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에서는 건설사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사후평가제

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를 준공한 발주처들은 사후평가 제도에 따라 준공 후 60일 이내에 

계획 대비 실제 공사비, 공기의 증감률 등을 분석하는 사업수행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하지만 규모 및 종류가 다양한 건설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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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of Construction 
Phase for Road Construction Projects

ABSTRACT

Road construction projects have a long duration so cost overruns and schedule delays are occurred. However,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that can manage and prepare for this in advance is insufficient. In addition, road construction are affected by many factors during 
under constru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performance assess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oads and prepare 
for similar projects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framework to evaluate construction phase performance and 
present a performance management plan using road construction information. Also, This study conducted time adjustment between 
the start and the finish of the project and developed performance metrics based on absolute and relative indicator. This study analyzed 
the cost, schedule, and changes of the road project construction process, showing the possibility of advancement of performance 
assessment and how to use it when planning new road construc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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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로건설사업에서 비용 초과와 공기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

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긴 공기를 가진 도로건설사업은 시공과정에서 많은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로만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추후 유사한 사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의 시공단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도로건

설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각종 유관기관에서 도로건설사업 시공단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속성정보에 따라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사업의 착공·준공시점 간 시간차에 대해 비용 표준화를 실시하였고,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 시공과정의 절대적, 상대적 비용·일정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과평가 연구의 고도화 가능성과 신규 

도로건설사업 계획 시 활용방안을 보여준다.

검색어 : 도로건설사업, 성과평가, 성과지표, 사후평가, 건설공사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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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단위 공사비·공기, 공사비·공기 증

감률, 공사비·공기 변동률과 같이 절대적, 상대적 성과 지표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공사 규모가 크고, 공기가 긴 

도로건설사업은 도로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도로건설사업은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를 포함한 건설사업으로

써 선형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도로건설사업의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위는 사업의 연장을 고려한 원/Km 
단위 즉, 단위연장당 비용이다(MOLIT, 2022). 하지만 단위연장당 

비용의 경우, 과거 사례를 차로 수 별로 구분해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차로 수가 다른 사업의 경우 비용, 공사기간 등 사업성과에 

대한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MEPI, 2018). 또한 도로업무편람에서 

제시하는 도로건설사업의 표준 공사비는 설계 준공 시점의 데이터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 과정 중 발생하는 비용 초과와 

공기 지연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의 공사비와 공기 성과를 절대적, 상대적

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긴 공사기간에 따른 

시간차를 보정한 시공 단계 평가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도로건설사

업의 시공단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각종 유관기관에서 도로건설사업의 시공단계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연구에 사용하였다.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다수의 유관기관으

로부터 준공된 건설사업의 감리보고서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중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에 해당하는 272건의 도로건설사업 감리

보고서와 함께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에 축적된 건설사업 

사후평가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건설사업의 성과평가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 
수집한 도로건설사업 정보를 분석에 필요한 속성정보에 따라 추출

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결측치와 이상치 제거, 시간 보정 등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도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용·일정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를 측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성과를 분석 및 고찰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 시공단계의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연구

를 위해 국내·외 건설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 
제도들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먼저 국내의 대표적인 건설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으로는 사후평

가 제도가 있다. 사후평가 제도와 관련된 연구로 Kim and Park 
(2016)은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도,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건설공사의 공사비 증감률을 분석함으로써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Ok and Yang 
(2014)은 사후평가 수행 결과를 추후 시행되는 유사한 건설공사에 

활용하기 위해 수행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KICT, 2012)는 사후평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평가 방법론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KICT(2020)는 현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으로써 세분화하

고 다양화된 성과평가 체계 확립 및 활용성 높은 지표 선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운영 체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국내의 건설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은 성과평가 

체계 및 방법의 고도화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사

업 성과평가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로건설사업에 

특화된 성과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도로건설사업 관련 문헌을 고찰

하였다.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KRIHS, 

2011)는 도로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공 후 시간적 기한을 

두고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주변 도로건설사업 계획과 연계한 

사후평가의 시행, 신규, 개량 등 사업 유형별 평가항목의 설정 

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KRIHS(2013)는 도로건설사업인 국도

와 고속도로 사업에 대하여 사후평가 결과를 재정리하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도로건설사업 사후평가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도로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

지만 그 연구는 미흡한 것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미국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CII)의 성과평가 시스템 및 관련 

국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성과평가 시스템 고도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Yun et al.(2016)은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성과평가를 

위해 수집된 준공 사업 정보를 바탕으로 벤치마크를 도출하고 

개별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10개의 투입(Input) 지표와 산출(Ouput) 지표를 통해 건설사

업의 성과를 사업 단계별로 평가하는 미국 CII 10-10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Choi et al.(2016)은 건설 분야 실무자들이 비용 추정, 
타당성 분석, 성과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 표준화 프레임워크

