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우리 주변의 사회기반시설물들은 대부분 철근콘크리트(RC : 

Reinforced Concrete)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 

Prestressed Concrete)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Yang et al. 

2018; Park et al. 2011). 그리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 중 강재

와 시멘트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Mehta and Monteiro 

2006). 이러한 구조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적, 화학적 요

인에 의해 열화 현상이 발생한다(Sidney et al. 2003). 그리고 균열 

발생 시 구조물은 더욱 빠르게 열화 현상을 촉진 시키며 성능저하

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초래한다(Kim et al. 2021). 콘

크리트의 다양한 열화현상 원인 중 대표적인 것들은 탄산화, 염해, 

동결융해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Cheng et al. 2016). 탄산화의 

경우 콘크리트가 경화하는 과정에서 강알칼리성을 나타내며 철근

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해준다(Faella et al. 2016). 그러나 시간 경

과에 따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산성비가 콘크리트 표면으로 침

투하면서 콘크리트 내부의 수산화칼슘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탄산

칼슘으로 바뀌며 알칼리성이 점차 낮아지게 되며 산성화가 된다

(Otieno et al. 2020). 이로 인하여 철근의 부동태피막이 약해지며 

부식을 촉진한다(Liu et al. 2020). 염해는 철근콘크리트 내부 염화

물 및 외부 침투 염화물에 의해서 일정 농도 이상의 한계가 발생하

게 된다면 철근 포면의 부동태피막이 파괴되어 철근이 부식한다

(Yu et al. 2017; Xia et al. 2023). 철근 부식은 체적을 팽창시키며 

콘크리트 균열을 발생하고 내하성능을 저하시킨다(Su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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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마지막으로 동결융해는 높은 W/C, 흡수율이 좋은 골재, 

콘크리트 내부 수분 등에 의해 동결과 융해의 반복적인 영향으로 

체적이 팽창하여 균열이 발생한다(Wu et al. 2016; Taheri et al. 

2021). 동결융해 현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은 표면에 스케일링, 

미세균열, 팝 아웃과 같은 형태로 열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Meng et al. 2020; Lee et al. 2018).

특히, 최근 콘크리트 구조물들 중 교량을 포함한 다수의 노후 

구조물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보수보강을 통해 열화현상

에 대응하여 수명 연장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막대한 국가예산의 소요가 불가피하다(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 2019). 기존의 보수보강 공법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보수재료와 기술의 정확성 

및 실효성 검증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많은 

보수 및 보강 공법 중에서 콘크리트 균열 및 내구성능과의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수재료에 대하여 알아보고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업체별 보수재료를 사용하여 

보수 시공 공법에 사용할 수 있는 균열보수, 단면복구, 표면피복 

공법에 따라 재료성능을 검토하고 및 내구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콘크리트 보수방법

콘크리트 보수공법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의 보수보강

에 따르면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균열보수공법, 단면복구공법, 지

수공법, 표면피복공법, 포장보수공법, 신축이음장치보수공법, 교

량받침보수공법으로 구분하고 있다(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 2019).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균열보수(2종류), 단면복구(2종류), 표면피복(1종류) 재료를 선정

하여 사용하였다.

2.1 표면피복 공법 및 재료성능평가

구체보호공법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수 목적과 구조물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CO2, 수분, 염화물 이온 등과 같은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 또는 제어하는 성능을 가져야 하고 내후성, 콘크리트와의 부

착성, 균열 추종성, 내알칼리성 등 구조물의 내부 또는 외부의 악

영향에 저항하는 성능이 필요하며 시공시에는 작업성이 우수해야 

한다. 그리고 표면피복공법에 사용 되는 재료는 침투성 흡수 함침

제, 침투성 고화제, 무기질 침투성 방수제와 같은 재료들이 사용된

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표면피복 공법에 사용 된 보수재료는 

1종류이며 Table 1과 같이 비중시험, 투수시험을 수행한다.

Test specification Test contents

KS M 3821
Testing methods for specific gravity of 

epoxide resins and hardeners

KS F 4919 Cement-polymer modified waterproof coatings

Table 1. Surface coating method and specification

2.2 단면복구 공법 재료성능평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는 여러 가지 성능저하 요

인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하거나 박리‧박락 또는 철근부식 등과 같

은 형태로 손상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사용 초기 시점에 부여된 콘크리트 고유의 기능성을 유지 

또는 향상시켜 구조물 사용 기간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성질을 회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보수공법은 사용재

료나 개발 원리에 따라 수십 가지 이상의 공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콘크리트의 구체 손상부위에 대한 처리 방법에서 구체복원의 경우 

단면복구(보수)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 콘크리트 단면복구 공법

에 사용 된 보수재료는 2종류이며 Table 2와 같이 휨강도, 압축강

도, 부착강도 재료성능 평가를 실시한다.

