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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딥러닝 건축연구소(Deep Learning 
Architecture Research Center (DLARC))’
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NRF)의 프로젝트로 
최초 설립된 이후, 건축 공학 분야에서 새로
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의 경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
명이 주창되면서, 전 세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발전을 예고하였으며, 건
설산업 역시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딥러닝 건축연구소’는 딥러닝 기반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기술을 장려하고 개발하는 데 전념하는 독보적인 다학제 연구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소는 딥러닝 건축 공학 관련 연구의 최고 수준의 연구진 주도로 새로
운 원천기술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최고 수준의 대학 및 각계 산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응용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건축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뿐만 아니라, 산업계 소식을 알리고, 본 연구소의 다
양한 연구활동을 알리기 위하여 ‘DLARC 뉴스레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DLARC 뉴스레터’를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이 연구소의 다양한 연구성과 및 연구 활동
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본 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학교 딥러닝 건축 연구소장

이재홍 교수

<DLARC 연구소장 이재홍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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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소 연혁

▷ 2010년 08월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실육성사업 지원 “IT 기반 FREE FORM 
건축 기초연구실” 과제 수주

▷ 2010년 08월 : 기초연구실육성사업 기반 [FREE FORM 건축연구소] 설립
▷ 2010년 09월 : 기초연구실육성사업 과제 시작
▷ 2015년 08월 : 기초연구실육성사업 과제 종료
▷ 2017년 07월 : [딥러닝 건축연구센터] 명칭변경
▷ 2017년 09월 : 이재홍 연구센터장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 2019년 12월 : [딥러닝 건축연구소] 명칭변경
▷ 2021년 09월 : [딥러닝 건축연구소]　공식 영문 홈페이지 개설
▷ 2021년 09월 : [딥러닝 건축연구소]　공식 뉴스레터 창간호 발행

n 연구소 조직도 및 참여 인력

딥러닝 건축연구소는 딥러닝 건축 공학기술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총 4개의 연구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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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이용한 조적 구조물의 학습 데이터 구축 및 응용

문아해 / 세종대학교 건축공학전공 / 석사과정 / ahae9096@gmail.com

신지욱 조교수, 경상국립대학교 건축공학과 / 조교수 / jiukshin@gnu.ac.kr

이기학 교수, 세종대학교 건축공학전공 / 교수 / kihaklee@sejong.ac.kr 

1. 이미지를 이용한 딥러닝 개요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근 여러 분야에서 딥러닝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비디오 및 카메라
로 찍힌 이미지를 분석하는 컴퓨터 비전 분야
는 이미 건축 및 건설 현장에도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에는 저비용 고화질의 영상기기 개발
과 더불어 컴퓨터비전 기술의 괄목할만한 진전
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컴퓨터비전 
기반의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예시로는 균열, 
파열, 박리, 녹 및 느슨한 볼트 감지와 같은 응
용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응용분야로, 변위측
정, 구조 거동 분석, 진동서비스 가능성, 모달 
식별, 손상감지, 케이블 장력 모니터링, 입출력 
정보를 활용한 구조 식별 등이 있다.

2. 조적조 건축물의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시설물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예방하는 방

안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축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을 파악
하는 과정은 필수적인 검사항목이다. 균열조사
는 검사자가 현장에서 균열을 관찰하여 수행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검사자의 역량, 주
변 환경에 따라 매번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 때
문에, 객관적 지표로는 타당하지 않다. 검사자
가 수행하는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건축구조물
의 균열을 탐지하는 영상처리기법이 많은 연구
에서 제시되어 왔다.    

그림 1. Failure of the masonry walls

2016년과 2017년에 있었던 경주, 포항 지진 
당시 구조물의 붕괴사계는 많지 않았지만, 치장
조적조의 피해 사례는 매우 많았다. 치장조적벽
의 위험성 증가와 관계없이 기존건물의 치장조
적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은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치장조적벽의 구조 건전성을 확
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지침이 없어 현장조사가 단편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치장 조적벽의 하자사례를 살펴보자면, 벽 연
결 철물과 함께 치장조적의 자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이 확실치 않아 침하를 일으키는 
경우, 온습도변화에 따른 치장조적조의 면내방
향 거동에 의한 균열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면내 방향의 거동을 방지하는 조치요령은 아직 
국내 기준에 명확히 없어 동일한 실패를 반복
하고 있다. 조적벽의 결함에 대해 현재까지 국
내에서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에 그 판단을 맡겼
으나, 이에 대해 4차 기술 혁명에 따른 신기술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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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상 탐지 기법 중 3D스캔과 영상처리
기술 및 적외선 열화상 기법을 활용한 구조 결
함 평가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3D스
캔을 통한 도면 및 데이터 처리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를 활용한 조적벽 균열 탐사 
및 보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영상
처리 기술을 도입하여 3D 형상정보와 표면 영
상데이터 획득하여 분석하고 구조해석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3. 컴퓨터비전 기반의 조적조 건축물 균

