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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heavy-weight impact sound reductions by bang machine and 

rubber ball according to the curing period of finishing mortar at construction sites of apartment. 

And the changes of reductions before and after mortar crack sealing were examin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erformance differences of impact sound insulation in single number 

quantity (SNQ, LiA,Fmax) were minimal after the 4-week curing period of the finishing mortar in 

case of the bang machine. Similarly, in case of the rubber ball, the performance differences were 

also decreased within 1.0 dB after the 4-week curing period. Therefore,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curing period of the finishing mortar must be secured for at least 4 weeks for the reliable test 

result of impact sound insulation.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impact sound insulation 

(SNQ, LiA,Fmax) by mortar crack sealing were 0.8 to 2.5 dB for the bang machine. Even though 

the improvement for the rubber ball were insignificant in comparison with the bang machine, 

the results showed  that finishing mortar crack sealing is an essential requirement to prevent  

deterioration in impact sound insulation.

주요어 : 마감 모르타르, 양생 기간, 중량충격음

Keywords: Finishing mortar, curing period, Heavy-weight impact sound

서 론

국내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이웃세대와 인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의 거주공

간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이웃 세대로 전달되어 피해요소가 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

는 여러 소음문제 중 층간소음(이하 바닥충격음)은 가장 해결을 요구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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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제정하고 주택의 공급자들은 기준을 만족하

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최근 층간소음 관련 제도의 전

반적인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MOLIT, 2020)에 따라서 22년 8월부터 공동

주택 준공 시점에서 성능 기준 만족 여부를 평가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저감 성능에 대한 책임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요구 성능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주택 공급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상 

및 보완시공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바닥충격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능 향상을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 완충구조(Song et 

al., 2018; Kim et al., 2022)와 표면마감재 및 매트류(Yeon et al., 2019; Yeon et al., 2021), 천

장구조(Shin and Kim, 2019; Kim et al., 2021), 슬래브 보강(Mun et al., 2016) 등 다양한 방

법을 통한 바닥충격음 저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충격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

중량 모르타르 개발 연구결과들도 제시하고 있다(Chun et al., 2017; Kim and Ha, 2022). 이

처럼 다양한 요소기술들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Lee et al., 2020b)에 따르면 사전인

정제도를 통해 인정받은 완충구조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에서 인

정서 등급보다 평균 1등급 낮은 성능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성능의 차

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험동 및 실증주택과 달리 실제 현장은 평면구조의 다양성, 슬래브 내

부 배관의 형태, 내력벽의 구조 등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증주택 

등에 검토된 기술을 토대로 현장검증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장 적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검증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 검증단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측모델 

활용을 통한 연구(Mun et al., 2015; Kim and Yang, 2020)가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유한요소

법을 활용하여 뜬바닥구조의 정합성 검토를 통해 최적 완충구조를 찾기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

고 있다 (Lee et al., 2023). 이처럼 공동주택 현장에서 세대별 안정적인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바닥구조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뜬바닥구조 시공 전후 단계에서 실질적인 바닥충격

음의 성능 변화를 확인하고, 보완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 시공단계에서 충격음 

차단성능 실질적인 성능 검토를 위해서는 바닥 및 천장 시공 공정 이외에 타 공정 진행도 요구

되며,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 바닥구조의 양생도 중요한 요소이다. 선행연구(Lee et al., 2020a)

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재 등의 바닥공사 공정별로 바닥충격음 특성을 분석하였

다. 그러나 현장에 타 공정을 고려할 때 모든 시공단계별 성능실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 마감 모르타르 시공 이후 시점에 집중하여 중량충격음 저감 성

능의 변화량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실험은 공동주택 신축 현장의 샘플세대를 대상으로 실험

을 진행하였으며 마감 모르타르의 양생 기간에 따른 중량충격음 성능 변화를 주차별로 측정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 대상 샘플세대의 천장구조는 일반적인 170 mm 깊이의 평천장으로 

