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interface performance while using various tack coat materials for asphalt overlay. 

METHODS : The evaluation was conducted with tracking test, permeability, and interface bond strength. Tracking test was conducted using
an image processing technique, to investigate the susceptibility of the tack coat materials. BBS and pull-off test were conducted to evaluate
bond strength. The permeability test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tack coat materials.     

RESULTS : Results reveal that the trackless tack coat material demonstrates less tracking compared to other materials. Moreover, both BBS
and pull-off tests can effectively evaluate the bond strength at the interface. RSC-4 was measured less bond strength. Moreover, tack coat
prevents water penetration through the surface and aids the extension of the surface life of asphalt pavement.  

CONCLUSIONS : Trackless tack coat demonstrated a high and consistent bond strength performance. The tack coat types demonstrate
marginally different performance as function of curing times. Field applicability was tested based on visual observation. Therefore, these should
be considered when trackless tack coat is slightly enhanced the pavement performance based on limited this study resul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allow reasonable time for the tack coat to completely 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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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방지 택코트 적용에 따른 아스팔트 포장 역학적 특성 평가

Evaluation of Mechanical Characteristic of Asphalt Pavement
with usage of Trackless tack 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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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제성장과 함께 차량 등록대수가 천만대를 돌파하

으며, 주 5일제 근무환경이 정착되면서 주말 도로를 이

용하는 운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서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포장

관리시스템을 운 하고 있으며,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통한 최적 유지보수 공법을 적용하여 도로유지보수예산

을 효율적으로 운 하고 있다. 도로유지보수 공사를 진

행하면서 항상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택코트재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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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택코트는 기존아스팔트층과 신설아스팔트층 부착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택코팅의 적용범위를 시

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며, 택코트의 품질

기준은 KS M 2203에 제시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유화

아스팔트(RS(C)-4)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택코

트 사용량 기준은 0.3~0.6ℓ/m2이며, 대기온도 5℃ 이하

에서는 시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시공 후 유지관리를

위해 택코트를 살포한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보호하도록정하고있다(MOLIT, 201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는 표층부에서 발생한

교통하중을 내부로 분산시켜 포장체의 전체가 교통하중

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품

질이 불량한 택코트의 사용과 택코트 살포면에서의 택

코트 유실은 충분한 접착력의 부족으로 인한 포장체의

림, 포트홀 등을 발생시켜 공용수명의 감소를 야기한

다(Cho, 2013).

이처럼 택코트는 아스팔트 포장의 파손에 큰 향을

미치지만 국내 아스팔트 포장 공사 시, 택코트의 중요도

를 잊는 경우가 많다. Fig. 1은 국내 아스팔트 포장 공

사 현장에서 택코트 포설 이후 택코트 현장관리가 잘못

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Fig. 1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일부 택코트가 포설되지 않은 경우 또는 택코트

포설 이후 공사차량 진행으로 인하여 택코트의 유실과

기존 아스팔트 파쇄 시 발생한 미립분들이 택코트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아스팔트 포장공사 시 택코트 포설 및 양생에 대한 관리

가 미흡한 현실이다. Fig. 1과 같이 기존노면과 신설포

장에 택코트가 없을 경우에는 부착강도가 현저히 감소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 다(Tashman, L et

al., 2006).

또한, 버지니아 교통국에서 택코트 포설 이후 공사차

량으로 인한 택코트 유실을 억제하기 위하여“Non-

Tracking tack coat”재료 평가 연구를 수행한 결과,

부착방지 택코트를 사용함으로써 부착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를 통해 전체 포장시스템이 개선

됨으로써 약 $200~$400 백만달러의 가치효과가 기대

된다고 보고하 다(Clark, T. M. et al., 2013). 

Patel (2010)은 아스팔트 포장의 경계층에서의 전단

강도에 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다양한 택코트 재료, 시공 및 아스팔트 포장 표면조건

등에 대하여 전단부착력을 측정한 결과, 부착방지 택코

트(Trackless 택코트)가 전단부착강도 측정결과 다른

택코트보다 높은 전단부착강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

하 다. 이와 같이 부착방지 택코트 사용 시, 아스팔트

포장 경계층의 부착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서는 택코트의 표

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포장

시공 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MOLIT, 2016). 하지만, 국내 현장에서는

앞서 말한 Fig. 1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지

보수공사의 경우, 교통개방시간을 고려하여 택코트 양

생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택코트 시공 직

후 30여분 안에 신설아스팔트 포설공사를 진행하게 된

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서울시의 도로포장공사의 경우

에는 양생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Rhee,

2010). 

