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 L C >

모방생산 탈피 연구투자 급선무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급팽창하면서 고층건물이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축자재

도 계속 변화해왔다. 

건축자재 중 마감재는 다른 어떤 것 보다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마감재는 건축물의 외관 장식기

능 이외에도 각종 외부적 요인에 대한 내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국내건축용마감재로는도료, PCM강판, 대리석, 타일등이적용되어왔으며도료의경우K S 5 0 1

수성제품이널리쓰여왔다. 

그러나 최근 건축물의 외벽을 처리하는데 경량콘크리트기법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A L C용 도료시

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L C용 도료는 방수성·통기성·탄성 등 요구돼
A L C ( Au t o c l aved Lightweight Concrete : 경량기포콘크리트)는 규사에 시멘트와 석회를 분말

상태로 만들어 적절히 배합한 것을 주원료로 하고 발포제인 알루미늄 분말을 첨가하여 기포를 발생

시켜 오토클레이브에서 고온·고압상태( 1 8 0℃, 10기압)로 약 1 0시간이상 양생하여 구조적으로 안정

된 Tobermorite 결정구조를갖는 시멘트 2차가공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품은 내부에 0 . 5 ~ 2 . 0 m m의 미세한 기포가 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

포로 인하여 ALC 제품의 주요 특성인 경량성·단열성 등을 갖게 되어 기존의 시멘트 벽돌을 대체

하고 있다. 

또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 및 공기 단축의 요구와 3 D현상에 의한 숙련공의 부족에 대응하고, 재

래식 벽돌에 의한 조적공사보다 단열성과 시공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 품구 분

고려화학

대한페인트

벽산페인트

삼화페인트

선경인더스트리

우진페인트

한진페인트

알크론실러

알크론필러

알크론탑코트

에라스톤

탄성광텍스

그라피테이트

알크톱F

알크톱A

탄성코트1 0 0

탄성코트2 0 0

탄성코트2 3 0

탄성코트2 5 0

스카이프라이머

스카이윌

스카이스톱

스카이 월 탑코트

P O - l st

A LC # 2 0 0

알크졸

에마코트

세라믹코트

P -프라이머

데리코트-수퍼화인

국내 A L C용 도료 생산기업 현황



A L C는 1 9 2 9년 스웨덴에서 이통이라는 상표로 처음 개발되었으며 기술적으로 독일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 1 9 6 0년대에 일본으로 이전돼 지진이 많은 일본의 건축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술이 정립되었

다. 

현재 독일로 라이센스가 이전된 Y - t o n g, 스웨덴의 S I P O R E X, 네덜란드의 D U ROX, 독일의

HEBEL 등 4개 제품의 기술이 이전되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A L C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7 0년대 후반이나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다가 8 0년대 말

부터 시작된 임금상승, 3D기피현상, 200만호주택건설의 여파로 시공성과 정밀성이 뛰어난 A L C수

요가 블록을 중심으로 아파트건설에 차츰 적용되기 시작했다. ALC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8 6년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 L C는 경량성, 단열성, 내화성, 방음성이뛰어나지만 나름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다른 마감

재로 마감을 해주어야 한다. ALC의 단점으로는 우선 초기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내벽에 벽지를 붙

일 때 곰팡이가 슬기 쉽고 압축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파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A L C는 표면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표면에 일반 수지몰탈미장을 할 경우 면의 박리를 일으킬 수 있

다. 

