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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a = surface crack depth
b = ligament length
c = half of surface crack length

E = Young’s modulus
θ = half of surface crack angle of pipe (θ = c/Ri)
Je = elastic J-integral
K = stress intensity factor
l = vertical length of plate
M = the number of radial element in contour region
N = the number of circumferential  element in 

contour region
ϕ = angle of crack-tip location on surface crack
r = radius of contour region
σyy = initi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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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material aging of nuclear power plants has been progressing in domestic and overseas, crack growth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is respect, the crack growth assessment has been considered an essential part 
of structural integrity. The crack growth assess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has been generally performed based on
ASME B&PV Code, Sec. XI but the idealization of crack shape and the conservative solutions of stress intensity factor
(SIF) are used. Although finite element analysis (FEA) based on iterative crack growth analysis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ethod to simulate crack growth, there are yet no guidelines to model the crack-tip spider-web mesh for
such analysis. In this study, effects of various meshing factors on FE SIF calculation are systematically examined.
Based on FEA results, proper criteria for spider-web mesh in crack-tip are suggested. The validation of SIF calculation
method through mapping initial stress field is investigated to consider initial residual stress on crack growth. The iterative 
crack-tip modeling program to simulate crack growth is developed using the proposed criteria for spider-web mesh 
design. The SIF results from the developed program are validated by comparing with those from technical reports of
other institutes.

Key Words : Finite element analysis (유한요소해석), Stress intensity factor (응력확대계수), Crack growth (결함 성장),
Crack-tip modeling (결함선단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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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 inner radius of pipe
t = thickness
v = Poisson’s ratio
w = half of horizontal length of plate
W = width of plate

1. 서  론

원전 장기 가동에 따른 재료 열화에 의해 발생된 

피로 및 응력부식결함 성장은 원전 기기의 주요 파

손 기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1). 실제로 해외 원전

에서 일차수 응력부식결함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 성장 사례가 보고되어 

관련된 연구가 EPRI(2), USNRC(3) 등에서 수행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결함 성장 사례

가 보고된 바 있다. 국내 가동원전 결함 성장 평가

는 일반적으로 ASME B&PV Code, Sec. XI(4) 절차

에 기반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ASME 
기술기준의 평가는 보수적 평가 결과를 위해 타원

형 직하 결함 및 표면결함과 같은 단순한 형상으로 

결함을 이상화하고, 평판 및 실린더와 같은 제한된 

구조물 형상으로 가정하여 수행되고 있다. 또한 

ASME 기술기준은 결함 성장 시 표면점 및 최심점

의 결함 성장만을 평가하여 결함이 타원형으로 성

장한다고 가정하지만, 결함면의 잔류 응력장이 복

잡할 경우 각 결함선단에 따라서 결함이 다르게 성

장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결함 성장을 평가하기 어

렵다(5). 또한 원자로 상부 관통 노즐의 J-홈 용접부 

경계면 결함(6) 또는 웰도렛 용접부 결함(7)과 같이 면

내 결함이 아닌 경사 결함인 경우 기존 기술기준의 

결함 평가법으로는 정확한 결함 평가 수행을 할 수 

없다. 또한 ASME 기술기준의 보수적인 결함 성장 

평가는 미국 Wolf Creek 원전 가압기 노즐의 응력부

식결함 성장 평가 사례(8)와 같이 예방정비 스케줄을 

급격히 당겨야 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

서 다양한 구조물 및 결함 형상을 고려할 수 있는 

결함 성장 평가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구조물 및 결함 형상에 대한 정확한 결함 

성장 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이용

한 평가 수행이 이뤄지고 있다. 결함선단의 소성역

이 제한적인 구조물의 경우, 선형 탄성 파괴역학 

(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 LEFM) 매개변수

인 응력확대계수 계산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spider-web 형상의 결함선단 모델링(9)이 필요하다. 
하지만 spider-web 형상의 결함선단 모델링은 결함 

평가 대상의 형상이 복잡해질수록 높은 모델링 숙

련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결함 성장 평가에 어려움

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피로 또는 응력부식결함 

성장이 발생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결함선단 요소망

을 제작해야 하고, 복잡한 잔류 응력장이 존재할 경

우 결함선단 별로 각기 다른 결함 성장량을 계산해

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수반된다. 따라서 결함 

발생 시 적기 현장 대응 및 정확한 결함 성장 평가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반복 결함 모델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결함 요