Test specification Test contents

KS F 4042

Polymer modified 

cement mortar for 

maintenance in 

concrete structure

Flexural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Bond strength

Table 2. Surface restoration method and specification

2.3 균열보수 공법 재료성능평가

주입공법에 사용되는 주입재료는 주로 수지계와 시멘트계가 많

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에폭시수지계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폭시수지 주입공법은 주입성, 경화속도, 접착성 

등의 면에서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습윤면에서 소요의 접

착성을 확보할 수 없고, 탄성계수와 열팽창계수 등이 콘크리트와 

달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한편 시멘트계 주입재는 탄성계수, 

열팽창계수 등의 물성이 기존 콘크리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습윤면에서 부착성이 뛰어나고 국부적인 철근부식 억제의 

효과가 있으며 비교적 값이 싼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세한 균열

(0.05 mm 정도)에는 주입이 어렵고 전반적으로 경화시간 및 접착

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수지계 주입재와 시멘트계 

주입재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주입재료가 장‧단점을 지니

고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재료 선정 시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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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명확히 설정한 후 재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균열보수 공법에 사용 된 보수재료는 

2종류이며 Table 3과 같이 휨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재료성능 

평가를 실시한다. 

Test specification Test contents

KS F 4923

Epoxy adhesives for 

repairing of concrete 

structure

Flexural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Bond strength

KS M 3015 Testing methods for thermosetting plastics

Table 3. Crack repair method and specification

2.4 균열보수재료 내구성 성능평가

본 연구에서는 균열과 내구성능의 밀접한 관계를 더욱 깊이 알

아보기 위해서 앞선 재료 실험에서 보수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

는 함침제(Kwon et al. 2007)와 에폭시(Issa and Debs 2007; 

Cusson and Mailvaganam 1996)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탄산화, 

염해, 동결융해 내구성 실험을 실시하고 비교 분석한다. 함침제(균

열 및 표면침투)는 균열 및 표면 전체 보수와 에폭시(균열)균열의 

채움과 같이 Fig. 1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a) Impregnant (b) Epoxy

Fig. 1. Concrete repair effect

2.4.1 콘크리트 내구성 시험체

콘크리트 시험체는 ∅100 × 200 mm 를 사용하며 Fig. 2와 

같이 2 mm 두께의 인위적 균열을 최외측에서 중앙까지 50 mm의 

노치를 둔다. 그리고 보수재료는  함침제(Repair impregnant : RI), 

에폭시(Repari epoxy : RE), 에폭시+함침제(REI)의 변수로 설정하

며 컨트롤 시험체로 무보수 시험체(Non-repair : NR)를 준비한다. 

또한,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40 MPa을 기준으로 하며 배합은 

Table 4와 같다.

fck

(MPa)

W/C

(%)

Unit (kg/m3)

Water Cement Sand Gravel

40 36 170 305 906 924

Table 4. Concrete mix proportion

Fig. 2. Concrete notch

2.4.2 촉진탄산화 시험

촉진 탄산화 시험은 KS F 2584(콘크리트 촉진 탄산화 시험 방

법)에 따라서 실험하였다. 실험체 탈형 후 일정기간 양생한 시험체

를 KS 규격에 준하여 온도 40 ℃, 상대습도 60 %, 이산화탄소 

농도 5 %의 조건의 탄산화챔버에 넣어 재령 1, 4주 후 할렬하여 

페놀프탈레인 1 % 분무기를 사용하여, 색 변화에 따라 탄산화 침투

깊이를 측정한다. 또한 측정된 침투깊이와 탄산화 깊이 예측식 식

(1)을 이용하여 재령별 탄산화 속도계수를 산출하였다.

        

×  (1)

여기서, 

는 탄산화 깊이(mm), 는 탄산화 속도계수(m/y), 

는 시간(week) 을 나타난다. 

