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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만삭인 합성보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H형깅 결골보 사이에 직정하는 수평천단려을 쉬어 코넥디로 긴걸i얘 휩 내력 및 상싱을 

증가시킨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TSC 구즈는 H형강 내신 U형 철골을 사용하고 그 속에 콘크리트를 채운 새록운 형대의 함성보 시스템 

으모 섣힘옥 동히여 fEF득생을 평가 분석 하였다 또한 실험걸고털 통해 T형 합성보(이하 TSC 보라 칭함)의 구조섣계 및 시공에 펠요한 기초 

시료를세시하고자 한다 

ABSTRACT: Composite action is generally achieved hy providing shear connectiomi beLween sLeel Lop llange and concrete 

Lopping. Composite sec.tions have greater stiffncss than the summöLion 0(" lhe individual stifTness of slab and beam 

Therefore. they can cmry largcr loads 01' sirnilar loaus with appreciably smaller deflection and 3re lesB pronc to transicnt 

vihration. Ttypc Steel Composite beöm (TSC-beam) was developed to increase thcsc advantagcs. Ten specimens were 

tcsted for this "tudy. During the experiment. crack pattern and dcflcction of beam were investigaLed. The examined results 

of TSC beam system wel ‘e compared with reslllts from thc typical compo"ite beam and hC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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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합성보는 철근콘크리트 비덕 숭래브외 첼골보의 합성작용 

으료 강F중에 저 항하도록 규성된 보이다 합성보는 철골보와 

콘콰리튿 슬래브의 경계변에서 발생하는 수평전단력에 저항하 

기 위해 쉬어 코넥터 (Shear Connector)가 펼요하다 쉬어 

코넥터가 설치된 합성보 구조는 철골보의 효율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구조불 전체의 강생 및 내력이 승가한다 이러한 협성 

보 연구든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건설되는 주거용 건축꼴의 골조형식은 최대 

연면적 확보른 위해 내력벽 구조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니 내력벽 구조 시스템은 입주 후 구조직 변경이 

불가능하1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 석 요구를 만족시키지 봇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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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정이디 

최근에 이러한 문세접음 극뷰하기 위해 콩간의 자유도들 

높이뇌 강재블 활용한 골조 전단벽식 구조 시스템을 사용힌 

수거용 고층건축물이 도입되고 있다 그랴나 강구조 건축불은 

원자재비 상승과 층jl 증가에 따든 경세성 저하뿐만 아니아 

처침， 낀동 등의 사용정에 문제점 응 드러내고 있다 

강구죠 건축물의 운제점을 낙복하기 위해 새즙게 세인된 T 

형 합성보(이하 TSC라 칭함 T type Steel Composi t.e 

bcam)는 'Ò}부와 양측 면에 강판이나 기성재의 형강을 용점 

또는 볼트로 접합i때 거푸집 기능과 인장재 역할을 낙대화합 

으로써 휩 상성플 증가시킨 센료 기존 첩근콘크리트 보들 강 

판으로 감싼 복합 구조 시스템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복합구 

조 시스템의 함성보에 대한 연구가 흰발헤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 대한 뇨의를 2004년 10월 31임까시 악회문 뽀니1수시띤 투 

의 회납완 개재하겠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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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하부 인장 플레이트의 두께와 상부 쉬어 

펴넥터의 배치방식. ó}부 썩드의 유 · 무， 측변 빚 하부 픈 

레이트의 용접방볍 등을 변수루 총 10개의 실험체를 제작하 

여 TSC 보의 휩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TSC 합성보의 이 
론직인 내역평가는 일부 내용촬 성리i때 발표하였고 본 논문 

에서는 실현겸고던 중선으후 휩 거동과 TSC 보의 구조설셔1 

빚 시공에 팔요한 기초 지료플 제시하고자 한다 

2 실럼계획 및 소재시험 

2.1 실힘 계획 

TSC 보의 효율성을 팽가ð}기 위해 쉬어 코넥터의 배지방 

법， 측면 빛 하부 플레이트의 용섭망법， 뼈 인정 플레이드 

두께 (PL 6. 12. 1811llIl. 88400)릉 주요 변수룩 실험채들 
제작하였다 또한 비교 평가른 위해 기존에 사용된 H형강 합 

성보 맛 철근콘크리트 보른 세작히였디 

각 실험체의 만변형상과 상세는 그림 l과 같다. 

