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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new development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with the soft ground located along the West coast and the South 
coast. As soft grounds have complex engineering properties that the load bearing capacity is low and high compressibility, 
it needs to solve this problems Prior to structures are constructed by the method of improvement of soft ground. The sand 
mat is usually being used for improvement of soft ground as a horizontal drain material and loading base. But, as the volume 
is enormous and an amount of demanded sand is increased, it is state of short in supply. This paper presents the feasibility 
study to use of precious slag ball instead of sand mat as the replacing material through the basic soil property tests, the 
medium of discharge capacity test and analysis of settlement character.

요   지

최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서해안 및 남해안 지역에 주로 분포되고 있는 연약지반에 대한 건설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약지반은 지반의 강도가 약하고, 압축성이 강해서 구조물을 축조하기 전에 반드시 표층안정처리, 
압밀촉진, 치환공법 등의 지반개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약지반 개량공법 중 표층처리공법은 샌드매트의 포설을 이용

한 처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샌드매트공법에 요구되는 모래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샌드매트 대체제로서 풍쇄 슬래그의 사용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본 물성시험, 실내 통수능 시험, 침하특성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Keywords : Improvement of soft ground, Precious slag ball, Soil property test, Discharge capacity, Settlemen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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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발전과 균형 있는 국토개

발을 위하여 택지, 공공용지, 산업용지, 도로, 항만, 철도 

등에 관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토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용

할 수 있는 부지는 점점 감소하고, 환경문제 등으로 개발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내륙지의 개발한계에 따라 

해안지역매립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금까지 현저

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안매립

지역은 대부분이 연약지반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구

조물을 축조하기 전에 이러한 연약지반의 처리에 대한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많은 공사현장에서 연약지반 개량

을 위한 공법으로 선행재하공법 즉, 구조물의 시공에 앞서 

구조물의 중량과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하중을 사전에 성

토 등으로 가하여 기초지반의 압밀침하를 촉진시키는 동

시에 지반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러한 공법은 타 공법에 비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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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풍쇄 슬래그의 공학적 특성

구분 함수비  (%) 비중, pH 통일분류법 (USCS)

풍쇄 슬래그 0.94 3.74 10.1 SP

표 2. 풍쇄 슬래그의 입도분포율

Sieve No. #4 #10 #20 #40 #60 #100 #140 #200

입경(mm) 4.750 2.000 0.850 0.425 0.250 0.150 0.106 0.075

가적 통과 백분율(%) 98.46 90.98 56.82 15.50 3.19 0.81 0.3 0.1

인 방법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지반을 개량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한국지반공학

회, 2005).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성토를 하기 전에 

연약지반 상에 샌드매트를 부설하게 되는데, 이 샌드매트

는 수평배수재로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그 역할은 압

밀의 진행에 따라 배수되는 간극수를 횡 방향으로 배수시

키고, 성토아래의 지하 배수층으로서 성토내의 지하수위

를 저하시키며, 연약지반에서의 건설공사를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주행성을 확보해준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수평배수재로서 모래나 골재 등을 사용하였

으나, 그 사용이 증가함에 따른 한계성이 점차적으로 나타

나고, 무분별한 모래나 골재의 채취로 인하여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천연자원의 고갈에 따른 대체 

자원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건설재료개발의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샌드매트 설계방법과 적용

기준을 고찰하였으며, 샌드매트의 대체재로써 풍쇄 슬래

그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실내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실내모형실험은 수평배수재로서 모래와 풍쇄 슬래그의 배

수능 평가와 이에 따른 침하량을 평가하고, 비교분석함으

로써 모래 대용으로서 풍쇄 슬래그의 적용 여부를 평가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풍쇄 슬래그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풍쇄 슬래그는 용융 제강슬래그를 

Slag Atomizing Technology(SAT)로 처리한 아토마이징 

슬래그를 말하며, 서냉 시켜 고화된 제강 슬래그와 고압의 

공기에 의해 급냉 처리된 아토마이징 슬래그는 그 구성 물

질의 성분과 함량은 거의 같으나, 분자구조는 Spinel구조

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풍쇄 슬래그는 Free CaO를 다

량 함유한 기존 제강슬래그에 비해서 Dicalcium Ferrite 형

태로 안정화되어 있어, 기존 제강 슬래그의 최대 문제점이

었던 Free CaO에 의한 부피 팽창을 해결했으며, 현재 

5mm이하의 제품이 생산되며 용도에 따라 특수재, 건자재, 

수처리 여과재(ecomedia)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배영오, 2005).