소망 제작 기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요
소 크기, 요소 타입, 결함요소 특성 등과 같이 결함 

요소망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 수행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탄성 유한요소해석을 기반으로 인

장 하중이 작용하는 평판의 반타원 표면결함의 응력

확대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요소망 구성 인자들

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Newman-Raju 
이론해(10)의 응력확대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적절한 

요소 크기, 결함요소 특성, 요소 타입, 응력확대계수 

계산 방법을 결정하였다. 또한 결함 성장 평가에 잔

류 응력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동일한 초기 응력

장 맵핑을 통한 응력확대계수 계산 방법의 타당성

을 검토하였다. 또한 제시된 결함 모델링 및 응력 

맵핑 기법을 적용한 Python 기반의 반복 결함 모델

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행된 표면결함

이 존재하는 배관의 응력확대계수 검증 결과를 프

로그램으로부터 계산된 응력확대계수 결과와 비교

하였다.

2. 응력확대계수 민감도 분석을 통한 결함 

모델링 기준 제시

2.1 개요

본 장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응력확대계수 

계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적절한 결함 모델링 기준을 제시하

였다. 응력확대계수 계산에 미치는 유한요소해석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응력확대계수 계산 방법, 요
소 타입, 결함선단 절점의 중첩 여부, 요소 내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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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절점 위치를 고려하였다. 결함 요소망을 이루는 

형상 변수로는 컨투어 반지름 길이, 요소 수, 형상비 

(Aspect ratio)를 고려하여, 각 형상 변수에 대한 응

력확대계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2.2 해석 대상

Fig. 1은 반타원 표면결함이 존재하는 평판의 도

식화된 그림이다. Fig. 1(a)는 평판의 전체 형상을 나

타낸 것이며, Fig. 1(b)는 표면결함 형상 및 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Fig. 1(a)에서 l, w, t는 각각 평판의 수

직 길이, 가로 길이의 1/2 및 두께를 의미하며, Fig. 
1(b)에서 a, c, ϕ는 각각 결함 깊이, 결함 길이의 1/2 
및 결함선단위치 각을 나타낸다. 응력확대계수 민감

도 분석에 수행된 평판의 형상 변수는 Table 1에 제시

된 바와 같이 w/t=3, a/t=0.4, a/c=0.6으로 고려되었다.

(a)

(b)
Fig. 1 Schematics of plate with a surface crack 

Table 1 Geometric parameters of plate with a surface 
crack for sensitivity analyses

w/t a/t a/c

3 0.4 0.6

2.3 유한요소모델 및 경계조건

유한요소모델 작성 및 해석은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Fig. 2
는 표면결함이 존재하는 평판의 유한요소모델 및 

경계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유한요소모델은 1/4 대칭 모델로 작성되었으며, 

Fig. 2 FE model of plate with a surface crack under 
tensile load

각 대칭면에는 대칭조건 (Z축, X축 변위 구속)이 적

용되었다. 또한 하중조건으로는 Z축 방향으로 1 
MPa의 인장 분포 하중이 고려되었으며, 재료 물성

으로 탄성계수 (E)는 200 GPa, 푸아송 비 (v)는 0.3
으로 고려되었다.

2.4 유한요소해석 조건 검토

2.4.1 응력확대계수 계산 방법의 영향

Abaqus에서 응력확대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interaction integral method와 domain integral method
가 있다(11). Interaction integral method는 각 파손 모

드 (Mode I, II, III) 별로 응력확대계수를 직접 계산

할 수 있는 기능이며, domain integral method는 탄성 

J-적분 (Je)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Domain integral 
method로 계산된 탄성 J-적분은 아래 식 (1)과 같이 

파괴역학 이론에 근거한 관계식(9)을 통해 평면 응력 

및 변형률 조건 별 응력확대계수로 변환될 수 있다.

