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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모멘트를 받는 강판 콘크리트(SC) 벽체에서 스터드의 성능개선을 위한 해석적 연구

Analytical Study for Performance Improvement of Studs for Steel Plate Concrete(SC) Walls 

subjected to Bending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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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t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stud of Steel Plate Concrete(SC) walls subjected to bending 
moment. Non-linearity of contact interface, connection, and material properties were considered in finite element modeling of SC 
wall. In order to validate the analytical model, furthermore, a foregoing laboratory experiment was simulated by FEM, so that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result and the analysis result have be done. The size of the analytical model was determined by 
reflecting various references and the analyse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various shapes and arrangements of stud. Additionally, 
the validity of the model considering the related provisions in the KEPIC SNG standard was also considered. As a result, the 
optimal shape and spacing of studs was proposed through this numerical analysis and standard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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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판 콘크리트(이하 SC) 구조는 기존의 철근콘크리트(이
하 RC) 구조에서 구조재로 사용되는 철근과 시공재로 사용

되며 거푸집의 역할을 강판이 대신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작

업을 줄일 수 있으며, 모듈화가 가능하여 경제적이고 품질향

상을 극대화할 수 있다(Choi, 2007). 또한 SC 구조는 전단벽

(shear wall)에 적용 시 RC보다 구조적 성능향상에 효과가 

더 있어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구조물의 내진안전성 향상

에 기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 et al., 2012). 
일본의 경우 1980년부터 SC 구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어, 이 분야에 대한 매우 다양한 결과물이 존재하며, 원전구

조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JEAG 4618(JEA, 1991)지침을 가지

고 있다. 미국의 Westinghouse 사는 원자로건물 2차 차폐벽과 

보조건물의 일부 벽체에 SC 모듈을 적용한 AP600/AP1000 
(Advanced Pressurized Reactor)에 대한 설계인증을 받았고, 

General Electric 사는 ABWR과 SBWR(Simplified Boiling 
Water Reactor)에 대형모듈의 현장조립과 기기와 구조에 대

한 모듈화기술을 적용하였다(Kim, 2008). 국내의 경우 2000
년대 중반 이후부터 SC 구조의 거동특성에 관한 기초연구

(Moon et al., 2006)를 시작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었고, 원전 SC 구조용 설계기준인 KEPIC SNG(KEA, 2010)
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SC 구조는 전단연결 장치인 스터드로 강판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데, 시공 시 콘크리트의 블리딩 수(bleeding water)
가 상승하다 스터드를 만나면 저면에 고일 수 있다. 이는 결

국 콘크리트와 스터드 사이에 공극을 발생시키고, 콘크리트

와 강재 사이의 부착능력을 설계 시 예상하였던 값 이하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 또한 강판 구조물이 외력 혹은 내력을 

받아 휨 혹은 전단거동을 할 경우, 길이방향에 수직하게 배

치된 스터드는 머리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과대한 지압응력 

및 인장응력이 집중되어 결국에는 다음 Fig. 1과 같이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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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lized concrete crack at the stud

(a) developed stud #1(DS#1) (b) developed stud #2(DS#2)

Fig. 2 Type of developed studs

(a) front view (b) side view

Fig. 3 Configuration of test specimens(Cho et al., 2012)

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SC 구조가 휨모멘트를 

받을 경우, 강성이 다른 두 부재를 스터드가 결속하다 콘크

리트 항복이후 혹은 국부적 강판의 좌굴로 인해 스터드가 뽑

히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균열이 두드러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휨모멘트를 받는 SC 구조에서 스터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해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차원 유한

요소모형을 제안하였고, 실물 시편에 대한 실험결과와의 비

교/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SC 구조의 휨거동 시, 스터드

에 가해지는 인발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존 스터드를 Fig. 
2와 같이 개선하여 이에 대한 해석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개선된 스터드 1(이하 DS#1)은 일반 스터드의 상⋅하부에 

추가 스터드를 배치한 형태로 총 3개의 스터드로 구성된 것

이고, 개선된 스터드 2(이하 DS#2)는 2개 경사진 스터드로 

구성되었다. 시공 시, 스터드와 강판의 체결법에는 용접, 볼
트연결 등이 있으나, 이 연구의 해석에서는 스터드가 강판과 

완전히 부착되었다고 가정하였다.