시공되었으며, 내부 인테리어 마감은 단열재와 석고보드 마감까지만 진행하여 고정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감 모르타르의 균열을 보수 전·후 충격음 성능도 분석하여 

바닥 양생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성능 변화값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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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개요

실험대상 현장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가 시공된 이후 상부 바닥구조를 시공하고 양생하는 시기

에 나타나는 중량충격음의 저감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에서 목업세대를 구성하고 평가

를 진행하였다. 실험대상 현장은 동일한 단지에 실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축 공동주택 

현장(RC, Reinforced Concrete)에서 진행되었다. 실험 대상 A~C 현장은 210 mm  콘크리트 

슬래브의  84 Type  평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대상현장의 평면구조는  Figure 1과 

같다. 바닥구조 조건은 콘크리트 슬래브  210 mm  상부 기초 모르타르(HD, High Density) 

30 mm, 완충재  40 mm (EPS+EVA, Expanded Polystyrene + Ethylene Vinyl Acetate), 마

감 모르타르(HD) 50 mm 로 구성된 뜬바닥 구조로 시공되었으며 바닥마감재가 없는 조건에

서 실험하였다. 양생기간에 따라 7주 동안 바닥충격음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샘플 실험동으로 

지정하였기에 현장 공정에 따른 주차별 마감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 

Figure 1. Unit floor plan

실험방법

공동주택 현장에서 바닥구조 시공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기포 콘크리

트, 마감 모르타르에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장 및 작업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단

계의 성능실험은 현실적으로 제약되므로 마감 모르타르 시공 이후에 조건으로 범위를 제한

하였으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공되고 있는 표준바닥구조가 아닌 슬래브의 평활도 및 휨강성

을 제어할 목적으로 기초 모르타르 및 복합형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순의 습식 바닥구조로 

시공하였다. 기초 모르타르 시공 후 2주 양생기간을 확보 후 1차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완충재 및 마감 모르타르 시공 후 2주차부터 1주일 간격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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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이후 마감 모르타르 양생 시 균열이 발생하는 세대의 경우 보수 전·후에 따른 실험도 

추가 수행하였다. 

실험대상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실험은 KS F ISO 16283-2 (2020)에 의거하여 가

진 및 수음실 조건을 설정하였고, 중량충격음 실험은 고무공 충격원과 함께 뱅머신에 대한 실

험도 진행하였다. 실험대상 세대는 시공 중인 현장에서 진행되었으나 마감상태가 도배와 주

방가구 공사 등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잔향시간 측정과 경량충격음의 실험은 제

외하였으며, 중량충격음에 대한 평가만 수행하였다. 중량충격음 실험은 외부 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야간 측정을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실험결과는 KS F ISO 717-2 (2020)에 의거 

1/3 옥타브밴드로 분석하여 단일수치 평가량(L’iA,Fmax)으로 평가되었다. 국내 기준에 의하면 

단일수치 평가량은 1 dB 단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0.1 dB로 산정하여 나타내었다.

마감모르타르 압축강도 발현

공동주택 바닥 마감 모르타르는 일반적으로 시멘트 및 모래의 혼합비율을 1:3 비율로 혼합

하여 사용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및 마감 모르타르 등 바닥구조는 일정 기간 양생 후 압축강도 

허용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이때 최소 7일간 온도는 항상 5°C 이상으로 보존하며 출입을 통

제하고 온도 가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마

감 모르타르의 경우  KS L 5220의 시험방법을  규준하고 있으며 28일 기준 압축강도가 21 

MPa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압축강도는 시멘트가 수분과 반응하면서 시간 경과에 따라 증

가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 이외로 바닥충격음의 저감성능 발현의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선행연구(Jeon et al., 2006)에서는 강도 증가에 따라 주파수대역별 음압레벨은 저

감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실질적인 중량충격음 레벨의 저감효과는 미미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축 공동주택 현장에서 마감모르타르에 양생 단계를 주차별로 

