에서는 D17 및 

D24의 비교적 큰 지수인 7의 차이를 보인 이유는 주 

침실 출입문이 자녀실 보다 틈이 적게 시공되어 있 

고, D24인 부엌-주침실의 경우 두실간의 거리차이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L-1 유형에 있어서는 A,B,C 아파트 모두 실용 

도에 관계없이 역시 두 실간의 거리차에 의해 

D20-23, 또는 D21 — 25의 분포로써 최대 지수 3-4 

정 도의 차이를 보였다.

표 3. 평면 유형별 차음시수의 비교

앙파트 구별 
유矿7、、 A B E

1 1~1
D22（ 거 - 자）

D20（ 부 一 자）

D18（ 부 一 자）

D24（부-자）

D17（부一 자）

D18（ 거一 자）

D20（ 부 —주）

2 1-2
D23（ 거一자） 1 D22（ 거-자）1

D22（ 부一자） D20（부-자）2

3 L-1 D25（ 거 一 주）

D2H 부一 자）

D25（ 거 —주）

D22（부-자）

D2t（ 거 一주）

D23（ 부一 자）

4 T D39（ 욕一 자）

5 N-1 D30（ 자 —주）

6 N-2
D34（ 욕一 자）】 

D39（ 자-주）2 
040（ 자一주）3

D33（ 자 —주）1
D33（ 욕—자）2

D35（ 욕-자）' 

D38（ 자-주）2 
D38（ 자-주）3

7
U

D37（ 욕-주）1 D33（ 욕-자）2 D35（ 욕-자）1

8 L—2 D35（ 욕 — 자） D34（욕一 자）

（주） 거 : 거실, 자: 자녀실,

卜2 ： 주 1） 주 2）

匚
N-2 ： 주 1） 口 . 주 2）

CJ

부 :부엌 및 식당, 주 :주침실, 욕 :욕실및 화장실

□
U ： 주。［司 주 2）匚口

주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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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유형에서는 A.C 아파트에서 욕실-자녀실간의 

차음지수(D34 - 35)에 비해 자녀실-주침실가 차음지수 

(D38-40)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주침실 출입문과 비 

교하여 욕실 출입문의 틈새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 

이다. B아파트에서도 특히 욕실 출입문의 틈새나 커 

서 똑같은 유형의 A，C 아파트보다 차음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U형에서도 B아파트의 차음지수가 D33으로서 C아 

파트(D35) 또는 A아파트(D37)보다 낮게 나타나, 각 

침실 출입문의 틈에 의한 영향으로 상호간에 지수 

2 — 4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 분석에서 동일 유형간 평면에서 차음 

지수의 차이를 보이는 주원인은 출입문 주위의 틈 및 

출입무 子조 자체와 심고+ 실간의 거리차이에 의한 것 

보 * 少 OE. 曰一屮车 치］"〕엿 砂 宀 주공'} 니 시 

용노와는 거의 관계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차음지수 결정 주파수

현 행 간막이벽 구조의 차음성 능 개 선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주파수 대역과 그 범위 

를 조사 • 분석 할 필요가 있다. 표 4는 차음지수 결정 

주파수를 나타낸 결과로서 D20 이하에서는 대부분 

500 Hz에서, D30 이상에서는 4000 Hz에서 결정되며 

D25에 서 는 2000 Hz, 4000 Hz, 500 Hz, 1000 Hz 순으 

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 차음지수 결정 주파수

■수 (Hz) 
차음지 皐'

500 1000 2000 4000 계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D20 이하 14 82% 1 6% 1 6% 1 6% 17 38

D25 3 21% 2 14% 5 36% 4 29% 14 31

D30 이 상 - - 一 1 7% 13 93% 14 31%

계
빈도수 17 一 3 一 7 18 一 45

백분율 一 38% 7% - 16% — 40% - 100%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내부공간의 공 

기전파음에 대한 소음원 특성을 조사하고 단위세대 

내 간막이벽의 차음실태와 차음성능 영향 및 결정요 

인을 분석 •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실내의 각종 소음은 각기 상이한 발생원과 주파 

수 특성을 가지며, 이는 거주자의 각종 생활행위에 

따라 유발되어 실내음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2. 플러쉬 문을 포함한 간막이벽의 실간 유형별 평 

균 차음성능에 있어서는 단일형 (1-1, 1-2, L-1형 ) 이 

D20-27, 복합형 (T, N-l.N-2, U, L-2형 은 D33-36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실용도별 차음성 능 

에 있어서는 자녀실과 주침실간이 평균 D37로서 가 

장 크며, 욕실-침실간이 D33〜35로 비교적 높은 차음 

성능을 보인 반면 나머지 실관계에서는 D20~24로서 

낮은 차음지수를 보이고 있다.

3. 평면유형별 차음등급의 백분율 분포를 검토한 

결과, 단일형에서는 D2CK46%) 및 D25(42%)의 차음 

성능이 대부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복합형에 

서는 D35가 58%로 가장 많고 D40(26%) 및 D30 

(1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차음싱능의 영향요인에서 상호간 차이 를 보이는 

주원인은 출입무을 포.함한 평미유형의 차이 및 개〒 

부 주위의 틈, 실과 실사이의 거리차 등에 주로 관계 

되는 것으로 평 가된다.

5. 차음성능 결정주파수에 대하여는 D20 이하가 

500 Hz에서, D30 이 상에서 는 4000 Hz에서 주로 결 정 

되 며 D25 수준에서는 500 Hz에서 4000 Hz까지 비교 

적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민반응과 청감실험등을 포함 

하여 발전시킴으로서 실간 차음성능 기준을 설정하 

서 나 주거 건물의 소음조절방안을 수립 하는데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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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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