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건설분야에서 경제성 확보는 경제 불황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량절감 

및 공기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프리캐스트(Precast 

Concrete, 이하 PC) 공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Lee et al., 2014; Park et al., 2019). PC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

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시공하는 방법으로 일반 철근

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 공법과 비교하여 거

푸집과 동바리 등의 가설공사가 대폭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

이며, 공사 현장에서 습식공법이었던 공정의 많은 부분을 건

식으로 조립하게 되어 현장의 인력이 절감되고 공기단축을 

가능하게 하는 우수한 공법이다. 또한, 구조부재들이 공장에

서 선 제작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고 

현장 폐기물 및 분진이 최소화된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

로 PC공법이 건설시장에서 점차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주차장 및 물류창고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프리스트레스(Prestress, 이하 PS)가 도입된 중공슬래브

(Hollow-core slab, 이하 HCS)는 우수한 휨 및 전단성능을 보

이며, 부재 길이방향으로 중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절

감과 동시에 현장에서의 양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만, 현행구조기준(KDS 14 20 22 4.3.3절)에 따르면 단면높이

가 315 ㎜를 초과하고 전단보강 되어 있지 않은 HCS의 경우 복

부전단강도를 계산된 전단강도의 절반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Fig. 1(a)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기존의 PC부재 중 자동화 방식

으로 생산되는 HCS는 압출성형기계를 통해 제작되기 때문에 

전단보강근을 부재 내에 배치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붕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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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mple of extrusion method (b) Example of single-mold 

method

Fig. 1 Casting methods in forming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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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설계하중이 비교적 높은 조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Fig. 1(b)에 나타낸 것과 

같이 HCS 부재 내에 직접 전단철근을 배치 할 수 있는 단일몰

드를 이용한 제작방법이 적용되었다. 이 공법에서는 압출성형

기계가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전에 HCS 웨브에 

전단철근을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HCS 웨브 내

에 전단철근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315 ㎜를 초과하는 HCS의 

설계 복부전단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적인 전단 설계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고정 및 활하중이 

큰 설계 조건에서도 HCS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내 현장에 

적용되는 상당수의 HCS는 압출성형 기계를 통해 제작된 프리

캐스트 부재이며, 이에 따라 기존 연구 대부분은 압출성형을 

통해 제작된 HCS의 구조성능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두께 400 ㎜ 이상의 단일몰드 방식을 통해 제작된 HCS에 대한 

구조실험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토에 의한 중력방향 토압으로 인

해 고정하중이 매우 큰 지하구조물의 최상층 또는 물류창고 

등에 적용 가능한 높이인 400 ㎜를 갖는 두꺼운 HCS의 구조

성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단일몰드를 통해 제작된 HCS 부재

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의 주 목적은 단일몰

드 방식을 통해 제작된 HCS 유닛 웨브에 배치된 전단철근이 

구조성능에 어느정도 기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단일몰드방식을 통해 총 4개의 HCS 실험체를 제작하

였으며, 실험의 주요 변수는 토핑콘크리트의 유무, 전단보강

근의 배치 유무 및 위치로 설정하였다. 또한, 실험결과를 기반

으로 주요 실험변수에 따른 실험체들의 균열패턴 및 하중-변

위 응답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2. 실험계획

2.1 실험체 상세

Table 1에는 실험체별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전단철근의 배

치 위치를 정리하여 나타내었으며, Fig. 2에는 실험체 단면 상

세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총 4개의 실대형 

HCS 실험체를 제작하였고, HCS 유닛 내의 전단철근 보강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Fig. 2(a) 및 (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

단철근 및 토핑콘크리트가 배치되지 않은 무보강의 NN 실험

체와 NN 실험체와 동일한 상세에 전단철근이 직접 배치된 NS 

실험체를 계획하였다. 이 때 전단철근은 D13이 사용되었으며, 

150 ㎜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PC공법의 특성상 구조 일

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토핑콘크리트의 영향을 비교

하기 위하여 Fig. 2(c)에 나타낸 것과 같이 NS 실험체에 토핑콘

크리트를 합성한 CS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한편, 현행 실무에

서는 HCS의 전단보강을 위하여 중공채움기법을 폭넓게 활용

하고 있다. 따라서, HCS 유닛의 웨브에 전단철근을 배치하는 

경우와 중공채움 콘크리트(Core-filling concrete) 내에 전단철

근을 배근하는 경우의 구조성능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Fig. 