열탐지 적용방안

그림 2. Image Stitching Using Brown-Lowe Algorithms

건축물의 표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드론으로 
정해진 규격의 벽체를 촬영한 후, 하나의 벽체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이어붙이는 과정을 이미
지스티칭(Image Stitching)이라 하는데 Fig2의 
경우 브라운앤 로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행
된 결과이며, 이는 컴퓨터 비전의 건축물에 대
한 활용가능성을 보여준다.

치장조적조에서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특히 
내구연한을 넘어선 치장조적조는 현재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도래 후, 이에 준하는 IT기술을 접목하여 치장
조적조의 균열을 단기간에 많은 정보를 신속하
게 처리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컴퓨터비전 기술을 접목하여 
치장 조적조의 균열을 판단하는 기술 연구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3.1 치장조적조 균열 양상

<Sliding Failure> <Diagonal Failure>
그림 3. Two Types of Failure of the masonry walls

치장조적조의 균열은 구조적결함, 설계적결
함, 시공적 결함의 이유로 나타난다. 각각의 결
함은 외관상 균열의 형태로 이어진다. 적절한 
연결철물 보강안을 도출해내는 딥러닝 프레임
워크를 갖는 치장조적조 균열탐지 기술을 나타
내기 위해 균열 양상을 크게 3가지로 나누는 
것이 딥러닝 분류학습에 효율적이라 보았다. 따
라서 치장조적조의 균열양상을 크게 수직균열, 
수평균열, 대각균열로 분류하였다.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GoogLeNet과 ResNet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된 사진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였다. 실제 값이 알려져 있는 데이터 세
트에 대한 분류기의 성능을 시각화하기 위해 
정오 분류표를 사용해 결과를 나타내었다. 아래
의 그림에서 목표 클래스는 이미지의 실측 레
이블이고, 출력 클래스는 네트워크가 이미지에 
할당한 레이블이다. 좌표축 레이블은 클래스 레
이블, 즉 사인장 파괴, 단부압축 파괴, 슬라이
딩 파괴를 나타낸다.

ResNet을 활용한 Pre-Trained model의 결
과로 나온 정오분류표를 보면, 사인장 파괴로 
분류된 이미지의 68.7%가 실제로 사인장 파괴
였으며, 단부 압축파괴로 분류된 이미지의 
66.7%가 실제 단부압축파괴 이미지로 판명났
다. 또한 슬라이딩 파괴로 분류된 이미지는 
100% 슬라이딩 파괴임을 보여주었다. 
GoogLeNet을 활용한 pre-trained model의 
결과로 나온 정오분류표를 보면, 사인장 파괴로 
분류된 이미지의 61.1%가 실제로 사인장 파괴
였으며, 단부 압축파괴로 분류된 이미지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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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단부압축파괴 이미지임을 보여주었다. 
CNN기반의 Pre-Test결과에서 3개의 손상 

유형에 대한 약 85%의 검증 정확도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인경신경망을 이용한 치장 
조적 균열양상 판단은 알고리즘의 지속적 업데
이트를 통해 실무 적용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ResNet Pre-trained model>

<GoogleNet Pre-trained model>
그림 4. Results of Pre-Test using Matlab

3.2 AI 기반의 대상 조적벽체에 대한 학습 

데이터 구축 및 응용

현장 치장조적 균열 탐사 과정은 드론을 수
평방향으로 이동하며 정해진 규격으로 이미지 
촬영을 한다. 따라서 주어진 규격 이미지 내에
서의 균열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 결과로 균열이 함께 표기된 이미지를 도
출하는 것이 본 과정의 목표였으며, 이에 알맞
은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림 5. Diagram of the flow of a deep learning
framework for determining decorative masonry wall

cracks

이미지 데이터 학습은 조적 이미지 상에서 
균열의 위치를 따로 표기하여 정답을 알려주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이용하였다.

