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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장을 받는 고강도콘크리트 부재의 정착특성을 평가하고 KCI 2007 정착길이 산정기준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강도와 정착길이, 
섬유혼입률을 변수로 한 정착실험을 수행하였다. 정착실험 수행 결과. 인장을 받는 80MPa의 고강도콘크리트 부재에서 KCI 2007의 최소정착길이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입되는 섬유(NY+PP)는 0.1%까지 혼입하여도 고강도콘크리트의 

정착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고강도콘크리트, 정착길이, 정착시험, 부착응력 

ABSTRACT

In this study, development tests varying with concrete strength, development length, and the rate of fiber mix ratio are carried out to evaluate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high-strength concrete member with 80MPa, and the applicability of estimated standards of development 
length in KCI 2007. As a result, it can be expected that minimum development length of KCI 2007 is applicable to high-strength concrete 
member with 80MPa. Although the mixed fiber(NY+PP) to secur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of high-strength concrete is included up to 0.1%, 
it does not affect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Key words High-Strength Concrete, Development Length, Development Test, Bond Stress

LHI Journal (2011) 2(1):53-60 http://lhi.lh.or.kr

1) 한국특허정보원 연구원(shpark104@kipi.or.kr)
2)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교신저자: bslee417@lh.or.kr)
3)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4)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1. 서 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 당시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 외력이 작용할 때 철근과 콘크리트

가 일체화되어 철근의 뽑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와 적절한 부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콘크리트 속에 묻혀있는 

철근이 뽑히거나 미끄러짐 없이 항복강도에 도달하는 최소한

의 묻힘길이를 정착길이로 정의하며, 철근의 정착길이는 철

근의 직경과 항복강도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으며 철근의 부착응력으로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철근의 정착길이는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할수

록 짧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4-6),15), 현행 콘크리트구조설계

기준(이하 KCI 2007)의 정착길이 산정식에서는 구조물의 안

전을 고려하여 철근의 정착길이가 일정길이 이하로 짧아지는 

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70MPa이하로 제한하

고 있다. 최근 고강도콘크리트를 이용한 초고층구조물의 건

설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고강도콘크리트를 적용한 구조

부재의 성능규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

로 고강도콘크리트의 부착특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나, 콘크리트 강도가 70MPa를 초과하는 고강도콘

크리트가 적용되었을 경우 부착특성과 구조물을 설계할 때 

활용하기 위한 철근의 정착길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축강도가 70MPa 이상인 고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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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강도콘크리트의 정착성능 평가용 실험체 계획

실험체명
콘크리트설계

강도(MPa)
섬유

혼입율(%)
정착길이

(ld)(mm) 비 고

NSC-K 27 0 300 ∘콘크리트

 - NSC 
  (보통강도콘크리트)
 - HSC  
  (고강도콘크리트)
∘섬유 

 -F:Fiber (NY+PP)
∘정착길이

 - K: KCI2009
 - M: Magnusson 
∘섬유혼입율

 - 0(0%), 75(0.075%),
  10(0.1%)

NSC-M 27 0 10db(159)

F-HSC-K0 80 0 300

F-HSC-K75 80 0.075 300

F-HSC-K10 80 0.1 300

F-HSC-M0 80 0 10db(159)

F-HSC-M75 80 0.075 10db(159)

F-HSC-M10 80 0.1 10db(159)

200

300

1,000

(단 위  : m m)

HD16

HD10

(a) 실험체 형상

(b) 정착길이 300mm인 경우

(c) 정착길이 10db(159mm)인 경우

그림 1. 정착성능 평가용 보 실험체 형상과 제원

콘크리트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보를 상으로 고강도콘크

리트의 부착특성을 평가하고, 부착특성에 기초하여 설계강도 

70MPa 이상의 고강도콘크리트가 적용된 인장을 받는 구조

부재의 정착길이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정착실험

2.1 실험체 계획 

본 연구의 변수는 콘크리트강도(27MPa, 80MPa)와 정착길

이(KCI 2007 제안식, Magnusson 제안식), 유기섬유혼입률

(0%,0.075%, 0.1%)이다. 고강도콘크리트의 정착길이는 KCI 
2007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의 최소정착

길이인 300mm(이하 정착길이 K)와 Magnusson12),13)
이 압축

강도 110MPa까지의 고강도콘크리트에서 HD16철근을 사용

하여 수행한 인발실험 결과를 기초로 제안한 정착길이(10db, 

이하 정착길이 M)에 기초하여 산정하여 실험체를 제작하고, 
정착길이에 따른 실험체의 거동을 평가하였다. 

