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크리트학회 2008년 가을 학술대회 논문집 185

슬래 -기둥 합부에서 단보강체에 

정창성능에 따른 향 

The Effect of Anchorage of Reinforcement 

in Slab-Column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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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at plate system has structural weakness such as punching shear. Punching shear resistance can be 

increase by using a lager column section and effective depth, higer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and 

more flexural reinforcement ratio. But using a shear reinforcement is most economical, enable, workable 

solution in flat plate. The slab with thickness smaller than 250mm can not perform effectively due to 

insufficient development length of shear reinforcement in the slab. In case of proposed reinforcements, 

since the shear reinforcements were installed between the top bar and the bottom bar, shear elements 

generated slip failure before they reached yield. strength. effect of anchorage strength were effective 

anchorage length, concrete strength, diameter of shear element and anchorage detail. considering effect 

of slab thickness and concrete strength, formula of K factor propose in thin flat plate slab. by 

considering effect of anchorage length and concrete strength, strength of shear reinforcement will be 

computed correctly in thin flat plate slab. 

요  약

랫 이트 시스템은 펀칭 단과 같은 구조  취약 이 있다. 펀칭 단의 항력은 기둥단면의 증가, 

슬래  유효춤의 증가, 콘크리트 강도의 증가, 휨철근의 증가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단보강체를 설

치하는 방법이 경제 , 시공 , 안정 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슬래  두께가 250mm보다 작은 슬

래 에서는 단보강체의 충분한 정착길이를 확보할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정착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단보강체의 경우 상부철근과 하부철근의 사이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단철근의 항복

강도에 도달하기 에 미끄러짐 괴가 발생하 다. 정착강도의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효정착길이, 콘크

리트강도, 단철근의 직경, 정착상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슬래  두께와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제안된 

보강체의 강도산정시 K factor를 제안하 다. 정착길이와 콘크리트강도를 고려함으로써 두께가 얇은 랫 

이트 슬래 내에서 단철근에 의한 단강도를 정확히 산정할수 있을 것으포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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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 factor

1. 서   론

  

슬래 는 두께가 얇기 때문에 철근으로 제작된 보강체가 충분한 강도를 발휘하기 한 충분한 정

착강도를 확보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Dilger5)와 Regan6)은 슬래 의 단보강이 실용 이고 효

과 이기 해서 슬래 는 어도 일정 크기 이상의 두께를 지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Dilger

은 250mm이상의 두께를 제안하고 있다. 슬래 가 충분한 두께를 갖을 경우 단보강체의 유효정착

길이 증가에 따라 충분한 정착강도를 발휘할 수 있지만, 상 으로 얇을 슬래 의 경우 정착길이

를 확보 하지 못해 보강체의 항복강도에 도달하기 에 slip에 의한 괴가 일어난다. 선행연구에서
1) 수행된 실험결과 제안된 보강체는 정착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상세를 용하 으나 슬래 의 두

께가 얇아 보강체의 항복강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괴가 발생하 다. 이는 슬래 의 두께가 변화함

에 따라 단보강근의 유효정착길이 변화에 따른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보강체의 강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슬래  두께와 콘크리트 강도를 

주변수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제안된 보강체의 효율 인 강도 추정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2. K factor

행 기 에(KCI 20072)) 있어 단 보강된 랫 

이트 슬래 의 합부 단 강도는 콘크리트와 

단 보강체의 강도를 합하여 결정된다. 트러스 이

론에 의하면 단보강근은 인장과 압축측에 충분히 

정착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으나 두께가 얇은 슬래

에서는 충분한 정착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 험단

면내에 설치된 단보강근의 단강도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슬래 의 두께가 250mm 이

하의 슬래 에서는 단보강체가 충분한 정착길이를 

확보하지 못해 보강체의 충분한 정착성능을 발휘하

지 못한다고 나타냈다. 단보강체에 하여 연구된 

데이터를 슬래 의 두께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

하고자 하는 K factor로 나타내었다. 그림 1과 같이 슬래  두께가 증가할수록 정착성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한요소해석

3.1 재료  부착모델

콘크리트의 압축모델을 하여 Hognestad(1951)
3)가 제안한 모델은 사용하 으며 다음 식 (1)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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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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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최  압축응력, ′ 는 최  압축응력시 변형률, 는 극한변형률을 나타낸다.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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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Bar (b) CS/Bar (c) wire mesh

그림 2 제안된 보강체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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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슬래  두께에 따른 정착강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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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정착강도의 향

근과 콘크리트의 계면의 부착-슬립 모델은 CEB-FIP3) 규 에서 채택하고 있는 재료 구성 모델을 

사용하 으며 식 (3)과 같다. 

 


 

     (3)

3.2  해석 변수

해석 변수로는 보강체의 정착

상세, 슬래 의 두께,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를 변수로 설정하

다. 슬래 의 두께는 180, 220, 

250, 300mm를 선택하 고, 콘크

리트 압축강도는 21.8, 24, 

27MPa로 선정 다. 변수에 

한 향을 고려하여 단보강체

의 단강도 산정시 K factor를 

제안하고자 한다.

의 그래 는 슬래 의 두께가 커짐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가 커짐에 따라 정착강도의 향을 보

여 다. 모든 경우에서 단보강체는 1.0mm에 도달하기  최 하 을 나타내었다. 의 향이 고

려된 K facfor를 제안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세가지의 단보강체의 단강도 산정시 보다 정확

한 값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단보강체의 단강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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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 이트 구조에서 슬래  기둥 합부의 단강도 산정시에 단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합부의 단강도는 KCI-2007
2) 7.10.2에 따르면, (4)~(6) 식의 최소값으로 구하게 된다. 하지만 단

보강이 되어 있는 합부는 식(7)~(8)을 이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랫 이트 구조는 

단보강체가 충분한 정착강도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식 (7)에 정착강도에 향을 주는 

슬래 의 두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횡방향 철근을 고려하여 랫 이트 구조에서 단보강체

에 의한 단강도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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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fck: 
h: 

하부횡방향 철근이 없음=1
하부횡방향 철근이 있음=1.15
콘크리트 압축강도
슬래  두께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랫 이트 슬래 -기둥 합부에 단보강체를 개발하여 슬래  두께, 콘크리

트 압축강도, 횡방향 철근등의 정착성능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단보강체의 단 항

성능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단강도식 제안을 목표로 하 다.

1. 슬래 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단보강근의 정착강도는 증가하 고 단보강근의 효과 인 

능력을 발휘하기 해서는 슬래 의 두께가 250mm이상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직 단근의 횡방향 철근이 추가되면 보강체의 정착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방

향 철근이 수직 단근의 정착성능을 향상 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슬래 의 두께,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한 강도감소계수를 제안함으로써 단철근의 단강도산정

시 보다 정확한 값을 측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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