   ′              (1)
 ′   for  

 ′   for  

여기서, KFE는 응력확대계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Mode I에 대한 응력확대계수를 계

산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Domain integral 
method와 interaction integral method는 모두 유한요

소모델 내부에 컨투어 영역 설정이 필요하며, 컨투

어는 총 5개로 고려되었다. 응력확대계수는 첫 번째



39반복 유한요소 결함 성장 해석을 위한 결함 모델링 및 응력확대계수 계산 절차의 타당성 검증

와 마지막 컨투어에서의 결과를 제외한 2~4번 컨투

어의 평균값으로 정의되었다. 
Fig. 3은 domain integral method와 interaction 

integral method로부터 계산된 응력확대계수를 각각 

비교한 것이다. Fig. 3에서 K는 interaction integral 
method로부터 계산된 Mode I의 응력확대계수를 의

미하며, J-PS 및 J-PE는 각각 식 (1)로부터 평면 응

력 및 평면 변형률 가정을 통해 계산된 응력확대계

수를 의미한다. 또한 Newman-Raju solution으로 표

기된 실선은 Newman 및 Raju가 제안한 이론해로부

터 계산된 응력확대계수이며, 본 연구에서 응력확

대계수 민감도 분석의 기준으로 고려되었다. Fig. 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J-PE와 K는 표면점에서 최심

점까지 전체적으로 유사한 응력확대계수 결과를 보

였으나, J-PS는 J-PE와 K의 응력확대계수보다 작게 

나타났다. J-PE와 J-PS는 Je로부터 응력확대계수 변

환 과정에서 각각 평면 변형률 및 응력 조건 가정이 

고려되기 때문에, 결함선단의 구속상태 (Constraint 
state)에 따라 실제 응력확대계수와 차이가 날 수 있

다. 반면 interaction integral method를 이용한 K는 평

면 변형률, 평면 응력 가정을 고려하지 않고 응력확

대계수가 직접 계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결함선단의 

구속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Newman-Raju 
solution과 K의 응력확대계수 결과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interaction integral method
가 다양한 구조물 및 결함 형상의 응력확대계수 계

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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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stress intensity factors using 
domain integral and interaction integral method

2.4.2 요소 타입의 영향

Fig. 4는 요소 타입에 따른 응력확대계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C3D20R은 감차적분을 고려한 2차 

요소를 의미하며, C3D8은 1차 요소를 나타낸다. 
C3D8(fine)은 마찬가지로 1차 요소이며, 결함 요소

망의 요소 개수를 C3D8의 2배로 설정하였다. Fig.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C3D20R의 응력확대계수는 

Newman-Raju solution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1차 요소 사용 시 응력확대계수 결과는 요소 조밀도

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C3D20R과 동일한 요

소망 조건의 C3D8은 Newman-Raju solution보다 최

심점을 기준으로 약 10 %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요

소 개수가 2배 증가된 C3D8(fine)은 Newman-Raju 
solution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응력확대

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제작할 때 기

본적으로 2차 요소 (C3D20R)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우에 따라 1차 요소 (C3D8)
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2차 요소보다 높은 요소 조밀

도의 결함 요소망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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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stress intensity factors according 
to element types

2.4.3 결함요소 특성의 영향

Fig. 5는 spider-web 형상의 결함요소와 각 절점을 

나타낸 것이다. 선형 탄성 파괴역학 이론에 따르면, 
탄성 결함 해석 시 결함선단 위치의 절점들이 모두 

동일한 변형 거동을 할 수 있도록 구속조건 (Tied)을 

부여하고, 요소 내부 중간 절점들을 결함선단 위치

에 가까운 방향으로 요소 내부의 1/4 위치 (Quarter 
point, QUA)로 이동시켜야 결함선단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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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력/변형률 특이성을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하지만 앞서 응력확대계수 계

산 방법으로 정한 interaction integral method는 설정

된 컨투어 영역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응력

확대계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컨투어 영역을 넓게 설

정할수록 결함선단 절점 구속조건 및 중간 절점 위치

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항에서

는 이러한 QUA 및 tied의 설정 여부가 응력확대계수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Fig. 6은 QUA 및 tied 조건에 따른 응력확대계수

