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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5  |    Special articleS

1. 머리말

우리학회 개정 콘크리트구조기준에서 경량콘크리트에 관련된 설계의 방향 및 그에 따른 부재설계의 변화는 

주요 공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즉 기존의 경량콘크리트에 대한 재료적인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경량콘크리트 사용에 따른 현저한 자중의 저감효과는 인프라 및 시설물 전체의 경제성을 증가시킨다. 여기에서

는 구조설계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기준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행기준의 현황

인장강도가 균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 콘크리트와 경량콘크리트는 균열경로에서 차이가 있다. 균

열은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골재의 주변에 따라 발생하는 반면 경량콘크리트는 골재를 관통하여 발생한다. 경

량콘크리트를 배합할 때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화과정에 급격한 습도 변화로 일반 콘크리트에 비하여 인장강도 

저하현상이 크다. 

경량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일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같은 수준이라도 독일과 노르웨이에서는 건조상태

의 경량콘크리트의 질량을 주요변수로 하여 인장강도에 감소계수를 사용하여 저감하도록 한다.

경량콘크리트계수

Modification Factor for Lightweight Concrete

홍성걸 Sung-Gul Hong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그림 2. 쪼갬 인장강도의 변화그림 1. 탄성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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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l = (0.4+0.6ρ /2,200)  (DIN 1045-1)
ηl = (0.3+0.7ρ /2,400)  (NS 3473 E/1992)

여기서 ρ 는 경량콘크리트의 건조상태 단위질량이다.

일반 콘크리트와 경량콘크리트의 역학적인 차이점은 

탄성계수, 포아송비, 크리프계수, 공시체의 압축강도, 쪼

갬인장강도, 휨인장강도, 부착강도, 최대압축변형률에 대

한 검토가 요구된다. ACI 213R-03 보고서에 따르면 크

리프과 건조수축의 크기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상한계의 

데이터를 보이고, 탄성계수와 인장강도, 그리고 부착강도

는 하한계를 이룬다. 그밖에 다른 역학적인 특성은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해서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를 토대로 보고서의 5장에서 설계기준에서 고려할 항

목을 제시하였다. 

탄성계수의 경우 현행 설계기준에 단위질량의 함수

에 따라 변화하므로 별도의 감소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다. <그림 1 ~ 3>은 경량콘크리트의 역학적 성능의 예

를 나타낸 것이다.

3. 경량콘크리트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

경량콘크리트의 인장강도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부

재강도는 전단강도와 부착강도를 들 수 있다. 즉 정착 길

이와 보의 사인장 전단강도는 콘크리트 인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설계기준에서 경량콘크리트의 인장강도

그림 3. 부착강도의 영향

절 주요내용 개정기준

2.2.2 콘크리트 (3) 경량콘크리트 제조용 경량콘크리트 골재는 KS F 2534에 규정하는 구조용 경량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4.4 경량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사용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량콘크리트계수 λ는 다음과 같다.
① fsp 값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λ = 0.75,  전경량콘크리트
           λ = 0.85,  모래경량콘크리트

다만, 0.75에서 0.85의 사이값은 보통중량 콘크리트의 잔골재를 경량 잔골재로 치환하는 체적비에 따라 직선 보
간한다. 0.85에서 1.0의 사이값은 보통 중량의 잔골재와 경량 및 보통중량 굵은 골재의 치환되는 체적비에 따라 
직선 보간한다. 보통중량 콘크리트의 λ = 1.0이다. 
② fsp 값이 주어진 경우

          λ = fsp / (0.56 fck  ) ≤ 1.0

4.3 처짐
표 4.3.1 주기
①  1,500 ~ 2,000 kg/m3 범위의 단위질량을 갖는 구조용 경량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계산된 h 값에 (1.65－

0.00031 mc)를 곱하여야 하나 1.09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fr = 0.63λ  fck                                                                                                       (4.3.3)

7.3.1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

Vc =  1-6  λ fck   bwd                                    (7.3.1)

Vc =    0.05λ fck  + 4.9 +            bwd                (7.3.7)

(대표적인 조항만 표현 했음.)

