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원전 해체 시에는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며, 원자

력발전소 내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1차 방호벽(primary shielding 

wall)이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다량의 콘크

리트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원전 

해체로 인해 발생되는 콘크리트 방사성 폐기물은 대부분 극저준위

로 분류되지만, 원전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중 

70~80% 이상이 콘크리트 방사성 폐기물일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콘크리트 방사성 폐기물량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 우리나라는 비교적 작은 국토로 인해 부피 또는 무게당 

방사성 폐기물 처분 비용이 미국 등 외국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MOTIE 2017). 따라서 원전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중 상당량을 차지하는 콘크리트 방사성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실제 최종 처분되는 방사성 폐기물량을 줄이는 것은 원전 해체 

비용 절감 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콘크

리트 폐기물로부터 생산되는 순환 골재와 재생 시멘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시 다량의 

콘크리트 폐기물 덩어리가 발생되며, 대표적으로 이들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1차 파쇄 및 분리를 통해 분류된 골재를 

순환 골재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여기서, 파쇄 및 분리 시 

발생되는 골재의 크기에 따라 5mm 체가름 기준으로 굵은 것을 

순환 굵은 골재로, 작은 것을 순환 잔골재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이와는 별도로, 순환 골재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와 잔골재의 미분으로 이루어진 분체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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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차 이상의 파쇄 및 소성 화학 처리를 통한 재생 시멘트로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한편, 콘크리트 폐기물로부터 생산되는 순환 골재는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천연 골재에 비해 높은 흡수율을 보이는 등 재료 자체

의 성질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재생 시멘트 역시 

석회석으로부터 생산되는 시멘트와 비교해 수화 반응이 달라 재생 

시멘트를 활용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역학적 특성은 일반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와 다를 수 있다.

이에, 순환 골재 및 재생 시멘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험 등을 통해 충분한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해체 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콘크리트를 재

활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기존의 관련 문헌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원전 해체 시 발생되는 콘크리트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원전 콘크리트 폐기물 재활용 현황

2.1 원전 콘크리트 폐기물 재활용 방안 개념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 구조물들은 그 특성상 대단면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원전 해체 시 상당량의 콘크리트 

및 철근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원전 해체로 인해 발생되는 건설 

폐자재 중 방사화된 폐철근들의 경우 제염 과정 등을 거쳐 철근으

로 재가공함으로써 향후, 원전 또는 원전 관련 시설 구조물 건설 

등에 재활용될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 폐기물은 파쇄와 분쇄를 

통해 순환 굵은 골재 및 순환 잔골재로 재생산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일부인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 및 잔골재 미분들은 소성 

가공 등을 통해 미분말 시멘트 치환제로서 재생산될 수 있다. 여기

서, 재생산된 미분말인 재생 시멘트와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시멘트 페이스트로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재생산된 미분말 및 순

환 잔골재를 물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시멘트 모르타르로서 재

활용할 수 있다. 순환 굵은 골재까지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로서 

재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페이스트 및 시멘트 모르타

르는 구조용 재료보다는 충전제로서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순환 굵은 골재를 포함하는 콘크리트는 충분한 성능 검

증 후 구조용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해체

로 인해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의 일반적인 재활용 방안은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 재활용 시 방사성 폐기물량 저감 효과

국내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 비용이 2017년 기준 200L 포장

물당 약 15백만 원 등 미국 등에 비해 상당히 높으므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해체 시 방사성 폐기물 처분량을 절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지원하에 수행된 원전 해체 선원

항 평가 기술개발 보고서(KEPCO E&C 2016)에 의하면, Table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리 1호기 즉시해체 시 예상 해체 폐기물량 

평가 결과 200L 포장물 기준으로 콘크리트 총 폐기물량은 

737,645E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적절한 제염 및 절단 해체 

작업 등을 통해 방사화된 콘크리트를 잘 분리할 경우 방사화된 

콘크리트의 처분 물량은 저준위 1,677EA, 극저준위 1,769EA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KEPCO E&C 2016), 실제 해체 시 샘플 조사 등을 

통해 자체처분 폐기물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처분량 감소 등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즉시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방사성 폐기

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조각성 콘크리트 방사성 폐기물이 저준위 

229m3, 극저준위 187m3 등 총 416m3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Ganiron Jr 2015). 이 중 콘크리트 내 40%를 차지하고 있는 굵은 

