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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로 포장의 보수 작업을 해서는 차량의 통행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의 도로 

보수 작업은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된다. 도심지 포장 에 잦은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는 

교차로 구간과 앙 버스 용차로의 정거장 구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은 고온과 

정지하 에 취약한 특성 때문에 러  등의 소성변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포장의 보수를 

해 교통 차단 시간을 최소화하고 고내구성 도로 포장 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공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의 해결방안으로 조립식 포장 공법을 들 수 있다(Bull, 1991; Hargett, 1970; Kumakura et 

al., 1994; Meyer and McCullough, 1983). 조립식 포장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한 고내구성과 고품질의 

콘크리트 슬래 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의 신설 는 보수에 용할 수 있다. 한 교통량이 은 심야에 

속시공을 통하여 교통 통제 시간을 감소시켜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 도로  고속도로의 보수 공법으로 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심지 앙 버스 용차로의 정거장 구간에 조립식 포장 공법을 용하여 신속하게 콘크리트 

포장 슬래 로 교체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해 그림 1에서 나타낸 서울특별시 

공항로 부근 앙 버스 용차로 정거장의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제거하고 리캐스트 슬래 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으로 교체 시공하 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한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다.

그림 1. 조립식 포장 시공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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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래  설계  제작

  조립식 포장 공법을 이용하여 리캐스트 슬래 로 교체 될 버스 용차로 정거장 구간 아스팔트 포장의 

크기는 폭 3m, 연장 72m이다. 따라서 행 콘크리트 포장의 두께 설계를 통하여 포장 두께를 25cm 로 

설계하고 폭 3m, 길이 6m의 리캐스트 슬래  12개를 제작하 다. 슬래  간의 하 달을 한 다웰바 

연결은 다웰바를 고정시키기 해 사용되는 그라우 의 체 을 감소시키기 해 기존 포켓 방식이 아닌 

홀(hole) 방식으로 설계하 다. 리캐스트 슬래 의 양 작업을 한 리  요소와 슬래  안착 후 높낮이 

조 을 하기 한 벨링 요소를 일체화한 리   벨링 요소를 그림 2와 같이 제작하여 슬래 의 

양 과 높낮이 조  작업을 용이하게 하 다. 콘크리트 배합 시 산화철을 첨가하여 행 앙버스 

용차로와 조화를 이루도록 그림 3과 같이 색의 칼라 콘크리트로 슬래 를 제작하 다. 한 슬래  내에 

발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 노면결빙제거가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림 2. 리   벨링 요소    그림 3. 색 콘크리트 슬래  제작

3. 슬래  안착  작업

  완성된 리캐스트 슬래 는 트럭을 이용하여 시공 장으로 운반하 다. 리캐스트 슬래 를 트럭에서 

교체 시공 할 슬래  치에 안착 시킬 때는 기 기를 사용하 다. 리캐스트 슬래 를 안착시키기 에 

교통통제를 통해 안 한 작업공간을 확보하 다. 리캐스트 슬래 가 안착 될 치의 기존 포장을 시공 

상의 오차를 고려하여 리캐스트 슬래 보다 약간 크게 제거하 다. 기존 아스팔트 포장 제거 작업은 

커 기로 모서리를 삭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제거하 다. 하부지반의 모든 부분에서 리캐스트 

슬래 의 두께가 확보되고 평탕성을 확보하기 해 다짐 장비를 통하여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 다. 그리고 

리캐스트 슬래 와 하부지반과의 간격을 최소화하여 하부 그라우  체 을 감소하고 그라우  작업을 

효과 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림 4와 같이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여 살포하 다.

 

그림 4. 하부지반 평탄화 작업

  리   벨링 요소가 하부지반에 지지되는 곳에 슬래  높낮이 조  작업을 수행하는 벨링 요소가 

하부지반을 정확히 지지하기 해 그림 5와 같이 길이 30cm, 두께 1.5cm의 정사각형 지지 을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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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포장 제거  하부지반 평탄화 작업이 완료된 후 그림 6과 같이 지지 의 벨을 측정하여 슬래 의 

두께가 확보되는지 확인하 다.

         

   그림 5. 지반평탄화 후 지지  설치        그림 6. 지지  벨 확인

  한 리캐스트 슬래 를 안착하기 에 슬래  하부와 다웰바 합 부분 주 에 스펀지를 부착하 다. 

그림 7과 같이 하부에 부착된 스펀지는 슬래 와 하부지반과의 이격거리를 메우며 추후 주입될 그라우  

재료가 슬래  바깥으로 유실되는 것을 막는 목 으로 부착하 다. 그림 8과 같이 다웰바 합 부분 주 에 

부착된 스펀지는 슬래 의 조인트 간격을 통해 그라우  재료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부착하 다.

        

    그림 7. 슬래  하부 스펀지 부착   그림 8. 다웰바 합부 스펀지 부착

4. 슬래  안착  안착 후 작업

  리캐스트 슬래  안착  작업이 완료되면 그림 9와 같이 홀 합부에 다웰바를 삽입하고 리캐스트 

슬래  내에 설치된 리  요소와 기 기에 이블을 걸어 그림 10과 같이 지정된 치에 슬래 를 안착 

시켰다. 슬래 가 안착될 때는 인 슬래 와의 조인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슬래 가 일직선으로 

치하도록 하고 충돌로 인한 모서리 부분의 손이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수행하 다.

 

        

    그림 9. 홀 합부에 삽입된 다웰바             그림 10. 슬래  양  작업

  리캐스트 슬래 가 안착된 후 그림 11과 같이 벨링 요소를 이용하여 인 슬래 와의 평탄성을 맞추는 

높낮이 조  작업을 수행하 다. 벨링 작업으로 각 슬래 간의 단차가 제거되어 평탄성이 확보되면 

슬래 의 결합을 해 한쪽 슬래 의 홀에 삽입해 둔 다웰바를 인  슬래 의 홀로 어 넣어 다웰바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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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 의 간에 치하도록 하 다.

  높낮이 조  작업과 다웰바 연결 작업이 완료된 후 슬래 간의 지속 인 체결을 수행하 으며 하부지반과 

슬래 간의 빈 공간  다웰바 연결부에 그라우  주입 작업을 수행하 다. 슬래 간의 조인트는 상부에 

실링 처리를 하 고 기존 아스팔트 포장과의 합부는 일정 깊이까지 폴리머콘크리트로 충진하고 그 상부는 

그림 12와 같이 아스팔트 포장으로 처리하 다.

        

그림 11. 벨링 작업       그림 12. 기존 포장 합부 처리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재 공용 인 도심지 앙 버스 용차로 정거장의 아스팔트 포장 구간을 조립식 포장 

공법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슬래 로 교체 시공을 수행하 고 이에 한 용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확인하 다. 

- 리캐스트 슬래 를 지정된 곳에 정확히 안착시키기 해 기존 포장 제거 작업 수행 시 제거되는 포장의 

크기와 깊이는 해야 하며 무 클 경우는 그라우  재료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며 슬래 의 크기보다 

작을 경우는 슬래 가 안착 되지 않으므로 주 를 기울여야 한다.

- 리   벨링 요소를 통한 슬래 의 양   높낮이 조  작업은 매우 용이하 으며 이러한 요소의 

요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 기존의 포켓 방식이 아닌 홀 합 방식의 다웰바 체결을 통해 그라우  재료의 감과 시공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 도심지 버스 정거장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을 조립식 포장 공법을 용하여 콘크리트 포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의 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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