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할 때 요구되는 철근량이 매우 적

거나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구조기준에서는 극한한

계상태에서 취성파괴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

소철근량을 규정하여 보강토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섬유를 활용한 고성능 콘크리트의 개발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최소철근이 보강된 콘크리트구조에 추가로 강

섬유를 적용하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철근량을 추가로 

감소시키는 동시에 오히려 변형능력을 개선시키려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터널 복공용 콘크리트에 강섬유보강콘

크리트를 적용하여 최소철근량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설계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Chiaia et al, 2007(a), 2009(b)). 또

한, 보도용 콘크리트 패널에 강섬유보강콘크리트를 적용하여 

전혀 철근이 보강되지 않은 강섬유 보강 보도 슬래브를 개발

하였다(Fantilli et al, 2015). 이상과 같은 연구는 2010년 발표

된 fib Model Code 2010(이하 MC2010)에 그 기술적 근거를 

두고 있다. MC2010에 의하면 강섬유보강콘크리트를 사용하

여 철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할 수 있으며, 이를 만족하기 

위한 재료적, 구조적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보강철근이 최소철근량 이하가 되면 예

기치 않은 파괴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부재차원의 검증이 필

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강섬유보강 콘크리트는 우수한 균열저항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강섬유가 철근과 같이 사용할 

때 구조의 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Dancygier 

et al.(2006(a), 2016(b))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철근비가 낮을 

때 강섬유로 인해 연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

은 기대에 반한 실험결과는 철근과 강섬유가 동시에 사용된 

구조에 대한 부재수준의 검증연구가 더욱 절실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소철근이하로 보강된 RC보(이하 RC 라

함)와 강섬유와 최소철근이 동시에 보강된 철근/강섬유보강

콘크리트(steel reinforced SFRC, 이하 R/SFRC라 함) 휨부재

의 파괴 실험(각각 RC Test, R/SFRC Test라 함)을 수행하고 

강섬유량과 철근비에 따른 성능변화를 고찰하고 평가하였다.

2장에서는 실험체의 실험에 대한 개요를, 3~4장에서는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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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R/SFRC Test 결과를 토대로 균열상황과 초기균열하중, 항

복하중 및 극한하중과 그에 해당하는 변위 결과를 비교하였

다. 실험결과를 토대로 5장에 결론을 제시하였다.

2. 실  험

2.1 실험변수

2.1.1 RC Test 실험 변수

RC Test의 실험변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국내 콘크리

트구조기준(20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휨보강철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78%, 66%, 44%의 보강철근

량을 실험변수로 하였다. 구분을 위하여 철근비를 변수명으

로 사용하였으며, “AS”는 철근단면적을 의미한다.

2.1.2 R/SFRC Test 실험 변수

R/SFRC Test의 실험변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일반강

도 콘크리트에서 사용하는 강섬유의 혼입비는 체적비에 대하

여 최소 0.25%에서 최대 1.00%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고려

된 강섬유의 혼입비는 0.25%~1.00%로 하였다. 구분은 강섬

유혼입비로 하였다.

2.2 사용재료

본 논문에서 고려한 콘크리트는 설계압축강도 40MPa이며, 

시방배합은 Table 3과 같다.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철근은 현

대제철에서 제작한 SD400 철근이다. 인장실험을 별도로 수

행하지는 않았다. 강섬유는 베카르트코리아(주)의 인장강도 

1,100MPa, 길이 35 mm, 직경 0.55 mm, 형상비 64의 후크형 

3D Dramix 강섬유를 사용하였다. 

2.3 실험체

Fig. 1(a)와 같이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며, 콘크리트구조기

준(2012)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된 소요 최소철근량은 316 

mm2이지만, Fig. 1(b)와 같이 실제로 배근된 철근은 이를 상회

하면서 가장 근사한 철근 조합으로 직경 13 mm의 철근 두가

닥과 직경 10 mm 철근 한가닥(
)을 배근하였다. 

최소철근량 이하의 시험체인 0.78AS, 0.66AS, 0.44AS 시험체

의 철근은 철근의 직경을 조정하여 배근하였다. 