분류하여 중량충격음 저감성능의 변화량을 현장 검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마감 모

르타르의 양생과정에서 함수율 감소에 따른 건조수축 현상으로 벽체로 전달되는 충격량의 

변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격형 측면완충재로 시공 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양생기간에 따른 충격음 레벨

신축 공동주택 현장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타설 이후 바닥 상부구조 양생기간에 나타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마감 모르타르 타설 이후 주차별로 충격음 실험을 수

행하였다. 실험은 나슬래브 상태, 기초 모르타르 시공 후 상태(양생 후 2주), 마감 모르타르 타

설 이후 양생기간 2주차에서부터 7주차까지 분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마감 

모르타르 양생기간은 28일인 4주가 소요됨에 따라 관리 재령기간 28일이 지난 후 성능을 검

토하기 위해 4~7주차에 충격음 성능 실험도 진행하였으며 실험은 표준 중량충격원인 뱅머신



Analysis of Heavy-weight Impact Sound Insulation during Curing Period of Floor Finishing Mortar in Apartment Building

Journal of KIAEBS Vol. 18, No. 1, 2024 ∙ 65

과 고무공 충격원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기초 모르타르와 마감 모르타르의 두께는 같으나 바

닥완충재의 종류가 각각 다른 3개의 샘플 세대에 단일수치 평가량(LiA,Fmax)을 정리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Table 1과 Table 2는 각 샘플 세대별 중량충격음 성능 측정 결과이며 이격형 

측면완충재는 마감 모르타르 시공 후 2주차가 지난 시점에서 제거 후 측정을 진행하였다.

Figure 2(a)와 같이 양생기간에 따라 3개 샘플 세대에서 뱅머신 단일수치 평가량을 비교한 

결과 Building A~C의 나슬래브 조건에 뱅머신 단일수치 평가량은 59.2~59.7 dB, 기초 모르

타르 시공 후 56.3~57.9 dB로 기초 모르타르 시공에 따른 저감량은 1.8~2.9 dB로 나타났다.  

마감 모르타르 시공 후 단일수치 평가량의 저감량 편차는 2~4주차의 경우 0.6~0.2 dB, 4~7주

차의 경우 0.5~1.1 dB로 양생기간 별 저감량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Figure 3(a)와 같이 

1/3 octave band 주파수 대역별 저감량에 대해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2~4주차의 경우 3.6~5.9 

dB로 큰 차이로 저감되었으며, 4~7주차의 경우 0.1~1.1 dB로 저감량의 차이는 크게 감소하였

다.  각 세대별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단일수치 평가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리재령 기간인 4주차(28일) 이후 중량충격원에 의한 저감 성능 차이는 1 dB 내외로 확인되

(a) Bang machine (b) Rubber ball

Figure 2. Result of impact noise according to the curing period of floor structure

(a) Bang machine (b) Rubber ball

Figure 3. Average reduction results for 1/3 octaveband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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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아울러 Figure 3(a)와 같이 1/3 octave band의 각 주파수 대역별 저감량의 평균값을 분

석한 결과 마감 모르타르 시공 후 2주차와 4주차에 충격음 레벨은 차이가 3.6~5.9 dB로 크게 

저감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관리재령 기간인 4주차(28일) 이후 3주가 지난 7주차의 성

능 차이는 –0.5~1.1 dB로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1과 같이 실험을 수행한 각 세대

의 주차별 주파수대역별 충격음 레벨을 비교한 결과에서 마감 모르타르 양생기간이 지나 압

축강도가 발현됨에 따라 주파수대역별 충격음 레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감 모르타

르 양생 후 2주차와 4주차의 차이에서 50~100 Hz대역에서는 약 1~2 dB의 충격음 레벨이 증

가하였지만 125 Hz 이상 주파수대역에서는 최소 0.5, 최대 16.7 dB의 저감레벨이 나타났다. 