2. 해석모형의 검증에 사용된 구조실험

휨모멘트를 받는 SC 구조에 대한 비선형 유한요소모형의 

개발과 검증을 위해 사용된 구조실험 결과로 Cho et al.(2012)
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2.1 실험체의 형상 및 재료

실험체는 비보강 SC 벽체에 대한 시편으로 KEPIC SNG 
규정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 시편의 크기는 높이 1,100mm, 
길이 400mm, 두께 150mm로 두 강판 사이에 콘크리트가 타

설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강판의 두께는 3mm였고, 하단은 

두께 20mm 강판으로 기초판을 형성하였으며, 강판과 기초

판은 각 면에 4개의 리브로 보강하였다. 강판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스터드로 45mm 길이에 직경 8mm의 스터드가 사

용되었고, 좌우측 강판에 벽체 길이방향으로 100mm 간격으

로 3개씩 배치하였으며 벽체의 높이를 따라 200mm 및 

100mm 간격으로 6줄로 배치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저면과 

기초판을 결속하기 위해서 3개의 스터드를 기초판에 배치하고 

용접하였다. 다음 Fig. 3은 실험체의 정면도 및 측면도이다.
실험에 사용된 강재는 SS400 일반 구조용 강재로 초기항복강도

는 약 200MPa이며, 항복인장강도는 400MPa이다. 콘크리트는 설

계강도가 35MPa이 되도록 KS F 2402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다.

2.2 실험방법

정적 가력실험에서는 벽체의 길이방향 및 벽체의 두께방

향으로 500kN 용량의 서보식 가력장치를 사용하여 단조하

중을 가하였고, 변위계와 변형률게이지를 설치하여 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와 하중에 대한 국부적 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및 강재의 변형률을 계측하였다.

3. SC 구조의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

휨모멘트를 받는 SC 구조의 거동을 합리적으로 모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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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inite element analytical model of laboratory test 

specimen Fig. 5 Interaction between steel and concrete

위해 비선형 해석이 가능한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ABAQUS를 사용하였고, 해석에 사용된 요소와 해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3.1 해석모델의 형상 및 요소

개선된 스터드가 적용된 해석모델을 구성하여 이를 해석

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유한요소모델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 소개한 실내시험(Cho et al., 2012)을 유한요소방법

으로 모사하였다. 해석모형은 3차원으로 구성하였고, 콘크리

트, 강판, 리브 및 기초판에는 3차원 고체요소인 C3D8 요소

를 적용하였다. 스터드는 전체 해석 구조물에 비하여 그 크

기가 미소하므로 3차원 요소가 아닌 빔요소(B31)로 모델화

하였다. Fig. 4는 유한요소법으로 시편을 모사한 모델을 나

타낸 것이다.

3.2 부재간 연결 및 접촉면의 해석방법

3차원 보요소의 자유도는 한 절점에서 자유도가 6인 반면, 
3차원 고체요소는 절점에서의 모멘트에 대한 자유도는 없고 

축방향 자유도만 3개를 가진다. 따라서 보요소와 고체요소를 

직접 연결할 경우 수치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

기 위해 ABAQUS의 interaction 모듈의 ‘structural cou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보요소로 모델화된 스터드는 콘크리트로 정의된 3차원 고

체요소 속에 삽입 요소 방법(Embedded element method)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삽입 요소 방법은 모체가 거동할 때, 
삽입체의 요소가 모체의 변형에 대응하여 변형하도록 정의

한 서로 다른 부재간의 연결방법으로 철근콘크리트와 같은 

구조물 해석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삽입요소 방법은 두 

부재간의 상대변위로 수치해의 정밀도를 조정하는데 본 해

석에서는 스터드가 거의 뽑힐 수도 있는 극한상황까지도 모

사할 수 있도록 상대변위를 상당히 크게 설정하였다. 
강판과 콘크리트의 사이의 접촉거동을 위한 해석은 에너

지 방법 기반인 접촉(Contact) 방법을 사용하였다. 접촉 방법

으로 부착거동 및 마찰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데, 강판과 콘

크리트의 부착력은 크지 않으므로 부착은 무시하였다. 그리

고 국부적인 마찰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였고, 강재와 콘크리

트의 마찰계수(μ)는 0.5로 가정하였다. 접촉 방법은 주부재

(Master)면과 부부재(Slave)면을 설정해야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강성이 크고 요소의 체눈 크기가 더 큰 강판의 면을 주

부재면으로 정의하였다. Fig. 5는 부재 간 연결 및 접촉면 해

석 방법을 설명한 개념도이다.