현행 설계기준에 의하면 철근의 간격은 균열폭의 제한을 

위하여 상한치를 정하여 배근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실험체

는 규정에 만족하도록 주철근의 간격을 조정하였다. 또한 인

장 및 압축철근은 정착길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보의 단부에

서 갈고리 정착하였다. 또한 Fig. 1(a)에 제시한 것과 같이 가

력장치의 길이를 고려하여 전단지간길이를 1,000 mm로 계획

하고 가력 중 시험체가 휨 파괴 이전에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Table 1 Test variable in RC Test 

Reinforcement ratio Calculation
ID for 

reinforcement ratio

Min. ratio 
′  1.00AS

78% of  Min. ratio ×
′  0.78AS

66% of  Min. ratio ×
′  0.66AS

 44% of  Min. ratio ×
′  0.44AS

Table 2  Test variable in R/SFRC Test 

ID for mix ratio 

of steel fibers

ID for 

reinforcement 

ratio

Fiber mix ratio 

(%Vol.)

Mixed fiber 

weight

(kg/m3)

0.25

1.00AS

0.25 20

0.50 0.50 40

0.75 0.75 60

1.00 1.00 80

0.25

0.78AS

0.25 20

0.50 0.50 40

0.75 0.75 60

1.00 1.00 80

0.25

0.66AS

0.25 20

0.50 0.50 40

0.75 0.75 60

1.00 1.00 80

0.25

0.44AS

0.25 20

0.50 0.50 40

0.75 0.75 60

1.00 1.00 80

Table 3 Mix proportion an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used



(MPa)

W/B

(%)
S/a

Gmax

(mm)

Unit weight (kg/m3) Measured 

strength

(MPa)W C S G A SF

40 37 45 25 170 460 777 949

4.4 

~

 6.6

0 43.4

20 46.2

40 48.9

60 36.6

80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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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전단보강을 하였다. 사용된 전단보강철근 상세는 직

경 10 mm의 스터럽을150 mm 간격으로 보강하였다. 각 실험

체의 배근상세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2.4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200 kN의 엑츄에이터를 사용하여 4점 재하

방식으로 하중을 가력하였다. 실험체의 양쪽 단부로부터 200 

mm 위치에 강제 룰러를 설치하여 실험체의 지지점으로 하였

으며, 지점 사이의 거리는 2,600 mm로 하였다. 하중 가력점은 

실험체의 중심에서 각각 300 m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가력

점 사이의 거리는 600 mm로 하였다.

하중재하는 강재 가력보를 엑츄에이터와 실험체 사이에 놓

고 하중을 재하하였으며, 1.5 mm/min의 속도로 변위제어하였

다. 하중값은 엑츄에이터에 부착된 로드셀에 의해 측정하였다. 

작용하중으로 인한 보의 처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의 중

앙부 인장측에 L자형 강제를 부착하였다. LVDT의 측정부를 

L자 강제에 접촉시켜 변위를 측정하였다. LVDT는 Tokyo 

Sokki사의 CDP-100으로 100 mm용량의 LVDT를 사용하였

(a) front view

(b) sectional view

Fig. 1 Specimen detail

Fig. 2 Test set-up

Table 4 Specimen IDs. and reinforcement details 

Specimen IDs

Steel 

fiber

(kg/m3)

Flexure steel 

reinforcement Rebars for 

Comp. and 

Sheardetail
AS

(mm2)

ρ

(%)

RC Test

1.00AS-0.00*

0

2@D13

+1@D10
324 0.41 

2@

D10

D10@

150

0.78AS-0.00 2@D13 253 0.32 

0.66AS-0.00 3@D10 214 0.27 

0.44AS-0.00 2@D10 143 0.18 

R/SFRC 

Test

1.00AS-0.25

19.3

2@D13

+1@D10
324 0.41 

0.78AS-0.25 2@D13 253 0.32 

0.66AS-0.25 3@D10 214 0.27 

0.44AS-0.25 2@D10 143 0.18 

1.00AS-0.50

39.0

2@D13

+1@D10
324 0.41 

0.78AS-0.50 2@D13 253 0.32 

0.66AS-0.50 3@D10 214 0.27 

0.44AS-0.50 2@D10 143 0.18 

1.00AS-0.75

58.5

2@D13

+1@D10
324 0.41 

0.78AS-0.75 2@D13 253 0.32 

0.66AS-0.75 3@D10 214 0.27 

0.44AS-0.75 2@D10 143 0.18 

1.00AS-1.00

78.0

2@D13

+1@D10
324 0.41 

0.78AS-1.00 2@D13 253 0.32 

0.66AS-1.00 3@D10 214 0.27 

0.44AS-1.00 2@D10 143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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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 측정값들은 데이터로거(TSD-302)로 받아들여 컴퓨

터를 이용하여 실험결과를 정리하였다.

