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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콘크리트구조기준 제 3장에서는 제목과 하중조합에 주요한 변경이 있었으며, 유효강성 부문이 추가되었다. 

또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2007)」 부록 I의 대체설계법이 더 이상 실무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다. 

기준 전체적으로 수정 적용된 ‘철근의 최대 설계기준항복강도’와 ‘경량콘크리트계수’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제 3장의 제목이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에서 ‘해석과 설계 원칙’으로 개정된 이유는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외에도 해석과 설계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절 내용을 보면, 3.2절과 3.3절에서 하중조

합과 강도저감계수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3.4절은 구조해석의 일반내용을 다루고 있다.

2. 주요 개정 내용

3.3절의 하중조합의 개정 내용을 기존내용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2007년도 기준에서는 토피의 두께에 따른 연직방향 하중 H υ에 대한 계수 α H를 채택하였었다. 이 값은 토

피의 두께가 얇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과 같은 토피의 두께에 따른 분산정도가 크고, 지하철 구조물과 같이 

토피의 두께가 큰 구조물에 대해서는 분산정도가 작은 것을 고려하기 위한 보정계수로서 h≦2m에 대해서는 

α H =1.0 ,  h>2m에 대해서는 α H =1.05-0 .025h이며, 0.875보다 작지 않은 값이다. 

2009년도 기준에서는 수평토압 Hυ에 대한 하중의 불합리성을 보완했다. 개정된 식 (3.3.1)에서 Hυ의 영

향을 무시하였는데, 이는 지중구조물에서 Hυ가 작용하는 경우 반드시 Hh가 작용하므로 Hh의 영향을 무시

할 수 없으며, Hh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식 (3.3.2)가 지배적인 하중조합이 되므로 지중구조물에 대해서는 식 

(3.3.2)를 적용하도록 하고 식 (3.3.1)은 Hυ가 작용하지 않는 일반 구조물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종전 기준에서 지진의 영향을 지중구조물에 적용할 때 Hh 및 Hυ의 재하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설계자들

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는 식 (3.3.5) 및 식 (3.3.8)에 Hh 및 Hυ의 재하방법을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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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하중조합의 개정 내용

2007년도 기준 개정안

U=1.4(D+F+H υ)                                         (3 .3 .1)
U=1.2D+1.0E+1.0L+0.2S                           (3 .3 .5)
U=0.9D+1.3W+1.6(α HH υ+H h)                       (3 .3 .7)
U=0.9D+1.0E+1.6(α HH υ+H h)                        (3 .3 .8)

U=1.4(D+F )                                              (3 .3 .1)
U=1.2(D+H υ)+1 .0E+1.0L+0.2S                    (3 .3 .5)
       +(1 .0H h 또는 0.5H h)
U=0.9(D+H υ)+1 .3W+(1 .6H h 또는 0.8H h)        (3 .3 .7)
U=0.9(D+H υ)+1 .0E+(1 .0H h 또는 0.5H h)         (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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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여기서 Hh의 하중계수가 1.0 또는 0.5로 되어있는 

것은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안전측의 설계가 되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식 (3.3.7)에서 H h 및 H υ의 불확실

성을 고려하여 하중계수의 값을 수정하였으며, H h의 하중

계수가 1.6 또는 0.8로 되어있는 것은 두 경우를 모두 고려

함으로써 안전측의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4.6절에 유효강성을 추가한 이유는 구조시스템의 

횡변위 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이다<표 2>. 횡력이 

작용할 때 부재에 균열 또는 항복이 발생하면서 강성이 

감소되므로 탄성해석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유

효강성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동안 기준에서 유효강성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이에 대

한 근거를 명시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 해석을 수행할 때 구조물의 목적한 성능에 따라 적

절한 유효강성을 산정하여야 한다. 풍하중의 경우 사용하

중 조건에 대하여 부재가 탄성의 영역에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현주기가 작은 규모의 지진하중에 대하여 

구조물을 해석할 때, 허용 성능목표는 부재에 심각한 손상

이 없이 일부에 항복이 발생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콘

크리트 구조시스템에서 수평하중에 대한 안전성 해석을 

수행할 경우 수평하중으로 계수하중을 사용하였다면, 사

용하중에 대한 변위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3.4.6 (1)과 같이 

부재 강도에 부재 전단면의 값에 1.4배를 곱한 값을 사용

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예상되는 부재 성

능에 따라 정확한 강성을 사용할 수 있다.

수평 계수하중이 작용하는 구조물의 수평변형은 본질

적으로 선형해석에 의한 값과 다르다. 그에 대한 이유는 

부재의 비탄성 거동과 유효강성의 감소 때문이다. 콘크

리트 골조에서 부재의 적절한 유효강성의 선택은 실제에 

가까운 층 변위의 산정을 가능하게 하고, 중력하중이 작

용하는 시스템에서 수평 변형에 따른 추가적인 하중의 

증가를 고려할 수 있다. 

선형해석으로 비탄성 변형을 효과적으로 산정할 수 있

는 방법 중의 하나가 할선(secant) 강성을 이용하는 것이

다. 3.4.6 (2)에 제시된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에

서 항복 또는 항복을 초과한 경우에 사용되는 유효강성

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사용하면 합리적인 변형 값을 추

정할 수 있다. ①의 유효강성은 콘크리트구조 시스템에 

중력하중과 풍하중이 작용할 때 안정성(stability) 해석

에 사용하는 최저 한계값(lower bound)이다. ①의 값은 

세장비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모델로서 사용되는 것을 

계수 풍하중 또는 지진하중에 의한 횡변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유효 단

면의 성질을 위하여 3.4.3의 Ec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전단 탄성계수는 0.4Ec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 유효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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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유효강성

(1)  사용하중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의 횡변위 산정 시 
강성은 (2), (3)항에 의해 정의 된 휨강성에 1.4배한 값을 사용하
여 선형해석하거나 부재의 강성저하를 고려하여 해석한다. 부재
의 단면특성은 전단면의 특성보다 커서는 안 된다.

(2)  설계하중에 의한 횡변위 산정시 ①, ②에 의한 강성을 사용하여 
선형해석하거나, 부재의 강성저하를 고려하여 해석한다.

    ①  6.5.2 (1) ①, ②, ③항에서 정의된 단면의 성질에 대한 강성
    ② 전단면에 대한 강성의 50%

(3)  보를 갖지 않는 2방향 슬래브를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요소로 
설계할 때, 설계하중에 의한 횡변위를 선형 해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닥판의 강성은 실험과 해석 결과와 부합하
는 검증된 모델을 따르고, 골조의 강성은 (2)항에 따라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