2(d)에 나타낸 것과 같이 6개의 중공 중 2개의 중공에 전단보강

근을 배근하고 중공채움 콘크리트를 타설한 CC 실험체를 추

가적으로 제작하였다. 중공채움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중공단

(a) NN cross section

(b) NS cross section

(c) CS cross section

(d) CC cross section

Fig. 2 Section details of specimens (unit : ㎜)

Specimen

ID

 [MPa] Thickness of topping concrete

[㎜]
Shear reinforcement

Size of specimen 

[B×H×L, ㎜]

Hollow ratio

[%]


HCS unit CIP

NN 69.8 -
-

-
2400×400×10200 50

9.06

NS 68.9 - Provided in HCS unit web 9.06

CS 67.1 50.6
150

Provided in HCS unit web
2400×550×10200

36 6.39

CC 74.4 48.6 Provided in core-filling concrete 24 6.39

Table 1 Summary of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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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실무에서 해당 공법이 적용되는 위치와 동일하도록 계획

되었다. 모든 실험체는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부재와 동일한 

상세를 갖도록 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험체의 길이는 10.2 

m의 실대형으로 계획되었다. 모든 실험체의 HCS 유닛 단면상

세는 동일하며, 인장측에는 14-∅15.2 강연선과 3-SHD25 길

이방향 철근을 배근하였다. 또한, 단면의 압축 측에는 PS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장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4-∅12.7의 강연

선을 배치하였다. 실험체 제작 시 상부와 하부의 강연선에는 

각각 140 kN 및 195 kN의 인장력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각각 

인장강도의 76 % 및 75 %(즉, 0.76  및 0.75)에 해당한다. 

토핑콘크리트가 배치되지 않은 HCS의 순두께는 400 ㎜이며, 

토핑콘크리트의 높이는 150 ㎜이었다.

2.2 실험체 제작과정

Fig. 3에는 단일 몰드방식을 통한 실험체의 제작과정을 단

계별로 나타내었다. 다만, 실험체 제작당시 공장 내에 설비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중공 형성 시 Fig. 3(d)

에 나타낸 것과 같이  불연속 플라스틱 튜브를 사용하여 중공

을 형성하였다. 또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의한 부유력을 제

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 Fig. 3(e)와 같이 떠오름 방지

용 철물을 거푸집에 설치하였다.

2.3 가력상세

Fig. 4에는 실험체 가력상세를 나타내었다. 실험시설의 여

건상 엑츄에이터(Actuator)를 활용하여 변위제어를 통한 가

력이 불가능 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실험은 2000 kN 용량

의 유압잭(Oil jack)을 통해 하중제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고로 실험동 안전관리규정에 따라서 전단균열의 폭이 크게 

증가되는 시점 이후에는 실험을 진행할 수 없었음을 주지한

다. 실험은 10.2 m의 경간길이를 Fig. 4와 같이 나누어 2점 가

력 하였으며, 가력점과 지지점간의 거리는 3.26 m, 가력점과 

가력점간의 거리는 3.4 m이었다. 또한, 실험체의 처짐을 계측

하기 위하여 최대 처짐이 발생되는 실험체 중앙부와 가력점 

그리고 지지점과 가력점 사이의 1/2 위치에 변위계를 설치하

였다.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험체의 전단경간비()

는 N계열 실험체의 경우 9.06, 토핑콘크리트가 합성된 C계열 

실험체의 경우에는 6.39이었다. 여기서, 는 전단경간 길이, 

는 압축연단으로부터 긴장재 도심까지 거리이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실험결과 분석 방법

3.1.1 실험강도 산정

실험을 통해 계측된 하중(exp, 가력하중의 1/2)을 바탕으

로 실험체에 발생된 최대 휨모멘트(exp)는 

exp 


exp×
(1)

으로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전단경간 길이이다. 추가적

으로 실험체의 자중에 의해 경간중앙에서 발생되는 휨모멘트

()는

 


×


(2) 

으로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은 지점사이 경간길이, 는 

실험체의 자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이며, ×로 산정할 수 

(a) Preparation (b) Jacking

(c) Reinforcements (d) Plastics tubes

(e) Ready-to-Casting (f) Curing

Fig. 3 Manufacturing process of test specimens 

Fig. 4 Test setup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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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는 철근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이고, 는 콘크리트

의 단면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

()을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ACI 347R-14 1.4.1절)에 따

라 24.0 kNm으로 가정하였다. 실험체의 최대강도()는 

앞서 식 (1), (2)를 통해 산정된 exp와 의 합으로 

 exp (3)

으로 계산하였다. 