골재를 순환 골재로 재활용할 경우 콘크리트 방사성 폐기물 167m3

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200L 포장물 기준 1,000EA가 넘는 

Fig. 1. The concept of recycling of concrete waste generated through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

Material ILW LLW VLLW Self 
disposal

Non-
radioactive Total

Total 139 4,255 6,184 51,015 906,187 967,780  

Concrete 0 1,677 1,769 - 734,199 737,645 

Metal 54 2,005 4,384 50,554 167,877 224,874 

Table 1. Radioactive waste amount from decommissioning of Kore unit 1
NPP(unit in no. of 200L d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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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처리 비용을 제외한 처분 비용만 65억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순환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특성

콘크리트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순환 골재를 콘크리트에 활용 

시 일반적으로 순환 굵은 골재 또는 순환 잔골재의 함유량에 따라 

콘크리트의 역학적 성질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콘크리트의 역학적 성질은 콘크리트 배합 시 사용되는 재료

의 지역적인 특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콘크리트 관련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순환 굵은 골재 및 순환 잔골

재 활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내 연구 결과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

써, 순환 굵은 골재 및 순환 잔골재 함유량에 따른 재활용 콘크리트

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순환 굵은 골재만 활용한 경우

순환 굵은 골재는 일반 천연 골재와 달리 대체적으로 함수율이 

높으며, 순환 굵은 골재 생산 과정에서 마모 등에 의해 형상이 일반 

천연 골재와 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순환 굵은 골재 함유량에 

따라 재활용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순환 굵은 골재 함유량에 따른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국내에서 비교적 많이 수행된 바 있다. 순환 굵은 골재 

함유량에 따른 영향과 관련된 실험을 수행한 기존의 연구 총 7건

(Ha et al. 2013; Nam et al. 2007; Jang et al. 2010; Kim et al. 

2013; Jeon et al. 2008; Jang et al. 2009; Shin et al. 2001)에 

제시된 총 10가지의 콘크리트 배합에 대해 순환 굵은 골재 치환율

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인장강도의 변화를 Figs. 2 및 3에 

각각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참고로 기존의 문헌에서 순환 굵은 골

재를 활용하여 배합된 콘크리트의 배합강도가 모두 상이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순환 굵은 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일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또는 인장강도를 기준으로 측정된 강도를 일반화

(normalization)함으로써 상호 비교 및 분석하였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그룹별 순환  굵은 골재 치환율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변화가 서로 큰 편차를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순환 굵은 골재 치환율이 클수록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환 굵은 

골재 치환에 의해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감소량이 크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실험에서 측정된 감소량은 순환 굵은 골재 품질 관리

에 따라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3에서 보듯이 

인장강도에서의 순환 굵은 골재의 영향이 압축강도 실험 결과의 경

향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면에서 

보았을 경우 순환 굵은 골재 품질에 대한 관리가 양호할 경우 다량의 

순환 굵은 골재 사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4는 순환 굵은 골재 치환율에 따른 콘크리트 탄성계수의 

변화를 상호 비교 및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참고로 본 비교 및 분석

Fig. 2. Effect of recycled coarse aggregate on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Fig. 3. Effect of recycled coarse aggregate on concrete tensile strength

Fig. 4. Effect of recycled coarse aggregate on concrete elastic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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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은 총 4건(Jang et al. 2010; Jeon et al. 

2008; Jang et al. 2009; Shin et al. 2001)이며, 실험 그룹은 콘크

리트 배합에 따라 총 6가지로 분류된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Jeon et al.(2008)를 제외한 나머지 실험군의 실험 결과에서는 순

환 굵은 골재 치환율에 관계없이 콘크리트 탄성계수가 비교적 일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환 굵은 골재를 콘크리트 구조 

부재에 적용 시 구조물 강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일반 콘크리트 

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 활용 시 콘크리트 탄성계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순환 굵은 골재 및 순환 잔골재 동시 활용

순환 굵은 골재와 순환 잔골재를 동시에 적용한 재활용 콘크리

트의 역학적 특성에 대해 총 2건(Sim et al. 2005; Lee et al. 2005)

의 참고문헌을 통해 콘크리트 배합 및 양생 조건에 따라 총 5가지의 

실험그룹으로 분류된 실험 결과들을 Fig. 5 및 6에 정리하였다. 