2.1 풍쇄 슬래그의 공학적 특성

풍쇄 슬래그는 비중이 3.74로 상당히 큰 편이며, pH(2

5℃)는 10.1로 강알카리성을 보이는 (pH가 12) 제강슬래

그에 비해 약알칼리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풍쇄 슬래그의 입도분석 결과, 균등계수(Cu)가 2.43

으로 입도분포가 양호한 모래의 균등계수(Cu>6)보다는 약

간 작은 편이며, 곡률계수(Cc)는 1.02로 양입도(1<Cc<3)의 

범위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대상 시료인 풍쇄 슬래그의 

공학적인 특성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통일분류법(USCS)

에 의한 분류로는 SP로 나타나 필터재료로 적용 시 유용

한 재료로 판단된다(이상덕, 2007).

2.1.1 입도분포

샌드매트 대용으로 풍쇄 슬래그의 적용가능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재료의 기본 공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KS F2302에 규정되어 있는 입도시험을 실시하였다. 

표 2와 그림 1은 풍쇄 슬래그에 대한 입도분포 (grain size 

distribution)를 나타낸 것이다. 

표 2의 입도분포곡선에서 알 수 있듯이, 풍쇄 슬래그의 

입도는 입자의 크기가 약 0.25mm∼2.0mm사이에서 대부분

을 차지하며, 입도분포에서 입자가 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효입경(D10)은 0.364mm이

며, 균등계수(Cu)는 2.43, 곡률계수(Cc)는 1.02로 나타나 

대체로 입도분포가 균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No.200

체 통과율이 거의 0%로서 압밀 촉진을 위한 배수재로서

의 적합한 입도분포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

료적 특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샌드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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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풍쇄 슬래그의 입도분포 곡선

표 3. 풍쇄 슬래그의 공학적 특성 (최종규, 2004) 

구 분   NO.200체 통과량

샌드매트 규정 0.4∼8.0mm 0.075∼0.9mm 15%이하

풍쇄 슬래그 1.510mm 0.422mm 0.1

표 4. 풍쇄 슬래그의 공학적 특성

직경(D) cm 길이(L) cm 면적(A) cm2 부피(V) cm3 높이 (h) cm 몰드 +저판(g) 풍쇄슬래그(g) 시간(∆) sec
9.3 12.0 67.93 815 23 4741.1 1804 60

구 분 투수계수

샌드매트 규정 1×10-3cm/s

풍쇄 슬래그 36.05×10-2cm/s

표 5. 풍쇄 슬래그의 물리적 특성

구분 최대치수(mm) 절건밀도 (g/cm3) 표건밀도(g/cm3) 흡수율(%) 조립률 비고

풍쇄 슬래그 5 3.42 3.42 0.23 3.10

KS기준에 준함

KS규격 - 2.5이상 - 3이하 -

단위용적질량

( )
실적율(%) 공극율(%) 안정성(%) 잔입자량(%)

풍쇄 슬래그 2.539 63.75 36.25 2.6 0.45

KS 규격 - - - 10이하 3이하

입도 분포 그래프에서 나타내듯이 상·하의 입도 분포 기준

안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 표 3과 같이 샌

드매트 규정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2.1.2 투수특성

표 4에서 기술된 투수시험결과로 부터, 풍쇄 슬래그를 

정수위 투수시험방법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유량을 달리하

여 총 5회 실시한 결과 36.05×10-2cm/s 로 샌드매트의 기

준인 1×10-3cm/s 보다 큰 값을 나타냄으로써, 수평배수재

로서의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2.1.3 물리적 특성

현재 콘크리트용 풍쇄 슬래그 골재에 대한 KS 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토목용 골재로도 많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골재의 사용에 있어

서 한 가지 골재로 입도를 만족할 수 없어 혼합하여 입도

를 조정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도로용 노반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풍쇄 슬래그에 굵은 입

도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도로용 아스팔트의 경우 미

분을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5에서와 같이 풍쇄 슬래그의 물리적 특성을 보면, 절

건 밀도, 흡수율, 안정성, 잔입자량 은 KS규격에 만족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잔골재의 입도를 조립률의 값으

로도 판정할 수 있고, 일반 잔골재의 경우 조립률이 2.3∼
3.1안에 들어오면 입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다. 풍쇄 

슬래그의 경우 조립률이 3.1로서 입도가 양호하여 잔골재

의 대표적인 모래를 대신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수평배수재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2 풍쇄 슬래그의 환경 영향 평가

2.2.1 폐기물 공정 시험법에 의한 용출시험

풍쇄 슬래그가 환경적으로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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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폐기물 공정 시험법에 의한 용출시험

시험 항목 단위 허용기준 풍쇄 슬래그

cd ppm 0.3 N.D.

cu ppm 3.0 tr

As ppm 1.5 0.139

Hg ppm 0.005 N.D.