3.1.2 균열 모멘트 및 공칭 휨강도

휨균열 발생 시 모멘트()는 미국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

준(ACI318-19 24.2절)에 근거한 다음의 식 (4a) 및 (4b)를 이

용하여 비합성단면과 합성단면에 대하여 각각

For Non-Composite Member


  

 
 × (4a)

For Composite Member


  





 



 (4b)

으로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은 콘크리트의 휨균열강도

( , MPa), 는 PC 부재의 단면 중립축에서 단면 하부

까지의 단면계수(㎣), 는 합성부재의 단면 중립축에서 단면 

하부까지의 단면계수(㎣), 는 PC 부재의 단면적(㎟), 는 

긴장재의 유효긴장력(kN), 는 부재 자체 무게와 합성작용 

이전에 적용된 하중으로 인한 모멘트(kN・m), 는 단면 중립

축으로부터 긴장재 중심까지의 거리(㎜)이다.

한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공칭휨강도()는 

미국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ACI318-19 22.3절)에서 제시하

고 있는 강도설계법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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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인장영역에서 긴장재의 

단면적(㎟), 는 인장철근의 단면적(㎟), ′은 압축철근의 

단면적(㎟), 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MPa), 

는 부재가 공칭강도를 발휘할 때 긴장재의 인장응력(MPa), 

,  및 ′는 각각 압축단부에서 하부 긴장재의 도심, 인장철

근의 도심, 그리고 압축철근의 도심까지의 거리(㎜), 는 압축

을 받는 콘크리트의 등가 직사각형 응력블럭의 깊이(㎜), 는 

압축영역에서의 유효폭(㎜) 이다. 압축 응력블럭의 깊이 를 

산정시, 토핑콘크리트가 합성되지 않은 HCS 유닛 실험체에 

대해서는 HCS 유닛의 압축 강도 


, 토핑콘크리트가 타설

된 합성 슬래브 실험체에 대해서는 토핑콘크리트의 압축 강

도 


를 적용하였다. 부재가 공칭강도를 발휘할 때 긴장재

의 인장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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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으로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긴장재의  인장강도

(MPa), 는 긴장재의 종류에 따른 계수( ≥ 일 때 

0.55,  ≥ 일 때, 0.40,  ≥ 0.90 일 때 0.28이

며, 이 연구에서는 0.28을 적용하였음), 은 등가직사각형 압

축응력블록과 관련된 계수(=), 는 긴장재 비(=), 

는 인장철근의 강재지수(=, ), ′  은 압축철

근의 강재지수(=′, ′ ′)이다.

3.2 실험결과 

3.2.1 균열 및 파괴 양상

Fig. 5에는 실험체들의 균열패턴 및 파괴양상을 나타내었

다. 모든 실험체에서는 최대 휨모멘트 영역에서 최초의 휨균

열이 발생하였으며,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양 단부방향으로 

추가적인 휨 균열이 발생하였다. HCS 유닛에 전단철근이 배

치되지 않은 NN 실험체는 공칭강도에 도달하기 이전에 Fig. 

5(a)에 나타낸 것과 같이 좌측 전단경간 내에 사인장 균열이 

발생함과 동시에 파괴되었다. 전단철근이 웨브에 배치된 NS 

실험체의 경우,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휨균열의 폭이 비례해

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공칭강도를 넘어선 하중에서 

Fig. 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측 단부에서 경사균열이 발생

함과 동시에 파괴되었다. 결과적으로, NN 및 NS 실험체 모두 

사인장 균열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HCS 유닛 웨브에 전단철

근이 배치된 NS 실험체가 비교적 안정적인 휨거동을 보였다.

토핑콘크리트가 합성되고 HCS 유닛 웨브에 전단철근이 배

근된 CS 실험체는 파괴직전까지 상부토핑이 없는 비합성 슬

래브와 거의 동일한 균열패턴을 보여주었으며, 휨균열이 가

력점 주변으로 균등하게 확산되는 전형적인 휨 거동을 보였

다.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토핑콘크리트와 HCS 유닛 사이에

서 수평전단균열이 관측되었으나 균열폭의 증가는 관측되지 

않았다. 또한, Fig. 5(c)에 나타낸 것과 같이 휨균열이 경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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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단균열의 폭은 크게 증가

하지 않았으며, 최대 하중 시점에서 휨균열 폭이 급격히 증가

함에 따라 실험을 종료하였다. 실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

는 중공채움공법이 적용된 CC 실험체의 경우, 초기 균열패턴

은 CS 실험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가력도중 토

핑콘크리트와 HCS 유닛 계면에서 분리가 발생하였으며, 이

후 가력점에서 지점으로 향하는 전단 균열이 발생함과 동시

에 파괴되었다.