7.5.1 비틀림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Tu < φ (λ fck  /12)    A
2
cp                                              (7.5.1)

(대표적인 조항만 표현 했음.)

7.7.2 전단마찰설계

(3) 식 (7.7.1)과 식 (7.7.2)에서 마찰계수 μ는 다음 값이어야 한다. 
① 일체로 친 콘크리트  1.4 λ
② 7.7.3(1)의 규정에 따라 표면을 거칠게 만든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친 콘크리트  1.0 λ
③ 일부러 거칠게 하지 않은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친 콘크리트 0.6 λ
④ 전단연결재에 의하거나 철근에 의해 구조용 강재에 정착된 콘크리트(7.7.3(2) 참조)  0.7 λ 

표 1. 콘크리트구조기준에서 경량콘크리트에 관련 주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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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음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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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철근의 정착
ld = 0.90db fy   αβγ
       λ fck          c+Ktr                                            (8.2.2)
                         db        

17.3.3 수평전단강도
③  17.3.3에서 규정한 최소 전단연결재가 있고, 접촉면이 청결하고 부유물이 없으며 표면이 약 6mm 깊이로 거칠게 

만들어진 경우, 공칭수평전단강도 Vnh는 (1.8+0.6pυ fy)λbυd로 하며, 3.5bυd보다 크게 취할 수는 없다. λ는 3.4.4에 
따르며, pυ는 Aυ  / (bυs)이다.

19.3 강도

(1) 휨모멘트를 받는 단면의 설계는 식 (19.3.1)의 조건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φMn ≥ Mu    (19.3.1)

 여기서, 인장이 지배적일 경우에 Mn은 식 (19.3.2)에 의하여 계산되며, 압축이 지배적일 경우에는 식 (19.3.3)에 의
해 계산한다.

Mn = 0.42λ fck   sm                     (19.3.2)

21.3 전단강도

(1) 접합부의 공칭전단강도는 보통중량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 다음 값을 초과할 수 없다.

    ① 4면이 구속된 접합부의 경우 1.7 fck  Aj
    ② 3면 또는 서로 반대 방향의 2면이 구속된 경우 1.25 fck  Aj
    ③ 기타의 경우 1.0 fck  Aj 
         각 접합면의 3/4이 인입되는 부재와 접합되어 있으면 그 면은 구속되어 있다고 보며, 이러한 부재가 접합부의 

모든 면으로 인입될 때 그 접합부는 구속되어 있다고 본다.

(2) 경량 콘크리트에서 접합부의 공칭전단강도는 (1)에 규정된 값의 3/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록 II 콘크리트 앵커

(2) 균열 콘크리트에서 인장력을 받는 단일 앵커의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 Nb는 다음 값을 초과할 수 없다.

Nb = kcλ fck  h1.5
ef                                                                                                              (II.4.5)

여기서, kc = 1.0  : 선설치앵커

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 설계기준은 ACI 

기준과 같이 3장에서 보정계수를 인장강도와 관련된 모든 

공식에 적용할 수 있다. <표 1>은 경량콘크리트와 관련된 

주요개정내용을 나타내었다.

4. 추후 보완사항

경량콘크리트에 대한 연구결과축적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설계사항의 보완이 필요하다.

(1) 장기처짐에 대한 경량 콘크리트의 고려

 탄성계수의 변화를 단위질량의 효과로 감안되더라

도 경량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가 대체로 커서 이

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휨부재의 최소철근량의 규정

 콘크리트의 휨 인장강도에 관련되므로 감소계수적

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기준에는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다.

(3) 최소전단철근의 표현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강도에 간접적으로 표현

되어 있다.

(4) 전단보강근에 의한 최대전단강도의 규정

 7.4.4 “(9)전단강도 Vs는 (2 fck /3)bwd 이하로 하여

야 한다.”에서 (2λ fck /3)bwd로 보완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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