를 나타낸 것이다. Fig. 6에서 w/ tied는 결함선단 절

점들에 동일한 변형을 할 수 있도록 구속조건이 부

여된 상태, w/o tied는 결함선단 절점들을 구속하지 

않고 중첩된 상태의 응력확대계수를 나타낸다. w/ 
QUA는 요소 중간 절점이 1/4 위치로 옮겨진 조건, 
w/o QUA는 중간 절점이 옮겨지지 않은 조건의 응

력확대계수를 의미한다.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면점을 제외한 모든 결함선단 영역에서 QUA 및 

Fig. 5 Characteristics of crack-tip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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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QUA, w/ tied
 w/ QUA, w/o tied
 w/o QUA, w/ t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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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man-Raju solution

Fig. 6 Comparison of stress intensity fact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rack-tip element

tied 조건과 관계없이 유사한 응력확대계수가 나타

났으며, Newman-Raju solution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QUA 및 tied 조건에 따른 응력확

대계수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하였으나, 프로그램 개발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설

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편리하므로 컨투어 영

역 설정을 통해 응력확대계수를 계산할 경우 

QUA 및 tied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유한요소해석 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

를 기반으로, 결함 요소망 형상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응력확대계수는 interaction integral method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요소 타입은 C3D20R을 고

려하였으며, 결함요소 특성으로 QUA 및 tied 조건

은 고려하지 않았다.

2.5 결함 요소망 형상 변수의 민감도 검토

2.5.1 결함 요소망 형상 변수 정의

Fig. 7은 결함 요소망을 이루는 주요 형상 변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x는 결함 깊이 (a)와 잔여 길이 (b) 
중 짧은 길이를 의미하며, r은 spider-web 요소망의 

컨투어 반지름을 의미한다. r과 x는 컨투어 반지름 

길이가 응력확대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 r/x의 무차원화된 변수로 활용되었다. r/x는 

결함 크기에 대한 상대적인 컨투어 크기의 비율이

며, 1을 넘지 않도록 하여 결함 깊이가 크게 짧거나 

긴 경우에도 컨투어 요소망의 크기가 평판 내에서 

정의될 수 있도록 하였다. N은 컨투어 내부 원주방

향 요소 수를 의미하며, M은 컨투어 반경방향 요소 

수를 의미한다. m은 r/M으로 정의되며 컨투어 내부

의 반경방향에 대한 요소 크기를 나타낸다. d는 결

함선단 방향의 요소 길이를 의미한다. AR은 d/m으

로 정의되며 컨투어 반경방향 요소 크기 대비 결함

선단 방향 요소 길이의 비율, 즉 결함선단 방향 요

소 형상비 (Aspect ratio)를 나타낸다. AR이 증가할

수록 결함선단 방향에 대한 요소 조밀도가 상대적

으로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함선단 방향 요소 

형상비의 민감도 분석을 위한 무차원화된 변수로 

활용하였다. 결함 요소망 형상 변수의 민감도 분석

은 컨투어 반지름 길이 (r/x), 컨투어 반경방향 요소 

수 (M), 컨투어 원주방향 요소 수 (N), 결함선단 방

향 요소 형상비 (AR)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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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hape variables consisting of crack-tip mesh

2.5.2 컨투어 반지름 길이의 영향

응력확대계수에 미치는 컨투어 반지름 길이 (r/x)
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고려된 결함 요소망 형상 

변수는 Table 2에 정리되었다. Table 2에 나타난 바

와 같이, r/x는 0.3, 0.5, 0.7로, 총 3가지 경우에 대하

여 결함 요소망을 제작하였으며, M, N, AR은 각각 5, 
6, 1.17로 고려되었다.

Table 2 Shape variables for sensitivity analyses for 
the radial length in contour region

r/x M N AR

0.3, 0.5, 0.7 5 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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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stress intensity factors according 
to variation of the radial length in contour region

Fig. 8은 컨투어 반지름 길이에 따른 응력확대계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력확대계수는 표면점에서 최심점까지 r/x에 

관계없이 모두 유사하였으며, 고려된 r/x 범위에서 

반지름 길이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컨투어 반지름 길이비를 중간값인 

0.5로 결정하였다.