따라서 도심지 공사 시 택코트 양생시간 확보의 어려

움을 해결하고 택코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짧은 시

간 양생에도 타이어에 부착되지 않는 Trackless tact

coat의 국내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본 연

구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택코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

여 국내에서 개발된 부착방지 택코트(trackless tack

coat)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착강도

측정에 따른 택코트 제품의 특성을 평가하 다. 또한,

기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택코트Fig. 1 Tack Coat Spray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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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4)와 개질 택코트 제품인 rubber tack coat와

의 비교를 통하여 개발된 trackless tact coat의 성능

을 비교하 다. 택코트의 주요 목적은 아스팔트 층과 층

사이의 부착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부착특

성을 평가방법으로 적용하 다. 양생시간에 따른 부착

강도 측정, 타이어 부착율 평가, 투수시험, 전단부착강

도 측정을 실시하 다. 양생시간에 따른 택코트제품의

부착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BBS(Bituminous Bond

Strength)와 타이어 부착 시험을 실시하 으며, 기존

아스팔트 표면에 tack coat 포설 이후 직접인장부착특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ull off Test를 실시하 다. 주

행차량의 정지 또는 회전력으로 발생하는 전단력에 대

한 택코트의 저항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Torque meter

를 사용하여 전단부착강도를 측정하 다. 또한, 아스팔

트 표층부에 떨어지는 빗물이 포장체 하부로 이동하는

투수성능에 대하여 택코트 유무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

기 위하여 투수시험을 실시하 다. 

2. 택코트에 의한 아스팔트 포장 공용성

택코트 사용 여부에 따른 아스팔트 포장의 공용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헌조사

를 실시하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층 사이의 부착은 화학적 부착과 물

리적 부착으로 형성된다. 신설도로의 경우에는 택코트

사용으로 인한 화학적 부착에 의해 형성되며, 사용되는

택코트 재료로는 개질 유화아스팔트 또는 일반 유화아스

팔트가 사용된다. 택코트는 윗층에서 발생되는 하중과

변형을 아래층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두 층을 부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역학적 부착은 기존노후포장을 제거

하기 위한 링 작업 시 발생되는 거칠기로 인하여 발생

하는 인터락킹(inter-locking) 효과로 형성된다(Clark,

T.M. et al., 2011). 

Clark, et al.은 택코트의 부착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ASTM D 711에 명시된 Fig. 2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택코트의 양생시간에 따른 부착특성을 육안조사로 실시

하기 위한“a visual rating scale”을 개발하 으며, 범

위는 0~10으로 하 다. 0은 택코트가 전혀 묻지 않는 경

우이며, 5는 Fig. 2(a) 장치의 고무에 의한 줄이 한쪽이

완전한 길이로 나오거나, 양쪽줄이 전체 길이의 반절만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여 평가를 실시하 다. Fig. 2(b)

의 평가결과는 하단부에서부터 지수 1, 3, 7, 9의 상태를

나타내고있다.

Chen, Y. et al.(2012)은 아스팔트 포장에서 자주 발

생하는 top-down 균열과 반사균열이 아스팔트 층 사

이의 부착특성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일반택코트와 개질택코트 사용에 따른 아스팔트 층

의 top-down 균열과 반사균열 저항성을 평가한 결과,

부착특성이 좋은 개질 택코트재료를 사용한 경우 균열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교통개방 이후 하루만에 파손된 도로현장을

나타내고 있다. Fig. 3과 같은 포장파손은 포장하부의

문제가 아닌 택코트 관리 부실로 인한 아스팔트의 부착

이 부적합하기 때문이며, Fig. 3과 같이 신설아스팔트

표층부의 림현상 파손 원인은 택코트의 품질이상 또

는 부적절한 살포량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도로의

조기파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코트의 QC/QA와 시

공지침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며, 적합한 종류와 살포

량에 대한 성능평가 기술의 제시가 필요하다(Chen,

D., 2010).

유한요소법과 Louisiana interlayer shear strength

tester를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스팔트 경계층에서

의 포장성능에 대한 택코트 전단부착특성의 향에 대한

Fig. 2 Tracking/Pickup Device Used in ASTM D 711 and   

Tracking Evaluation (Clark, T.M. et al., 2010)

(a) Device (b) Tracking Evaluation

Fig. 3 Premature Failure with Crescent-shaped Cracks 

after One Day of Traffic (Chen, 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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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3종류의 택코트와 3개의 다른 살

포량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아스팔트 층 사이의 택코트

재료는 아스팔트 경계층에서 발생하는 피로균열에 향

을주며, 택코트의전단부착특성에따라서피로균열저항

성이확보된다는것을확인하 다(Mohammad, L.N. et

al., 2011).

