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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ncludes that the evaluation of the degree of coupling between the shear walls and the 

coupling beams. It is demonstrated through a review of theoretical investigations of coupling beam 

behavior. 

요  약

본 논문은 기 수행된 연구자료를 토 로 배근상세에 따른 커 링 보의 커 링 정도를 비교․분석함

으로서 병렬 단벽 시스템의 합리 인 설계를 한 기 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1. 서   론

  

  커 링 보는 에 지 소산능력뿐만 아니라, 병렬 단벽의 휨모멘트를 하게 감소시키고 소요성

능을 확보하기 한 내진설계에 있어 필수 인 구조부재이다. 일반 으로 커 링 보는 보-벽체 

합부에 달되는 하 에 항하기 해 벽체는 주각에 매립되고 커 링 보는 벽체와 합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자가 제시한 병렬 단벽의 커 링 정도에 한 이론식을 분석하고 

기 수행된 연구자료1-6)를 토 로 배근상세에 따른 커 링 보의 커 링 정도를 비교․분석함으로서 

병렬 단벽 시스템의 합리 인 설계를 한 기 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커 링 정도

Stafford 등
1)은 횡하 을 받는 병렬 단벽에 하여 커 링 정도를 식 (1)과 같이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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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allal 등2)은 경험 인 방법으로 단벽과 보에 하여 유효 단면 2차모멘트 각각 0.6Iw와 0.6Ib로 

가정하여 커 링 정도를 다음 식 (2)과 같이 평가하도록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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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의 커 링 정도

기하학적 형상 연 구 자 모 델 n H
(m)

h
(m)

Lw

(m)
H/Lw

(-)
l

(m)
d

(m)
l/d
(-)

커플링 정도(DC), (%)

식 (1)

Chaallal 등
식 (2)

   ACI     CSA    NZS 
  318     A23.3    3101

]H = 전체높이

h = 해당층 높이

d = 커플링 보의 

깊이

l = 커플링 보의 

순 경간

Lw = 개개 전단벽

의 길이

Guizani & 

Chaallal 

(1995)

S6-1-2 6 21 

3.5 

2.0 10.5 5.0 0.9 5.6 71.9 60.9 75.1 58.7 

S12-1-2 12 42 2.0 21.0 5.0 5.6 84.5 77.3 86.5 76.2 

S12-2-2 12 42 3.0 14.0 4.0 4.4 75.4 64.8 77.2 70.7 

S20-2-2 20 70 3.0 23.3 4.0 4.4 84.3 76.6 85.5 80.3 

Kent Harries 등 

(1998)

C35 18

65.7 3.6 14.0 4.7 

3.0 0.7 4.3 59.0 44.4 61.6 64.7

C40 18 1.2 0.7 1.7 85.5 79.6 82.0 76.0 

S35
18

3.0 0.6 5.0 53.4 51.5 60.1 61.8 

S40
18

1.2 0.6 2.0 82.6 68.0 74.5 72.5 

Pekau & Cistera 

(1989)
A 26 78 3.0 7.3 10.7 1.7 0.7 2.4 84.7 81.0 82.6 71.7 

Saatcioglu 등 

(1987)

IV 20 

55.8 2.7 6.7 8.3 1.8 0.5 3.6 

48.9 34.3 53.0 63.1 

V 20 73.8 61.6 73.4 63.1 

VI 20 79.9 68.6 78.1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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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술한 제안식을 토 로 기 수행된 연구자료를 토 로 커 링 정도를 평가한 결과 표 1과 같다. 

3. 결 론

  기존의 연구자료를 토 로 커 링 정도를 평가한 결과 철골커 링 보가 철근콘크리트 커 링 보

에 비하여 체 으로 커 링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배근상세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커 링 보의 

커 링 정도를 평가한 결과, 각보강상세를 갖는 커 링 보가 일반배근상세를 갖는 커 링 보에 

비해 커 링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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