2.5.3 컨투어 반경방향 요소 수의 영향

응력확대계수에 미치는 컨투어 반경방향 요소 수 

(M)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고려된 결함 요소망 형

상 변수는 Table 3에 정리되었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M은 2, 4, 5, 7로 총 4가지 경우에 대하여 

결함 요소망을 제작하였으며, r/x는 앞서 결정된 값

인 0.5를 사용하였다. N, AR은 각각 6, 1.17로 고려하

여 응력확대계수를 비교하였다. 
Fig. 9는 컨투어 반경방향 요소 수에 따른 응력확

대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9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응력확대계수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였으나, 
표면점에서 M에 따른 영향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

다. 컨투어 반경방향 요소 수 (M)가 증가하면서 점

차 Newman-Raju solution에 가까워졌으며, M=5인 

경우 표면점에서의 응력확대계수가 충분히 수렴

Table 3 Shape variables for sensitivity analyses for the 
number of radial elements in contour region

r/x M N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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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stress intensity factors according 
to variation of the number of radial elements in 
contou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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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따라서 Table 3에 제시된 형상 변수 조건에

서 컨투어 반경방향 요소 수를 5개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5.4 컨투어 원주방향 요소 수의 영향

응력확대계수에 미치는 컨투어 원주방향 요소 수 

(N)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고려된 결함 요소망 형

상 변수는 Table 4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4에 나타

난 바와 같이, N은 4, 6, 8, 10으로 총 4가지 경우에 

대하여 결함 요소망을 제작하였으며, M, r/x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각각 5, 0.5로, AR은 1.17로 고려되

었다.
Fig. 10은 컨투어 원주방향 요소 수에 따른 응력확

대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N과 관계없이 유사한 응력

확대계수 결과를 나타냈지만, 표면점 근처에서 N=4
인 경우 Newman-Raju solution보다 응력확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Table 4의 결함 요소망 형상 

변수 범위에서 정확한 응력확대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적절한 컨투어 원주방향 요소 수는 6개로 결정

되었다.

Table 4 Shape variables for sensitivity analyses for the 
number of circumferential elements in contour 
region

r/x M N AR

0.5 5 4, 6, 8, 1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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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stress intensity factors according 
to variation of the number of circumferential 
elements in contour region

2.5.5 결함선단 방향 요소 형상비의 영향

응력확대계수에 미치는 결함선단 방향 요소 형상

비 (AR)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된 결함 요소망 형상 

변수는 Table 5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AR은 1, 2, 3, 4로 총 4가지 경우에 대하여 

결함 요소망을 제작하였으며, 다른 형상 변수인 M, 
r/x, N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각각 5, 0.5, 6으로 고

려되었다. 또한 결함선단 방향으로 요소가 충분히 조

밀하지 못한 형상비 (AR=4) 범위까지 검토하기 위해, 
평판의 결함 길이비 (a/c)를 Table 1에 제시된 0.6이 

아닌 0.2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긴 결함 길이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을 제작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

다. 결함 깊이비 (a/t)는 Table 1과 동일한 0.4로 고려

되었다.
Fig. 11은 결함선단 방향 요소 형상비에 따른 응

력확대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1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AR에 관계없이 유사한 응

력확대계수가 나타났지만, 표면점에서 AR에 따른 

영향이 확인되며, 모든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Newman-Raju solution보다 작게 나타났다. AR이 작

아질수록 응력확대계수는 Newman-Raju solution과 

점차 유사해지며 AR=1인 경우 가장 유사한 결과를 

Table 5 Shape variables for sensitivity analyses for aspect 
ratio in the direction of the crack-tip

r/x M N AR

0.5 5 6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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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stress intensity factors according 
to variation of the aspect ratio in the direction 
of crack-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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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suggested values of shape variables for 
crack-tip mesh

r/x M N AR

0.5 5 6 1

나타냈다. 따라서 Table 5의 결함 요소망 형상 변수 

범위에서 정확한 응력확대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적절한 결함선단 방향 요소 형상비는 1로 결정되

었다.
이와 같은 결함 요소망을 구성하는 요소의 형상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수행 결과를 통해, 반복 

결함 성장 모사를 위한 적절한 결함 요소망 형상 변

수는 M=5, r/x=0.5, N=6, AR=1로 제안하며, Table 6
에 각각 정리하였다.