TSC 보 설험체는 .3-1)22(SD40) 압축설근으로 배끈하였 
고， 합성융은 표 3과 같이 합성효과의 영호탤 검토하기 위해 

볼완전협성으로 설계했다 상부와 워}브 플페이닫의 두께단 

4rnrn로 하였뇌， 웨브 플레이트는 보의 판 폭 두께비를 고려 

히여 적용하였다 쉬어 코넥터는 그럼 l의 (d)와 같이 철난 

(U1O)을 이용하여 200rnm 간격으루 상부 픈랜지에 모섣용 
접 하였다 

함성보(H 형강) 실험제늠 기준형 TSC 보 섣혐체 (TSC 

12C- R20S20)와 동임한 실계 내력을 갖도록 하였으며 1 철 

근콘크리트 보 심현체는 동일 형상에 최대 철근비로 배끈했다. 

2.2 가력 및측정방법 

실험채의 가력은 그핍 2와 같이 200tr의 만능시힘기 

(UTM)들 사용하여 2점 가력 하였다 변위 측정은 가랙접 

하부와 보의 숭앙부 맞 '6')-중전과 지섬부 중잉에 변위겨}를 설 

치하였다 가력은 센 중앙에시 좌우로 2.50mm 떨어진 위치 
에서 2점 가려하였다 전단효고써1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균등 힘이 작용하도룩 가력 히논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설헌실 조건 등음 고려하여 가력 방법의 영향은 

제외하였다 

즈브레인 게이지는 히부 인장플레이트에 변위게 설치위치 

와 통일하게 4개소외 콘크리트 슬래브 증앙부 3개소， 실험처1 

중앙의 철골보 웨브와 콘크리트 내부에 각각 3개. 2개의 스 

트레인 게이지른 부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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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재 인장시험걸과 

시험편 
항복강도 인장강도 헝복비 j 

(tj!cm2) (tf!cm2
) (%) 

PL-4 3.3fi 4.18 0.80 
PL-fi 3.34 4.58 0.73 

PL-12 3.24 4 .40 0.74 
PL-18 2.83 .1.59 0.62 
PL+1 2.94 4 .43 0.66 
D10 4.65 fi.12 o 7fi 
D22 4 .44 fi54 0.68 

주 1) 항복비 = 항복강도/인상상노 

2.3 소재시험 

연선율 

(%) 

33.4 
37.5 
'12.5 
44.5 
40.8 
27.9 
30.2 

비고 

픔레이드 

플레이는 

플레이E 

플레이 h 

H 형강 
침근 

설근 

G 

943 

실험체에 사용된 각 두께별 칠판(8840이과 철근(8D40) 

의 인징 시험결과는 표 l과 같다 

콘크리트 배합비는 표 2와 같으며， 실험체 제작 시 공시체 

들 제작하여 동일한 환경소건에서 양생 (26일) 후 시험하였 

다 콘크리트 강도는 242.5 kgνcII]2로 설계 강도와 거의 동 

일하다 

3 실험 걸과 및 분석 

3.1 실험결과 

표 3은 항복하중과 최대하증 및 변위이다 헝발F중의 산 

정방법은 그럼 3과 같이 초시강성 구비l와 최대햄 시 변위 

블 연결뼈 만나는 변위률 향복번위로 하였고， 이 때의 내력 

을 항복응탕으로 하였다. 