3.3 각 재료의 물성치

3.3.1 콘크리트

ABAQUS는 콘크리트의 탄소성 및 균열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모형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의 인장 및 압축에 대한 준-취성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Concrete-Damaged-Plasticity 구성모형을 사용하였다.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Cho et al.(2012)의 실험에서 

35.2MPa의 평균압축강도를 지니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을 

바탕으로 식 (1)과 같은 콘크리트구조기준(KCI, 2012)을 참

고하여 29,779MPa로 산정하여 사용하였고, 포아송비는 0.18
로 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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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of concrete plastic model

Parameters Input value

Ratio of the ultimate biaxial compressive stress to the 
ultimate uniaxial compressive stress 

1.12

Ratio of the uniaxial tensile to the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0.1

Dilation angle 35

Eccentricity 0.1

K* 0.667

* : Ratio of second stress invariant on the tensile meridian to that on 
compression meridian at the initial yield for any given value of the 
pressure invariant 

(a) compressive behavior

(b) tensile behavior

Fig. 6 Stress-strain curve of concrete

Fig. 7 Relationship between damage and plastic strains

여기서, 는 평균압축강도(MPa), 는 콘크리트의 단

위질량()이다. Concrete-Damaged-Plasticity 모형의 

소성관련 매개변수로는 Prakash et al.(2011)의 연구를 참고

하여 다음의 Table 1에 나타낸 값을 적용하였다.
콘크리트의 압축거동 시 응력-변형률 관계는 Carreira and 

Chu(1985)가 제안한 모형 식 (2)를 기반으로 산정하였다. 

 

 ′
 



′′
 

(2)

여기서, 는 콘크리트의 압축응력 (MPa), 는 콘크리트

의 압축변형률, ′는 압축강도, ′는 압축강도시 콘크리트

의 변형률, 는 식 (3)과 같다.

  
′   (3)

콘크리트의 인장거동 시 응력-변형률 관계는 Evans and 
Marathe(1967)의 실험결과를 참고하여 Fig. 6과 같이 결정

하였다.
한편, 손상에 대한 입력값은 Jankowiak and Lodygowski 

(2005)의 반복재하 연구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Fig. 7은 압축 

및 인장에 의한 손상과 소성변형률과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3.3.2 강판과 스터드

강재의 탄소성 거동은 소성 비압축성거동에 적합한 Von-mises 
파괴기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였고, 탄성계수와 포아송비로는 

각각 207,000MPa와 0.3을 사용하였다. 강판과 스터드의 응

력-변형률 관계는 Prakash et al.(201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3.4 하중 및 경계조건

실험을 통해 횡방향으로 단조하중이 재하된 실험체의 거

동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모델화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재와 부재사이의 연결 및 접촉면에 비선형 조건을 정

의하였고, 콘크리트 및 강재의 재료를 비선형으로 정의하였

다. 비선형 문제를 풀기위해 arc length 방법을 사용하는 

static riks 해석모듈을 사용하였다. 또한, 하중을 재하한 방

향으로 변위가 발생함에 따라 경계조건에서 반대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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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ickness direction of SC wall (b) length direction of SC wall 

Fig. 8 Comparison of P-△ curve between tests and FE analyses

발생하는 반력의 합을 다음 식 (4)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리

고 해석을 통해 얻어진 하중-변위곡선과 실험을 통해 얻은 

하중-변위곡선을 비교하여 해석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4)

여기서,  는 외력, 는 경계조건 영역에서의 총반력 그

리고 는 경계조건 중 절점 i에서의 반력이다.

4. 유한요소모델의 검증

Fig. 8의 (a)와 (b)는 Cho et al.(2012)이 실내에서 SC 벽
체 구조의 길이방향 및 두께방향으로 단조하중을 재하한 실

험의 하중-변위 곡선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범례에서 SXP는 벽체의 두께방향으로 하중

을 재하한 실험체를, SYP는 벽체의 길이방향으로 하중을 재

하한 실험체를, 그리고 FEM은 유한요소해석을 각각 나타낸다.
벽체 두께방향 거동의 경우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었고, 벽체 길이방향의 경우 해석 모형의 강성이 

실험결과에 비하여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벽체 

길이방향으로 하중을 가할 경우 SC 부재 내부의 콘크리트가 

전체에 걸쳐 전단파괴가 발생하고 균열의 발생 및 진전과 이

로 인한 에너지가 소산으로 재료의 이방성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실에서는 기초판과 강판을 지지하는 리