Pb ppm 3.0 tr

Cr ppm 1.5 N.D.

CN ppm 1.0 N.D.

유기인 ppm 1.0 N.D.

※ tr: 0.03ppm 이하, N.D.: 불검출

표 7. 수질 오염공정 기준에 의한 침출수시험

시험 항목 단위 허용기준 풍쇄 슬래그

Cd ppm 0.3 N.D.

Cu ppm 3.0 tr

As ppm 1.5 N.D.

Hg ppm 0.005 N.D.

Pb ppm 3.0 N.D.

Cr ppm 1.5 0.09

CN ppm 1.0 N.D.

유기인 ppm 1.0 N.D.

6가크롬 ppm 1.0 N.D.

트리클로르에틸렌 ppm N.D.

테트라클로르에틸렌 ppm N.D.

음이온계면활성제 ppm N.D.

※ tr: 0.03ppm 이하, N.D.: 불검출

되고 있는 폐기물 공정 시험법에 의한 용출시험을 한국화

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결과는 표 6과 

같으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서 정하고 있

는 폐기물 분류기준인 표 6의 허용기준에 따라 일반 폐기

물과 특정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의 용출시험결과

에 의하면 비소(As)가 0.139ppm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검출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풍쇄 슬래그는 모든 

유해항목에서 기준 이하로 판명되었으며, 환경적으로 안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0).

2.2.2 수질오염공정 시험법에 의한 침출수 시험

풍쇄 슬래그를 대상으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법에 의

한 시험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규제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Cd, Cu, As, Hg, Pb, Cr, 유기인, 6가크롬, 트리클로르에틸

렌, 테트라클로르에틸렌, 음이온계면활성제 중 Cr(크롬)

이 0.09ppm으로 검출이 되고, 그 이외의 유해물질 항목에

서는 모두 검출이 되지 않았고, Cu(구리)는 0.03ppm이하

로 검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풍쇄 슬래그의 실내시험

3.1 풍쇄 슬래그의 통수시험과 시험조건 

본 연구에서 샌드매트로 사용되는 모래와 풍쇄 슬래그

의 상재하중과 동수경사에 따른 통수능력을 평가하기 위

하여 제작된 통수능 시험기의 장치구성은 그림 2와 같은 

시스템으로써,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수평 배수층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수평배수층(fiber mat, 쇄석골재, 모래, 순

환골재 등)을 형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수평 배수재가 지반 내에 타설될 때 상재하중과 

동수경사에 따른 통수능력을 파악하고자 ASTM D4716-87 

(1997)에 의거한 실험 장치를 이용하였다. 실험장치는 아

크릴로 이루어진 유입수고, 유출수조와 하중 재하판이 있

으며, 하중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기어와 제

어장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수평배수재인 풍쇄 슬래그와 모래를 

상하 각각 3cm의 두께로 포설된 점토시료 사이에 넣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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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식도 (b) 동수경사 (c) 하중재하

그림 2. ASTM D4716-87(1997)방법에 의거한 수평배수재의 통수능력 실험장치

표 8. ASTM D4716-87(1997로) 통수능력 실험의 항목 및 조건

실험 항목 실험 조건

하중 조건 196kPa(=2kgf/cm2)

동수 경사 0.1, 0.2, 0.3

(a) 풍쇄 슬래그 포설 (b) 유압잭,다이얼게이지설치 (c) TDS602(데이터 로거) 

그림 3. 실내모형토조와 계측장치

중재하를 위해 두께 2cm의 아크릴 판을 시료 위에 넣고 

안정화를 위해 24시간 방치를 시켜 두었다. 24시간 경과 

후 양끝단의 유입밸브를 조절하여 일정한 수두차를 유지

하고 기어장치를 이용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하중을 가하

고, 수두차가 일정해진 후에는 수평배수층을 통과하여 유

출수조로 나온 물을 1분간 매스실린더로 받아서 통수량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은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친환경적이

면서도 경제적인 건설재료로서의 풍쇄 슬래그가 샌드매트 

대체용으로서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정한 

상재압 조건으로 압밀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통수

능력(Discharge Capacity, )을 평가하는데 있다.