참고로 Fig. 5는 순환 굵은 골재 100% 치환되었을 때의 순환 

잔골재 치환율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며, Fig. 6은 순환 잔골재로 100% 치환되었을 때의 순환 굵은 골재 

치환율에 따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순

환 굵은 골재 100% 치환되었을 때 순환 잔골재 치환율이 증가할수

록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환 잔골재로 100% 치환되었을 때 순환 굵은 골재 치환율이 증가

할수록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환 굵은 골재와 순환 잔골재가 동시에 재활용 콘크리트

에 적용되었을 경우, 재활용 콘크리트를 구조용 부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순환 굵은 골재 및 순환 잔골재 치환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Lee et al.(2005)의 수중 양생 시험

체에서는 순환 굵은 골재가 100% 치환되었을 때 압축강도가 일반 

콘크리트 대비 68%로 측정되었으며, 순환 잔골재로 추가 치환하

더라도 일반 콘크리트 대비 66%로서 추가의 강도 저하 현상이 나

타나지 않았다.

4. 재생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 특성

콘크리트 폐기물로부터 발생되는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 및 

잔골재의 미분말로 이루어진 분체들을 소성 가공하여 생산된 재생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멘트의 수화 반응성 등과 같은 

성능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재생 시멘트를 활용할 경우 

재생 시멘트를 활용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재생 시멘트 함유량에 따른 콘크리트 및 모

르타르의 강도 및 작업성에 관해 기존 관련 문헌들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한다.

4.1 재생 시멘트 활용 콘크리트

일반 시멘트를 재생 시멘트로 일부 또는 전체를 치환하여 배합

된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 중 Lee 

et al.(2008) 및 Park and Kang(2005) 등 총 2건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콘크리트 배합비와 재생 시멘트 제조를 위한 소성 가공 

시의 온도에 따라 총 9가지로 분류한 후, 재생 시멘트 치환율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변화를 Fig. 7에 상호 비교 및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참고로 Lee et al.(2008)에서 CP는 골재와 물, 혼화제

를 고정값으로 두고 시멘트를 재생미분말로 치환한 경우를, WCP

Fig. 5. Effect of recycled fine aggregate on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with recycled coarse aggregate

Fig. 6. Effect of recycled coarse aggregate on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with recycled fine 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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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워커빌리티에 중점을 두고 물/바인딩 비율을 CP 대비 증가함과 

동시에 재생미분말을 혼입한 경우, 그리고 PCP는 물/바인징 물/

바인딩 비율은 CP와 동일하되 폴리카본산계 고성능 혼화제를 혼

입한 경우를 의미한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 절에서 살펴본 순환 골재의 치환

에 따라 콘크리트 압축강도 감소율이 작았던 것에 반해, 재생 시멘

트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시멘트 치환율이 20% 내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감소 효과가 비교적 작은 데 반해 시멘트 치환율이 20% 

이상인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매우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재생 시멘트 치환율에 따른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내 문헌에서는 재생 시멘트 

치환율에 따른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실험 연구가 

수행된 것은 Lee et al.(2008)가 유일하였다. Fig. 8에서 보듯이 

재생 시멘트 치환율이 20% 이하일 경우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화

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생 시멘트 치환율이 20% 

이상일 경우 재생 시멘트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콘크리트 휨강도가 

일반적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생 시멘트 치환율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휨강도의 변

화 양상을 볼 때, 강도에 비교적 민감한 구조용 재료로 재생 시멘트

를 적용한 콘크리트 활용 시에는 재생 시멘트 치환율이 20% 이하

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생 시멘트 치환율에 따른 콘크리트 작업성에의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Lee et al.(2008) 및 Park and Kang(2005)으로부터 

재생 시멘트 치환율에 따른 콘크리트 슬럼프 및 플로우의 변화를 

Fig. 9 및 10에 실험 결과들을 상호 비교 및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참고로 콘크리트 슬럼프 및 플로우가 감소할수록 콘크리트의 유동

성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콘크리트 유동성이 감소할 경우 현

장 작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요구되는 콘크리트 슬럼프 

및 플로우를 만족하는 것이 실제 재활용 콘크리트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Fig. 9,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생 시멘트 치환율이 증가할수