브가 파괴되어 떨어졌으나 해석에선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적

용한 비선형 접촉면의 정의와 재료의 구성방정식 그리고 입

력변수가 해당 구조 시스템의 비선형 거동을 충분히 모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개선된 스터드의 구조적 성능평가

5.1 해석 모형의 형상

실험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수치해석 모형의 크기는 실

내에서 구조실험이 가능한 크기에 대한 것으로, 다양한 스터

드와 설치간격이 적용된 SC 구조의 휨모멘트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엔 다소 그 크기가 작다. 수치해석 또한 실제 구조

물의 크기로 앞 절에서 수행한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개선된 스터드의 성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해석 모형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해석에 앞서, 모형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SC 벽체 실험, 

수치해석에 관한 문헌조사(Kim, 2008; Ozaki et al., 2004; 
Varma et al., 2011, 2012)를 수행하였고, 컴퓨터 해석가능 

용량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선된 스터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한 해 SC 벽체 해석 모형의 크기를 다음의 Fig. 9와 같이 결

정하였다. 즉, 높이 1,600mm, 길이 1,400mm, 두께 206mm
(강판 두께 3mm, 콘크리트 두께 200mm)로 결정하였다. 그
리고 SC 구조의 하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께 

20mm의 기초판으로 구성하였고, 강판과 기초판을 리브로 

연결하였으며, 콘크리트와 기초판을 스터드로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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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nalytical model of SC wall for FE analyses

Fig. 10 Location of general studs 

Table 2 Stud type and spacing

Model case Stud type 
Stud spacing 

( x×y ) 
Number of 

studs 

GS-100×100 General stud 100mm×100mm 36

DS#1-500×500 Developed stud #1 500mm×500mm 12

DS#1-500×250 Developed stud #1 500mm×250mm 18

DS#1-250×250 Developed stud #1 250mm×250mm 27

DS#1-167×167 Developed stud #1 167mm×167mm 48

DS#2-250×250 Developed stud #2 250mm×250mm 18

DS#2-250×167 Developed stud #2 250mm×167mm 24

 * 500mm×500mm

5.2 스터드의 배치

스터드는 SC 벽체의 휨 및 전단거동 시 강판과 콘크리트

가 일체로 거동하기 위해 배치되는데, 개선된 스터드의 경우 

소요되는 스터드의 양이 기존 것 보다 2배 이상이 되기 때문

에, 보다 경제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스터드 보다 

배치간격을 더 멀리할 필요가 있다(Fig. 2 참조). 
일반 스터드를 사용한 해석모델에서의 스터드 배치간격은 

결정된 해석모델 내에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Fig. 10과 같

이 벽체의 길이방향(이하 x방향)과 벽체의 높이방향(이하 y방

향)을 동일하게 100mm로 하였다. 그리고 500mm×500mm의 

면적을 기준 배치면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개선된 스터드의 배치에 변화를 주었다. 다음 Table 2는 각 

해석모델에 사용된 스터드의 형식과 배치간격을 설명한 것이

다. 해석에서 스터드의 길이(Ls)는 50mm, 직경(Ds)은 8mm
로 하였고, 경사각( , Fig. 2)은 일반 스터드 인발 시의 균열

각를 고려하여 35°로 하였다.

5.3 해석 및 검토방법

휨모멘트를 받는 SC 구조에 사용된 각 스터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해석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비선형 유한요소

법을 사용하였고, static riks 해석모듈에서 변위제어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수치해석을 통해 경계조건에서 얻어진 힘과 변

위로부터 모멘트 및 곡률을 역산하였고 KEPIC SNG에서 제

시하고 있는 휨기준과 비교/검토하였다.

5.4 검토결과 및 개선된 스터드의 제안

Fig. 11은 각 모형의 모멘트-곡률(M-∅)에 대한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개선된 스터드의 상하 배치간격이 가장 넓은 

모형인 DS#1-500×500이 최대 모멘트에서 기존 스터드 능력

의 50%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DS#1-500×250
의 경우에도 최대모멘트가 기존 스터드 능력의 2/3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스터드 1을 사용한 모형은 DS#1-250×250
과 DS#1-167×167이 기존 스터드를 사용한 모델과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그리고 개선된 스터드 2를 사용한 모델 