Table 1. Results of bang machine experiment by the curing stage and period of upper floor structure

[Unit: dB]

Building Week*
Frequency

SNQ
50 63 80 100 125 160 200 250 315 400 500 630

A

Bare slab 55.4 52.0 45.1 44.2 43.7 47.8 46.9 46.8 45.8 45.1 48.0 47.4 59.7

Basic mortar 52.6 47.3 41.1 42.6 42.6 48.0 45.2 45.9 44.7 44.0 47.4 44.9 57.5

2 49.4 44.5 40.6 39.1 35.5 36.4 35.1 35.8 41.3 42.1 38.2 37.6 52.8

3 49.4 45.4 41.4 41.9 33.6 36.5 35.1 31.2 29.1 28.1 27.4 25.3 52.1

4 49.8 45.7 41.1 41.4 33.4 34.2 30.1 26.5 26.8 25.4 26.0 24.8 52.2

5 48.6 47.1 40.7 42.4 34.1 35.4 32.7 28.7 27.7 27.5 28.9 26.4 52.1

6 48.4 46.4 40.3 42.2 34.1 34.6 34.5 28.9 27.4 25.9 24.7 23.2 51.8

7 48.9 47.2 41.3 40.6 35.1 33.6 30.8 27.0 26.7 25.1 24.5 23.8 52.2

ΔLweek 2-week 4 -0.4 -1.2 -0.5 -2.3 2.1 2.2 5.0 9.3 14.5 16.7 12.2 12.8 0.6

ΔLweek 4-week 7 0.9 -1.5 -0.2 0.8 -1.7 0.6 -0.7 -0.5 0.1 0.3 1.5 1.0 0.0

B

Bare slab 54.2 51.4 45.3 42.7 43.9 47.3 46.4 46.4 46.9 44.4 48.1 48.2 59.2

Basic mortar 49.6 46.8 42.0 41.8 42.2 47.6 43.9 43.4 43.6 42.9 46.6 46.9 56.3

2 48.6 48.8 38.5 36.8 35.5 33.3 30.8 30.1 37.3 35.1 31.7 31.3 52.5

3 48.0 47.9 41.3 40.5 34.6 34.6 29.4 28.8 27.2 26.5 27.0 30.0 52

4 48.1 48.2 40.2 39.2 32.7 33.4 27.1 27.8 24.9 22.3 23.3 24.9 51.9

5 48.3 48.2 40.2 40.0 33.6 34.6 27.6 26.7 24.6 23.0 23.3 26.2 52.1

6 46.8 46.6 39.2 38.8 35.2 33.0 27.5 27.4 24.1 23.1 24.6 23.5 50.7

7 47.0 46.6 38.8 39.6 34.6 34.0 28.0 25.1 22.4 20.2 22.3 20.7 50.8

ΔLweek 2-week 4 0.5 0.6 -1.7 -2.4 2.8 -0.1 3.7 2.3 12.4 12.8 8.4 6.4 0.6

ΔLweek 4-week 7 1.1 1.6 1.4 -0.4 -1.9 -0.6 -0.9 2.7 2.5 2.1 1.0 4.2 1.1

C

Bare slab 55.7 50.4 45.2 43.7 45.2 48.9 47.2 46.4 45.4 44.6 48.3 47.2 59.7

Basic mortar 52.1 46.1 43.1 43.1 42.8 49.5 44.6 45.7 45.2 44.8 48.2 48.4 57.9

2 47.6 47.2 41.3 39.7 34.2 36.7 32.7 34.4 36.0 34.7 32.1 32.2 51.9

3 47.3 47.6 43.0 43.7 35.3 33.9 31.4 30.8 29.2 28.7 29.7 31.7 52.2

4 47.4 48.2 42.1 42.1 33.7 31.7 31.1 29.0 25.5 24.3 26.1 25.0 52.1

5 47.1 47.9 41.3 41.9 34.2 33.2 31.4 28.4 25.3 23.8 24.9 25.0 51.8

6 46.2 47.7 40.5 40.1 33.9 32.8 31.2 29.0 27.1 26.9 27.3 27.6 51.2

7 46.7 47.5 41.8 42.0 34.4 33.5 31.6 29.0 27.1 26.8 26.4 25.1 51.6

ΔLweek 2-week 4 0.2 -1.0 -0.8 -2.4 0.5 5.0 1.6 5.4 10.5 10.4 6.0 7.2 -0.2

ΔLweek 4-week 7 0.7 0.7 0.3 0.1 -0.7 -1.8 -0.5 0.0 -1.6 -2.5 -0.3 -0.1 0.5

 * Basic mortar : 1 week  after basic mortar curing, week 2~7 : 2 week after finishing mortar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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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b)에서는 고무공 충격원의 단일수치 평가량을 비교하였다. 기초 모르타르 시공 

후 58.0~59.2 dB로 나슬래브의 충격음 차단성능 대비 기초 모르타르 시공 시 1.1~2.5 dB에 

저감량이 나타났다. 마감 모르타르 시공 후 단일수치 평가량의 저감량 편차는 2~4주차의 경

우 0.4~4.4 dB, 4~7주차의 경우 0~0.5 dB로 양생기간 별 저감량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Figure 3(b)와 같이 1/3 octave band 주파수 대역별 저감량에 대해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2~4

주차의 경우 3.2~7.5 dB로 큰 차이로 저감되었으며, 4~7주차의 경우 0.2~0.5 dB로 저감량의 

차이는 크게 감소하였다. 각 세대의 주차별 주파수대역별 충격음 레벨을 비교한 Table 2 결과

에서도 뱅머신의 측정결과와 유사하게 마감 모르타르 양생기간이 지나 압축강도가 발현됨에 

Table 2. Results of rubbur ball experiment by the curing stage and period of upper floor structure 

[Unit: dB]