2.4.3 염화물 침투 시험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시험은 NT BUILD 492(Concrete, 

mortar and cement-based repair materials: chloride migration 

coefficient from non-steady-state migration experiments)에 따

라서 실시하였다. 채취한 코어시험체를 표면에서부터 약 50 mm씩 

깊이별 3개의 시험체를 절단한 후, 진공포화 후 시험용 아크릴셀

과 전압발생기를 이용하여 가압 전압은 30 V, 통전시간은 12시간

으로 설정하여 촉진시험을 실시하였다. 촉진시험 종료 후 할렬하

여 0.1 N  질산은 용액을 분무 후 염화물 이온이 침투한 깊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침투 깊이, 온도, 시간, 전압값 등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식 (2)~(3)와 같은 식으로 염화물 이온 확산계수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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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2)

 



   





∙






 (3)

여기서, 는 불안전상태의 염화물 확산계수, 는 이온

의 원자가 (염소이온의 경우 = 1), 는 페러데이 상수, 는 적용한 

볼트의 절대 값, 은 기체상수, 는 처음과 끝의 양극 용액의 

평균 온도, 은 시편의 두께, 

는 염소이온의 침투깊이, 는 실험 

지속시간, 는 error function, 

는 질산은에 의해 변색된 부

분의 염소이온 농도, 

는 음극쪽 셀의 염소이온 농도로 나타낼 

수 있다.

2.4.4 동결융해 시험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은 KS F 2456(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

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을 준용하여 공기 중에서 동결하고 수중

에서 융해하는 시험방법으로 4시간동안 온도범위 –18℃ ~ +4℃

로 동결융해 하는 것을 1 싸이클로 하여 0, 100, 200, 300 싸이클 

동안 시험하고, 공명 진동에 의한 콘크리트의 동 탄성계수 및 동 

푸아송비의 시험방법에 따라서 상대동탄성계수 및 내구성지수 측

정 계산하였다. 추가적으로 300 싸이클 이후 압축강도 시험을 실

시하여 강도 감소율도 확인하였다. 동탄성계수는 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 (4)

3. 보수재료 성능 및 내구성 실험결과

3.1 표면피복 재료 성능평가

3.1.1 비중시험

콘크리트 표면피복 공법에 사용 된 보수재료는 Z사의 침투성 

함침제를 사용하였다. 비중시험은 침투성 함침제를 비중컵에 넣고 

비중을 측정하였으며 비중컵으로 25 ℃에서의 시료 무게와 동일

한 부피의 25 ℃에서의 증류수의 무게를 측정하여 그 무게 비로부

터 시료의 비중을 구하고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 (5)

여기서, 는 시료의 비중, 

는 시료를 넣은 비중컵의 무게(g), 

는 빈 비중컵의 무게(g)를 나타내며 실험결과는 Table 5와 같이 

결과를 나타난다. 침투성 함침제의 비중은 0.826으로 나타났다.

Category
Impregnation

1 2 3

Specific gravity cup weight (g) 183.3

Specific gravity cup + 

distilled water weight (g)
283.1

Specific gravity cup + 

Impregnation weight (g)
265.61 265.74 265.83

Impregnation specific gravity 0.825 0.826 0.827

Impregnation specific gravity avg. 0.826

Table 5. Test results of impregnation specific gravity

3.1.2 투수시험

내투수성 시험은 ∅100 × 200 mm 의 원형 공시체를 높이 50 

mm 로 절단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후 양방향으로만 수분을 침투시

키기 위하여 측면을 에폭시 수지로 도막처리하여 밀봉하였다. 이

후 투수시험 전에 무게를 측정하고 에어컴프레셔에 연결된 투수시

험 장치에 0.3 N/mm2의 기압을 3시간동안 가한 후에 시험체를 

분리하고 가볍게 닦은 후 투수시험 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흡수율을 

측정하였다. Table 6은 투수시험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일반강도

와 고강도 콘크리트를 구분하였다. 투수량의 경우 20 MPa, 40 

MPa 강도는 함침제 유무에 따라 각각 대략 2.5 배, 4.2 배 감소한다.