3.2.2 하중-변위 응답

Fig. 6에는 실험체의 하중-변위 응답을 나타내었으며, 여기

서 처짐은 실험체 중앙 하단부에 설치된 변위계로부터 계측

된 변위이다. 그래프의 좌측 세로축에는 하중, 우측 세로축에

는 이에 대응되는 휨모멘트를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체에서는 최대 휨모멘트 영역에서 최초의 휨균열

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실험체의 강성이 서서히 감소하였다. 

토핑콘크리트가 합성되지 않은 HCS 유닛 실험체인 NN 및 

NS 실험체들에서 최초의 휨균열은 각각 195.9 kN과 203.9 kN

에 발생되었으며, 이때의 변위는 평균 8.75  ㎜ 이었다. 이후 

강성이 서서히 감소되었지만 하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

며, NN 및 NS 실험체는 각각 415.9 kN(최대 변위 127 ㎜)과 

510.9 kN(최대 변위 183 ㎜)에서 부재 단부로부터 시작된 사

인장 균열의 발생과 동시에 파괴되었다. 전단철근이 HCS 유

닛 웨브에 배치된 NS실험체의 경우 스터럽이 보강되지 않은 

NN실험체와 비교하여 약 23% 높은 강도를 보였으며, 파괴 

시점까지 보다 연성적인 거동을 나타내었다. 이는 HCS 유닛 

웨브에 배치된 전단철근이 부재의 구조성능에 유효하게 기여

하였음을 의미한다. 두께 150 ㎜의 토핑콘크리트가 합성된 

CS 및 CC 실험체들의 경우 최초 휨균열은 각각 280.7 kN 및 

286.1 kN에 발생되었으며, 이때의 변위는 평균 6.01 ㎜이었

다. 이후 하중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은 보였으며 CS 및 

CC 실험체의 최대하중은 각각 628.7 kN과 581.1 kN이었고, 

최대변위는 각각 122 ㎜ 와 95  ㎜ 로 계측되었다. 토핑콘크리

트가 있는 C계열 실험체들의 경우, 실험 계획 시 토핑콘크리

트로 인해 긴장재의 유효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HCS 유닛 

실험체인 N계열 실험체보다 높은 휨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

하였다. 그러나, 상부의 토핑콘크리트와 중공채움기법이 적

용된 CC 실험체에서는 토핑콘크리트와 HCS 유닛이 완전한 

(a) NN specimens

(b) NS specimens

(c) CS specimens

(d) CC specimens

Fig. 5 Crack patterns after failure

(a) NN & NS specimens

(b) CC & CS specimens

Fig. 6 Load-deflection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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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거동을 보이지 못하고, 일부 분리가 발생되며 취성적인 

파괴모드가 관측되었다. 이와는 달리 전단철근이 HCS 유닛 

웨브에 직접 보강된 CS 실험체의 경우 CC 실험체에 비해 토

핑콘크리트와 HCS 유닛이 비교적 안정적인 합성거동을 보였

으며, 이에 따라 약 10% 높은 강도를 발휘하였다. 이는 HCS 

유닛 내에 배치된 전단철근은 연직방향의 전단저항과 더불어 

HCS와 토핑콘크리트 사이에 발생하는 수평전단력에도 유효

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중제어로 실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대하중 도달 

이후의 변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가력은 불가하였다.

3.2.3 실험체 성능 평가

Table 2에는 식 (4a)-(6)을 통해 실험체들의 균열모멘트강

도() 및 공칭휨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강도감소계

수()를 고려한 설계 휨강도()도 함께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경간길이를 적용한 하중값(,  및 )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먼저, 식 (4a)를 기반으로 계산된 토핑

콘크리트가 합성되지 않은 HCS 유닛 실험체인 NN실험체와 

NS실험체의 예상균열하중은 155.76  kN으로써 실제 NN실험

체와 NS실험체의 균열하중 대비 각각 26%와 31% 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또한, 전단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NN 실험체의 

경우, 공칭 휨강도에 도달하기 이전에 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전단철근이 HCS 유닛 웨브에 배치된 NS 실험

체는 공칭 휨강도 이상을 발휘하는 구조성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토핑콘크리트가 합성된 CS 실험체와 CC 실험체의 경우, 

실험을 통해 계측된 균열하중과 식 (4b)를 통해 예측한 휨균

열강도의 비는 각각 1.11 와 1.13 이었다. 전단철근이 HCS 부

재에 직접적으로 보강된 CS 실험체는 공칭휨강도와 유사한 

실험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중공채움을 통해 간접 보강된 CC 

실험체는 현행설계기준을 통해 계산된 휨강도보다 12% 작은 

실험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실제 설계 시에는 안전율을 반

영한 강도감소계수()가 적용되며, 이를 고려할 경우, 실험을 

통해 계측된 CS 실험체와 CC 실험체의 최대하중과 계산된 휨

강도의 비는 각각 1.05 과 0.97 이었으며, CS 실험체가 CC 실

험체보다 향상된 휨성능을 나타냈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단일몰드 방식을 통해 제작된 HCS의 구조