압축강도 50MPa 이상의 고강도콘크리트를 구조물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고강도콘크리트 기둥, 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08.7.21)을 만족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성능 향상에 효과적

인 것으로 알려진 유기섬유(NY,PP)의 혼입율을 0%, 0.075%, 
0.1%로 달리하여 적용하였다. 

고강도콘크리트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착, 정착길이

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KCI 2007의 관련 기준이 압축강도 

70MPa이하인 것으로 고려하여, 실험체의 압축강도를 80MPa
로 하였으며, 비교 상으로 압축강도 27MPa,인 보통강도콘

크리트를 적용한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표 1은 정착성능평가

에 사용된 실험체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체의 길이는 1,000mm이며, 실험체 중앙부의 순수휨거

동을 유도하고 양 단부의 정착거동과 하중단계별 철근의 변

형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 중앙부의 하부 주근을 노출시켜 

제작
2),9),14)

하였다(그림 1, 2). 실험체의 제원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폭 200mm, 높이 300mm, 길이 1,000mm로 보의 상

단근과 하부 주근은 각각 HD10과 HD16 철근을 사용하였다. 
보의 양 단부의 정착길이를 제외한 중앙부는 형 거푸집을 

제작하여 보 주근(HD16)을 관통시켰다. 주근의 정착구간에

서 콘크리트의 전단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터럽(HD10)을 

배근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체 형상은 그림 1과 같다.
보 주근의 하부의 피복은 현행 KCI2007 1)에 준하고 피복

두께에 의한 쪼갬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50mm로 계획하였

으며, 주근 측면의 피복은 쪼갬파괴를 방지하고 뽑힘파괴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 수행된 CEB-FIP10)의 실험결과를 참고

하여 5db로 계획하여 보 폭을 200mm로 제작하였다.

2.2 가력 및 측정 방법

정착성능 평가용 실험체의 거동은 하중단계에 따른 주근

의 변형과 미끌림 및 실험체의 거동 등으로 평가하여야 하므

로, 보 양단부의 주근과 맞닿는 면에 수평으로 변위계(LVDT)
를 설치하여 하중단계에 따른 주근의 미끌림을 측정하였다. 
하중단계에 따른 보 주근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하여철근이 

콘크리트에 묻혀있는 경계면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으

며, 콘크리트의 변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체 중앙부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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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 주근 및 콘크리트의 응력과 주근의 미끌림 측정

사진 1. 실험체 설치(Setting) 전경

표 2.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결과 (재령 28일)

콘크리트 종류
콘크리트

설계강도(MPa)
섬유혼입율

(%)
28일 압축강도

(MPa)

보통강도콘크리트 27 0 33.3

고강도콘트리트 80

0 79.2

0.075 77.9

0.1 76.8

표 3. 실험체 주근의 인장시험 결과

철근 제원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HD16 SD400 479.64 570.43

그림 3. HD16(SD400) 응력-변형률 관계

단에 각각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기타 하중단계에 따

른 실험체의 거동과 균열 현황 등을 육안으로 평가하였다. 고
강도콘크리트의 정착길이 산정용 실험을 수행할 때  측정방

법은 그림 2와 같다. 
실험체는 사진 1과 같이 2점 가력용 철제 프레임과 강봉으

로 구성된 가력 프레임을 사용하여 1000kN 용량의 만능시험

기(UTM)로 가력하였다. 가력속도는 분당 5kN을 기준으로 

하고, 최  하중이 될 때까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실험체를 가력할 때 하중과 주근과 콘크리트의 변형률, 주

근의 미끌림(변위) 등을 데이터 로거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실험이 종료될 때 까지 각 하중 단계별로 균열폭을 측정하고  

하중 단계별 균열의 발생 및 진행 현황과 실험체의 거동을 

관찰하였다.

2.3 사용 재료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유기섬유(NY+PP)는 내화성능 향상

에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9mm의 나일론(NY)섬유와 19mm
의 폴리프로필렌(PP)섬유를 동일비율로 혼입하여 적용하였

으며, 유기섬유(NY+PP)의 혼입율이 0.075%와 0.1%인 고강

도콘크리트는 내화인증실험을 통해 내화성능이 검증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강도는 표 3과 같다. 