3. 초기 응력장 맵핑을 통한 응력확대계수 

계산의 타당성

3.1 개요

피로 또는 응력부식결함 성장에 의한 파손을 예

측하는데 있어서 구조물 내부의 잔류 응력의 상태

가 중요하며, 특히 결함면에 인장 잔류 응력이 지배

적으로 작용할 경우 결함 성장이 촉진된다. 기존 피

로 또는 응력부식결함 성장 평가는 초기 잔류 응

력에 의한 응력확대계수를 외부 하중에 의한 응력

확대계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잔류 응력의 효과

를 고려한다(12).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반

복 결함 모델링 프로그램은 결함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초기 응력장을 결함 성장에 따른 각 유한요

소모델에 맵핑하는 방식으로 잔류 응력에 의한 응

력확대계수를 계산하며, 이러한 초기 응력장을 이

용한 응력확대계수 계산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본 장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기반으로 결함이 존

재하는 2D 평판의 각 결함 성장 별 초기 응력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단계 별 결함 성장에 

따라 변화된 응력장에 대한 응력확대계수를 유한요

소해석 기반으로 계산하였으며, 초기 응력장을 이

용한 각 결함 크기의 응력확대계수 이론해(13)와 비

교하였다. 이를 통해 결함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초

기 응력장 맵핑을 이용한 반복 결함 성장 별 응력확

대계수 계산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3.2 유한요소해석 대상 및 조건

Fig. 12는 측면 결함이 존재하는 2D 평판의 유한

요소모델과 경계조건 및 초기 응력장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Fig.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 결함 

크기 (a)는 2 mm이며, 평판의 폭 및 높이는 각각 10 mm, 
21.5 mm이다. 또한 2D 대칭조건을 결함 잔여 영역

에 부여하였으며, 유한요소모델의 상단 좌측에 가

로방향 (X) 점 구속조건을 부여하였다. 요소 타입은 

2D 평면 변형률 요소 (CPE4R)를 고려하였다. 또한 

2D 평판에 부여된 임의의 초기 응력장은 Fig.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cosine 함수 형태로 고려하였으며, 
아래 식 (2)와 같다.

  cos


    (2)

여기서, 는 Fig. 12의 초기 응력이며, 하첨자 yy는 

결함면의 수직방향을 의미한다. 또한 x*는 Fig. 12의 

맨 좌측으로부터 가로 방향 거리를 의미하며, W는 

평판의 폭 (10 mm)을 의미한다. 초기 응력장은 

Abaqus user subroutine 중 하나인 SIGINI(11)를 통해 

부여되었다. 

Fig. 12 2D FE model of single edge cracked plate 
and boundary/initial stres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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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은 결함 잔여 영역의 단계 별 절점 해제를 

통한 결함 성장 및 각 응력장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 12에 나타난 초기 응력장은 아직 응력 

평형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식 (2)의 응력장이다. 유
한요소해석 수행 시 매 단계 별로 유한요소모델에 

부여된 응력장과 경계조건에 대한 응력 평형 과정이 

이뤄지게 되며, Fig. 12의 응력장은 Fig. 13(a)와 같이 

변화하게 된다. Fig. 13(a)의 응력 평형 과정이 완료된 

뒤, a=1 mm (a/W=0.1)에 해당하는 결함 잔여 길이 

절점의 구속 조건을 해제하여, 결함을 생성시켰으며, 
Fig. 13(b)와 같게 된다. Fig. 13(b)의 응력장은 아직 

응력 평형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 단

계의 유한요소해석이 진행되면 Fig. 13(c)와 같이 응

력 평형이 이뤄진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초기 결함 

조건인 a/W=0.2에서 a/W=0.6까지 결함 성장에 따른 

초기 응력장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a)

(b)

(c)
Fig. 13 Variations of initial stress fields as crack grows 

by the node release

3.3 결함 성장 별 응력장 및 응력확대계수

Fig. 14는 결함 성장 별 결함선단의 응력장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Fig.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식 

