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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study, based on analysing bond strength of MPC and existing rapid harding grout according to shape of cross 

section, early ages shape of cross section is investigated about effect on bond strength to use MPC as an emergency 

repair material for road defects such as the form of a pot-hole. The result, MPC is about 10% higher than the shear 

bond strength rapid harding grout, about 20% higher bending bon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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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의 포장도로의 내구연한이 20년에 가까워짐에 따라 많은 구간에서 노후화 및 열화, 빈번한 차량통행, 기후 및 환경변화, 등에 의한 

파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수비용 증대와 교통사고의 증가로 도로포장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긴급도로보수재는 1~2년 후에 다시 재열화되는 문제점을 발생시켜 보수부위 주변으로 2차 열화현상을 야기하고 구조적/기능적 성능을 감소시

켜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초기의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 복합체(MPC)는 인산염으로서 주로 제1인산암모늄을 사용하였으나(Seehra, 1993)(Yang, 1999) 

반응성이 매우 빠르고 화학반응 중에 발생하는 불쾌한 암모니아가스로 인하여 최근에는 제1인산암모늄 대신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느리면서 

안정한 제1인산칼륨을 사용하는 연구(Qiao, 2010)(Ma, 2014)가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MPC는 

순수 무기계로만 구성되고 탁월한 부착성능과 우수한 무수축 등에 의해 프라이머 공정을 생략하며 박층화 및 초속경으로 인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PC를 포트홀과 같은 도로결함용 긴급 보수재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초속경 그라우트재와 바탕의 형태에 따른 

각종 부착강도를 분석하여 초기재령에서의 바탕의 형태가 부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실험계획 및 실험방법

2.1 실험계획

본 연구의 실험계획으로 H사의 초속경 시멘트계 그라우트재, MPC에 대하여 바탕표면상태를 요철면과 비요철면으로 제작하여 전단 부착강도

(1시간, 4시간, 1일, 3일, 28일), 휨 부착강도(1시간, 4시간, 1일, 3일, 28일)를 측정하였다.

2.2 실험방법

초기재령의 부착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단 부착강도는 그림 1과 같이 KS F 2476의 기준에 의해 모체를 제작한 후 KS F 2476 

40X40X160mm의 규격으로 시험체를 제작하여 전단강도 시험 장치에 하중을 주어 최대 하중을 구하여 산정하였으며, 휨 부착강도는 그림 2와 

같이 KS F 4923의 기준에 의해 모체 제작 후 KS F 4937 접착강도 시험 장치에 시험체를 제작하여 최대 하중을 구하여 산정하여 초기재령에서

의 부착강도가 바탕면의 형태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비교·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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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단 부착강도 시험체 그림 2. 휨 부착강도 시험체

3. 실험결과 및 분석

초기재령의 바탕면 형태에 따른 전단 부착강도 및 휨 부착강도 측정결과를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전단 부착강도 측정결과와 휨 부착강도 측정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단 부착강도는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MPC는 28일 

측정결과 2.11~3.16N/mm
2
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초속경 그라우트재는 1.89~1.96N/mm

2
의 수준을 보였다. 특히, MPC의 경우 4시간 

이내에 28일 강도의 약 95%이상 발현하였으며,  초속경 그라우트재의 경우 3일 이후에 28일 강도의 약 72%의 강도를 발현하였다.

휨 부착강도는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MPC는 28일 측정결과 5.63~5.83N/mm
2
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초속경 그라우트재는 

4.44~4.75N/mm
2
의 수준을 보였다. MPC의 경우 4시간 이내에 28일 강도의 약 90% 강도를 발현하였으며,  초속경 그라우트재의 경우 3일 

이후에 28일 강도의 약 80%의 강도를 발현하였다.

또한, 바탕면 형태에 따른 부착강도는 요철이 있는 형태에서 약 3%~5%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바탕의 형태에 따른 전단 부착강도 측정결과 그림 4. 바탕의 형태에 따른 휨 부착강도 측정결과

4. 결 론

본 연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재료의 부착강도의 특성을 검토하는 기초단계로써, 기존 보수재료인 초속경 그라우트재와 MPC의 기존 

구조물과의 일체화 거동을 위한 각종 부착강도 성능을 검토하였다.

1) 보수재료 별로는 MPC가 초속경 그라우트재보다 전단 부착강도 약 10%, 휨 부착강도 약 20%로 높게 나타났다.

2) 요철의 유무에 따른 강도는 요철이 있는 경우 전단 부착강도와 휨 부착강도가 약 3%～5%의 차이를 보여 바탕면의 형태에 따른 강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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