Raposeiras, A.C. et al.(2013)은 아스팔트층 사이

에 적절한 부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양의 택코

트가 필요하며, 아스팔트 표면 특성에 따라서 택코트 흡

수율이 변하지만 택코트의 재료에 따른 향은 미비하

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도 하 다. 

Fig. 4는 slippage 현상으로, 부드러운 아스팔트 콘크

리트 표면 위에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램프구

간에서 발생하는 포장 파손 현상이다. 이러한 파손은 택

코팅이적절하게시공되지않은경우에종종발생한다.

3.실험방법
3.1. Bitumen Bond Strength(BBS) Test

3.1.1. 실험개요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사에서는 유화아스팔트와 골재표면의 접착력을 측정하

기 위하여 PATTI(Pneumatic Adhesion tensile

Testing Instrument)를 개발하 으며, 이는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Fig. 5). 또한, AASHTO-TP 91에서는

PATTI 장비를 이용한 아스팔트 접착력 시험방법 표준

화를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아스팔트 바인더의 부착강

도측정(Bitumen Bond Strength(BBS) Test)을 이용하

여 아스팔트 바인더의 수분저항성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Im, et al., 2014; Lee,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택코트 제품의 양생시간에 따른 부착특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Fig. 5의 PATTI 실험장비를활용하 다. 

3.1.2. BBS Test 시험 샘플 제작

본 테스트의 목적은 택코트가 기존 아스팔트 노면에 포

설 후 일정시간 양생된 후 최대 택코트의 최대 접착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공시체를 제작하 다.

Fig. 6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아스팔트 공시체 시

편위에일정량의택코트를분사한이후pull-out stub를

부착한후일정양생시간이후에부착강도를측정하 다.

3.2. Pull Off Test

아스팔트 노면에 살포된 택코트 재료들의 직접인장

부착강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7(a)의 장비를

이용하여 Pull off test를 실시하 다. 실험용 샘플의

제작은 6cm의 높이를 갖는 마샬공시체를 2번의 과정으

로 나눠서 진행하 다. 3cm 높이의 마샬 공시체를 1차

적으로 제작한 후 하루동안 양생하고 일정량의 택코트

제를 살포한 후 2시간동안 양생한 뒤, 최종적으로 가열

된 loose mixture를 마샬 다짐몰드에 넣고 마샬다짐기

로 양면 다짐을 하여 공시체를 제작하 다. 다짐 후 1일

동안 양생한 후 Pull off test를 위한 Stub를 에폭시 접

착제로 접착 후 1일 후에 측정을 실시하 다 Fig. 7(b)

는 Pull off test 후 공시체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Pull off test에서 모두 택코트 경계면에서 분리되었다. 

Fig. 4 Asphalt Slippage Failure on Concrete Pavement

Fig. 5 PATTI Test Set Up

Fig. 6 Mounted Pull-out Stub on Asphal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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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투수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표면수의 침입을 방지함으

로써 하부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아스팔트 덧씌우

기 공사 시 기존층과 새로운 포장층 사이에 부착이 적절

하지 않으면 표층으로부터 침투하는 수분이 하부층으로

유입되어 포장하부 구조의 약화로 인한 포장 파손이 야

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은 택코트 유₩무에 따른

표면수의 포장체 내부 침투 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

행되었으며, Fig. 8의 모식도처럼 공시체 상부에 위치

한 일정량의 물이 공시체를 통과하여 하부로 물이 배수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실험의 일관성을 위해 모든 샘플은 8%의 일정한 공극률

을 갖도록 제작하 으며, 택코트가 시공 중 유실되었다

는 가정을 추가하기 위해 택코트가 분사되지 않은 샘플

또한 실험군으로 추가하 다.

3.4. 타이어 부착방지 유제 시험방법

본 실험은 택코트 시공에 있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는 타이어 부착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진행한

실험으로, 일본의 타이어 부착방지 유제 시험방법을 응

용하 다. Fig. 9는 본 실험에 사용된 윤하중 시험장비

의 모습이다. 실험은 슬레이트판에 일정한 양의 택코트

를 분사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후, 슬레이트 판에

흡수천을 부착하여 윤하중을 재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

었다. 실험 후, 흡수천에 묻어나는 택코트의 부착율은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을 통해 평가하 다. 