DS#2-250×250과 DS#2-250×167의 경우, 두 모델 모두 기

존 스터드를 사용한 모델과 유사한 곡선을 나타냈다.
SC 구조에서 스터드의 수직배치에 대한 좌굴강도를 검토

한 결과, 스터드의 수직간격이 250mm와 500mm인 모델들

의 경우 Fig. 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KEPIC SNG의 기

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들 두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GS-100×100을 기준으

로 개선된 스터드 1은 DS#1-250×250과 DS#1-167×167이 KEPIC 
SNG의 휨모멘트 기준을 만족하였다. 하지만 DS#1-250×250은 

좌굴강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DS#1-167×167의 경우에

는 기존 스터드보다 많은 양의 스터드가 필요하며 따라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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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 curve from FE analyses Fig. 12 Comparison results with buckling strength from 

KEPIC SNG

Table 3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stud type and spacing

GS-100×100 DS#1-500×500 DS#1-500×250 DS#1-250×250 DS#1-167×167 DS#2-250×250 DS#2-250×167

Maximum force, kN 131.71 71.56 87.81 132.85 136.99 131.50 132.93

Mn*, kN⋅m 161.30 161.30 161.30 161.30 161.30 161.30 161.30

Mu**, kN⋅m 197.57 107.34 131.72 199.27 205.48 199.66 200.82

Mu/Mn 1.22 0.67 0.82 1.24 1.27 1.24 1.25

Fcr***, MPa 196.32 -838.01 -135.39 -135.39 79.31 -135.39 79.31

Number of stud 36 12 18 27 48 18 24

   * Nominal moment of by KEPIC SNG(general stud of 100mm×100mm spacing) 
  ** Maximum moment from the FE analysis
 *** Buckling strength of steel plate(0≤Fcr≤Fyp), (-)value means not to be allowable. 

제적이지 못하였다. 개선된 스터드 2는 DS#2-250×250과 

DS#2-250×167이 KEPIC SNG의 휨모멘트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였다. 하지만 DS#2-250×250은 좌굴강도에 대한 기준

은 만족하지 못했다. 
Table 3에서는 휨강도 설계기준, 스터드 배치에 따른 좌굴

강도 설계기준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스터드의 적용성을 평

가하였다. 최종적으로 KEPIC SNG의 휨모멘트 및 좌굴강도 

기준을 만족하면서, 기존 스터드가 사용된 모델과 유사한 능

력을 나타내는 모델은 DS#2-250×167임이 밝혀졌으며, 일반 

스터드 모델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한 기준 면적 당 총 

스터드의 사용이 약 33.3% 절약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6. 결 론

이 논문에서는 SC 구조에 적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안하

는 스터드의 최적의 형식 선정, 배치 간격 결정 및 스터드의 

제원을 결정하기 위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SC 구조에 대한 기존 실험결과를 모사하는 유한요소

모델을 3차원으로 구성하고 재료와 접촉면에 대한 비

선형성을 고려하여 해석한 결과, 실험결과를 비교적 

잘 모사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하

였다.
(2) 개선된 스터드 1과 2의 최적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

여, 개선된 스터드를 다양하게 배치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고, 그 각각의 결과를 KEPIC SNG 기준과 일반 

스터드 형상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개선된 

스터드 1보다는 개선된 스터드 2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고, 최적의 배치는 개선된 스터드 2가 벽체 

길이방향(x방향)으로 250mm와 벽체 두께방향(y방향)
으로 167mm의 간격을 가질 때, 일반 스터드가 x와 y
방향으로 100mm 배치될 경우와 동등한 성능을 지니

며 KEPIC SNG의 설계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3) 개선된 스터드 1과 2에 대하여 동일한 배치에 대한 해

석적 검토를 수행한 결과, 개선된 스터드 1보다 개선

된 스터드 2가 적은 수의 스터드를 사용하면서도 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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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휨모멘트를 받는 SC 벽체 스터드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비선형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SC 벽체에 대한 유한요소모형에서는 접촉, 연결, 그리고 재료에 대한 비선형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해석모형의 검증을 위해 선행된 실내

실험을 모사하여 계측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였고, 제안된 해석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해석 대상물의 크기를 결

정하였고, 다양한 스터드의 형식과 배치간격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KEPIC SNG를 만족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

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치해석과 기준의 검토를 통하여 개선된 스터드의 최적 형식 및 배치안을 제시하였다.

핵심 용어 : 강판 콘크리트 벽체, 스터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KEPIC SNG

동 시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향후 실

험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작업이 수행된다면, 이 논문

의 결과는 SC 벽체 구조에 다양하게 응용 및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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