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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높은 인장 강도와 연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재와 압축에 

대해 효율적인 저항성능을 보이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복합

재료부재는 구조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

(Hwang and Kwak, 2015).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하여 구조

물의 기둥을 만들 때 주로 쓰이는 복합부재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다. 철근 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기둥은 콘크리

트 내에 철근을 보강하여 강재와 콘크리트의 재료적 이점을 활

용한 부재이다.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같이 강재와 콘

크리트의 복합부재 기둥인 CFT(Concrete Filled Tube)는 강재

로 이루어진 외부 강관에 콘크리트를 내부에 충전하는 또다른 

복합부재기둥으로, 철근 콘크리트 기둥보다 상대적으로 강도, 

강성, 연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이러한 CFT 기둥에 대한 광범

위한 연구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

로 철근 콘크리트 기둥 보다 비탄성 거동과 장기 지속 하중에 

대한 거동, 그리고 외부 강관에 의하여 내부 콘크리트가 구속 

되는 부재의 특성상 발생하는 구속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현재 

미흡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ACI, AISC, EC4와 같은 설계기준들에서 CFT 기둥 설계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설계 기준들은 CFT 

부재의 비탄성 거동과 강관 구속 효과에 의한 거동들을 잘 묘

사하지 못하여 기둥 부재의 실제 극한 하중을 과소 혹은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관의 구속효과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Hu et al., 2003) 그와 더불어 CFT 

부재의 굽힘력과(Furlong et al., 1967) 장기 거동에 대한 연구

(Chen et al., 2017) 또한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CFT 기둥 부재의 비탄성 거동과 강관에 의한 외부 구속 효과

를 고려한 단기 하중에 대한 수치 해석을 실시하여 실제 CFT 

J. Comput. Struct. Eng. Inst. Korea, 37(1)

pp.25∼31, February, 2024

https://doi.org/10.7734/COSEIK.2024.37.1.25

pISSN 1229-3059   eISSN 2287-2302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시간 의존적 거동을 고려한 CFT 기둥의 극한 하중 계산을 위한 

수치 해석 모델 제안

김 성 훈1
․곽 효 경2†

1한국과학기술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과정, 2한국과학기술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

Numerical Model for the Estimation of Ultimate Load Capacity of 

CFT Columns Considering Time-dependent Behavior

Seong Hun Kim1 and Hyo-Gyoung Kwak2†

1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AIST, Daejeon, 34051, Korea
2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AIST, Daejeon, 34051, Korea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numerical analysis model capable of evaluating CFT (Concrete-Filled Tube) columns across all time stages, 

incorporating creep behavior analysis and inelastic analysis to account for time-dependent behavior. The proposed model is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revealing that the numerical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demonstrates more accurate trends than existing design 

criteria. Following verification, a numerical analysis is conducted for each slenderness ratio, determining the ultimate load capacity and 

examining the short-term and long-term sustained load behavior of the overall CFT column members.

Keywords : CFT, layer section, creep deformation, time-dependent deformation, inelastic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Tel: +82-42-350-3661; E-mail: khg@kaist.ac.kr

Received October 25 2023; Revised January 4 2024;

Accepted January 19 2024

Ⓒ 2024 by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시간 의존적 거동을 고려한 CFT 기둥의 극한 하중 계산을 위한 수치 해석 모델 제안

26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7권 제1호(2024.2)

기둥 부재의 거동과 정확성을 비교하고, 이후 CFT 기둥 부재에 

장기 지속 하중이 가해졌을 때 크리프 함수의 전개에 기본을 

둔 1차 순환적 단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수치 해석을 진행

하였다. 이러한 1차 순환적 단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수치 

해석은 앞서 연구자들이 크리프 변형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크리프 컴플라이언스 기반 수치 해석 모델(Chen et al., 2023)

에 비해 최적화된 결과를 제시하는 장점이 있으나 CFT 기둥 

부재의 장기 거동을 분석하는 데에 아직 활용되지 않아 본 연구

에서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진행한 수치 해석 모델의 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형 CFT 기둥 부재에 대한 기존의 실

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교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EC4 설계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수치 해석 모델의 정확성을 입증하였다.

