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8권 1호, 통권 제34집)

- 187 -

혼화재 치환 고유동 콘크리트에서 응결시간 판정시

듀로메타 사용 가능성 분석

A Feasibility Analysis of the Durometer for Setting Time Assessment of the High

Fluidity Concrete with S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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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concrete construction, finishing process is inevitable for crack control and improving permeability. The 

finishing process is closely related with setting time, but currently, the timing of the finishing process is not managed 

with scientifically but feeling of the workers. In this research, therefore, by comparing with the setting time measured 

with penetrating method, the feasibility of durometer for measuring setting time was analyzed. As a result, there was 

a high relationship between setting time measured with penetration method and durometer.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using durometer can be a good solution for assessing setting time for finish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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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게획

구분 실험요인 실험수준

배합
사항

W/B (%)

1

⦁40
목표 슬럼프플로

(mm) ⦁600±100
목표 공기량 (%) ⦁4.5±1.5
혼화재 치환율

(%)
4 ⦁FA 치환율 0, 10, 20, 30

실험
사항

콘크리트 기초적
특성 2

⦁슬럼프 플로
⦁공기량

응결

모르타르 3
⦁관입저항시험기
⦁듀로메타 C type
⦁듀로메타 D type

콘크리트 2
⦁듀로메타 C type
⦁듀로메타 D type

1. 서 론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 표면을 평탄하게 하는 마감작업은 균열억제 및 수밀성 확보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마감작업시간은 

응결시간과 관계되는데 현재 실무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응결시간에 대하여 수치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닌 시공자의 감에 의해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듀로메타
1)
, 즉 고무경도계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건설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을 판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프록타 관입저항시험기의 응결 측정값과 듀로메타값을 비교하여 응결시간 판정에 듀로메타 사용 가능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2. 실험계획 및 방법

2.1 실험계획

본 연구의 실험계획은 표 1과 같다. 응결시간 측정시 모르타르에서는 

관입저항시험기와 듀로메타 C, D 두가지 타입의 총 3가지 수준을 계획하

였으며 콘크리트에서는 듀로메타 두가지 타입을 계획하였다.

2.2 사용재료 및 실험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국내산의 일반적인 것을 사용하였다. 실험방

법은  KS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3.1 콘크리트의 기초적 특성

  콘크리트의 기초적 특성은 표 2와 같으며, 모두 실험계획한 목표 범위에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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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콘크리트의 기초적 특성

혼화재 치환율 (%) 슬럼프 플로 (mm) 공기량 (%)

⦁0 690 3.1

⦁10 640 5.5

⦁20 675 6

⦁30 535 5.2

3.2 응결

그림 1은 프록타 관입저항시험기의 응결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FA치환율 0, 10, 20, 30의 순으로 빠른 응결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FA의 

특성인 초기수화 저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3은 모르타르를 듀로메타 C, D의 두가지 타입을 사용하여 경도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C, D 타입 모두 프록타 관입저항시험기와 

유사한 경향으로 측정치가 상승하였다. 듀로메타 C 타입의 경우는 측정침이 둥근형태로 굳지않은 모르타르의 소성상태 측정에 미세하게 반응할 

수 있어 초결까지의 응결시간을 측정하기에 적당하지만 초결 이후 에는 바늘모양의 D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림 4, 5는 모르타르와 콘크리트에서 관입저항시험기와 듀로메타 C 타입 및 D 타입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먼저 모르타르에서 

D 타입은 상관계수0.9364, C 타입은 상관계수 0.9194로 두가지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콘크리트에서는 D 타입의 경우 상관계수 0.9598를 

보였으며 C 타입은 상관계수 0.8957을 보였다. 모르타르와 큰크리트는 모두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듀로메타 사용시 콘크리트의 응결시간 

측정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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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록타 관입저항 응결시간 그림 2. 듀로메타 C 타입 응결시간 그림 3. 듀로메타 D 타입 응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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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르타르에서 관입저항치와

듀로메타 경도치의 상관관계

그림 5. 콘크리트에서 관입저항치와

듀로메타 경도치의 상관관계

4.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로 프록타 시험기의 관입저항치와 듀로메타의 경도치는 높은 상관관계가 인정되어 현장 구조체에서의 응결시간 판정에 듀로메타를 

사용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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