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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발변 소  건축물의 지설계 차는 개발 정지에 

해 우선 으로 지비 항을 측정하고, 측정자료를 기 로 하여 용

해석 로그램의 모의과정을 거쳐 지물량  지락 류 등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설계  시공에 있어서 건축구조물 건립공정 기  

단계인 토공사시 장 여견의 변화로 설계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은 장여견에 따라 건축구조체 등

의 자연구성부재를 이용하여 일반 인 지방식을 용하는 공법에 

해 실증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서   론

  지 극에는 , 모양의 지극을 지에 시공하는 인공 지극과 

건축구조체의 일부를 지극으로 용하는  자연 지극이 있으며, 자

연 지극에 이용되는 표 인 것으로 수도 , 건축구조체의 콘크리

트, 기 말뚝 등이 있다. 일반 인 발변 소 지는 부분 메쉬방식

과 지 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개하고자 하는 지

용공법은 공사 시공 에 토질의 상태가 열악 하는 등 설계조건과 

장시공조건이 상이한 경우에 일반 인 지방식을 수용할 수 없어 

안으로 선택한 공법으로 실제 용한 사례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콘크리트 기초를 이용한 대용접지공법

  일반 으로 콘크리트는 그 배합, 흡수율에 따라 항율이 변화하는

데 구조체의 지하부문은 항상 물을 포함한 토양과 하고 있기 때문

에 습한 콘크리트 항율은 보통 토양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콘크리트 구조체는 높은 도 성을 가진 철근 등과 속되어 

있어 지체로 용하면 지효과는 물론 공사비 감효과가 있을 것

으로 단된다. 지시공시 시공과정에서 이러한 양호한 장조건이 

있을 경우 용공법 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에서는 콘

크리트를 이용한 지공법으로 시공된 시화조력발 소사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1.1 설계공법 및 물량 산정

   시화조력발 소의 지설계를 한 설계기 은 IEEE 

Std-80-2000에 의하여 계산하 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해 지설계

로그램(CDEGS)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지 고유 항(ρ)[Ω‧m]

은 측정결과 130[Ω‧m]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비 항이 높은 사유로 

시화조력발 소 개발 정지가 해안가에 인 한 암반지역에 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하고 있다. 지설계는 메쉬 지 공법을 용

하 으며, 설계물량은 지면 은20,250[㎡], 메시간격 15[m], 지

도체의 길이는 3,465[m]로 산출하 다.

<표 1> 접지설계 결과값           

번호 항     목 설계 로그램(CDEGS)

1 최  지락 류 [kA] 50

2 지락 류 지속시간 [sec] 1

3 지락 류 분유율 [%] 10

4 지도체의 굵기 [㎟] 150

5 최  허용 압 [V] 507

6 상 압 [V] 417

7 최  허용 보폭 압 [V] 1,681

8 상 보폭 압 [V] 105

9 지면  [㎡] 20,250

10 메시간격 [m] 15

11 지도체의 길이 [m] 3,465

12 지 항 [Ω] 0.44

13 지  상승값 1,981

2.1.2 콘크리트 기초를 이용한 접지시공
  시화조력발 소 건립을 한 기 공사를 하는 공정에서 표면이 고르
지 않은 암반이 발견되어 지선포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단되
어 암반에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양생 후 콘크리트 상부에 지선과 
지 을 포설하는 시공을 하 다.   

<그림 1> 접지시공사진

2.1.3 시화조력발전소접지시공 결과
시화조력발 소의 건축구조물 간공정 단계에서 지설계의 정성 
여부를 정하기 해 지 항을 측정하여 설계목표 지 항값과 비
교 분석하 다.
측정방법은 수문구조물과 수차구조물로 분류하여 각각 지 항을 측
정하 으며, 최종 으로 수문과 수차구조물을 상호 속하여 지 항
을 측정하 다.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미국 ACE사의 Sting R8 IP를 
사용하 으며, 측정결과는 지설계목표 지 항값(0.44[Ω])을 만족
하는 0.327(Ω)의 측정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2> 접지저항 측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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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접지저항 측정결과

2.2 PH기초 말뚝을 이용한 대용접지공법

  건축물 건립을 한 토목기 공정에서 토질의 상태가 진흙 등의 열
악한 지반구조로 인해  PH기 말뚝을 박아 지반을 보강하는 공법을 
채택한 경우 이 PH기 말뚝을 지 으로 용하는 공법에 해 한국
수자원공사 팔당1취수장 GIS변 소 공사의 시공사례를 고찰하고자 한
다. 

2.2.1 설계공법 및 물량 산정
팔당1취수장의 지설계를 한 설계기 은 IEEE Std -80-2000에 
의하여 계산하 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해 지설계 로그램
(CDEGS)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지 고유 항(ρ)[Ω‧m]은 측정결
과 270[Ω‧m]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설계 결과치는 다음과 같다.

  <표 2> 접지설계 결과값

번호 항     목  CDEGS

1 최  지락 류 [kA] 50

2 지락 류 지속시간 [sec] 1

3 지락 류 분유율 [%] 10

4 지도체의 굵기 [㎟] 150

5 최  허용 압 [V] 494

6 상 압 [V] 562

7 최  허용 보폭 압 [V] 1,627

8 상 보폭 압 [V] 463

9 지면  [㎡] 50×40=2,000

10 메시간격 [m] 1

11 지도체의 길이 [m] 6,400

12 지동  개수 180

13 지동 의 굵기 [m] 0.009

14 지 항 [Ω] 1.99

15 지  상승값 [V] 9,958

 
2.2.2 PH기초 말뚝을 이용한 접지시공

팔당1취수장 GIS변 소 건립을 한 기 공사를 하는 공정에서 토질
의 상태가 진흙 등의 열악한 지반구조로 인해 건축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없어 PH기  말뚝을 심어서 구조물 기 를 보강하 으며, 
지효과의 극 화  지공사비 감차원에서 PH기  말뚝을 지
으로 용하는 지공법을 채택하여 시공하 다. 

  

<그림 4> 접지시공 공법 사진

2.2.3 접지시공 결과

팔당1취수장 GIS변 소의 건축구조물 마무리공정 단계에서 지설계
의 정성 여부를 정하기 해 지 항을 측정하여 설계목표 지
항값과 비교 분석하 다.
측정방법은 건축구조물 지단자에서 지선을 인출하여 지 항을 
측정하 다. 측정결과는 지설계 목표 지 항값(1.99[Ω])을 만족
하는1.07(Ω)의 측정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5> 접지저항 측정 사진

<그림 6> 접지저항 측정결과

3. 결    론

  발변 소 지시공은 일반 으로 메쉬  지 을 혼용하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 에 암반  진흙 등의 상하지 못한 
토질구조가 발견되어 일반 지공법의 용에 어려움이 발생되었다. 이
에 따른 지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한 안으로 건축 구조체의 콘크
리트  PH기  말뚝 등의 자연구성부재를 이용하는 용 지공법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목표로 하는 지설계 값의 만족은 물론 
지공사비를 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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