2. 재료모델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의 수치해석 모델에 사용될 콘크리

트 및 강관의 재료 모델과 장기 지속 하중 해석에 사용되는 콘

크리트 크리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1 콘크리트

CFT의 거동은 강관과 강관 내의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치해석 모델에서 우선적으로 강관

과 콘크리트의 재료모델을 구성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는 다르게 CFT 기둥의 거동을 설명하기 위해

서는 외부 강관에 의한 구속 효과를 고려한 재료 모델을 사용

하여야 한다(Mander et al., 1988). 이를 고려한 압축 부분의 콘

크리트의 응력은 식 (1)과 식 (2)와 같다.

 




′
, ≤  (1)

 ′,    (2)

여기서, ′는 구속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로 ′ ′

로 나타내어지고, 은 강관에 의한 콘크리트의 구속의 정도를 

나타내는 강도로, 강관의 두께와 콘크리트의 지름, 그리고 강

관의 항복강도에 따라 표현된다. 는 변형률에 관한 변수로 

 이고, 는 콘크리트의 종방향 압축 변형률이고,  

′′ 로 나타내어지며, 여기서 ′은 구속되

지 않은 콘크리트의 강도이다. r은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에 관

한 변수로, 다음과 같은 식 (3)으로 나타내어진다.


sec


(3)

여기서, 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이고, sec ′로 나타

내어지는 탄성 계수이다.  이고, 의 값은 강관의 두

께와 콘크리트의 지름에 따라 나타내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압축 부분의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관계를 Fig. 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인장 측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의 경우에는 균열 이

후 부분인 보다 큰 변형이 일어났을 때의 변형 연화(strain 

softening) 영역을 선형으로 단순화하였으며, 그에 따른 인장 

영역에서 균열 전후의 부분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식 (4), 식 

(5)로 나타내어진다.

 ,  ≤  (4)

 ′
 

 ′
,  ≤ ≤  (5)

은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탄성 계수로 나누어준 값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순간의 변형률이다. 위 식들은 균열 발생 후 

콘크리트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기는 하나 인장 강화 효과

(tension stiffening effect)를 고려하여 인장력에 저항한다는 가

정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된 모델식이고, Fig. 2와 같이 나타내

어진다(Bazant and Oh, 1984).

Fig. 1  Stress-strain curve of concrete (Compressive region )

Fig. 2  Stress-strain curve of concrete (Tensil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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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강관

강관에 사용되는 강재는 콘크리트와는 달리 압축 영역과 인

장영역에서 동일한 응력-변형률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

며, 항복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선현 거동을 보이다가 항복점 

이후 구간에서는 급격한 변형률의 증가를 보이는 거동을 하게 

된다. 항복점 이후의 소성 거동 구간을 적절한 기울기를 가진 

직선으로 모델링하여 선형변형경화 구간을 고려하게 하는 모

델이 콘크리트 관련 구조물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음에 따라 Fig. 3과 같이 두개의 직선 구간으로 표

현되는 철근의 응력 변형률 관계를 사용하였다(Vebo and Ghali, 

1977).

2.3 크리프

콘크리트에 지속적인 응력이 작용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나

타나는 탄성 변형 이후에 나타나는 시간에 따라 지속적인 비탄

성변형을 크리프라고 한다. 이 크리프 변형은 하중이 작용하

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대상 부재가 구속되어 있고,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크리프는 내부 작용에 의한 하중의 

재분배를 일으킨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리프 변형

률이 커질수록, 곡률 또한 커지게 되어 처짐을 증가시키게 된

다. CFT 기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둥에서 크리프는 인장 

측에서 강관에 의해 구속되므로 강관은 곡률 변화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강관 내의 인장 측 콘크리트가 균열되면 응력을 받

지 못하게 되어 크리프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장측 콘크리트의 균열 이후 압축 부 내에서만 크리프가 일어

나게 되어 압축 부의 응력이 감소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렇

듯 콘크리트만 들어가 있지 않은 복합 구조물에서 크리프의 효

과를 계산할 때 실제 시간에 따른 변형은 콘크리트의 순수 크

리프가 아닌 강재와 같은 물질에 의해 수정된 값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Neville et al., 1983).

