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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frequent earthquakes can cause serious damage to the bridge. So newly

constructed bridge is considered earthquake resistant design, and for the existing old

bridge evaluation of damage state is needed.

In this paper, replacement of US-artificial earthquakes which are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fragility curve for evaluating damage state to Korean artificial

earthquakes to meet the Korean specifications is studied. For the generation of artificial

earthquakes, the fragility curves are constructed for the PGA, for the cases of having

isolated bearing and not having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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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빈번히 일어나는 지진은 교량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교량에는 내진설계를 고려하고 기존의 노후 교량에는 손상도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논문은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손상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손상도 곡선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 연구에 적용된 미국형 인공지진을 우리나라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한국형 인공

지진으로 교체하는 과정을 연구한 것으로써, 지진의 지반특성인 최대지반가속도(PGA)에 

대해 면진받침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대한 손상도 곡선을 작성하며 그에 적합한 인공

지진의 생성방법을 도출하였다.

인공지진

손상도 곡선

주요 손상

ⓒ 2015 Korea Society of Di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Journal of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11 No.3 ❙ pp. 406 - 412

Available online at www.kosdi.or.kr

1976-2208 ⓒ 2015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http://dx.doi.org/10.15683/kosdi.2015.11.3.406



J.H Lee et al.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Diaster Information Vol.11 No.3 pp.406 – 412

- 407 -

1. 서 론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 진도 9.0의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수 누출사고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으며, 2015년 4월에 일어난 네팔 지진으로 네팔,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지에서 

8,4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이어 지진 진원지와 220km가량 떨어진 

에베레스트의 눈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진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

로 도심지에 발생했을 경우는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큰 피해와 인명피해를 동반한다. 이러한 지진들은 주요 교량에 심각

한 손상을 주기도 하며, 새로이 신설된 교량이나 노후교량에 대한 내진 및 면진에 대한 이론이나 해석적 논의를 불러 

일으켜왔다.

본 논문은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손상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손상도 곡선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 연구에 적용된

(이종헌 등 2011, 이종헌 등 2012) 미국형 인공지진을 우리나라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한국형 인공지진으로 교체하는 과

정을 연구한 것으로써, 지진의 지반특성인 최대지반가속도(PGA)에 대해 면진받침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대한 손상

도 곡선을 작성하며 그에 적합한 인공지진의 생성방법을 도출하였다.

2. 손상도 곡선

손상도 곡선이란 어떤 특정한 수준의 지반 운동을 받을 때 구조물이 손상의 상태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확률을 그

래프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손상 상태에 대한 손상도 곡선은 여러 수준의 지반운동에 대해 손상 상태에 도

달하거나 초과하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여 얻는다. 이렇게 계산된 조건부 확률과 특정 지반 운동의 특성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 손상 상태에 대한 손상도 곡선이다.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1)

여기서 는 지반운동의 특성()에 대해 특정 손상 상태()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확률이고, 와 는 구조물의 손

상과 지반운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변수들이다.

Shinozuka 등(2002)은 손상도 곡선을 2변수 대수 정규 분포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2변수(중간값과 대수 

표준 편차)는 Maximum Likelihood 방법(MLM)에 의해 구하였으며, 손상도 곡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대수 표준 편차를 

같은 값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hinozuka 등이 제시한 이론을 사용하였으며, Likelihood 함수는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특정한 손상등급별 손상도 곡선이고, 는 번째 교량에 대한 지진의 특성값(PGA, PGV, SA, SV, SI)

이고, 는 Bernoulli의 확률변수 를 나타내는 값이다. 예를 들어 교량에   이 작용할 때, 손상 등급별로 손상

을 받은 여부를    혹은 으로 나타내고, 은 대상 교량의 수이다.