Category
Impregnation Non-impregnation

20 MPa 40 MPa 20 MPa 40 MPa

Application of impregnation 

(24hr) (g)
819.31 906.45 818.36 907.35

Weight after hydraulic 

pressure (g)
824.34 907.54 831.63 911.67

Water permeability (g) 5.0 1.1 13.3 4.3

Table 6. Test results of impregnation water permeability

3.2 단면복구 재료 성능평가  

3.2.1 휨강도 및 압축강도 시험

휨강도 시험편은 제조된 시료를 40 mm × 40 mm × 1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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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에 천천히 부어 온도 20 ± 2 ℃, 습도 65 ± 10 %에서 양생을 

실시한다. 시료를 몰드 안에 부은 후 24시간 경과 후 탈형하고 재

령 28일에 휨강도를 측정한다. 실험결과 A 및 B 업체의 휨강도는 

각각 7.6, 7.7 MPa로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것

은 표준규격에 제시 된 6.0 MPa을 모두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낸

다. 압축강도 결과는 A 및 B 업체 각각 47.9, 45.4 MPa로 나타나며 

표준규격 20 MPa을 모두 상회한다.

3.2.2 부착강도시험

부착강도 시험은 시험용 밑판을 연마한 후 안쪽치수 40 mm 

× 40 mm × 10 mm의 금속제 또는 합성 수지제 형틀을 넣고 시료

를 형틀과 동일한 높이까지 채워 성형한다. 그 후 20 ± 2 ℃, 습도 

65 ± 10 %에서 양생하고, 성형 후 24시간 경과한 후에 탈형하여 

다시 재령 28일까지 양생시킨 것을 부착강도 시험체로 한다. 시험

체의 정해진 양생이 끝난 시험체를 양생실 내에 수평하고 놓고 

시료 도포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상부 인자용 지그(강철제)를 가

만히 올려놓고 가볍게 문질러 접착시킨 후, 하부 인장용 지그(강철

제) 및 강철제 받침판을 사용해서, 시료면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해 최대 인장하중을 구한다. 그 결과 A 및 B 업체 각각 

1.1, 1.4 MPa의 부착강도가 나타나며 품질기준 1.0 MPa을 모두 상

회한다.

3.3 균열보수 재료 성능평가  

3.3.1 인장강도 시험

Fig. 3과 같이 시험체는 A사 및 B사 제품으로서 각각 에폭시 

함침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한 직후 성형하여 각각 5개씩 

인장시험을 실시하였으며, 1 mm/min로 하였다. 

실험결과 A 및 B 없의 인장강도는 각각 13, 36 MPa로 나타난다. 

규격에 따르면 15 MPa 을 상회하도록 나타나지만 A 업체의 경우 

미비하게 낮은 결과 값을 나타낸다. 이것은 에폭시 혼합 시 기포로 

인하여 인장시험편 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3.2 압착강도 시험

Fig. 4와 같이 시험체는 A사 및 B사 제품으로서 각각 에폭시 

함침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한 직후 성형하여 각각 5개씩 

압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1 mm/min로 하였다. 실험결과 A 및 B 

업체 압축강도는 각각 24, 54 MPa 로 나타난다. 이것은 기준 50 

MPa 에 A 업체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장강도와 마찬가지로 내부 

기포로 인하여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Compressive strength test and specimen shape

3.3.3 휨강도 시험

휨강도 시험은 Fig. 5과 같이 진행하며 제하속도 및 시험체 개수

는 압착 및 인장강도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그리고 실험결과 A 및 

B 업체의 휨강도는 각각 28, 66 MPa 로써 인장강도 및 압착강도 

시험결과와 같이 A 업체의 성능이 많이 떨어지나 휨강도 역시 기

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Flexural strength test and specimen shape

3.3.4 접착강도 시험

시험체는 Fig. 6과 같으며 각각 3개씩 제조한다. 그리고 접착강

도 하중 역시 1 mm/min로 설정하였다. 실험결과 A사 및 B사 제품

은 각각 9.6, 10.2 MPa 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콘크

리트와 배합과 마찬가지로 동일 배합일지라도 타설일자가 다른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듯이 인장강도, 휨강도, 압착강도와 다른 

날짜에 시험체를 제작함으로써 외부적 요인이 달랐을 것으로 판단

된다.

Fig. 3. Tensile strength test and specimen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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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내구성 실험 결과 

3.4.1 콘크리트 압축강도

Fig. 7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콘크리트 

배합 검증 차원에서 노치가 없는 시험체 압축강도 결과  40.1 MPa 

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R, RE, RI, RIE 시험체는 각각 

33.6, 35.5, 33.9, 35 MPa로 나타난다. 보수재료 중 함침제의 경우 

강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에폭시가 보수재료 사용 시 

보수를 하지 않는 시험체 보다 미세하게 2 MPa 정도의 강도 증진 

효과를 나타낸다.   