를 제공하였다. 해당 비용 표준화 프레임워크는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실행되는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의 통화, 위치, 물가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성과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Yun 
et al.(2016)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량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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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변수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입력 변수를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사업 분야 및 프로젝트 단계별로 분류함으로

써 새로운 벤치마킹 프레임워크를 보여주었다.
국외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건설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

을 인식하고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표 개발, 비용 

표준화 등 고도화된 성과평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외 연구 들의 범위는 자국 데이터에 한정되어 

있어 국내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국내 도로사업 정보를 활용한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앞선 국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확인한 

국내 성과평가 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3. 도로건설사업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개발

3.1 도로건설사업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개념
도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Fig. 1과 

같다. 도로건설사업 시공단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집된 사업

별 속성정보들은 단위 환산, 시간차 보정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 정보를 억 원 단위, 일정 정보를 일 단위로 

환산하였으며,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의 시간차는 건설공사비지수

(Construction Cost Index, CCI)를 활용하여 보정하였다. 그리고 

공사비, 공사기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업 효율성, 
효과성, 변동성에 대한 6개의 성과지표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Fig. 1.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Diagram of Construction Phase for Road Construc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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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성과점수들을 바탕으로 유사사업대비 성과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로사업 시공단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감리보고서와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속성정보에 따라 수집

하였다. 속성정보는 Table 1과 같이 공사 기본정보, 시설정보, 
비용정보, 일정정보로 나누어진다. 공사 기본정보는 공사명, 도로 

종류, 공사유형, 공사지역, 계약방식, 입찰방식 등 건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를 의미하고, 시설정보는 도로건설사업의 

연장과 차로 수 등의 용량 정보와 교량, 터널 연장 정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비용·일정 정보는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의 공사비, 공사기간 

정보를 포함한다.
감리보고서의 경우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속성정보를 추출

하였고, 사후평가보고서의 정보가 입력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DB
에서는 오류값 보정, 이상치 처리 등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 후 

필요 속성정보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착공, 준공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 

차를 보정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였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은행

의 산업연관표,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

하여 건설공사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KICT, 2022). 현행 지수는 건설관련 기초 통계자료 특성을 고려하

여 2015년의 물가를 100으로 지정하고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매월 마지막 날 공표되고 있다. 현행 건설공사비지수의 산식은 

Eq. (1)과 같다.

cos ∑ ×∑


  (1)

여기서 는 지수에 편제되는 산업연관표 품목별 가중치, 는 

산업연관표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생산자물가지수, 는 

산업연관표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생산자물가지수들의 개별 

가중치, 는 의 합을 나타낸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토목건설 3개의 

상위 업종과 25개의 세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등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시간 보정을 위해 

도로시설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였다. 시점은 착공일과 준공일

의 중간값으로 설정하고 확정된 CCI 최신값인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비용을 환산하였다.

3.3 도로건설사업 시공단계 성과지표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위로써 

연장과 함께 차로 수를 고려한 Lane-Km 단위를 사용하였다. 
Lane-Km를 사용한 평가지표는 좀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하고 차로 

Table 1. Road Projects Construction Phase Database Information

Category Attribute Reference Time

Project Information

Project Name

Construction start date

Road Type
Project Nature

Region Classification
Contract Type
Bidding Type

Facility Information

Number of Lanes

Construction start date
Length

Bridge Length
Tunnel Length

Cost Information
Construction Cost Construction start date
Construction Cost Construction finish date

Schedule Information

Date of Commencement
Construction start dateDate of Completion

Construction Duration
Date of Commencement

Construction finish dateDate of Completion
Construction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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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상관없이 사업 간의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도로 분야 통계분석에 활용되고 

있고, 인도에서는 고속도로의 공식적인 단위로 규정되어있다

(Gupta, 2018).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 시공단계 성과지표를 효율성 지표, 

효과성 지표, 변동성 지표로 구분하였다(Table 2). Lane-Km를 

활용한 효율성 지표의 경우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에서 타 도로건설

사업 대비 해당 사업의 비용·일정 성과 정도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지표이며 증감율, 변동폭을 활용한 효과성, 변동성 

지표는 시공단계에서 비용·일정의 성과 변화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상대적인 지표이다(Yun et al., 2016).