3.1.1 통수능력 실험조건 선정

통수능력은 아래 식에 통수량 의 관계에 의해 통수능

력 ()를 나타내었다. 
 (1)

  

 (2)

여기서, k는 투수계수(cm/sec), A는 통수단면적(cm2), i

는 동수경사로서 다음과 같이 i=∆ ∆ : 수두차, L : 

배주재 길이)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 (1)에 

의한 통수량이 실험 결과 동수경사 i에 따라 선형적 비례

하지 않기 때문에 동수경사 i로 나누어 통수량 Q를 정규화

하여 통수능력  를 나타내었다. 또한 투수계수의 산정

은 식 (2)에 나타나듯이 통수능력  산정공식에 따라 나

타내었다. 표 8은 통수능력 실험의 항목 과 시험조건을 나

타낸 것이다(윤명환, 2005).

3.2 풍쇄 슬래그의 실내 모형토조 재하시험

현장에서 선행재하에 해당하는 충분한 하중을 연약층 

상단에 재하 하여 압밀배수되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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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점토의 공학적 특성 

구 분 토질 정수 단위 대상지반 점토

공학적 특성

입도 NO.200체 통과량 % 55

조도

액성한계(LL) % 27.10

소성한계(PL) % 17.29

소성지수(PI) % 9.8

비중(Gs) - 2.51

자연함수비(w) % 33.93

흙의 분류(USCS) CL

다짐특성
최대건조밀도(rdmax) t/m3 1.64

최적함수비(wopt) %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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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수경사 0.1 (b) 동수경사 0.2 (c) 동수경사 0.3

그림 4. 동수경사에 따른 통수 능력 평가

70cm × 120cm × 110cm(B×L×H)의 크기로 강철프레임과 

측면 아크릴판으로 제작된 토조를 특수 제작하였다. 제작

된 토조의 재하방법은 상부가압판상부에 토조 전체길이의 

1/4, 2/4, 3/4 에 해당하는 위치에 다이얼게이지를 설치하

고, 유압잭을 설치하여 각 단계별 하중을 동시에 재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3은 제작된 토조와 유압잭을 거

치할 수 있도록 제작된 토조의 실제 모습이다.

풍쇄 슬래그의 배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강철프레

임과 측면 아크릴판으로 특수 제작된 토조에 준비된 점토

를 포설하여 인위적인 지반을 형성하였다. 현장 점토의 원

지반 함수비를 유지하면서 형성된 지반 상부에 풍쇄 슬래

그와 모래를 각각 포설하여 상부배수만을 허용하면서 각 

단계별 재하 시 시간에 따른 침하량을 실측하여 배수 특성

을 파악하였다. 토조내 모형지반의 높이는 샌드매트와 풍

쇄 슬래그 모두 40cm로 동일하게 인공지반을 형성하였고 

샌드매트는 일반적인 현장적용두께가 50cm 또는 그 이상

이므로 1/5의 두께인 10cm로 결정하였고 풍쇄 슬래그 또

한 샌드매트와 동일하게 10cm로 결정하였다. 

표 9는 본 연구에 사용된 점토시료에 대한 공학적인 특

성을 나타낸 것이다.

4. 실내실험결과 분석

4.1 풍쇄 슬래그의 통수능력 결과

본 연구에서는 동수경사에 따른 풍쇄 슬래그와 모래의 

통수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2.0kg/cm2
까지의 하중과 동

수경사 0.1, 0.2, 0.3의 조건으로 수행한 통수능력 실험 결

과를 다음 그림 4에 나타내었다. 

통수능은 10분 간격으로 총 3회를 실시하여 그 평균값

을 제시하였고,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에 샌드매트

로 사용하던 모래보다 풍쇄 슬래그의 통수능이 크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2 풍쇄 슬래그의 실내 모형토조 재하실험 결과

그림 5는 풍쇄 슬래그와 모래의 시간에 따른 침하량 변

화를 도시하였다. 동일한 재하하중과 재하기간동안 최종 

침하량을 비교한 결과, 풍쇄 슬래그의 침하량이 모래보다 

약 30%정도 크게 나타났다 (모래:10.078mm, 풍쇄 슬래

그:12.952mm). 또한 토조 안에 인위적으로 연약지반을 조

성하고 각각 배수재를 포설 한 후에 약 4일정도 자중에 

의한 침하량을 보면 풍쇄 슬래그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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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내재하실험에 의거한 시간 경과에 따른 침하량 변화