3. RC Test 실험결과 및 고찰

3.1 파괴모드 및 균열

Fig. 3과 같이 모든 RC Test 실험체는 등모멘트 구간에 발생

한 균열이 주균열로 성장하면서 보의 상단에 이르러 최종적

인 파괴가 발생하는 연성적인 휨파괴가 발생하였다. 주목할 

것은 균열의 수와 균열의 폭이 철근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철근량에서 철근량이 줄어갈수록 

균열의 수는 크게 감소하며, 균열의 폭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정량적인 비교, 분석을 위하여 Fig. 4에 최종

파괴 후 측정한 균열 수, 균열간격, 최대균열폭과 최외측 균열

간 거리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균열의 수는 지간내에 발견

된 휨균열의 수를 조사한 것이며, 균열간격은 발생한 균열간

의 간격을 줄자로 측정한 후 평균한 값이다. 최대 균열폭은 실

험 종료 후 가장 균열폭이 큰 주균열의 폭을 균열경으로 측정

한 값이며, 최외측 균열간 거리는 지간내에서 발생한 균열 중 

최외측에 발생한 균열간의 거리를 줄자로 잰 값이다.

철근비가 감소할수록 균열 수가 감소하면서 균열폭이 증가

하는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특히 최소철근비의 44%만 

보강된 보의 균열은 단지 3개에 불과하며 균열폭이 25 mm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0.66AS-0.00 실험체도 균열의 수는 6

개이지만 2개의 균열은 주철근 위치에서 멈춘 균열이며, 나머

지 4개만이 하중이 증가하면서 성장하여 파괴에 이른 것을 확

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최소철근의 44% 이하의 철

근으로는 보에 발생하는 휨변형을 보의 전단면에 고르게 분

포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2 하중-변위거동

Fig. 5는 RC Test 실험체의 하중-변위곡선을 나타내고 있

다. 철근비가 감소할수록 휨강도가 감소하며, 최대하중에 해

당하는 변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전반적인 거

동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때 철근량이 감소할수록 연성

적인 거동에서 취성적인 거동으로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Failure of 1.00AS-0.00 specimen

(a) number (b) averaged width

(c) averaged space (d) distance between outermost 

crack

Fig. 4 Crack results in RC specimen

Fig. 5 Load-displacement curves for RC Test

 Fig. 6 Initial crack load results for R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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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콘크리트 초기균열하중 변화

콘크리트 초기균열하중 의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RC 실험체의 은 철근비와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초기균열은 콘크리트의 응력이 파괴계수를 초

과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철근량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다. 본 실험으로부터 관측된 RC 실험체의 평균 초기균열강도 

는 34.7 kN이다. 

3.4 항복하중 변화

Fig. 7은 최소철근비로부터 철근비 감소에 따른 항복 하중

비의 변화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각 보의 철근비를 , 최소철

근비를 
min

, 최소철근 보인 1.00AS-0.00의 항복하중을 min
, 

각 RC보의 항복하중을 라 할 때, Fig. 7에서 X축은 
min



이며, Y축의 값은 항복하중비 
min

이다. 최소철근비 이

하로 철근비가 감소할수록 항복하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철근비의 78%만 보강된 0.78AS 실험체의 항복

하중은 1.00AS 실험체 항복하중의 70%이며, 0.66AS는 80%, 

0.44AS는 60%에 불과하다.

최소철근비 이하 구간에서 감소된 철근비와 항복하중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선형 1차식으로 실험자료를 보간하

였으며, 추세식과 추세선을 추가하였다. 선형 보간식은 식 (1)

과 같다. 철근비가 0.1% 감소할 때 항복하중은 최소철근보강 

보 항복하중의 17.8%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min




min
 (1)

3.5 극한하중 변화

Fig. 8에서와 같이 보의 극한하중도 항복하중과 마찬가지

로 최소철근비에서 철근비가 감소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험결과를 선형보간하고 식 (2)와 같은 추세선식을 검토

한 결과, 철근비가 0.1% 감소할 때 극한하중은 22.2%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 극한하중의 감소율이 항복하중의 감소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n




min
 (2)

3.6 변위비

보의 수직변위는 보의 연성거동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보의 연성은 항복시의 변위에 대한 

최대하중에 해당하는 변위의 비 로 평가하며, 식 (3)으로 구

할 수 있다. Fig. 9는 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3)

Fig. 7 Yield load results for RC Test

Fig. 8 Ultimate load results for RC Test 

Fig. 9 Ratio of ultimate displacement to yield displacement() for 

RC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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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철근비가 감소할 때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0.78AS의 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나, 0.66AS와 0.44AS

의 는 최소보강 보의 57%, 43%에 불과하다. 극한하중의 감

소율과 거의 유사하다. 