며ad (P) 
K=Py / lly 

PU 

py 

ðy ðu 

그림 3 항복내력 산정방법 

난순시시 T형 합성면의 휠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표 3 실험결과 

항복õ}중 최대하중 합성융 
실험처1명 1I 

Py (tfl 6,, (mm) P ,, (tf) J.,, (mm) (%) 

TSC12C R20S2D--l 46.71 16.2 57.59 39.8 49.3 

TSC12C-R20S2D--2 48.73 16.6 57.59 34 .'1 .19:3 

TSC06C R20S20 34.23 18.7 42.69 59.6 68.2 

TSCI8C-R20S20 51.55 13 .4 59.60 18.2 47 .4 

TSC12CROOS20 29.39 10.9 32.62 12.8 17.0 

TSCI2C-R20S00 37.85 13.3 11.30 17.6 4!l3 

TSC12C-B40S20 38.26 13.8 16.71 29 .4 

TSCI2P-R20S20 15.9 [Y1 77 37.2 49.3 

H행강 합성보 41.08 18.2 .17.92 • 42.2 • 100.0 

RC T형봐 24.97 19.3 28.99 • 48.2 • 100.0 

수 ]) TSC 12 C • K20 0:3 20 

L판부쉬 1 코넥녀간걱 
상부L 쉬어 코넥터 종류 빚 간격 

R 스터드 R 전산북트 

우11 브(약 등F유 틀레이트 정 접 벙법 

C 연속용접 P 단속용캡 

하부 푸러]이듀 두께 (mm) 

H형강 합성보와 칠끈콘크리트 보논 최대내력에 도달하기 

전 설힘여건상 좋료되어 최대내력과 변위는 표 3의 실험결과 

른상회한다. 

TSC 봐 실힘체늠 하부 플레이트의 두께와 상부 쉬어 코빅 

터의 종류 빚 간격에 따라 내력 차이가 크게 나타나， 하부 인 

장플레이트와 쉬어 코넥터가 내력과 변형능력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보 판만된다 

3.2 하중)번위 콕선 

3.2.1 인장(보 하부) 플레이트의 두께 
그립 4는 하부 플레이트의 두께에 따른 각 섣험제의 승F중 

변위 콕선이다 하부 품레이트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내력 및 

강성이 크나， 변형능럭은 현격히 김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 

것은 상부 쉬어 콰넥터의 내력부족(부분 합성거동)으로 최대 

내력에 도달하지 옷하고 최에 수평 잔단피괴가 일어나 내려 

이 지하되었기 때문이다. 각 실험채의 합성율은 표 4외 같다 

하부 흘러1이트의 누께가 12mm'il 기준형 실험체는 최대내 
력에 도달 후 상부 쉬어 코넥터의 파괴와 함께 내력이 저하되 

었고， 두께가 6mm91 실험체는 최대내력 후 지속적인 연성거 

동을 보이다 상부 쉬어 코넥터 파괴로 내력이 저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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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쉬어 코넥터의 배치방법 

그림 5는 쉬어 코넥터의 배치 형식에 의힌 실험체의 하중」 

변위 곡선이다 하부 인장 플레이트에 쉬어 코넥터(Dl9@ 

200)를 설치한 실험체 (TSC12C-ROOS20)늠 항복 후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와 보익 경계에서 수평전단 파괴로 내력자하 

가일어났다 

상부의 쉬어 펴넥다(HDlO@200용접접합) 대선 보 웨브 

상단에 전산볼트( (0; 400)를 사용한 설험체(1'8C J 2C-1340 

820)는 상부 쉬어 코넥터가 없는 실험체 보다 약간의 내력은 

상승하나 수펑전두에 저항하지는 못한 것으혹 판단된다 

히부에 쉬이 런넥터가 없는 실험체(1'SC12C-R20S0이는 

가랜뿜 44.30 L[부터 강성이 급격히 저하하였다 

최대내력도 기준형의 80%정도 이다 이는 보 13}부의 콘크 

리트 휩 규열이 분산되지 못하고 집증되어 조71에 파단된 것으 

로판단펀다 

3.2.3 하부 플레이트의 용접 방법 

그림 6은 하부 인장 폴레이트와 웨브 플레이트의 용접형식 

에 따른 실험체의 하중」변위 곡선이다 하부 인장 플레이트와 

웨브룹 전 길이에 걸쳐 용접한 설현체(1'8C 12C- f-{20S20)와 

단속 용접한 실험처1]( 1'8C12P-R20820. 100@100)로 구분 

하여 제작하였다 

초기강성과 내역 빛 변형능력 등은 큐 차이가 없으나， 최대 

하중 이후 일정한 변행을 유지하다 급격한 하중저감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라한 현상이 단속용접으로 인한 결파는 아 