3.5. 현장 시험시공

실내 실험을 바탕으로 trackless tack coat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국도 26호선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일부구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 다. 

Fig. 10은 공사전경을 설명하고 있다. Fig. 10(a)는 택

코트 제품을 절삭노면에 살포하는 모습이며, Fig. 10(b)

는 택코트 도포 이후 포장체 모습을 나타낸다. Fig.

Fig. 7 Pull Off Test Equipment and Tested Specimens

(a) Testing Equipment

(b) Testing Pull Off Specimens

Fig. 8 Schematic Diagram of Permeability Test Set up

and Specimen

Fig. 9 Small Wheel Track Tester for Adhesion Test

(a) Spray Trackless Tack Coat

<Fig. Continued>

water

porosity 8%

porosity 8%

tack coat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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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b)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양생되어

수분정도가사라진것을확인할수있었다. 

3.6. 전단부착시험

택코트의 부착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단부착강도

를 평가하기 위해 Fig. 11과 같이 Torque meter를 이용

하여 전단부착강도를 측정하 다. 전단부착강도 공시체

는 Fig. 8의 투수시험공시체와 동일하게 만들었으며, 공

시체 제작 이후 24시간 양생 후 Torque meter를 활용

하여 전단부착강도를 실시하 다. Fig. 11(a)는 마샬 공

시체위에 Torque meter를 설치한 전경을 나타내고 있

다. Fig. 11(b)는 전단부착강도 측정 이후 택코트 경계층

에서 분리된 공시체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Torque

meter를 활용하여 전단부착강도를 측정하는 것은 단순

하게 적용할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도 편리하게 전단부

착강도를측정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었다. 

4. 실험 결과
4.1. BBS 부착특성 평가

아스팔트 층 사이에 도포되는 택코팅제의 양생시간에

따른 부착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생 1시간과 양생 2

시간별 부착강도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Fig. 12와

같다.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Trackless가 가장 우

수한 부착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양생시간이 증가할수록

부착특성이 증가함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택코트제

의 현장 시공 시,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택코트

제의 양생에 있어 충분한 시간의 차량통제가 반드시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Pull Off Test 결과

택코트 재료의 부착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Bryan의

연구에서 운 하 던 직접인장부착시험을 실시하 다

(Bryan, et al., 2015). Fig. 7의 Pull off test 장비를

이용하여 접착면의 직접인장부착시험(Pull-off Test :

ASTM C 1583)을 3번 측정한 평균값의 결과는 Fig. 13

에 도시된 그래프와 같다. 실험결과, 택코트의 종류에

따른 부착강도 차이는 크지 않았다. Fig. 12의 BBS 테

스트 결과와 비교하 을 때 직접인장부착강도의 경우,

택코트 종류의 변화에 의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택코트가 살포된 이후 충분히 양생이 되

면 택코트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슷한 직접인장부착강도

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9 No.230

Fig. 10 Trackless Tack Coat Construction Site

(b) After Sprayed Tack Coat

Fig. 11 Shear Bond Strength Test

(a) Shear Bond Strength Test

(b) Debonding Shape of Specimen

Fig. 12 Bond Strength by PA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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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투수시험결과

택코트가 시공된 아스팔트 포장체의 수분 침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실험결과는 Fig. 14와 같다. 실험

결과택코트를사용하지않은경우는물이완전히빠져나

가는데 가장 짧은 시간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rackless 택코트를 사용한 경우 표면수의 이동속도가

택코트를 사용하지 않은 공시체보다 약 2.3배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rackless 택코트가 빠른 시간에

양생되면서 상₩하부 방수층이 형성되면서 물의 침투속도

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택코트의 적절한

시공 시, 표면수 침투로 인한 하부 포장체의 손상을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용수명의 연

장또한기대할수있을것이라기대된다.