Fig 6. Masking of cracks using crack images

이미지 상 균열의 위치를 직접 표기하여 균
열의 클래스(균열의 양상)를 정의하는 라벨링 
작업인 이미지 어노테이션(Image Annotation)
작업을 실행하였다. 이는 추후 균열 유형 분류 
모델 학습 시 이용할 계획이다.

Pre-Test를 통해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판명
되었던 ResNet모델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
였다. ResNet모델은 152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매우 깊은 네트워크 모델로 잔차(Residual)를 
최소화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모델이다. 학습
을 마친 후, 손실율(loss rate)은 약 0.0684의 
값으로 나왔다. 

이번 학습은 조적균열 이미지만을 사용하여 
진행된 학습은 아니므로, 추후에 현장 균열 이
미지 데이터를 추가하여 학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학습이 끝난 후 현장 이미
지로 평가를 진행하였을 때, 균열이 뚜렷한 이
미지의 경우 균열 양상이 마스킹 이미지로 도
출되었으나, 현장 사진 중 균열이 미세한 이미
지의 경우 균열 양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
다. 추후 꾸준한 현장 데이터 구축 및 학습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언

현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비전 기술
을 일상생활에 습득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특집기사

7

아닌 필수가 되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Tractica의 리포트에 따르면 컴퓨터비전 시장
은 2025년까지 26.2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예
측했다. 이러한 컴퓨터비전 프로세스가 다른 산
업의 운영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은 의
심할 여지가 없다. 컴퓨터비전 기술을 도입함으
로서 인력과 다른 리소스를 더 스마트하게 배
치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산업의 현장 상
황인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비전 
기술의 장점은 건설분야 사업에 도입함으로 더 
큰 시장 영역의 확보와 산업의 고도화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현재 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 및 안전관리에 
컴퓨터비전을 적용하는 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구조물 유지관리에서 구조물에 발생
한 손상을 탐지하는 연구가 기존의 3D업종에서 
보다 첨단 기술 집약적인 분야로 바꿀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조물의 실시간 거동 분석이 가능
해지고 있으며, 이에 필요했던 인력과 시간을 
감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5층이하 중저층 건축물에 치장조적이 적용된 
많은 노후건축물의 안전성 판단을 위한 지표로 
컴퓨터비전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치장벽돌의 
안전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강의 우선순
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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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공학을 위한 인공지능 기법의 최신 경향

이승혜 / 세종대학교 딥러닝 건축연구소 / 조교수/ seunghye@sejong.ac.kr

이재홍 / 세종대학교 딥러닝 건축연구소 / 교수 / jhlee@sejong.ac.kr

1. 2016년 인공지능 충격의 진원과 딥러닝
2016년,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

(AlphaGo)1)와 이세돌 9단과의 세기의 대결은 
전 세계가 주목하였겠지만 특히 한국인에게는 
말 그대로 충격으로 다가왔다. 서울에서 한국인
이 인간 세계 챔피언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 특유의 자부심이 
솟아났지만 이내 그 자부심은 딥러닝(Deep 
Learning)은 무엇인가의 물음으로 바뀌었다.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DeepMind)는 이미 
2011년에 설립되었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서막을 올린 영국의 수학자 앨
런 튜링(Alan M. Turing)은 무려 1936년에 프
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컴퓨터 모델을 
제안하였다2). 비 컴퓨터 공학자 입장에서는 약 
80년이 넘는 시간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
는지를 모른 체 인공지능 시대를 갑자기 마주
하게 된 것이다.

2. 8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최초의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개념인 퍼셉트론(Perceptron)은 
1943년 연구3)에서 발표되었고 수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고 있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컴퓨터의 발전과 연구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컴퓨터 제작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속도를 내었다가 신경망 개념의 한계
에 봉착하게 될 때는 연구지원금 감축이라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시기를 겪은 노력들의 대표주자는 제프리 힌턴
(Geoffrey Hinton),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sigo), 얀 르쿤(Yann LeCun)으로 이들이 
발표한 돌파구 같은 개념들이 딥러닝의 발전에 
급격한 가속도를 부여하였으며 2016년에 맞이
한 충격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다4).