본 논문에서는 재령과 재하기간 간의 함수의 곱으로 나타내

어지는 ACI 모델식을 바탕으로 하는 크리프 함수를 사용하였

고, 식 (6)과 같이 나타내어지며, ′는 탄성계수, ′는 시

간 ′에서의 재하에 대한 재령의 효과를 나타내는 함수, 그리고 

′는 하중 작용하에 시간에 따른 크리프의 효과를 나타

내는 함수이다. 크리프 함수에 사용되는 크리프 계수식은 식 

(7)과 같이 나타내어지며, ∞
′는 극한 크리프 계수로, 보통

의 철근 콘크리트는 2.35 정도의 극한 크리프 계수를 가지지

만, 여러 CFT에 장기 거동 실험에 따르면 CFT의 경우 50~60% 

정도의 크리프 계수를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1.5 정도의 값을 사용한다.

′  
′ 


′  ′  (6)

′  


′ 
 ′ 

∞′  (7)

앞서 구한 크리프 계수식을 탄성 계수로 나누어 만들어진 

일반적인 크리프 함수와 응력의 곱으로 크리프 변형률을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수치 해

석 시 모든 시간 구간에서 응력 변화 이력을 저장해서 해석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서는 이와 다른, Kabir 등에 의해 제안된 디리클레 급수와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형식의 크리프 함수 모델인 식 (9)를 사용했

는데, 이 모델은 Zienkiewicz에 의해 제안된 식 (10)과 식 (11) 

같은 1차 순환적 단계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이전 시간 단계의 

와 응력변화만을 이용하여 크리프 변형률을 구하도록 하여 

수치 해석시 저장용량을 감소시켰다(Zienkiewicz et al., 1968). 

여기서 
 는 크리프로 인한 비탄성 변형률, 는 크리프 컴

플라이언스 함수,  는 크리프 컴플라이언스 계수, 그리고 


 

는 지연시간의 역수이다.


 





∆ (8)

 
  









 (9)


 





  





∆
 (10)


  






∆
∆  (11)Fig. 3  Stress-strain curve of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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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 모델링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의 수치해석 모델에 사용되는 시간 

의존적 거동을 고려한 비탄성 수치 해석 모델을 제안하고 기존

에 이루어진 실험들을 통해 해석 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의 수치 해석 모델들은 Fortran 90 코드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연구를 진행하는데 활용되었다.

3.1 비탄성 해석법

본 논문에서는 시간 의존적 하중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콘크리트의 크리프 변형률을 시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 2.3에서 언급한 크리프 함수 전개에 기본을 둔 1

차 순환적 단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크리프 변형률을 효과적

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와 더불어, 부재의 두께 방향으로 

가상의 강관과 콘크리트 층으로 모사한 적층 단면을 사용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물의 변형을 외부 

하중 조건 하에 각 단면의 영향이 중첩되어 나타나도록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중 증가에 따른 구조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는 복합법을 사용하여 비선형 해석을 시행하였다. 이 방법은 

반복 해석에 첫 번째로 들어갈 때에만 강성 행렬을 재구성하고 

이후 반복 해석 과정에서는 처음 구성된 강성 행렬을 유지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수렴 여부의 결정은 전체 변

위의 제곱 
 에 대한 변위 증분의 제곱 ∆

 의 합이 지정된 

오차 한계값 보다 작을 경우 수렴한다고 하는 식 (12)을 설정

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해석 과정을 순서도로 나타내면 Fig. 

4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

  

∑∆
  

≤ (12)

3.2 수치해석모델 검증

Mastui의 CFT에 대한 축력과 휨에 관한 극한 강도 실험

(Matsui et al., 1995)와 기존의 CFT에 대한 Eurocode 4, 그리고 

본 논문에서의 수치 해석 모델 값을 비교함으로써 수치 해석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해당 실험에서 사용한 CFT 부재

의 D/t의 값은 40.5이며, 실험에 사용된 부재의 재료의 물성치는 



 


 


  그리고 



의 값을 가지고 있다. 세장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세

장비가 16,48,72,96인 경우에 대하여 각각 해석을 진행하여 결

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Fig. 5(a)~(d)와 같고 Matsui의 실

Fig. 4  Flow chart for static nonlinear analysis

(a) Slenderness ratio = 16

(b) Slenderness ratio = 48

(c) Slenderness ratio = 72

(d) Slenderness ratio = 96

Fig. 5  Comparison of Analytical Model with Test results and Eurocod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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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결과는 빨간색 네모로 표시하였고, Eurocode 4의 결과는 점

선으로, 본 논문의 수치 해석 모델의 결과는 실선으로 표시하

였다.