콘크리트 강도가 부착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착성

능 평가에 앞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먼저 수행하여 실

험체의 거동을 예상한 후 실험체를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철근은 항복강도 400MPa인 HD16

으로 정착성능 평가에 사용된 주근의 인장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S B 0801에 의거 철근의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철근의 인장시험 결과는 표 3 및 그림 3과 같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실험결과

보 실험체를 상으로 정착성능평가 실험을 수행한 결과

는 표 4와 같으며, 최  가력하중은 보 중앙의 하중지점에 작

용한 하중 값이다. 주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최 부착응력은 

식 (1)과 같이 재하된 하중으로부터 주근에 작용하는 인장력

(T)을 부착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1) 

여기서, Ut,max : 최 부착응력(MPa),
        Tmax : 주근에 작용하는 최 인장력(=M/jd)(kN)

주근의 최 변형률은 최  가력하중이 작용할 때 주근의 

변형률 값이다. 주근의 미끌림은 실험 계획 시 주근의 양단부

에서 변위계(LVDT)로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식 (2)와 같이 주근에 부착한 변형

률 게이지에 의해 측정된 항복 시의 변형률 값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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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착성능 평가 결과

실험체명
콘크리트

강도(MPa)
섬유

혼입율(%)
정착길이(ld)

(mm) 최 하중 (kN) 최 부착

응력(MPa)
주근의

최 변형률

미끌림

(mm)
최종

파괴형상

NSC-K 33.3 0 300 228.7 8.1 0.0191 1.1 쪼갬파괴

NSC-M 33.3 0 10db(159) 204.0 13.6 0.0027 0.6 쪼갬파괴

F-HSC-K0 79.2 0 300 353.6 12.3 0.0464 1.0 뽑힘파괴

F-HSC-K75 77.9 0.075 300 348.1 12.1 0.0450 1.0 쪼갬파괴

F-HSC-K10 76.8 0.1 300 324.6 12.4 0.0443 1.0 뽑힘파괴

F-HSC-M0 79.2 0 10db(159) 337.3 22.1 0.0385 0.6 쪼갬파괴

F-HSC-M75 77.9 0.075 10db(159) 376.7 24.7 0.0499 0.6 쪼갬파괴

F-HSC-M10 76.8 0.1 10db(159) 312.6 20.5 0.0307 0.6 쪼갬파괴

(a) 보통강도콘크리트(NSC) 보 실험체 (b) 고강도콘크리트(HSC) 보 실험체

그림 4. 주근의 최대부착응력-변형률 관계

산정하였다. 최종 파괴형상은 실험이 종료되었을 때의 파괴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                                         (2)

여기서, sy : 주근이 항복할 때 미끌림(mm),
εs,y : 주근 정착단부의 항복변형률(mm/mm),
ls  : 주근의 정착길이(mm)

3.2 최대부착응력

정착길이 변화에 따른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강도별 정착길이 변화에 따른 주근의 최 부착응력(Ut,max)-변
형률(εs) 관계를 검토하였다. 정착길이에 따른 최 부착응력

(Ut,max)값의 변화는 보통강도콘크리트(NSC)에서 고강도콘크

리트(HSC)로 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났다. 섬유혼입율에 관

계없이 모든 고강도콘크리트(HSC) 보 실험체에서 초기 화학

적 부착구간과 철근 마디사이의 콘크리트 지압력에 의한 부

착력 증가구간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때, 고강도콘크리

트의 적용으로 인해 항복 이후 콘크리트 지압력에 의한 부착

응력의 증가율이 최  2배까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보통강도콘크리트(NSC) 보 실험체의 경우, “정착길이 K”
보다 “정착길이 M”을 적용하였을 때 최 부착응력이 68% 
증가되었다. 고강도콘크리트 보 실험체의 경우 역시 “정착길

이 M”을 적용하였을 때 최  부착응력이 65～100% 증가되

었다. 보통강도콘크리트(NSC) 실험체와 비교하여 고강도콘

크리트(HSC) 실험체에서 최 부착응력에 한 정착길이 변

화의 영향이 다소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섬유혼입율의 변화에 따른 최 부착응력의 크기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아 섬유혼입율 0.1%까지는 최 부착응력

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는 주근의 최 부착응력과 변형률과의 관계를 나타

내고 있다.