록 슬럼프 및 플로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재생 시멘

트 치환율이 20% 이상에서,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플로우가 급격

히 감소하다가 치환율이 40% 이상인 경우 치환율에 따른 플로우 

Fig. 7. Effect of recycled powder on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Fig. 8. Effect of recycled powder on flexural strength

Fig. 9. Effect of recycled powder on concrete slump

Fig. 10. Effect of recycled powder on concret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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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율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 작업

성 등을 고려 시 재생 시멘트 치환율은 2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재생 시멘트 활용 모르타르

재생 시멘트를 활용한 모르타르의 경우 재생 시멘트를 활용한 

콘크리트와 달리 굵은 골재가 포함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따라 활용 시 모르타르의 역학적 특성에 관련된 연구가 별도로 

수행되어야 한다. 

Baek et al.(2013) 및 Jung et al.(2016a; 2016b)의 실험 결과로부

터 재생 시멘트 치환율에 따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및 휨 인장강도

의 변화를 Fig. 11 및 12에 각각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생 시멘트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및 휨 인장강도가 비교적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생 시멘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멘트에 비해 물과

의 결합 반응성, 즉 수화 반응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도한 재생 시멘트 활용 시 모르타르의 강도 저하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강도에 민감한 구조용 재료로서 모르타르를 활

용 시 일반 시멘트를 재생 시멘트로 높은 비율로 치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 및 14는 재생 시멘트 치환율에 따른 모르타르의 작업성, 

즉 플로우와 슬럼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에서와 같이 재

생 시멘트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플로우 및 슬럼프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작업성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도한 재생 시멘트 활용 시 유동성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되므로 인해 요구되는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재생 시멘트 치환율에 따른 강도 및 작업성에의 

영향으로부터 재생 시멘트 치환율이 적정 수준일 경우 재생 시멘

트를 활용한 모르타르의 강도는 감소하나 유동성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생 시멘트를 활용한 모르타

르의 경우 구조용 재료보다는 충전용 재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 Effect of recycled powder on mortar flow

Fig. 14. Effect of recycled powder on mortar flow slump

Fig. 11. Effect of recycled powder on mortar compressive strength

Fig. 12. Effect of recycled powder on mortar flexur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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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최종 처분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하

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콘크리트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의 

기존 문헌들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순환 골재 및 재생 시멘트 함유량

에 따른 콘크리트와 모르타르의 재료 특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전 해체 시 상당량의 콘크리트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국내의 높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비용 환경을 고려할 때, 콘크리트 폐기물로부터 생산되

는 순환 골재 및 재생 시멘트를 재활용할 경우 해체 폐기물 

처분량 감소 등을 통해 상당한 해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 결과, 천연 골재에 비해 비교적 높은 함수율을 띠는 순

환 굵은 골재 특성으로 인해 해당 골재의 치환율이 증가할수

록 재활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평균 1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환 굵은 골재 및 순환 잔골재를 

동시에 활용한 재활용 콘크리트에서도 순환 골재의 치환율

이 증가할수록 재활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30~40% 정

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환 골재를 재활용 

콘크리트에 활용할 경우 순환 굵은 골재의 최대 치환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환 골재의 품질 

관리가 양호할 경우 재활용 콘크리트를 구조용 재료로서 사

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순환 골재와 달리 재생 시멘트의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재생 

시멘트를 활용한 재활용 콘크리트 및 재활용 모르타르의 압

축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생 시멘트

를 20%로 치환했을 경우 압축강도가 약 40%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생 시멘트를 재활용 콘크리트 또는 

재활용 모르타르로 활용할 경우 구조용으로는 부적합할 것

으로 판단되지만, 대형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분 시 충전용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향후, 고리 1호기 등 원자

력발전소 해체 시 해체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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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헌 분석을 통한 원전 콘크리트 해체 폐기물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최종 처분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콘크리트 폐기물

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기존 문헌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안 중 순환 골재로 활용할 경우, 혼입률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가 최대 30~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순환 골재의 품질 관리가 양호할 경우 재활용 콘크리트를 구조용 재료로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생 시멘트로 활용할 경우, 재생 시멘트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생 시멘트로 활용할 경우 구조용보다 대형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분 시 충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향후, 고리 1호기 등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처분 물량 및 해체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