Fig. 5에서 수치해석 결과를 Matsui의 실험 데이터와 비교

한 결과 수치 해석과 실험 결과가 잘 맞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개발된 수치 해

석 방식은 CFT 기둥의 극한 저항 용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2) Eurocode4는 상대적으로 세장비가 작은 CFT기둥의 

내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으나, 세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내력

을 과대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Eurocode4가 균일한 안전율을 

보장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Eurocode4가 세장비, 하중의 

편심 및 구속 효과를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3) P-Δ 효과로 인해 세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 용량의 감소율이 증가하게 된다. (4) 상대적으로 큰 세장

비를 갖는 CFT 기둥에서 콘크리트의 크리프 변형으로 인한 더 

큰 강도 감소가 발생한다. (5) 콘크리트의 크리프 변형에 따른 

CFT 기둥의 강도 감소는 철근 콘크리트(RC) 기둥에 비해 상대

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Matsui의 실험 결

과와 비교했을 때 기존의 Eurocode 4의 결과보다 본 논문에서

의 수치 해석 모델이 전 세장비 구간에서 잘 일치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의 수치 해석 모델에 적용된 크리프에 의한 장

기거동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CFT 기둥에 대해 장기 거동 실험을 수행한 Chen 등(2017), 

Wang 등(2011)의 실험결과와 본 수치 해석모델에서의 결과의 

크리프의 값을 Fig. 6(a), (b)에서 비교하였다.

Chen 등(2017)의 실험에 사용된 부재 재료의 물성치는 

   

  그리고 

의 값을 

가지고 있고, Wang 등(2011)의 실험은   



  그리고 

의 값을 가지고 있다. 결과에

서 볼 수 있듯이 각 연구자들의 실험결과와 본 수치 해석모델

에서의 크리프의 값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4. 수치해석

기존의 설계 기준인 Eurocode 4 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

으로 CFT 기둥의 극한 하중식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의 CFT 기둥의 극한 하중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본 논문에서 수치해석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CFT 기둥에서 단기 및 

장기 하중에 의해 극한 하중에 도달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둥의 주요 물성은 Table 1과 같이 설정되었다. 

CFT의 단면 지름-강관 두께 비율이 70인 경우에 세장비가 

10, 40, 70, 100인 경우에 대해 단기 하중과 장기 하중 각각 수

치 해석 모델을 통해 계산하면 Fig. 7(a)~(d)와 같은 결과를 나

타낸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단기 하중의 극한 하중

이 장기 하중의 극한 하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세장

비가 커짐에 따라 단기 및 장기 하중 모두 극한 하중이 점점 더 

큰 비율로 감소한다는 것을 그래프의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Eurocode 4로 CFT 기둥 부재를 해석 

할 때 생기는 부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탄성 해석 기법을 

고려한 수치 해석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와 더불어 기존의 설

계기준 식에서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크리프에 대한 장기 지

속 하중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모든 시간 구간의 CFT 기둥

(a) Chen case and this study

(b) Wang case and this study

Fig. 6  Comparison of creep coefficient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column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 329

Steel tensile strength () 3600

Modulus of Elasticity (Concrete)() 270000

Modulus of Elasticity (Steel)() 2100000

Creep coefficien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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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 수치 해석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된 수치 해석 모델을 기존의 실험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전체

적으로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Eurocode4와 수치 해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Eurocode4가 세장

비와 D/t의 변화에 따라 3~9% 정도 크리프의 영향을 과소평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 가지 단면 지

름-강관 두께 비율 및 극한 크리프 계수에 대하여 수치 해석을 

진행하였는데, 더 많은 D/t 경우들과 극한 크리프 계수에 대하

여 수치 해석을 수행할 경우 기존의 설계 기준의 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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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시간 의존적 거동을 고려하기 위한 크리프 거동 해석과 비탄성 해석법을 통해 기존의 설계기준 보다 정확하고 전 시

간 단계에서의 CFT 기둥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수치 해석 모델을 제안하고, 기존의 CFT 기둥에 수행된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수치 해석 모델의 결과가 기존의 설계 기준의 결과보다 정확한 추세를 나타낸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검증 이후 세장비에 따른 수치 해석을 수행하여 전반적인 CFT 기둥 부재의 단기 및 장기 지속 하중 거동에 대한 극한 하중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CFT, 적층 단면, 크리프 변형, 시간 의존적 거동, 비탄성 해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