Kwon and Yoon(2002)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연성파괴를 유도하기 위한 보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최소

연성지수를 3으로 제시하였다. Shin et al.(2010)의 연구에서

는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 휨 부재의 

최소연성지수는 3이상 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Rashid 

and Mansur(2005)의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강도가 30MPa이

며, 철근이 일렬배근 되었을 때 최소연성지수는 3으로 제시하

였다. 실험결과 0.44AS의  값이 3으로 거의 임계치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4. R/SFRC Test 실험결과 및 고찰

4.1 파괴모드 및 균열

모든 R/SFRC Test 실험체는 휨 파괴를 나타내었다. RC 실

험체와 마찬가지로 각 실험체의 균열 수, 균열간격, 최대균열

폭과 최외측균열간의 거리를 검토하였으며, 결과는 Fig. 10에 

나타내었다.

철근량에 따라 비교하면, 철근량이 감소할수록 균열 수는 

감소하고 균열 간격은 증가하며, 최외측 균열간의 거리는 감

소한다. 이는 RC 실험체의 실험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RC 실

험체의 경우 철근량이 감소할 때 최대균열폭이 증가하는 경

향이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R/SFRC 실험체의 최대균열폭은 

철근량이 감소하여도 큰 변화 없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강섬유가 균열을 연결함으로써 균열의 성장을 억제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더욱 중요한 측정결과는 동일한 철근량에서 강섬유 혼입량

의 증가할 때 균열의 고찰결과이다. 강섬유 혼입량이 0.25%

에서 1%로 증가할 때, 균열의 수는 증가, 균열 간격은 감소, 최

외측 균열간의 거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최소철근 

이하로 철근이 감소하게 되면서 불연속적인 휨변형 발생과 

변형이 소수 균열에 집중되는 거동을 강섬유가 개선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균열폭은 강

섬유 증가에 따라 명확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1.00AS 실험체의 경우 강섬유가 증가할 때 최대균열폭이 오

히려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0.78AS 실험체는 모든 강섬유 

혼입률에 대하여 최대균열폭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최대균열폭은 강섬유 혼입비 보

다는 강섬유의 분산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추정이 가

능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a) number

(b) averaged space

(c)  averaged width

(d) distance between outermost crack

Fig. 10 Crack results in R/SFR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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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중-변위거동

Fig. 11은 R/SFRC Test 실험체의 하중-변위곡선을 나타내

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R/SFRC 보의 항복하중이 동일

한 철근보강비인 RC 보의 항복하중에 비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R/SFRC 보에서 항복하중이 강

섬유 혼입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인 변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R/SFRC 보의 최대하중 변위가 RC 보의 최대하중 변위에 비

하여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콘크리트 초기균열하중 변화

강섬유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강섬유가 혼입되지 않은 

RC 실험체의 초기균열하중으로 R/SFRC 실험체의 초기균열

하중을 나누어 분석하였다(Fig. 12 참고). 하중비 값이 1 보다 

대부분 큰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R/SFRC의 강섬유가 초기균

열하중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강섬유 

혼입비 증가와는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RC와 

R/SFRC의 초기균열하중 평균의 비를 검토한 결과 Fig. 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강섬유에 의한 초기균열하중의 증가는 약 

16% 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초기균열강도의 증가는 섬유

로 인한 균열저항성능의 향상 때문이다. 

4.4 항복하중 변화

강섬유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강섬유가 혼입되지 않은 

RC 실험체의 항복하중으로 R/SFRC 실험체의 항복하중을 나

누어 분석하였다(Fig. 13 참고). 1.00AS의 결과에서는 RC의 

항복하중 보다 강섬유로 인하여 항복하중이 10%~29%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항복하중의 증가는 0.78AS의 결

과에서 60%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강섬유가 초기

균열하중 뿐 아니라 항복하중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a) 1.00AS

(b) 0.78AS

(c) 0.66AS

(d) 0.44AS

Fig. 11 Load-displacement curves for R/SFRC Test
Fig. 12 Initial crack load ratio of R/SFRC specimen to RC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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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 또한 항복하중의 증가는 강섬유 혼입량이 증