Building Week*
Frequency

SNQ
50 63 80 100 125 160 200 250 315 400 500 630

A

Bare slab 47.4 42.3 42.9 44.1 46.6 52.5 53.9 52.1 50.8 49.8 46.2 43.9 60.1

Basic mortar 44.8 37.9 38.7 41.6 44.9 51.5 53.1 51.2 48.6 48.0 44.7 42.9 58.8

2 40.5 35.0 37.1 38.3 35.3 39.8 43.8 42.6 40.8 41.6 41.4 35.1 51.0

3 40.8 36.2 38.8 39.7 34.2 37.3 31.9 26.2 23.5 24.6 25.7 25.1 46.4

4 40.8 35.2 37.5 39.2 33.9 37.6 32.4 27.4 24.2 27.0 23.2 22.4 46.1

5 39.6 35.5 36.9 39.5 33.1 36.0 31.8 26.1 23.5 24.7 23.1 18.6 45.5

6 39.9 35.5 37.3 39.6 34.3 35.1 32.0 26.4 24.5 24.1 21.2 17.5 45.6

7 39.7 35.7 37.7 38.8 34.3 36.3 31.3 26.9 26.4 26.2 23.1 22.3 45.6

ΔLweek 2-week 4 -0.3 -0.2 -0.4 -0.9 1.4 2.2 11.4 15.2 16.6 14.6 18.2 12.7 4.9

ΔLweek 4-week 7 1.1 -0.5 -0.2 0.4 -0.4 1.3 1.1 0.5 -2.2 0.8 0.1 0.1 0.5

B

Bare slab 46.3 43.5 42.9 42.9 47.7 52.9 54.8 53.0 50.8 49.3 45.9 44.9 60.5

Basic mortar 41.6 38.7 39.3 41.2 43.9 51.1 52.0 51.1 48.3 46.8 44.1 40.9 58.0

2 39.9 39.1 35.6 36.4 35.5 37.4 36.7 34.5 31.2 29.5 29.0 27.0 46.6

3 39.8 38.9 38.5 39.4 34.9 38.6 31.2 26.5 25.7 25.8 27.8 29.6 46.8

4 39.7 38.3 38.5 38.9 34.1 37.4 31.2 27.0 24.5 23.0 21.2 20.1 46.2

5 39.9 37.9 38.0 39.1 34.8 38.0 30.8 26.4 24.0 21.1 19.0 19.3 46.2

6 38.3 36.2 36.3 38.5 34.8 37.3 30.6 26.2 24.3 23.2 19.8 17.8 45.2

7 38.5 37.2 36.4 38.9 34.8 38.5 31.0 26.1 24.5 25.6 25.6 22.6 45.8

ΔLweek 2-week 4 0.2 0.8 -2.9 -2.5 1.4 0.0 5.5 7.5 6.7 6.5 7.8 6.9 0.4

ΔLweek 4-week 7 1.2 1.1 2.1 0.0 -0.7 -1.1 0.2 0.9 0.0 -2.6 -4.4 -2.5 0.4

C

Bare slab 47.7 40.0 40.4 41.8 48.3 53.3 53.3 52.1 51.2 50.3 46.3 44.1 60.3

Basic mortar 44.2 37.6 39.2 42.4 44.8 53.1 52.3 51.8 49.1 48.4 46.3 45.0 59.2