3.3 주근의 미끌림

표 5는 부착응력 증가에 따른 정착단부에서 주근의 미끌림

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부착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콘크리

트강도 변화가 주근의 미끌림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였다. 
부착응력의 증가와 함께 “정착길이 M”을 적용할 경우 “정착

길이 K”를 적용할 때 보다 주근의 미끌림량은 70～9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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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근의 미끌림

실험체명
콘크리트

강도(MPa)
정착길이

(mm)
미끌림 (mm)

Ut=1MPa Ut=3MPa Ut=5MPa

NSC-K 33.3 300 0.05 0.33 0.69

NSC-M 33.3 159 0.01 0.12 0.20

F-HSC-K0 79.2 300 0.07 0.41 0.72

F-HSC-K75 77.9 300 0.04 0.33 0.60

F-HSC-K10 76.8 300 0.04 0.25 0.45

F-HSC-M0 79.2 159 0.01 0.03 0.15

F-HSC-M75 77.9 159 0.01 0.02 0.12

F-HSC-M10 76.8 159 0.01 0.03 0.14
 ※ Ut : 실험결과 도출된 주근의 부착응력

(a) NSC-K

(b) NSC-M

(c) F-HSC-K0, K75, K10

(d) F-HSC-M0, M75, M10

그림 5. 최대부착응력-미끌림 상관관계 비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혼입율의 변화가 주근의 미끌림

량에 미치는 영향은 “정착길이 K”를 적용한 경우 섬유혼입

율이 0%에서 0.1%로 증가함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정착길이 M”을 적용한 경우는 섬유혼입율 

변화에 상관없이 각 부착응력 값에서 일정하게 나타났다.

3.4 부착응력-미끌림 관계

그림 5는 보 실험체 항복까지 부착응력-미끌림 관계를 최

부착응력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실험체 NSC-K의 경우 주

근이 항복할 때의 부착응력에 비해 최  부착응력이 21～
36% 증가되었으며 변형률 경화 후 충분한 소성변형을 한 후 

파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체 NSC-M의 경우 항복할 

때의 부착응력과 최  부착응력이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항

복 후 곧바로 부착파괴 되었다. 그러나 실험체 HSC는 실험체 

NSC에 비해 정착길이의 변화에 관계없이 부착응력비가 약 

40～70% 증가하여 소성변형 구간에서 고강도콘크리트 적용

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이 부착응력의 상승에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정착길이의 변화로 인한 미끌림량의 증가에 따른 부착응

력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실험체 NSC와 실험체 HSC 모
두 “정착길이 M”을 적용한 경우가 “정착길이 K”를 적용한 

경우보다 부착응력비가 약 30% 증가하여 정착길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근의 최  미끌림량은 “정
착길이 K”를 적용한 실험체가 1.04～1.05이고, “정착길이 

M”을 적용한 실험체가 0.55～0.56으로 나타나 정착길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콘크리

트 압축강도 변화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균열 및 파괴 형상

표 4의 정착성능 평가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보 주근의 항

복 시 실험체는 뽑힘현상과 쪼갬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험체의 가력 종료 후 최종 파괴형상은 뽑힘파괴가 발생한 

실험체 F-HSC-K0와 실험체F-HSC-K10를 제외한 실험체들

은 모두 쪼갬파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모든 실험체들이 주

근의 항복 이후 변형률 경화단계를 지난 후 파괴되어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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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 종료 후 시험체의 휨파괴

(b) 주근 정착단부의 뽑힘파괴(F-HSC-K0)

(c) 주근 정착단부의 쪼갬파괴(F-HSC-K10)

사진 2. 시험체 파괴 형상

인 거동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실험체에서 주근이 

변형률 경화단계에 도달하여도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0.003
에 도달하지 않았다.

실험체의 파괴는 모든 실험체에서 사진 2와 같이 시험 구

간 내 주근의 비부착 구간인 중앙부에서 휨균열이 발생하고 

그 이후 전단균열의 증가와 더불어 시험구간 내 주근의 단부

를 중심으로 부착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부착균열이 확산되며

최종 파단되었다. 가력지점 구간 내에서의 균열의 갯수는 

1～2개로 실험변수에 따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종료 후 “정착길이 K”를 적용한 실험체의 경우, 뽑힘

균열과 쪼갬균열이 함께 나타났으며, “정착길이 M”을 적용

한 실험체에서는 쪼갬균열과 함께 쪼갬파괴가 명확히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체 NSC-K는 약 102.4kN에서 주근의 양측 단부를 중

심으로 쪼갬균열이 수직으로 발생하였으며, 주근의 좌측단부

에서 먼저 항복에 도달하고 변형률 경화단계를 거쳐 주근의 

인장파괴에 의해 파단되었다. 실험체 NSC-M는 102.2kN의 

최 하중에서 주근의 우측단부 항복 이후 좌측단부에서 갑자

기 쪼갬파괴되어 실험이 종료되었다. 
실험이 종료될 때 주근의 좌측단부에서 6mm의 미끌림이 

발생하였으며, 우측단부는 전혀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다. 즉, 
“정착길이 M”을 적용한 경우, 실험체 NSC-M는 주근의 좌측