가할수록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철근 기준 실험체인 1.00AS-0.00의 항복하중과의 상대

비교를 위하여 각 실험체의 항복하중을 1.00AS-0.00 실험체

의 항복하중으로 나눈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하중비

의 결과가 1 보다 큰 부분을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철

근비가 최소철근비의 44%에 불과한 보에서는 강섬유를 혼입

하여도 1.00AS-0.00 실험체의 항복하중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 시험체의 항복하중과 동일한 항복하

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형철근의 최소보강비는 최소철근

비의 66%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강섬유 혼입률은 0.5% 이

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철근비가 0.41%이고, 

0.66AS의 철근비는 0.27%이므로 감소된 철근비는 0.14%이

다. 이 결과를 정리하면, 보강철근비가 최소철근비 보다 0.14% 

적을 때 이로 인한 항복하중의 감소를 강섬유 혼입을 통해 만

회하기 위해서는 최소 강섬유 0.5%를 혼입해야 한다는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재료의 경제적, 효율적인 측면에서 강섬유

가 구조적 하중저항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

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4.5 극한하중 변화

강섬유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강섬유가 혼입되지 않은 

RC 실험체의 항복하중으로 R/SFRC 실험체의 항복하중을 나

누어 분석하였다(Fig. 14 참고). 비교결과, 0.78AS와 1.00AS의 

극한강도 증가는 10% 미만으로 미미하다. 0.66AS의 극한강

도는 0.75%와 1.0%의 강섬유를 혼입하면 20%의 극한강도 증

가가 나타났으며, 0.44AS의 극한강도는 10%~40% 증가되었

다. 하중-변위 그래프를 살펴보면(Fig. 11 참고), 0.44AS와 

0.66AS는 철근의 항복상태에서 최대하중에 도달한 이후 지속

적으로 하중이 감소하는 거동을 보였다. 그러므로 0.44AS와 

0.66AS의 극한하중의 증가는 항복하중의 증가이며, 극한하중

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강섬유의 증

가로 인한 극한강도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각 실험체의 

극한하중은 이형철근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철근 기준 실험체인 1.00AS-0.00의 극한하중과의 상대

비교를 위하여 각 실험체의 극한하중을 1.00AS-0.00 실험체

의 극한하중으로 나눈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

에서 음영이 있는 부분은 하중비 값이 1 이상인 부분이다. 

0.78AS, 0.66AS, 0.44AS 실험체의 결과가 1 이상인 경우가 전

혀 없다. 이 결과는 최소철근비 보다 낮은 철근비로 보강된 실

험체의 극한하중은 강섬유를 보강하여도 1.00AS-0.00 실험체

의 극한하중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

로 강섬유의 보강은 극한한계상태의 하중저하성능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Fig. 13 Yield load ratio of R/SFRC specimen to RC specimen

Table 5 Yield load ratio of R/SFRC specimen to 1.00AS-0.00 

specimen

ID. 
Steel fiber mix ratio 

0.00% 0.25% 0.50% 0.75% 1.00%

1.00AS 1.00 1.12 1.17 1.29 1.29

0.78AS 0.67 0.90 1.10 1.14 1.12

0.66AS 0.81 0.89 1.01 1.08 1.05

0.44AS 0.59 0.67 0.93 0.84 0.90

Fig. 14 Ultimate load ratio of R/SFRC specimen to RC specimen

Table 6 Ultimate load ratio of R/SFRC specimen to 1.00AS-0.00 

specimen

ID
Steel fiber mix ratio

0.00% 0.25% 0.50% 0.75% 1.00%

1.00AS 1.00 1.08 1.01 1.02 1.07

0.78AS 0.83 0.89 0.87 0.93 0.91

0.66AS 0.66 0.68 0.76 0.79 0.79

0.44AS 0.46 0.52 0.68 0.59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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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변위비

R/SFRC보의 변위비 또한 RC보와 동일하게 식 (3)으로 평

가하였으며, Fig. 15에 나타내었다. 