또한 다공성 재료이기 때문에 일반 수성페인트로 마감할 경우 통기성이 결여되므로 겨울철 수증기압

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수성페인트에는 탄성이 없어 A L C면에 크

랙발생시 크랙이 생긴 부위를 커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과거 일반 수성페인트로 마감하던 것을 A L C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으로 도료의 개발이 이

주) gray scale : 시험전과시험후의 변색된 정도의 색차(色差)

( g ray scale 3호 : 3.4 ± 0 . 4 % )

측 정 방 법 JIS  규 격항 목

저온안정성

초기건조균열

저 항 성

온냉반복성

투수성

내알카리성

내후성

부착강도

내세정성

내충격성

- 5℃ 1 8시간. 20℃ 6시간, 3회 반복

3 m / s의 풍동, 6시간

2 0℃ 1 8시간, -20℃ 3시간, 50℃ 3시간,

1 0회 반복

물기둥의 높이 변화도( 6시간)

C a ( O H )2 용액에 담금( p H＝1 3 )

Carbon arc조사(照射)후변색측정

( 2 5 0시간)

M o r tar 시편점착성 표준상태

( kg / c m2) 침수후

4 5 0 kg의 압력으로 5 0 0회 왕복

5 0 0 g의 추를 3 0 c m위에서 낙하시킴

조성물의 응집이 없을것

균열이 없을것

외관이 이상 없을것

1 c m

벗겨짐 및 변색이 없을것

g ray scale 3호이상

5이상

3이상

벗겨짐 및 마모가 없을것

균열 및 벗겨짐이 없을것

JIS-A 6909의 규격에 준한 도료의 시험방법

공장준공 판매( 1 9 9 3 )생산능력( B LO C K : PA N E L )구 분

신 라 교 역

한국시포렉스

벽 산

삼 익

금 강

기 린 산 업

쌍 용 양 회

선 경 건 설

합 계

1991. 6.

1991. 6.

1992. 6.

1992. 7.

1992. 7.

1992. 9.

1993. 3.

1993. 5.

1 0만( 1 0 : 0 )

2 0만( 7 : 3 )

1 0만( 3 : 7 )

1 5만( 9 : 1 )

3 0만( 9 : 1 )

1 5만( 1 0 : 0 )

1 6 . 5만( 8 : 2 )

1 3만( 5 : 5 )

1 2 9 . 5만

1만

4 . 5만

5만

3 . 5만

4만

2만

2 . 4만

2 . 4만

2 4 . 8만

국내 ALC 생산기업 현황 (단위 : m3)



루어지고 있다. 이는 ALC 품질차별화 정책과 함께 신소재인 A L C의 조기정착 및 시장확대 전략과

도 맞물려 있다. 이러한 A L C용 도료에 요구되는 물성은 방수성, 통기성, 내곰팡이성, 시공성, 외관

성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마땅한 K S규격이 없어 일본의 JIS-A6909, 6910을 기준으로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도 A L C용 전용규격은 없으며 포괄적인 마감재 규격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L C도료시장 신수요 창출로 고성장 기대
A L C용 도료 수요는 9 1년 1 1 2 8톤에서 9 4년 7 0 2 4톤으로 5 0 0 %이상 증가했으며 9 5년에는 9 4년대비

49% 증가한 1만4 8 1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A L C용 도료의 본격적인 성장은 좀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 L C

용 도료의 가격이 일반 수성페인트나 몰탈에 비해 비싸 건축업자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건축업자들

의 유지보수성도 A L C용 도료 적용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몇몇 대형 건설회사들을 중심으로 A L C전용 도료의 적용에 따른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

어지고 있고 제품개발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이 기대돼 시장전망은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연

골재의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벽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A L C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A L C용 도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고려화학, 대한페인트, 벽산페인트, 삼화페인트, 선

경인더스트리, 우진페인트, 한진페인트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향후 A L C용 도료의 시장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

규격과 시험방법 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종류의 다양화와 작업이 용이한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며, 일반 수성페인트와의 가격경쟁

에서도 우위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요는 큰걸음·기술은 게걸음
국내 A L C시장이 연간 30% 이상의 신장을 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국내 A L C수요는 9 3년 3 5만m3이었으나 9 4년에는 34% 증가한 4 7만m3에

달했으며, 95년에도 이러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A L C시장은 기존의 신라교역과 한국시포렉스가 독일과 스페인에서 설비를 도입해 생산한 이후 9 2년

벽산, 삼익, 기린산업, 93년쌍용양회, 선경건설이참여하면서 공급과잉을 초래했다. 