표 10. 각 하중단계별 최종 침하량

구 분
재 하 하 중(kg/cm2)

자중 0.5 1.0 2.0

최종

침하량

(mm)

풍쇄 슬래그 8.38 10.49 11.02 12.05

샌드매트 4.43 6.83 7.63 10.08

수 있다. 이는 슬래그 자체의 단위중량이 2.3t/m3
으로 모래 

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모든 하중단계에서 풍쇄 슬래그가 샌

드매트에 비하여 빨리 침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풍쇄 슬래그의 투수성이 샌드매트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압밀배수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

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두 실험의 모형지반의 초기상태

를 동일하게 형성하였으므로 각 하중단계에서의 침하량은 

풍쇄 슬래그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하중 

단계별 최종 침하량은 표 10과 같다.

이때 재하하중이 0.5kg/cm2
에서 1.0kg/cm2

일때보다 

1.0kg/cm2
에서 2.0kg/cm2 일때의 침하량이 크게 나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표준압밀시험결과에서 얻어진 선

행압밀하중이 0.88kg/cm2
로서 모형지반에서 재하 한 하중

이 선행압밀하중보다 큰 1.0kg/cm2
과 2.0kg/cm2

일 때 정

규압밀거동을 보임으로써 발생한 현상이라고 판단한다. 

5. 결 론

현재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수평배수재로서 대표적으

로 사용이 되고 있는 모래의 수급불균형과 환경적인 문제

로 인한 샌드매트의 대체 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샌드매트의 대체재로써 풍쇄 슬

래그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내 모형토조에 

가상으로 연약지반을 조성하여 샌드매트와 풍쇄 슬래그를 

포설하고 단계별 하중을 재하 시 시간에 따른 침하량을 측

정하는 방법과 퉁수능시험을 통해 통수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수평배수재의 통수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동

수경사를 결정할 때는 각각 현장조건이 다르고, 시공

방법이나, 상재하중, 그리고 대상지역의 토질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된 값을 사용할 수 는 없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Chai and Miura(1999)가 PBD로 개

량된 지반에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제시한 PBD

내의 최대 동수경사가 0.1∼0.3이라는 값을 적용하여 

평균값인 0.2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동수경사의 변화

에 따른 풍쇄 슬래그와 샌드매트의 통수능 시험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통수능은 동수경사에 따라 선형적

으로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2) 통수능 실험결과에 따라 측정된 통수값과 이를 바탕

으로 수평투수계수를 산출한 결과, 풍쇄 슬래그의 수

평투수계수가 5.4×10-3cm/sec로 샌드매트의 수평투수

계수인 5.2×10-3cm/sec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샌드매트의 투수계수 기준인 1× cm/sec 이상임

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은 현장 하중 조건을 가정하

여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본 과업구간에 대해 샌드매

트 50cm시공 시에도 통수능력 또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3) 각 단계별 하중에 따른 침하량을 시간에 따라 분석을 

한 결과, 풍쇄 슬래그가 샌드매트보다 최종 침하량이 

크게 나타났으며, 압밀침하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동

일 침하량에 대하여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풍쇄 슬래그의 투수계수가 샌드매트의 투수계수보다 

크고, 풍쇄 슬래그의 자중이 2.3t/m3
으로 자체의 무게

가 무겁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4) 연약지반은 지반자체의 강도가 약하고, 압축성이 크

기 때문에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는 장비의 주행성 확

보가 무엇보다도 중요시 된다. 본 실험결과에 따라 풍

쇄 슬래그가 샌드매트 대체재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성토시공을 위한 트래피커빌리티

(trafficability)를 향상시키고, 연약지반의 압밀을 위한 

상부 배수층을 형성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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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풍쇄 슬래그의 환경 영향 평가는 국내에서 일반적으

로 적용이 되고 있는 폐기물 공정 시험법과 수질오염 

공정 시험법에 의해 분석이 되었고, 모든 항목이 허용 

기준치 이하로 판명이 되었다. 또한, 입도분석 시험 결

과 샌드매트의 규정된 상 · 하한 범위안에 분포하고, 

No.200번체의 통과율이 거의 0%로서 압밀 촉진을 위

한 배수재로서 적합한 입도분포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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