Fig. 7. Compressive strength test results

3.4.2 콘크리트 촉진탄산화

Fig. 8 ~ 9는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와 속도계수를 나타낸 것이

다. 콘크리트 탄산화 측정은 양생 후 1주, 4주차에 각각 측정하

였다. 

1주차 탄산화 깊이 NR, RI, RE, RIE 는 각각 3.6, 4.4, 2.1, 1.6 

mm 로 나타나고 4주차 탄산화 깊이 NR, RI, RE, RIE 는 각각 4.9, 

6.1, 7.6, 5.8 mm 로 나타났다. 1주차의 경우 함침제 효과로 인하여 

RI, RIE 시험체는 NR 시험체 보다 대략 1.5배 정도 적게 침투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4주차 에서는 모든 보수 조건이 크게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함침제의 효과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미비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Carbonation depth test results

Fig. 9. Carbonation speed modulus results

3.4.3 콘크리트 염화물 침투

Fig. 10은 콘크리트 염화물 침투 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NR, 

RE, RI, RIE 시험체는 각각 15.52, 16.64, 6.45, 8.07 mm 로 나타난

다. 염해 침투 역시 탄산화와 동일하게 보수재료 중 함침제가 포함 

된 변수가 염해 침투가 적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폭시

와 함침제 보수재료 비교 시 대략 2 ~ 2.5배 까지 침투 깊이가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Chloride depth test results

Fig. 6. Bond strength test and specimen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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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콘크리트 동결융해

Fig. 11 ~ 12는 콘크리트 동결융해 상대동탄성계수와 동결융해 

완료 후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동결융해 300 싸이

클 완료 후 상대동탄성계수는 NR, RI, RE, RIE 는 각각 84.9, 88.2, 

93, 92.2 % 로 에폭시 보수재료가 함침제 보수 효과 보다 대략 

5 ％ 정도 높게 나타난다. 또한,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결과 에폭시 

보수 시험체가 무보수 및 함침제 보수 시험체 보다 대략 10 % 정도 

강도가 높게 나타난다.  

Fig. 11. Freeze-thaw relative dynamic elastic modulus  

Fig. 12. Freeze-thaw compressive strength test result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수공법에 활용 가능한 보수재료들의 

재료성능 평가를 실시 후 균열과 보수재료의 밀접한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대표적 보수 재료인 함침제와 에폭시를 활용하여 탄산

화, 염해, 동결융해의 내구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다. 

1. 콘크리트 보수 재료들의 재료 성능평가 시 제조사들의 규격 

및 KS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보수재료 혼합과정일지라도 주변 환

경에 의해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2. 탄산화 및 염화물 침투의 경우 에폭시보다 함침제가 1.5 ~ 

2.5 배까지 저항성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염

해가 화학적 작용에 의해 침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

는 효과가 있으며 에폭시의 경우 콘크리트 표면과 에폭시 

계면사이로 침투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3. 동결융해 내구성능은 에폭시가 함침제 시험체 보다 5 % 정

도 효과적인 보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은 동결융해의 경우 

화학작용보다 순수 물의 침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써 

함침제는 물에 대한 저항성능이 없으며 에폭시의 부착력이 

물의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4. 함침제 및 에폭시는 환경적, 화학적 요소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함침제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나며 성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정 간격으로 시

공을 하게 된다면 이산화탄소와 염해로부터 철근의 부식 방

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5. 추후 보수재료 연구에서는 더 많은 종류의 보수재료와 보수

공법에 따라 균열 폭 및 형상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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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구조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적, 화학적 요인에 의해 열화 현상이 발생하며 구조물의 성능저하 현상이 

나타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가장 큰 열화 현상 원인으로 탄산화, 염해, 동결융해 현상이 있다. 이러한 열화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보수공법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수 공법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보수재료와 기술의 

정확성 및 실효성 검증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제조사의 보수재료에 관하여 재료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균열과 가장 밀접한 공법에 사용되는 함침제와 에폭시를 적용 하여 탄산화, 염해, 동결융해

에 대하여 내구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이 결과 탄산화와 염해는 대략 2배의 성능 개선과 동결융해의 경우 5 %의 보수 성능 

향상을 나타낸다. 이처럼 추구 구조물 보수 시 환경적, 화학적 요인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실시한다면 철근 부식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