(2)의 응력 조건에서 결함이 개시되면, 결함선단에

서 높은 응력이 발생되는 형태로 응력장 변화가 나

타났다. 또한 결함선단에서 발생된 높은 응력은 결

함이 성장될 때마다 점차 감소하게 되며, 이는 압축 

응력이 나타나는 영역에서 결함이 성장되기 때문이

다. 또한 결함이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결함선단

의 응력장은 0으로 수렴되는 형태를 보였다.
Fig. 15는 Fig. 14에 나타난 결함 성장에 따른 각 

응력장의 응력확대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고려된 유

한요소모델의 컨투어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컨투

어 영역은 경로 독립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

히 크게 설정되었다. 해당 컨투어 영역에서 domain 
integral method로 계산된 Je는 식 (1)의 관계식을 이

용해 평면 변형률 조건에 해당하는 응력확대계수로 

변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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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tress distributions of single edge cracked plate 
as crack grows

Fig. 15 Contour integral region for calculating stress 
intensit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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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mparison of stress intensity factors from 
FEA with those from Tada solution

Fig. 16은 유한요소해석 기반 응력확대계수와 

Tada 이론해의 응력확대계수를 함께 비교한 것이다. 
Fig. 16의 FE results는 Fig. 14의 각 결함 크기 별로 

변화된 응력장에 대응되는 응력확대계수이며, Tada 
solution은 초기 응력장에 대응되는 각 결함 크기의 

응력확대계수를 의미한다. Fig.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한요소해석과 Tada 이론해의 응력확대계수 

결과는 서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Fig. 14와 같이 점진적 결함 성장에 의

해 변화된 응력장과 한 번에 a/W=0.2~0.6의 결함을 

생성시켰을 때의 응력장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해석 결과가 선형 탄성 해석에 기초

하기 때문에 특정 결함 길이까지 결함이 성장하는 

동안의 응력장 변화 이력이 해당 결함 길이에서의 

응력확대계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결함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동일한 초기 

응력장을 각 결함 성장 별 유한요소모델에 맵핑하

여 응력확대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

하였다.

4. 반복 결함 모델링 프로그램

4.1 프로그램 구성

유한요소해석 기반의 피로 또는 응력부식결함 성

장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는 결함선단 위치별 

응력확대계수를 산출해야하며, 짧은 시간 간격으로 

결함 성장량을 계산해야 한다(14). 결함이 성장할 때

마다 결함 요소망을 재생성하는 이러한 과정을 직

접 모델링하여 수행하게 되면 평가자의 모델링 숙

련도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반복 결함 모델

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전술한 결함 모델링 기준을 적

용하여 개발된 반복 결함 모델링 프로그램에 대해 

서술하였다. 프로그램은 Abaqus 내에서 plug-in 형
태로 사용될 수 있도록 Python 언어를 기반으로 개

발되었다. 
Fig. 17은 본 연구에서 반복 결함 성장 해석을 수

행하기 위해 개발된 반복 결함 모델링 프로그램의 

내부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프로그램 사용 시, 먼저 

초기 결함 형상 및 크기, 그리고 해당 결함이 어디

에 위치하는지를 입력해야 한다. 입력된 초기 정보

와 앞서 제시된 결함 모델링 기준을 이용하여 프로

그램은 결함 요소망을 생성한다. 만약 해석 대상에 

잔류 응력과 같은 초기 응력장이 존재할 경우 응력 

맵핑이 이뤄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응력 맵핑을

Fig. 17 Flowchart of iterative crack model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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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고 해당 결함 형상에 대한 응력확대계

수를 계산한다. 응력확대계수는 피로 또는 응력부

식결함 선도에 대응되는 결함 성장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며, 결함 진전 방향은 각 결함선단의 수직 방

향으로 계산된다. 그 다음으로 피로결함 성장인 경

우 최종 운전 주기 (Cycle)를, 응력부식결함 성장인 

경우 최종 운전 시간에 도달했는지를 검토하며, 아
닌 경우 각 결함선단의 현재 결함 크기에 결함 성장

량을 더하여 결함 크기를 갱신한다. 갱신된 결함 크

기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결함 요소망을 재생성하

고 앞서 언급한 과정을 최종 운전 주기 또는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게 된다.