2 38.7 37.5 39.2 38.3 36.3 41.5 37.7 35.1 32.3 31.7 31.2 29.5 47.9

3 39.1 38.9 40.3 41.8 37.3 39.1 35.0 31.1 28.7 28.2 28.3 26.6 47.9

4 38.6 38.1 40.1 40.7 36.2 36.5 33.9 27.6 24.5 22.4 22.3 20.4 46.8

5 38.5 38.2 40.3 40.9 36.4 36.8 33.8 26.9 24.2 22.5 22.1 20.5 46.9

6 37.6 38.0 39.5 40.0 36.3 37.6 34.3 28.1 25.8 24.1 23.2 21.6 46.6

7 37.8 37.5 39.5 40.3 36.9 38.4 33.9 27.9 27.7 24.3 21.5 20.3 46.8

ΔLweek 2-week 4 0.1 -0.6 -0.9 -2.4 0.1 5.0 3.8 7.5 7.8 9.3 8.9 9.1 1.1

ΔLweek 4-week 7 0.8 0.6 0.6 0.4 -0.7 -1.9 0.0 -0.3 -3.2 -1.9 0.8 0.1 0.0

 * Basic mortar : 1 week  after basic mortar curing, week 2~7 : 2 week after finishing mortar curing



Analysis of Heavy-weight Impact Sound Insulation during Curing Period of Floor Finishing Mortar in Apartment Building

68 ∙ Journal of KIAEBS Vol. 18, No. 1, 2024

따라 충격음 레벨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뱅머신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2주차와 4

주차의 충격음 저감량의 차이는 100 Hz 이하 주파수대역에서는 증폭되었고, 125 Hz 이상에

서는 최대 18.2 dB의 저감량이 나타났다.

바닥 균열 보수에 따른 충격음 레벨 

바닥구조 중 마감 모르타르 시공은 작업자의 숙련도 및 작업여건에 따라 균열이 발생하기

도 하며, 마감 모르타르의 균열은 부위와 크기에 따라 단일수치 평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양

생기간에 따른 저감량 연구 종료 후  균열이 발생한 부위에 무수축 모르타르로 보수하는 작업

을 진행하였으며, 양생기간 1주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재검토 하였다. 실험이 진행되었던 3

개 세대 중 2개 세대를 선정하여 균열 보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바닥 균열 보수 전후의 뱅머신 실험결과를 분석한 결과, Building A의 경우 200 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약 1.9~3.9 dB의 저감 성능이 나타났다. Building B의 경우 125 Hz와 160 

Hz를 제외하고 최소 1.0 dB에서 최대 6.7 dB의 성능이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닥균