닌 것으ii'.판단된다 

3.2 .4 TSC 보와 기존형 보의 Jl].lJL 

그림 7은 기존 철난본크리트 보 및 합성보와 T8C 보의 하 
중」변위 곡선음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철근콘크리트 보는 초기강성이 다른 실험체에 비해 R깨 떨 

어졌으나， 균열이 진행되면서 급격한 내력의 저하 없이 지속적 

인 연성거동을하였다， 

기준형 실혐제 (TSC12C-R20S20)와 통일한 내럭으로 섣 

게힌 H형강 합성보는 가력 초기 소리와 함께 일부 슬힘현상 

이 발생하였다. 또한 내력은 T딩C 보에 비해 다소 서하되나 

상부 쉬어 코넥터의 파괴 후에도 상부 플랜지의 압축저항 지 

동에 의해 급격한 b}증자하 없이 안정적인 거농을 하였다. 

T8C 보는 통일내력의 H형강 합성보와 비교하여 초기강성 

과 내력이 크다 이는 폐쇄단변에 콘크리트가 채워겨 콘크리 

트가 일부 인상내력에 저항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랴나 상부 쉬어 코넥터 피단 후 합성거동을 하지 못해 

내력저하가三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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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어 코넥터의 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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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SC 보와 기존형 보 



3.3 파괴성상 

각 실험체의 피괴 OJ--상은 다음과 같다 

3.3.1 TSC12C-R20S20 (기준형 설험체) 

최대 i댄에 도달한 후 상부의 쉬어 코넥터가 점차적으로 

파단 되변서 상부 플페이트와 웨브의 국부좌굴이 발생하였다 

콘크리트 부분의 균열은 수평전단에 의해 발생된 균열 및 보 

의 하딘에서부터 진전된 휘 균열이 슬래브 측면으로 진행되면 

서 최종파괴에 이르렀다(그림 8, 그핍 9) 

3.3.2 TSC12P-H.20S20 

하부 인장 플레이트와 위1브 풍레이트의 이음매를 단속용접 

(100@ 1Q0)한 실험체는 기준형 싣험체외 거의 통일한 가동 

을 하였고. 1I}괴 시에도 용접부위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기준형 설험세와 동일하게 싱부 쉬어 코넥터의 파만 이후 

편리탐 슬래브 부분과 보 부분에 작용하는 수평전만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었다. 