3. 구조공학 분야의 인공지능
2016년 이후로는 그동안 전혀 무관한 연구를 

그림1. 왼쪽부터 Geoffrey Hinton, Yoshua Bensigo, Yann LeCun

mailto:seunghye@sejong.ac.kr
mailto:jhlee@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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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던 분야조차도 딥러닝 개념을 각자의 연구
에 접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비 컴
퓨터 공학자 입장에서는 초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으며 짧은 시간에 많은 개념을 습득해야만 
했다. 이에 반해 구조공학 분야는 이미 오래전
부터 신경망, 최적화(Optimization), 휴리스틱
(Heuristics) 기법 등을 도입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딥러닝 개념을 도입하기
에 충분한 기본 틀이 마련되어 있었다. 최근 새
로운 혁신적인 딥러닝 기법이 발표 되는 동시
에 이를 적용한 구조공학분야의 연구결과가 곧
바로 발표되고 있으며 누가 가장 빠르게 최신 
경향을 도입하느냐에 대한 속도전으로 변모되
고 있다.

학습(Learning), 인식(Recognition), 퍼셉트
론 분야에서는 확률론(Probability theory), 판
별해석(Discriminant analysis), 딥러닝, 신경
망,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의 주제가 다수의 구조공
학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확률적최적화
(Stochastic optimization) 분야에서는 진화연
산(Evolutionary computation), 퍼지 논리
(Fuzzy logic),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s), 군집 최적화(Swarm optimization), 
메타휴리스틱 최적화(Meta-heuristic 
optimization), 결정트리(Decision tree) 주제
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5). 특히 패턴인식
과 기계학습 주제에서는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구조 판별
(Structural identification), 지진공학
(Earthquake engineering) 주제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4. 새로운 가능성
기계학습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충분

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만의 
고유한 데이터를 생성해 내는 것은 상당히 어
려운 일이며 확보된 데이터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재료분야에서는 이미 기존의 타 연구에서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익숙하며 연구자 
교류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한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는 feature engineering 과정을 
거쳐 유효한 데이터도 거듭나야 한다. 데이터를 
정제하고 처리하여 내 모델에 적합하게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며 큰 강점으로 작
용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하려는 속
도전에만 편승했었다면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공지능 기법을 제시할 수 있
는 컴퓨터 공학 주류의 자리에 다가갈 수도 있
다. 그러한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오히려 타 분야 공학자의 색다른 아이디어가 
획기적인 기법을 만들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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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요약
본 연구는 컴퓨터 공학 분야의 이미지 처리 

딥러닝 기술인 합성곱신경망(CNN :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을 사용하여 
위상최적화(Topology optimization) 이미지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위상최적
화 문제는 주어진 범주 내에서 특정 하중을 받
을 때 목표 용적에 대한 최적의 형상을 찾는 
것으로 유한요소(Finite element)를 더 잘게 
나누면 나눌수록 더 좋은 결과를 획득할 수 있
다. 하지만 유한요소의 변수를 늘리는 것은 결
과적으로 알고리즘의 계산비용 증가를 초래하
게 되므로 효율적인 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여
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위상 최적화의 결
과물은 결국 형상, 곧 이미지이므로 이미지 처
리를 위한 합성곱신경망을 사용하여 기존의 위
상최적화 기법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이
다. 본 논문은 그 목표의 초기단계로 CNN을 
사용한 이미지 상태 판단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MBB (Messerschmitt-Bolkow-Blohm) 보
와 캔틸레버 보 예제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
였으며 이를 사용하여 CNN 구조를 훈련하였
다. CNN 구조는 Flatten 사이즈와 Activation 
function에 변주를 주어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단면분
할, 즉 높은 해상도와 낮은 해상도 간의 정보 
호환을 위해 resize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는 
위상최적화 단계에는 계산비용 증가를 초래하
지 않는 낮은 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고 CNN 
과정에서는 세밀한 단면분할을 사용하는 두 상
이한 해상도 간의 손실 적은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CNN-based image recognition for topology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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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Flowchart for calculating the objective functions by using the proposed surrog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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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 3차원 재료분류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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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to-BIM 과정은 BIM 모델에 재료정보
를 입력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반복적
인 작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포인트 클라우
드로부터 재료 속성정보를 가지는 BIM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파노라마 
이미지를 사용하여 재료분류를 진행하고, 분류
된 재료정보를 포인트 클라우드에 추가함으로
써 3차원 재료정보 자동생성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특히, 학습 데이터의 유형을 일반 이미
지, 파노라마 이미지로 분류하고, 재료분류 정
확도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데이터 구성을 
찾고자 하였다. 학습 데이터량을 동일하게 유지
하고, 데이터셋 구성은 일반 이미지, 파노라마 
이미지, 일반 이미지 + 파노라마 이미지 세 가
지로 구성하여 재료분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파노라마 이미지의 재료분류를 수행했
을 때 각각의 정확도는 50%, 67.6%, 72.2%로, 
파노라마 이미지만 학습했을 때보다 일반 이미
지와 파노라마 이미지를 함께 학습시켰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학습결과를 기반으
로 예측된 파노라마 이미지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매칭하여, 포인트 클라우드에 재료정
보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BIM 모델
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과정에서 객체별 재료정
보까지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IoU result by data type 그림2. Point cloud with mater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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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과제수행 현황