4.2 응력확대계수 산출 검증 

4.2.1 해석 대상 및 조건

본 절에서는 미국 EMC2 및 DEI에서 작성한 연구 

보고서의 응력확대계수 검증 대상(15)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된 응력확대계수 결과의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해석 대상은 표면결함이 존재하

는 배관이며, 배관 직경과 두께는 각각 7.75 inches, 
1.29 inches이다. 배관 및 결함 형상 정보는 Table 7
에 정리되어 있으며, 결함 크기가 다른 4가지 조건

에 대하여 응력확대계수 검증이 수행되었다. Table 7
에서 Ri는 배관 내경, 2θ는 전체 결함각을 의미한다.

Table 7 Geometric parameters of cracked pipe 
Case Ri/t a/t a/c 2θ (degree)

1 2.004 0.1 1/15 42.9

2 2.004 0.3 1/5 42.9

3 2.004 0.3 1/21 180.1

4 2.004 0.3 1/30 257.3

Fig. 18 FE model of surface cracked pipe and boundary/ 
load conditions

재료 물성으로 탄성계수는 30,000 ksi, 푸아송 비는 

0.3으로 고려되었다. 
Fig. 18은 응력확대계수 계산 검증을 위해 제작된 

유한요소모델의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을 나타낸다. 
유한요소모델은 1/4 대칭모델로 제작되었으며, 각 

대칭면에 대칭조건이 부여되었다. 하중조건으로는 

축방향 인장, 굽힘, 내압 하중으로 총 3가지의 하중

이 고려되었다. 굽힘 하중은 277.5 in-kips로 고려되

었으며, 축방향 인장 하중은 배관 끝단에 2.0 ksi의 

분포 하중으로 고려되었다. 내압 하중으로는 배관 

내부 단면 및 결함면에 2.235 ksi의 분포 하중이 고

려되었으며, 내압으로 인한 end-cap 등가분포 하중

이 배관 끝단면에 부여되었다. EMC2 및 DEI의 응력

확대계수는 interaction integral method를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며, 컨투어 첫 번째 영역을 제외한 2~5번
의 평균값으로 고려되었다. 

4.2.2 유한요소해석 결과

Fig. 19는 Table 7에 제시된 해석 대상의 응력확대

계수를 함께 비교한 것이다. ‘The present results’는 

개발된 반복 결함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된 

응력확대계수를 의미한다. EMC2에서 산출한 결과

는 EMC2로, DEI에서 산출한 결과는 DEI로 표기하

였다. DEI에서는 표면점을 제외한 전체 응력확대계

수 결과를 4차 다항식으로 곡선적합을 수행하고, 표
면점 위치에 외삽한 결과를 표면점의 응력확대계수

로 정의하였다. Fig.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EMC2

와 ‘The present results’의 응력확대계수는 모든 해석 

대상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

다. DEI의 응력확대계수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

타났지만, 표면점에서 응력확대계수 계산법 차이로 

인해 Case 1, 2, 3에서는 일부 보수적인 결과를 보였

다. Fig. 19에 나타난 프로그램 검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결함 모델링 기

준이 다양한 하중 및 결함 형상 조건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복 결함 성장 해석을 위한 결함 

모델링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인장 하중이 

작용하는 반타원 표면결함이 존재하는 평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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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결함 요소망을 

이루는 형상 변수 및 결함요소 특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평판의 응력확대계수 이론해와 

비교함으로써 적절한 결함 요소망 형상 변수 및 결

함요소 특성 조건을 결정하였다. 또한 결함 성장에 

따른 초기 응력장의 변화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

으며, 결함 성장 별로 유한요소모델에 동일한 초기 

응력장을 부여해도 신뢰성 있는 응력확대계수가 계

산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시한 결함 모델링 기준을 이용하여 반복 

결함 모델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

그램으로부터 산출된 응력확대계수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 EMC2, DEI의 응력확대계수 결과를 함

께 비교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이 적절한 응력

확대계수를 산출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

시된 결함 모델링 기준과 개발된 반복 결함 모델링 

프로그램은 평판 및 배관의 다양한 결함 형상에 대

한 적절한 응력확대계수를 산출하는데 적용 가능하

며, 복잡한 응력장 조건 하의 각 결함선단 별 실제

적인 결함 성장 모사에 활용될 수 있다.

후  기

본 논문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재원을 부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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