4.4. 전단부착 측정 결과

전단부착강도 측정결과는 Fig. 15와 같았다. Fig. 15

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Tack coat가 없는 경우

전단부착강도가 크게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택코트가

없는 경우에도 전단부착강도가 측정된 경우는 층과 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스팔트 혼합물 골재들의 인터락킹

(interlocking)에 의한 결과값이다. 부착방지유제

(trackless)가 전단부착강도 개선효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으며, 고무개질 택코트제품과 비교해서 부착방

지유제가 유사한 전단부착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Fig. 16은 전단부착강도 측정과정에서 공시체의 파괴형

상을 나타내고 있다. Fig. 16에서처럼 전단부착강도 측

정 시 다양한 파괴현상이 관측되었다. 이는 현장에서 전

단부착강도 측정 시 포장하부상태에 따른 부착전단특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Fig. 13 Bond Strength by Pull Off Test

Fig. 14 Permeability Test Result

Fig. 15 Torque Strength Test Result

(a) Failure of Lower Level Specimen

(b) Failure of Upper Level Specimen

(c) Failure at Tack Coat Layer

Fig. 16 Fracture Shape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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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타이어 부착방지 측정 결과

본 실험은 택코트 도포 이후 차량주행으로 인하여 택

코트가 타이어에 부착되어 손실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진행된 실험으로, Fig. 17은 60℃에서 30분, 60

분 양생된 실험샘플에 흡수천을 부착한 후, 윤하중을 재

하하고 흡수천에 묻어있는 택코트의 역을 Digital

Image Processing으로 분석한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Trackless 택코트가 가장

작은 손실율을 보 으며, 특히 60분 후 급격하게 손실

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rackless 택코

트를 시공한 후, 일정 시간 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지면

공사 차량으로 인한 손실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6. 현장 적용성 평가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일반국도 26호선 시험포

장구간에서 현장 코어를 채취하 으며, Fig. 18은 현장

에서 코어를 채취하는 모습과 코어 채취 시편을 나타낸

다. Fig. 18(b) 왼쪽에 있는 공시체는 Trackless 택코

트를 사용한 구간에서 채취한 공시체이며, 오른쪽에 있

는 공시체는 일반 RSC-4 택코트를 사용한 구간에서

채취한 공시체이다.

Trackless 택코트를 사용한 구간의 공시체는 기존층

과 일치가 되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Fig. 15(b)의 오른편 시편인 RSC-4 택코트

사용구간에서는 코어링 후 공시체를 뽑아 올리는 과정

에서 기존 아스팔트 층과 신설아스팔트 층 경계면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 다. 이러한 결과는

공사차량에 의한 택코트의 손실 또는 적절한 부착강도

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도입되어 개발되고 있

는 Trackless 택코트(Tack Coat)제품의 부착특성, 양

생온도와 시간에 따른 부착율 시험, 투수시험에 대한 것

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정시간 양생 후 택코트 재료별 부착특성을 평가하

기 위한 BBS 측정결과, Trackless 택코트가 부착특

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양생 시작 2시간 이

후에는 부착력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접부착인장(Pull off test)결과 재료별로 큰 차이

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RSC-4가 다소 부착인장강도

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택코트 사용 유무에 따른 포장체 내부의 투수성능 측

정결과, 택코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표층수가 빠른

시간내에 포장체 하부로 침투하지만, 택코트를 사용

할 경우 투수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BBS특성이 우수한 Trackless 택코트는 가장 긴

투수시간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Trackless 택코트를 살포하여 30분을 양생한 경우

동일조건의 RSC-4와 비교하여 우수한 손실율을 나

타내었으며, 60분 후에는 타이어에 의한 손실율이

Fig. 17 Tracking Off Test by Digital Image Processing

Fig. 18 Field Core Specimen

(a) Field Coring

(b) Cor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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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부착전단강도 측정결과 택코트 적용 여부에 의하여

전단부착강도 특성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택코트 사용으로 전단부착특성이 개선됨을 알 수 있

었으며, 부착방지유제(trackless)도 전단부착강도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6. 현장 적용성 평가에서는 Trackless 택코트 제품이

작업성도 양호하 으며, 시공 이후 코어링을 통해 부

착특성을 육안으로 확인해 본 결과, 신설표층부와 기

존 아스팔트 층이 잘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실내실험에서 측정된 부착특성의 결과와 일치

하고, Trackless 택코트 사용은 포장층의 층 분리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며, 포장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부착방지유제는 빠른 양생 특성으로 인하여 공사차

량으로 인한 택코트 유실 방지효과가 높으면서 인장

부착강도 및 전단부착강도가 우수하여 택코트 불량

으로 인한 도로 조기파손 예방을 개선하여 도로포장

수명을 연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 등 선

진국처럼 국내에서도 Trackless 택코트 도입의 활성

화를 위한 택코트의 성능평가 기준(안) 도출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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