대수정규분포를 가정하면, 는 다음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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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PGA이고,  는 표준 정규 분포 함수이다. 식 (3)에서 와 는 를 최대로 하는  와 이며,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4)

각각의 PGA에 해당하는 손상을 손상등급별로 합한 후, MLM을 사용하여 각각의 손상등급에 해당하는 교량의 손상도 

곡선을 작성한다(이종헌 등 2008, Shinozuka 2000, 2002). 손상도 곡선의 개념은 1990년도에 Hwang & Jaw(1990)가 건물

구조물에 적용함으로써 시작하였으며, 1994년에 Hwang & Huo(1994)는 최대지반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를 특성으로 하는 지반운동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미국에서 생성된 인공지진 대신 한국형 인공지진에 대한 손상도 곡선을 얻는 것을 목표

로 하여 지진에 따른 지반 운동에 대한 교량의 거동을 분석하여 강도설계법의 이론인 교각의 지점부에서의 안전조건인 

설계 축하중 및 모멘트와 소요 축하중과 모멘트의 값을 비교하여 설계값이 큰 경우를 안전한 것으로 하여 안전과 파괴

를 구분하였다. 여기서 교량의 교각이나 기둥 중 하나라도 파괴가 된다면, 교량의 사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량이 파괴된 것으로 하였다(이태화 2006, Howard et al 1996).

3. 수치해석 대상교량

교량의 손상도 곡선을 작성하고, LRB 받침을 사용한 교량의 손상도 곡선을 얻기 위한 해석에 사용된 교량제원은 다

음과 같다.

3.1 교량제원

∙ 형식 : 18 경간 PSC Box Girder교

∙ 교장 : 800(16@50 = 800)m

∙ 교각 : 6.5@4.0m의 중공형 교각

Fig 1. 교량의 종단면도 
Fig 2. 교량의 횡단면도

3.2 재료의 성질

대상 교량에 대해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성질을 확률변수로 취급하여 교량의 확률론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일반

적인 확률밀도함수분포인 정규분포를 고려하여 난수를 발생시켰으며, 이를 통해 80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철근의 항

복강도를 구하였고, 이들을 교각과 기둥부에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다른 교량모델을 생성하였다(서상목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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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용지진

본 연구에서는 지진의 지반 운동에 대하여는 Howard et al.(1996)이 생성한 시간이력으로 만들어진 인공지진과 같은 

값의 PGA를 갖도록 80개의 한국형인공지진을 생성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80개의 교량에 적용하였다. 이때 인공지진 생

성에 필요한 값은  ,  , 최대주기, 최소주기, 시간간격, DUR, Seed No 등이며 이중  = 0.11, 최소기주 0.01, 시간

간격은 0.01로 하였다. 입력 값 중 와 최대주기, DUR, seed No 값을 case별로 조건에 따라 변화하면서 생성된 지진

을 얻어 해석에 사용하였다.

4. 한국형 인공지진 생성을 위한 수치해석

case1의 경우  를 0.11로 최대주기 max 값을 3, Duration값은 기존연구의 미국형 인공지진과 동일하게, Seed No

는 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적용하였다.

case2는 값을 키워 PGA와 일치시켜 적용하고, case3은 값을 0.100부터 0.006씩 증가시키고, case4는 값을 

0.007부터 0.007씩 증가시켜 적용하였다. case5의 경우는 case4에 Duration값을 20.48, 40.96, 81.92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인공지진을 얻었으며, case6의 경우는를 0.008부터 0.008씩 증가시키고, Duration값을 20.48, 40.96, 81.92 세

가지를 10개씩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case7은 case6의 입력값에서 seed No를 10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적용하였

고, case8은 case6의 입력값에서 seed No를 20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적용하였고, case9는 case8에서 max값을 3에

서 1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case10은 다시 max값을 2로, case11은 값을 0.008에서 0.004씩 증가시켰고, max값을 다

시 3으로 적용시켰다. 마지막 case12는 를 0.008부터 0.008씩 증가시키고 max값을 1,2,3을 순차적으로 적용시켰으며,

seed No는 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적용하였다.

4.1 수치해석

구조해석은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SAP2000을 사용하였다. 기둥부에 발생한 축력과 모멘트의 값을 계산에 의해 얻어

진 값과 비교하고 그 값을 초과할 경우 손상으로 간주하였다. 해석 결과에 따른 손상등급은 크게 두 가지(Major와 Minor)로 

분류하였으며, Major의 경우 17개의 교각 중에 8개 이상, Minor의 경우 1개 이상이 파괴가 되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4.2 생성지진에 의한 손상도 곡선의 분석 및 고찰

여러 가지 변수들에 변화를 주어 생성된 인공지진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PGA대하여 

대상 교량의 손상도 곡선을 Major 손상등급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생성된 인공지진으로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손상도곡선은 Fig. 3 ~ 6과 같다.