3.4 성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도로사업 시공단계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Box Plot을 활용하였다. Box Plot을 활용하여 기술통

계량을 도식화함으로써 사업별 성과지표들의 최솟값, 최댓값, 제1
사분위수(Q1), 제2사분위수(Q2, 중앙값), 제3사분위수(Q3) 등을 

그래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Box Plot에 나타나는 

변량들 중 평균에 극단적인 영향을 끼치는 값들을 제거하기 위해 

IQR(Interquartile Range) 기법을 활용하였다. IQR이란 Box Plot
을 활용한 통계분석에서 이상치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써 Q3에서 

Q1을 빼준 값이다. 이 값은 기존 변량의 최솟값, 최댓값 대신 

Q1과 Q3에서 1.5IQR만큼 떨어진 위치의 값을 최대치로 재규정하

고 그 밖의 범위를 이상치로써 제거하는데 사용된다(Whaley, 
2005).

4. 도로건설사업 시공단계 비용·일정 성과 분석

4.1 공사비 성과 분석
비용 성과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여 착공시점과 준공시점

Table 2. Road Projects Construction Performance Metrics Definition and Attributes

Metrics Definition Unit Type
Efficiency Metrics

Cost Efficiency Construction Cost/Capacity KRW/Lane-Km Absolute
Schedule Efficiency Construction Duration/Capacity Day/Lane-Km Absolute

Effectiveness Metrics
Cost Growth (Actual Cost-Initial Cost)/Initial Cost % Relative

Schedule Growth (Actual Duration-Initial Duration)/Initial Duration % Relative
Variance Metrics

Cost Delta Growth ｜(Actual Cost-Initial Cost)/Initial Cost｜ % Relative
Schedule Delta Growth ｜(Actual Duration-Initial Duration)/Initial Duration｜ % Relative

  (a)   (b)

Fig. 2. Before and After Time Adjustment of Construction Cost Efficiency: (a) Before Time Adjustment, (b) After Tim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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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차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였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00년부

터 현재까지 매월 기준 값이 존재함에 따라 2000년 이전의 도로건설

사업은 시간차 보정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시간차 보정 결과, 착공시

점과 준공시점의 단위 공사비 평균은 각각 25.09억원/Lane-Km, 
32.87억원/Lane-Km에서 59.15억원/Lane-Km, 66.67억원/Lane- 
Km으로 증가하였다(Fig. 2). 해당 결과는 과거 도로건설사업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차를 보정한 후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비용 가치를 환산한 값으로써 동일한 물가를 바탕으로 사업 간의 

성과 비교 및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시간차 보정 이후 도로건설사업 시공단계의 효율성, 효과성, 

변동성 성과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분석 결과 착공시점 

대비 준공시점에서 1Lane-Km의 도로를 건설하는데 드는 공사비

는 평균 59.15억 원에서 66.67억 원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의 효율성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착공

시점 대비 준공시점의 공사비는 평균 21.66% 증가, 평균 22.12%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감 및 변동은 공사비의 

계획 대비 실제 값에서 효율성이 감소하고, 변동성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들의 원인을 고찰했을 때, AI-Hazim and 
Abusalem(2015), Herrera et al.(2020), Kurniawan and Abd 
Majid(2022)은 설계변경, 자재값 변동, 부적절한 사업 계획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고, Ammar et al.(2022), Dolage and 
Dasantha(2022)은 외부요인(정치적 간섭, 물가 변동 등)과 내부요

인(프로젝트, 시공 능력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활용된 감리보고서, 사후평가보고서를 통해 설계서 결함, 
시공 관련 요인(현장여건 반영, 공사계약 관련 변경, 소요자재 

수급 관련 변경 등), 외부요인(관계기관 협의, 법정경비 반영, 민원 

등) 등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사업 관리자는 앞선 분석 결과들을 활용하여 착공시점 유사사업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Cost Performance Metrics

Metrics Unit N Mean SD Max Min Median
Cost Efficiency

(Construction start date)
100Million KRW

/Lane-Km 263 59.1 30.0 154.5 8.8 51.4

Cost Efficiency
(Construction finish date)

100Million KRW
/Lane-Km 484 66.7 31.6 166.4 9.0 62.0

Cost Growth % 519 21.7 15.3 64.4 -19.7 20.2
Delta Cost Growth % 526 22.1 14.3 63.2 0.0 20.3

Table 4. Project-based Cost Efficiency Performance Changes (Unit : 100Million KRW/Lane-Km)

Construction start date Construction finish date
Quartile N Mean Quartile N Mean Ratio

Q1 64 29.0 Q1 51 33.4 79.7%
Q2 11 45.3 17.2%
Q3 1 62.6 1.6%
Q4 1 93.9 1.6%

Q2 66 43.7 Q1 10 40.3 15.2%
Q2 47 51.1 71.2%
Q3 9 64.0 13.6%
Q4 0 - -

Q3 65 62.1 Q1 1 41.1 1.5%
Q2 15 56.2 23.1%
Q3 43 71.8 66.2%
Q4 6 88.0 9.2%

Q4 63 101.8 Q1 0 - -
Q2 1 53.5 1.6%
Q3 12 77.1 19.0%
Q4 50 114.5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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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성과를 파악하고, 시공 단계에서 해당 성과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에서 실제 공사비 성과의 변화 