3.3.3 TSC06C-R20S20 

싱， 하부 쉬어 코넥터를 기준형파 통일하게 설치하고 인장 

폴리에트의 두께블 6mrn로 제작한 실험제이다 

기준형 실험체와 비교히여 초기강성은 저하되나 등냥이 증 

가E써도 완전합성3로 싱 • 히부 쉬어 코넥터의 파단 또는 웨 

브의 국부좌굴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전 만띤이 소성내벽 

음 발휘할 때까지 충분힌 변형 능력을 발휘히였다 

3.3 .4 TSC18C-R20S20 

싱， 하부 쉬어 코넥터를 기준형과 동일하게 설치하고 인정 

풀레이트의 두께틀 18rnm보 제삭한 심험제이다 

기준형 실험체와 비교a얘 춘기강생이 상당히 크고， 최대 

내력도 높으니， 인정 픈레이트 하단이 항복 변형도에 도탈한 

후 상부 쉬어 코넥터가 파단 되어 충분한 소성 변형능력을 발 

휘하지 못하고 파괴되었다 

3.3.5 TSC12C-ROOS20 
상부에 쉬어 코넥터틀 설치히지 않유 실험체이다. 기준형 

실험세와 비슷한 강성으로 거 동하나， 상부 런크리 E 슬래브와 

철골 부분의 슬립현상이 시직되면서 최대 강댐에 도달 후 철 

골의 상부 플랜지 및 웨브가 횡 좌꿀때 펀크리트 부분과 분 

리꾀면서 최종 피괴에 도달하였다 

단순지지 T혈 합성면의 휩거돔에 관한 실험적 연구 

그림 8 실험체 섣치상황 

그림 9 기준형 실험체CTSC12C -R20S20) 의 파괴양상 

3.3.6 TSC12C-B40S20 

상부 쉬어 코넥터 대신 전산불트블 사용한 실험체이다 초 

기강성은 기준행 실험체와 농일하게 유지 하면서 TSC12C 

-ROOS20 실험체 보다 다소 큰 수평잔단에 내한 구속력을 

갖고 최대내력이 약 30%정도 상승하여 잔산불트가 일부 쉬 

어 코넥터 역함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총파괴는 상부 플랜지 및 웨브의 국부좌굴과 함 

께 수평전단에 의해 파괴되었다 

3.3.7 TSC12C-I{20S00 

하부에 쉬어 코넥터를 설치하지 않은 실햄체이다 콘크리 

트 하부에 균열이 발생 시 쉬어 코넥터가 없으므묘 인해 란열 

이 집숭 되는 것으록 추정된디 

이 때 집웅된 균열이 슬래브 상부로 진전되어 상부 쉬이 

코넥더에 응력을 칩웅시키는 효고넓 일으켜 상부 쉬어 코넥터 

의 파단 맞 수팽 전단파괴로 파단하였다 

4. 분석 및 고찰 

4.1 실험결과분석 

표 4는 각 실험체의 실험결과 분석이다 초기강성파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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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변형능력， 에너지 소산율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항복61-'중 까지 초기강성은 TSC 보의 경우 하부 플레이트 

의 두께에 따라약두배 이상의 큰차이들보이나， 쉬어 코넥 

터와 하부 스터드 등의 영홍t은 작다. 또한 TSC 보는 H형강 

합성보， 철근콘크리트 보 보다 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하중에 대힌 항복하중의 비로 평가한 내력 비는 하부 

플레이트 두께와 쉬어 코넥터 등의 영향과 큰 차이가 없디 

변형능력은 최대하중 시 변위에 대한 실험에 의한 항복하 

중 시 변위의 비로 하였다 이 때 하부 툴레이타 18mm인 

실험제와 하낚 즈터므가 없거나 상부 쉬어 코넥터가 없는 경 

우 항복 후 바로 파만 되어 상당히 낮은 변헝능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 외의 싣험체는 큰 치이가 없고， 하부 플레이도 

가 6mm인 싶험체의 변형능력이 상당히 높다 이것은 합성보 

의 협성융과 관계되는 것a로 판단된다 

에너지는 최대하증 시 변위에 대한 하중」변위 곡선의 전 

면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때 에너지는 변형능력과 통일한 경 

향을 보여 하부 플레이닫F 누꺼운 설힘체와 하부 스터드 또 

는 상부 쉬어 코넥터가 없는 경우 상대석으보 낮다 

에너지 소산율은 전체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소산지표에 

대한 비이다. 에너지 소산율유 소성변형배융 등으로 정의꾀시 

도한다 

그럼 10 은 각 실험체의 에너지와 내역 비이다 전체적으로 

내력비가 놈을수록 에너지도 증가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행복 후 최대히중까지의 비가 클수록 변형능력이 증가하 

여 에너지의 증가륜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11 는 에너지 소산율과 변형능력비이다. 변행능력이 증 