Fig 3. case 01

Non Major

  Fig 4. case 01

LRB Major

  Fig 5. case 03

Non Major

  Fig 6. case 03

LRB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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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의 경우 값을 0.11로 하였는데 손상도 곡선의 범위가 너무 좁게 나왔으며, LRB를 사용한 경우는 손상이 하나

도 발생하지 않았고, case2와 같이 변경하여 해석한 결과는 Minor손상등급은 교량 모델 전부, Major 등급은 손상이 하나

도 발생하지 않아 손상도 곡선이 의미 없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case3의 경우는 값에 대한 Minor손상등급 16, Major

등급 2개가 발생하였다. 첫 번째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손상도 곡선을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case 04

Non Major

Fig 8. case 04

LRB Major

Fig 9. case 05

Non Major

Fig 10. case 05

LRB Major

case4는 값을 0.007부터 0.007씩 증가시켜 적용하였고, case5의 경우는 case4에 Duration값을 20.48, 40.96, 81.92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손상도 곡선을 얻었으며, 각각의 case에 대한 손상정도는 case4가 13,1, case5가 13,1로 지진

생성 입력값에 대한 결과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case 06

Non Major

  Fig 12. case 06

LRB Major

  Fig. 13 case 07

Non Major

  Fig. 14 case 07

LRB Major

case6의 경우는를 0.008부터 0.008씩 증가시키고, Duration값을 20.48, 40.96, 81.92 세 가지를 10개씩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case7은 case6의 입력값에서 seed No를 10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적용한 결과는 case6의 경우 손상등

급에 해당되는 교량의 수가 20, 8이고, case7의 경우는 23, 10으로 나타났다.

Fig. 15 case 08

Non Major

  Fig. 16 case 08

LRB Major

  Fig. 17 case 09

Non Major

  Fig. 20 case 09

LRB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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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8은 case6의 입력값에서 seed No를 20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적용하였고, case9는 case8에서 max값을 3에서 

1로 변경하여 적용한 결과는 case8의 경우 각각 21, 8과 24, 7개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seed No에 따른 손상도 곡선

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max값의 변화에는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1 case 10

Non Major

  Fig. 22 case 10

LRB Major

  Fig. 23 case 11

Non Major

 

 Fig. 24 case 11

LRB Major

Fig. 25 case 12

Non Major

  Fig. 26 case 12

LRB Major

case10은 다시 max값을 2로, case11은 값을 0.008에서 0.004씩 증가시켰고, max값을 다시 3으로 적용시켰다. 마지

막 case12는 를 0.008부터 0.008씩 증가시키고 max값을 1,2,3을 순차적으로 적용시켰으며, seed No는 1부터 순차적

으로 증가시키면서 적용한 결과는 case10에서 27, 6, case11에서 44, 17, case12에서 23,8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분석

해보면 입력값의 변화들 중 max값과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미국형 인공지진을 바탕으로 국내 설계기준 조건에 맞는 한국형 인공지진생성에 대한 연

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1) 기존연구에 사용한 미국형 인공지진을 바탕으로 한국형 인공지진을 생성하였다.

(2) 여러 가지 변수들의 변화를 주면서 조건이 다른 설계에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번 연구에 사용된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들을 적용해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4) 인공지진 생성의 입력값들 중 최대값에 영향을 받고, 값은 0.008부터 0.640의 폭넓은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 교

량이 설계조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eed No, Duration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5) 본 연구결과 중 case12가 가장 적합한 생성지진으로 나타났으며, 값을 0.008부터 0.006씩 증가시켜 0.640까지 폭

넓게 적용하고,  =0.11, 최소값 0.01 최대값은 1, 2, 3을 순차적으로 적용, 시간간격은 0.01초, Duration은 20.48,

40.96, 81.92를 10개 단위로 적용한 경우가 가장 적합한 인공지진생성 입력값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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