성능 검증을 위하여 토핑콘크리트의 합성 여부, 전단보강근

의 배치 유무 및 위치를 주요 변수로 실제 생산되는 HCS 부재

에 대한 실대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1. HCS 유닛 부재 웨브에 전단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NN 실

험체는 공칭강도를 발휘하지 못한 반면, 전단철근이 배

근된 NS 실험체는 공칭 휨강도 이상을 발휘하는 구조성

능을 나타내었다. 이는 HCS 유닛 웨브에 배치된 전단철

근이 부재의 구조성능 향상에 유효하게 기여하였음을 의

미한다.

2. 토핑콘크리트 및 속채움 콘크리트로 보강된 CC 실험체

의 경우 극한강도 도달 이전에 발생한 수평전단 균열로 

인해 토핑콘크리트와 HCS 유닛이 완전한 합성거동을 

보이지 못하고, 일부 분리가 발생되며 취성적인 파괴모

드를 보였다. 이는 CC 실험체 제작 시 현장타설 콘크리

트와 HCS 유닛 사이 발생하는 수평전단력의 전달을 위

한 별도의 작업(중공면 거친면 처리, 전단철근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성 HCS 

부재의 안정적인 합성거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타

설 콘크리트가 맞닿는 HCS 유닛의 표면을 의도적으로 

Specimen

ID



[MPa]
Test results Calculation results Test/calculation

HCS unit CIP*

At cracking At failure


 

(kN)+
  

(kN)++
  (kN)










max



max



(kN)



(㎜)

max  

(kN)**
max  

(㎜)

NN 69.8 - 195.9 8.3 415.9 127 155.76 469.1 422.2 1.26 0.89 0.99

NS 68.9 - 203.9 9.2 510.9 183 155.76 469.1 422.2 1.31 1.09 1.21

CS 67.1 50.6 280.7 7.5 628.7 122 253.94 665.0 598.5 1.11 0.95 1.05

CC 74.4 48.6 286.1 6.4 581.1 95 252.10 665.8 599.2 1.13 0.87 0.97

   * Cast-in-place (CIP) Topping concrete

 ** max : Maximum value of measured exp

   +
: Calculated cracking strength from Eq. (4a), (4b)

 ++  : Calculated flexural strength from Eq. (5)

Table 2 Comparison of calculated strengths and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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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게 제작할 필요가 있다.

3. 이와는 달리, 전단철근이 HCS 유닛 웨브에 보강된 CS 실

험체의 경우 CC 실험체에 비해 토핑콘크리트와 HCS 유

닛이 비교적 안정적인 합성거동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공칭 휨강도에 가까운 휨성능을 발휘하였다. 이는 HCS 

유닛 내에 배치된 전단철근은 연직방향의 전단저항과 더

불어 HCS와 토핑콘크리트 사이에 발생하는 수평전단력

에도 유효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다만, CS실험체의 경우에도 파괴 시 사인장 균열 폭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단면내의 7개의 웨브 중 2

개의 웨브에만 전단보강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이 경우, 5개의 웨브는 전단균열 발생 이후 전단저항

에 유효하게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단철근이 배근된 

부재라 할지라도 전단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전

단보강된 웨브의 개수, 전단철근 간격 등을 주요 변수로 

합성 HCS 부재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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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이 연구에서는 높이가 400 ㎜인 중공슬래브(Hollow-Core Slab, 이하 HCS)의 구조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대형 실험을 수행하였으

며, 기존의 압출성형방식이 아닌 단일몰드방식을 적용하여 총 4개의 HCS를 제작하였다. 실험의 주요 변수는 토핑콘크리트의 유무, 전단보강

근의 배치 유무 및 위치로 설정하였으며, 실험체들의 균열패턴 및 하중-변위 응답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전단철근이 배치된 HCS 실

험체들은 휨강도를 달성하였고, 이후에 최종적인 파괴는 사인장균열에 의하여 지배되었으며, HCS 유닛 웨브 내에 전단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실험체들의 경우 설계기준을 통해 산정된 공칭휨강도를 발현하지 못하였다. 전단철근을 HCS 유닛에 배근 할 경우에는 전단강도가 약 8~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CS의 중공을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는 방법보다 전단성능 향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중공슬래브, 토핑콘크리트, 전단강도, 휨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