단부가 항복 이후 충분히 소성변형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험

체가 쪼갬파괴에 의해 취성파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

해 F-HSC-M시리즈 실험체들은 주근의 모든 부위에서 항복 

후 변형률 경화단계를 거쳐 연성적 거동을 나타낸 이후 최종

단계에서 쪼갬이나 뽑힘파괴가 발생하였다. 
실험체의 균열과 파괴형상을 관찰한 결과, “정착길이 K”

는 보통강도콘크리트와 고강도콘크리트에서 모두 적용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착길이 M”의 경우 고강도콘크리트

에서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실험결과 검증

“정착길이 K”와 “정착길이 M”을 반영하여 도출된 실험결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 최 부착응력 산정식과(이론식, 
KCI2007 기준식

1), Magnusson 실험식
11), CEB-FIP Model Code 

90 기준식
10) 및 기존에 진행된 인발실험 결과(B300, B500, 

B800)7)
에 의한 최  부착응력값을 비교 검토하였다. 실험결

과의 비교분석에 사용된 최 부착응력 산정식은 식 (3)～식 

(6)과 같다. 

․ 부착응력 산정식(이론식)1) :
                                     (3)

․ KCI2007 기준식
1) : 

  


×



×
    


               (4)

․ Magnusson 실험식
11) :

                                      (5)

  여기서, 30MPa ≤fck ≤ 80MPa

․ CEB-FIP Model Code 90 기준식
10) :

                                      (6)
  여기서, fck ≤ 50MPa

이론적인 최 부착응력 값과 및 실험결과 도출된 응력값

은 표 6과 그림 6에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검토결과, “정
착길이 K”를 적용한 경우, 최 부착응력의 실험값은 KCI 
2007 기준식에 의하여 산정된 최 부착응력값과 잘 일치하였

다. 기존 인발실험에 의한 최 부착응력 결과 값들은 Magnusson
의 실험식과 잘 일치하였으나, 본 연구의 정착실험에 의한 최

부착응력 결과 값들은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착길이 M”을 적용한 경우에는 CEB90 기준식에 의

한 최 부착응력 계산값이 실험결과 도출된 최 응력에 가장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착응력 선정식(이론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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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대부착응력의 예측 및 실험결과값 비교

실험체명
콘크리트

강도(MPa)
Ut,max

(MPa)
Uc,max(MPa) Ut,max/Uc,max

이론식 KCI 2007 Magnusson CEB90 이론식 KCI 2007 Magnusson CEB90

NSC-K 33.3 8.06 6.4 7.3 15.0 14.4 1.27 1.10 0.54 0.56

NSC-M 33.3 13.56 12.0 7.3 15.0 14.4 1.13 1.86 0.90 0.94

F-HSC-K0 79.2 12.29 6.4 11.3 35.6 22.2 1.93 1.09 0.34 0.55

F-HSC-K75 77.9 12.11 6.4 11.2 35.1 22.1 1.90 1.08 0.35 0.55

F-HSC-K10 76.8 12.41 6.4 11.1 34.6 21.9 1.95 1.12 0.36 0.57

F-HSC-M0 79.2 22.13 12.0 11.3 35.6 22.2 1.84 1.96 0.62 0.99

F-HSC-M75 77.9 24.72 12.0 11.2 35.1 22.1 2.06 2.21 0.71 1.12

F-HSC-M10 76.8 20.51 12.0 11.1 34.6 21.9 1.71 1.85 0.59 0.94
여기서, Ut,max : 주근 최 부착응력 실험값, Uc,max : 최 부착응력 예측값, Ut,max/Uc,max : 실험과 예측에 의한 최 부착응력비

그림 6. 최대부착응력-콘크리트강도 상관관계

의한 최 부착응력 값에는 콘크리트 강도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정착길이 K”와 “정착길이 M”에 의해 정착길이를 

산정한 경우 모두 보통강도콘크리트를 적용할 경우에만 이론

식에 의한 최 부착응력값이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결 론

압축강도 70MPa 이상의 고강도콘크리트가 적용된 철근콘

크리트의 정착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기섬유(NY+PP)가 0.1%까지 혼입된 고강도콘크리트

의 경우, 섬유가 고강도콘크리트의 정착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KCI 2007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의 

최소 정착길이인 300mm의 경우, 압축강도 80MPa의 고

강도콘크리트가 적용된 부재의 정착길이를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직경 16 이하의 이형철근을 상으로 Magnusson이 제

시한 정착길이인 10db는 80MPa 고강도콘크리트의 정착

길이를 산정할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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