양상을 사업별로 분석하였다(Table 4). 먼저 착공시점대비 준공시

점 사분위수(Quartile)별 평균값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앞선 효율성 분석에서도 확인했듯이 여러 요인에 의해 시공단계에

서 절대적인 공사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유사사업

대비 상대적인 성과 변화 양상에 중점을 두고 분석 결과를 고찰하였

다. 전반적으로 과반수의 사업들이 착공시점 유사사업대비 성과가 

준공시점까지 유지된다. 이는 착공 시점에서 유사사업대비 공사비 

효율성이 좋은 사업들이 준공까지 공사를 잘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다수의 사업들이 착공시점의 미흡한 

계획 성과를 준공시점까지 보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사비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공 단계 

비용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4.3 공사기간 성과 분석
일정 성과의 분석 결과는 현재 도로건설사업의 일정관리가 효율

성, 효과성, 변동성 모든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여준다(Table 5). 착공시점의 단위당 공사기간은 평균 64.54일/ 
Lane-Km, 준공시점의 단위 공사기간은 평균 102.04일/Lane-Km
이며 착공시점 대비 준공시점의 실제 공사기간은 평균 49.53% 
증가, 평균 50.94% 변동하였다. 이러한 공기 지연의 원인으로 

Kaliba et al.(2009), Anigbogu et al.(2019)은 비용 관리의 실패를 

제시하였다. 이는 비용과 일정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 활용된 감리보고서, 사후평가보고서를 

통해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책 및 사업 계획의 

변경을 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요인은 정책 및 제도적 변화와 

발주청 내부사항 및 재정 상태의 변화를 반영하며 시공 단계 성과에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청의 역량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Schedule Performance Metrics

Metrics Unit N Mean SD Max Min Median
Schedule Efficiency

(Construction start date) Day/Lane-Km 422 64.5 38.6 182.8 1.4 54.2

Schedule Efficiency
(Construction finish date) Day/Lane-Km 559 102.0 54.7 261.9 1.8 91.7

Schedule Growth % 531 49.5 48.3 190.2 -94.8 40.9
 Delta Schedule Growth % 529 50.9 46.1 184.3 0.0 42.1

Table 6. Project-based Schedule Efficiency Performance Changes (Unit : Day/Lane-Km)

Construction start date Construction finish date
Quartile N Mean Quartile N Mean Ratio

Q1 105 24.4 Q1 81 36.7 77.1%
Q2 21 72.9 20.0%
Q3 3 106.6 2.9%
Q4 0 - -

Q2 107 45.4 Q1 34 53.8 31.8%
Q2 53 74.3 49.5%
Q3 19 106.1 17.8%
Q4 1 140.3 0.9%

Q3 103 67.4 Q1 6 49.5 5.8%
Q2 39 77.1 37.9%
Q3 44 110.4 42.7%
Q4 14 154.2 13.6%

Q4 100 121.2 Q1 0 - -
Q2 3 89.7 3.0%
Q3 33 111.3 33.0%
Q4 64 179.3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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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성과의 변화 양상을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공사비 

성과에 비해 변화 정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6). 착공시점 

Q2, Q3에 성과가 위치한 사업들의 과반수가 준공시점에서 성과가 

변화하였고, 착공시점 Q1, Q4에 성과가 위치한 사업들은 대부분 

준공시점까지 그 성과가 유지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건설사업 

시공 단계에서 일정관리의 필요성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며 건설사

업 이해관계자들은 시공 단계 계획 시 유사사업대비 성과를 파악하

고 준공시점에서의 성과 변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효율성이 

향상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공기 단축 계획을 세우거나 효율성이 

저하된 사업을 통해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외 건설사업 성과평가 관련 선행 문헌을 고찰하고 

도로건설사업 성과평가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유관기관에서 실제 도로건설사업 시공단계의 정보

를 수집하고, 시공단계에서 효율적인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제시를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착공시점 계획 대비 실제 준공시

점의 비용·일정 성과를 효율성, 효과성, 변동성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사비, 공사기간 모두 효율성과 효과성이 감소하였고 

큰 변동성을 보였다.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통해 설계변경, 발주기관 

예산 부족, 용지 보상 지연 등등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분석 과정에서 도로건설사업의 긴 공사기간에 따른 

시간차를 보정함으로써 동일한 물가에서 사업의 비용 성과를 비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공단계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도로건설사업의 

성과평가 연구의 고도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건설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시공단계에서 비용·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정량적인 성과평가 결과를 도로건설

사업 시공단계의 비용·일정 변동 요인, 즉 지반 조건, 공법 변경 

등 세부적인 변수와 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Best 
Practice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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