기업별 연간 A L C생산능력은 한국시포렉스 2 0 m3를 비롯, 쌍용양회 2 0만m3, 삼익 1 7만5 0 0 0 m2, 기

린산업 1 6만m3, 벽산 1 5만m3, 선경건설 1 3만m3, 신라교역 1 0만m3, EMD CHD 110만5 0 0 0 m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대기업들의 참여와 경쟁으로 시장이 악화되고 있으며 가격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생산기업들은 국내 A L C수요가 9 5년 1 0 0만m3를 넘어설 것으로 판

단, 적극적인 판매와 함께 수출을 확대하는 등 초기단계에 있는 A L C시장의 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관 련 건 설 회 사구 분

신 라 교 역

한국시포렉스

벽 산

삼 익

금 강

기 린 산 업

쌍 용 양 회

선 경 건 설

풍림산업, 대림산업, 고려개발

벽산건설, 벽산개발

삼익건설, 삼익주택

금강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남광토건

국내 ALC 생산·수요기업



것으로 나타났다. 

9 2년 독일 베르한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한 기린산업은 현재 1 5만m3인 생산능력을 9 5년초까지 3 0만

m3로 증설하는 한편, 중국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벽산은 경쟁심화로 인한 수지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자체생산과 함께 수출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

시포렉스는 설계당시 3 0만m3 생산능력을 계획해 수요가 증가할 경우 2 0만m2에서 증산을 추진할 것

으로 알려졌다. 

A L C는 크게 블록제품과 보드, 판넬제품으로 구별되는데 국내기업들이 블록부문에서 과잉경쟁이 발

생하자 보드나 판넬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시장이 정착하는 데는 수년간의 제품개발과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단시일내

에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A L C생산기업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시장·제품에 대한 연구투자 없이 외국설비를 도입

해 외국 제품의 모방생산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직되고 있다. 

설비도입 현황을 보면, 기린산업·삼익·신라교역이 독일 베르한에서, 벽산은 일본 오노다류닥스,

선경건설은 독일 이통, 쌍용양회는 독일 하벨, 한국시포렉스는 스웨덴 시포렉스부터 각각 설비를 도

입했으며, 자체기술에 의한 생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 9 9 5 / 5 / 1 5 >

B LO C K PA N E L 계구 분

생 산

수 출

외 주

자 체

계

판 매

4 3 0 , 0 0 0

5 0 , 0 0 0

2 5 0 , 0 0 0

1 2 4 , 0 0 0

4 2 4 , 0 0 0

3 0 , 0 0 0

5 , 5 0 0

1 0 , 0 0 0

7 , 3 0 0

2 2 , 8 0 0

4 6 0 , 0 0 0

5 5 , 5 0 0

2 6 0 , 0 0 0

1 3 1 , 3 0 0

4 4 6 , 8 0 0

국내 ALC 생산 및 판매현황( 1 9 9 4 ) (단위 : m3)

생 산 판 매

물 량 증감률 물 량 증감률
구 분

1 9 8 6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 4 0 0

6 , 5 0 0

7 , 7 0 0

1 8 , 3 0 0

3 6 , 4 0 0

5 4 , 2 0 0

2 6 3 , 3 0 7

3 5 0 , 0 0 0

-

-

3 6 0

1 8

1 3 8

9 9

4 9

3 8 6

3 3

-

1 , 0 0 0

3 , 0 0 0

7 , 1 0 0

1 9 , 4 0 0

3 0 , 2 0 0

4 7 , 6 0 0

2 1 0 , 9 5 5

2 4 8 , 0 0 0

4 3 8 , 0 0 0

-

2 0 0

1 3 7

1 7 3

1 5 6

1 5 7

3 4 3

1 8

7 5

국내 ALC 생산 및 판매추이 (단위 : m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