표 4 실험겉과분석 

실헌처1명 K Pμ/Py 

TSC 12C R20S20-1 2.88 1.23 

TSC12C 1î20S20-2 2.94 1.18 

TSC06C-R20S20 1.83 1.25 

TSC18C-R20S20 :=l .8~ 116 

TSC12C-R00820 2.70 111 

TSC12C-R20S00 2.85 117 

TSC12C-B40S20 2.77 1.22 

TSC12P R20S20 2.83 1.21 

H형깅 합성받 2.25 i 1.1 7 • 

RC T형보 1.29 

주)K 초시강성 ( tl!mm) 
ED 에너지익힘 (tf. rrm) 

p 에너지 소산율 

r;;y~ O.5rν by 

1.16 • 

dψ/0 ， En 

2.46 2034.9 

2.08 1875.8 

3.19 2532.3 

1.:36 882.2 

1.18 307.8 

1.33 606.6 

2.13 1203.0 

2.33 1814.0 

2.31 • 1857.9 

2.~0 ↑ 1255.5 

K~ r/b y 

D二 ~/Ey 

D 

5.38 

4.65 

7.92 

2.55 

1.93 

2.42 

4.55 

5.05 

4.96 

').21 

가합수록 에너지 소산율도 비례적으로 증까하며 정비례의 관 

계를 보이고 있다 

4.2 합성율의 영향 

TSC 보 변형능력은 인장력을 받는 강재의 단면적， 콘크리 

트의 마찰， 싱부 플레이트와 쉬어 코넥터 관계 등의 영향을 

복협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띈다. 그야나 변형능력에 가 

장 큰 영향을 111치는 것은 합성율이 Di료 합성율과 변형능역의 

관계에 대해 팽가하였다 

TSC 보의 압성율은 바닥 슬래브와 첼골 보의 합성작용으 

로 발생되는 전단력을 쉬어 코넥터기 분담하는 것으로 설계하 

였다 

표 6 합성율과 변형능력의 분산분석결과 

변동요인 제곱합 세곱평냥 F 비 P 값 

처리 6026.2 6026.2 440 0.000 

작치 1368.2 136.8 

거1 7.394 .4 

1.3 
P니 IPy 

1.2 1 • • • • 
• • • * 

1.1 I • 
에너시 

10 
0 1000 2000 3000 

그림 10 각 실험체의 에너지와 내럭비 

4.0 
6u/lìy 

l 
3.0 

". 
2.0 • 

.111 
1.0 

에너지소산율 

0.0 
0.0 2.0 4.0 6.0 8.0 

그림 11 각 실험체의 에너지 소산율과 변형능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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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브에 전산 볼트를 사용한 실험체와 하부 스터도가 없는 

심험제의 경우 합성효과가 병확히지 않으브로 제외했다 

그럼 10은 표 4의 실힘결과에샤 나타난 TSC 보 εF부 인 

장 플레이트 누께 변화에 따른 변형능력의 영향이고， 그램 

13은 합성율과 에너지의 관계이디 그램 12과 동일하게 합성 

윷이 증가할수록 에너지도 증까하여 TSC 보의 변형능력은 

합생율과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는 합생율과 변형능력이l 대한 유의확률 5%의 원분 

석결과이다 표에서 잔.'{}는 심험에서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니 

타내는 오차틀 의미하며 ， F 비는 진자의 재곱 평균에 대한 

처리의 제곱 평균 비이다 F 값이 커질수록 처리효과가 유의 

하다는 증거이고， P 값은 유의확률이다 분산분석결과 유익 

확률이 0 으로 나타나 합성율과 변형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 

함을알수았다 

4.3 중립축의 변화 

단변의 소성화 과정 핏 중립축의 위치들 확인하기 위해 그 

림 14와 같이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4 

3 

2 

1 

(>

@~1@)

mM 
m 
E 

• 

합성을(%) 
o 

o 40 60 80 100 20 

그림 12 합성율과 변형능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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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합성률과 에너지 

단순지지 T형 합성모의 휩거동에 관한 설험적 연구 

4.3.1 연장 플레이트의 두께에 의한 변화 
그링 15은 인장 플레이트 두께에 따른 헝복 및 최대내력 

사의 변형율분포이다 

해 인장플레이트기 6 ， 12mm인 실험체는 헝복승F는 순간 

연장 폴레이타 거의 항복변형률에 도달하였으나， 두께가 

18mm인 경우 상부 쉬어 코넥터의 불완전 합성으보 항복변 

형률에 도달하지 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내력 시 변형률은 합성율이 높은 실험체 (TSC06C 