열 보수로 인한 주파수대역별 성능 저감으로 인해 단일수치 평가량은 Building A는 0.8 dB, 

Building B는 2.5 dB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무공 충격원에서는 뱅머신 보다 미미

한 성능 차이가 나타났다. Building A에서는 250~500 Hz 대역에서 약 1.3~1.9 dB 저감된 성

(a) Bang machine– left (Building A), right (buildings B)

(b) Rubber ball – left (Building A), right (buildings B)

Figure 4. Reduction results for 1/3 octaveband frequency according to floor crack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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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보였으나 이외의 주파수대역에서는 성능차이가 미미하게 분석되었다. 또한 Buildings 

B에서는 50~125  Hz 대역에서는 약 0.7~2.7 dB의 저감된 성능을 보였지만 250 Hz 이상에 

주파수대역 대역에서는 약 0.3~4.8 dB 높아지는 결과가 분석되었다. 단 일수치 평가량을 기

준으로는 Building A, B에서 각 0.2 dB, 0.9 dB 저감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신축 공동주택 현장조건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 마감 모르타르 양생 기

간에 따른 중량충격음(뱅머신 및 고무공 충격원) 저감 성능과 바닥 균열 보수 전후 저감 성능

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마감 모르타르 양생기간에 따라 충격음 차단성능을 비교한 결과, 뱅머신의 단일수치 평가

량은 마감 모르타르 타설 후 4주차 이후 성능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무공 충격

원도 뱅머신과 유사하게  4주차가 지난 시점부터 저감량의 1 dB 내외로 소폭 줄어드는 것으

로 보아 마감 모르타르 두께 50 mm의 경우 양생 기간은 최소 4주차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격형 측면완충재의 사용으로 마감 모르타르의 건조수축에 의

한 벽체로 전달되는 진동의 감소 조건은 배제하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마감 모르타르의 양생 

과정에 따른 저감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뱅머신의 바닥구조 균열 보수 전·후에 대한 결과에서 보수 후 단일수치 평가량 기준 

0.8~ 2.5 dB의 성능 개선이 나타났다. 고무공 충격원에서는 뱅머신과 비교하였을 때보다는 

단일수치 평가량에서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Building B의 경우 315 Hz 이상의 주파수대역에

서는 보수 후 충격음 레벨이 일부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50~125 Hz의 저주파 대역

에서 저감량이 확보되어 단일수치 평가량이 저감되었기 때문에 바닥 균열 보수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최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도

에 대한 도입에 맞춰 단계별 성능확인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공동주택 바닥구조 시공 시 마감 모르타르는  KS L 5220을 통해 28일 기준 압축강도가 21 

MPa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바닥구조 차단성능 인정서에 기준값을 명기해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마감 모르타르 시공 후 4주차(28일)까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변화량 및 이

후 일정기간(7주차) 동안에 저감량을 추가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마감 모르타르 타설 후 2주

차부터 4주차까지 양생기간에 따른 중량충격음의 저감 성능의 변화량은 3~6 dB 수준으로 뚜

렷하게 나타났으나, 4주차부터 7주차까지 저감 성능의 변화량은 1 dB 내외로 미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인정평가나 완충재 현장 반입 후 샘플

세대 시공 후 평가에 대한 양생기간 기준 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바닥 균열 보수 전후에 충격음 성능을 비교한 결과, 뱅머신에서는 단일수치 평가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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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0.8~ 2.5 dB의 성능 개선이 나타났다. 고무공 충격원에서는 0.2~0.9 dB로 뱅머신 보다 저

감량은 미미하였으나 결과값이 증폭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마감 모르타르의 균열관리 

또한 중요한 항목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샘플 실험세대 3개소에 대한 측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임에 따라 일반화하여 평

가하기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감 모르타르로 시공된 시편의 시간에 따른 강도의 

변화량을 추가 분석하여 결과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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