주목할 사항은 보강철근비에 상관없이 강섬유가 보강되면 

가 감소하며, 강섬유의 혼입비가 증가할수록 의 감소는 

심화된다는 사실이다. 1.00AS 실험체의 를 보면, 강섬유 보

강전에는 6 이상의 값에서 1%의 강섬유가 혼입되면 절반인 3 

이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5에서 0.44AS-0.75의 

는 1이다. 이는 극한변위가 항복변위와 동일하다는 의미로 

항복 이후에 하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일반 철근보강콘크리트보에 강섬유가 보강되는 경우 연

성의 저하현상은 Dancygier et al, (2006, 2016)의 실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연성확보를 위하여 오히려 최소철근량

이 증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섬유 보강으로 인해 균

열이 보의 전경간에 고루 분포하지 못하고 국부적으로 발생

하게 되고 하중증가와 함께 소수의 균열이 집중적으로 성장

하게 되면서 보의 불연속적인 곡률분포가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향후 연성도 확보를 위한 최소철근모델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에서 규정하는 최

소철근량 이하로 보강된 보에 강섬유를 혼입하여 휨부재를 

제작하고, 정적 휨 실험을 수행하고 휨거동의 변화를 고찰하

였다. 실험결과를 통하여 획득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철근량 이하로 보강된 보에서는 국부적인 소수의 균열

이 성장하여 휨파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강섬유를 보

강하면 균열을 전경간에 분산시키는데 분명한 효과를 

발휘하여 균열수는 증가하고 간격은 감소하며, 최외측

균열간의 거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균

열폭은 강섬유의 혼입량이 증가하여도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인자에 영향을 받는 것으

로 판단된다. 

2) 강섬유의 혼입으로 인해 초기균열하중이 RC보에 비해 

16% 증가하였다. 이는 콘크리트 내부에 보강되어있는 

강섬유가 콘크리트의 균열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역할

을 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3) 최소철근량 이하로 보강된 RC보의 경우 철근비 감소에 

따른 항복하중과 극한하중의 감소가 발생함을 확인하

였으며, 항복하중 보다는 극한하중의 감소가 다소 크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보강비의 보에 강섬유를 보

강하게 되면, 강섬유의 혼입량에 따라 항복하중이 선형

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철근비 보다 

0.14% 적게 보강된 0.66AS 보의 항복하중이 최소철근

비로 보강된 RC보(1.00AS-0.00)의 항복하중과 동일한 

항복하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0.5% 이상의 강섬

유를 보강해야 한다. 재료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 철근

비감소량 보다 훨씬 많은 3배 이상의 강섬유를 보강해

야 최소철근보의 항복하중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결과이

다. 따라서 강섬유가 극한한계상태의 하중저항성능을 

개선하는 데에는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극한하중의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획

득하였다.

4) 극한변위와 항복변위의 비를 변위비( )로 정의하고 

RC보와 R/SFRC의 변위비를 분석한 결과, 기본시험체

인 최소철근보강 휨부재의 변위비는 7인데 반해 66%와 

44%만 보강된 휨부재의 연성도는 3~4에 불과하여 성능 

임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R/SFRC의 

경우 항복변위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지만 극한변

위가 감소하였다. 최소철근비의 44%와 66%가 보강된 

실험체의 일부에서는 보의 항복이후 계속적으로 하중

이 감소하게 되어 극한변위와 항복변위가 같아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장철근량이 감소하고 강섬유의 

혼입량이 증가할수록 휨부재의 휨거동에 강섬유의 영

향이 증가하며, 연성적거동에서 취성적 거동으로 변화

된다고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본 실험에서 사용한 강섬유와 강섬유의 혼입비 

Fig. 15 Ratio of ultimate displacement to yield displacement() for 

R/SFRC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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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대하여 강섬유는 사용한계상태의 균열제어에는 효과

적이지만 연성도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판단할 때 강섬유보강으로 사용한

계상태의 최소철근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극한한계상태의 

최소철근비를 결정할때는 안전을 위한 최소 소요 연성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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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철근량 이하로 보강된 보에 강섬유를 혼입한 강섬유보강철

근콘크리트보의 휨파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변수는 철근비와 강섬유의 혼입량으로 하였다.  철근보강비는 최소철근량의 44%, 66%, 78% 

와 100%로 하였으며, 강섬유의 혼입량은 0.25%, 0.50%, 0.75% 및 1.00%이다. 실험결과, 강섬유는 균열저항성능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하중저항성능의 관점에서 강섬유는 항복하중의 증가에 기여하지만 극한하중의 증가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강섬유로 인한 항복하중의 증가량은 철근 감소로 인한 항복하중의 감소량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철근보에서 강섬유의 

사용은 오히려 연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소철근 휨부재에 강섬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성도 확보를 위하여 철

근비를 증가시켜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용어 : 최소철근비, 연성도, 균열저항성능, 내하성능, 강섬유보강콘크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