R20S20)의 경우 전단면이 소성화 되면서 하부 인장 풀리l이 

트의 변형도가 크게 나타났으나， 합성율이 낮은 실험제는 변 

형륜이 상내적으보 처하되었다 

싫三 

~C11 

-‘ζ당0 -‘, ./C7 

그림 14 변형률 계이지 부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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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른 -03 -+-TSC-06 

1.5E-03 

z 。드-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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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TSζ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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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O。

C7 ζ1 。

5.0E-04 

위 치 
-1.0E-03 

(a) 항복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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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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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C ’-18 

ζ·\i\\ 
O.OE+OO | 

C7 C1 。 C11 

치 
-5.0틀-03 

(bl 초[대내력 

그림 15 인장 플레이트의 두께에 따른 변형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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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SC18C-R20S20 실험체 

그림 15 하중 증감에 의한 변형룰의 변화 

최대내택 시 중립축 위치늠 하부 플레이트의 두께가 증기 

할수독 상부 풀랜지에서 웨브로 이통되고 있다 그러므로 협 

성효과가 저하꾀면서 TSC06C-R20S20 실험체는 콘크리트 

부분이 TSC18C-R20S20 실험체는 철골의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판단된다 

4.3.2 내력에 의한 변형률의 변화 
」림 16는 히부 인장 플페이트의 두께가 6 .12 " 18mm인 

실험체의 "Ò]중 증김 에 의한 변형률 변호뚫 스트레인 게이지의 

위치별로 나타낸 것이다 승F부 인장 플레이트의 두께가 

18mm인 실험체 (TSC18C-R20S20)의 경우 종측의 변형도 

는 타 실험체에 비해 변형량이 상당히 낮어 단위 표기를 변경 

하였다 

그림 15과 동일하게 하부 플레이트의 투께가 증가할수독 

최대내력 시 변형능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중 

립축위치도 상부 론크리트에서 웨브로 위치가 변경되고 있다. 

또한 하부 플레이 트의 변형능력이 싱부 콘크리트 보다 원등히 

큰 변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항복 전 후 그 경향이 

벙획해지고 있다 

각 실험체의 변형률 변화는 하부 플레이트 판 두께와 상부 

쉬어 코넥터의 합성율에 의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 

보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부 쉬어 코넥터의 합성율이 높은 경 

우 TSC 보의 변형능력과 함께 ι트레인 게이지의 변형율이 

증가등F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TSC 보의 합성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다읍과 

같은결론을얻었다 

(1) 외부른 강판으로 툴러싸고 내부에 콘크펴트플 타설한 

형태의 TSC 보는 외부의 강핀이 내구재문 이용되어 

기존의 협성보와 같이 =f조재로 직용이 가능하다 

(2) 변형능력과 에너지 소t넓은 하부 인장 플레이트의 두 

께 증가에 따라 크게 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변헝능력의 저하는 복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나 상 

부 쉬어 보넥터에 의한 합성융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 

로판단된다 

(3) 하부 쉬어 코넥터가 없는 실험체의 경우 최대내력에 

도달하기 전 협이 저하되며 고다}되었다 그라나 하 

부에 쉬어 코넥터가 있는 실험체는 상대적으딛 내력 

과 변형능력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 

부 쉬어 코넥터기 보 하부의 란열 발생 이후 응랙 및 

균열 집중을 완화시키는 쉬어커 역합을 ""!-는 것으로 

판딘된다 

본 연구는 외부에 깅판으로 둡러싼 TSC 보의 적용성에 대 

한 초기 평가이다 싶험 견과 변형능력 확보방안 검툰와 하부 

스터드의 간격과 배치에 따른 공학적 규명 능이 펼요EL을 획 

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일부 추가 실험을 진행하며 계속 

연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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