▶ 과제명: 확장유전알고리즘기반 위상최적화를 
이용한 구조물 형상설계

Ÿ 연구책임자: 이재홍 교수
Ÿ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개인

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
Ÿ 연구기간: 2015.05.01. - 2024.02.29

▶ 과제명: 병렬 케이블 로봇기반 건축물용 3D프
린팅 기술

Ÿ 연구책임자: 이재홍 교수
Ÿ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기초

연구실지원사업
Ÿ 연구기간: 2017.06.01. - 2023.02.28

▶ 과제명: DNN기반 위험도 알고리즘생성을 통
한 중저층 취약건축물의 보강전과 후의 내진
성능 실증 연구

Ÿ 연구책임자: 이기학 교수
Ÿ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개인

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
Ÿ 연구기간: 2020.03.01 – 2025.02.28

▶ 과제명: 손상유형 및 수준을 반영한 인공신경
망 기반의 조적벽체의 내진성능평가 데이터 
생성 및 의사결정 툴 개발

Ÿ 연구책임자: 이기학 교수
Ÿ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

흥원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Ÿ 연구기간: 2020.04.13 – 2021.12.31

▶ 과제명: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추정기술 개발

Ÿ 연구책임자: 이기학 교수
Ÿ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대비 안전인프라 기술개발
Ÿ 연구기간: 2020.04.29 – 2021.12.31

▶ 과제명: 유한요소해석 모델링을 통한 몰드와 
UHPC 비정형패널의 설계 기준 개발

Ÿ 연구책임자: 이기학 교수
Ÿ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

흥원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Ÿ 연구기간: 2021.04.01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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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인양 및 시공을 고려한 3차원 PC 벽
체의 유한요소해석 설계기술 및 인공지능기반 
최적 알고리즘 개발

Ÿ 연구책임자: 이기학 교수
Ÿ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

흥원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Ÿ 연구기간: 2021.04.01 - 2023.12.31

▶ 과제명: 기계학습 기반 BIM 역설계를 활용한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평가 자동화 기술 개발

Ÿ 연구책임자: 이재욱 교수
Ÿ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연구재단 중견연구

사업
Ÿ 연구기간: 2020.03.01 – 2025.02.28

▶ 과제명: 딥러닝 기술을 사용한 구조 해석 및 
설계 기법 개발

Ÿ 연구책임자: 이승혜 교수
Ÿ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연구재단 신진연구

지원사업
Ÿ 연구기간: 2018.03.01. - 2023.02.28

▶ 과제명: 블록체인 기반 건축물 전과정평가 플
랫폼 개발

Ÿ 연구책임자: 정광복 교수
Ÿ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연구재단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기본연구
Ÿ 연구기간: 2021.06.01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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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술회의 참석

▷ 2021년도 한국콘크리트학회 봄 학술대회
Ÿ 참석자: 이가윤, 임창규, 문아해, 진수민, 

Hoang, Khoa Pham, Luat Nguyen, 
Quong, To Bao Quoc, Tran Han

Ÿ 일시: 2021.05.12.(수) ~ 2021.05.14.(금)
Ÿ 장소: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Ÿ 주제: 그린뉴딜, 그린콘크리트

2021년도 한국콘크리트학회 참석

▷ 2021 한국공간구조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기술세미나

Ÿ 참석자: 이재홍 교수, 이기학 교수, 이승혜 교수
Ÿ 일시: 2021.05.28.(금)
Ÿ 장소: LW컨벤션 그랜드 볼룸
Ÿ 주제: 미래 대공간 구조 건설 기술과 트렌드 전망

2021년도 한국공간구조학회 춘계기술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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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한국BIM학회 정기학술대회
Ÿ 참석자: 이재욱 교수, 정광복 교수
Ÿ 일시: 2021.06.17.(목)
Ÿ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

센터
Ÿ 주제: 가상성과 인공지능(Virtuality and 

AI)

2021년도 한국BIM학회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