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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현파 주름웨브를 갖는 보(이하 파형웨브 보)는 플랜

지를 휨모멘트, 파형웨브를 전단력만 담당하도록 설계

를 단순화할 수 있고, 파형웨브의 기하학적 형상으로 인

해 수직보강재 없이 대형단면을 구성하기 쉬워 공업화

박판강구조물(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일
명 PEB 구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PEB 골조의 이음은 마찰접합보다는 현장시

공이 단순한 단부강판 접합을 사용하며, 국외에서는 파

형웨브를 적용한 PEB 골조뿐 아니라 파형웨브 보와 일

반 압연형강 기둥 또는 보의 접합에 대해서도 단부강판 

접합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1],[2]. 이에 웨브 주름판재로 

구성된 공업화박판강구조 설계지침[3]에서는 파형웨브 

보를 적용한 PEB 골조의 접합 및 파형웨브 보와 타(他) 
부재를 접합 또는 병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단부강판 

접합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파형웨브 

보에 타 부재를 접합할 경우 파형웨브 굴곡형상으로 인

해 파형웨브에서 접합부를 구성하기가 다소 불편한 문

제가 있다.
국내에서는 파형웨브 강판 간의 볼트접합 성능 검증

이 이루어졌으나[4]-[6], 보의 전단연결과 관련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국내 철골조는 전단탭을 이용하여 전단

접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선행연구[7]를 통

하여 파형웨브로 구성된 큰보와 작은보의 전단접합상

세를 제안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볼트 전단이

음 상세는 기존 상세보다 제작 및 시공의 편의를 향상시

키면서도 단순보 전단접합성능이 충분히 발휘됨을 실

험적, 해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상세에 대하여 

설계법을 상세히 제안하고 설계예제를 작성하였다. 이
후 설계예제에 대한 부분골조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여 제안한 설계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Note.-Discussion open until February 29, 2024. This manuscript 
for this paper was submitted for review and possible publication 
on May 17, 2023; revised on May 25, 2023; approved on May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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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형웨브 보 전단접합 설계법 제안

Fig. 1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보강플레이트와 전단탭

으로 구성된 파형웨브 보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안상세

는 보강플레이트를 적용을 통해 볼트접합부를 파형웨

브의 굴곡과 무관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hear tab

Reinforcing plate

Fig. 1. Configuration of corrugated web beam 
with reinforcing plate and shear tab

일반적인 큰보와 작은보를 단순 전단접합한 경우, 국
내외 많은 설계예제집에서 볼트접합부와 용접접합부의 

다양한 한계상태를 상세히 검토하고 있으나, 편심하중

을 받는 큰보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한 비틀림에 대해 큰

보가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단히 언급만 하고 

있다[8]-[10]. Singapore Structural Steel Society [11]는 Fig. 2
와 같이 웨브 한 면에만 볼트 전단접합하게 될 때 큰보

의 편심하중이 작용하여 비틀림과 좌굴이 유발할 수 있

음에 주의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 경우도 비틀림이나 웨

브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합부 반대편에도 플

레이트를 보강할 것을 권고하는 정도이다.

Fig. 2. Girder web buckling shape in one-side 
shear connection under large shear force[11]

파형웨브 보는 파형웨브의 특성상 얇은 두께를 적용

하더라도 면외방향의 비틀림강성이 평웨브 보의 그것보

다 높다. 그러나 동일한 부분높이를 갖는 보강플레이트

와 전단탭의 조합을 적용하는 경우 전단탭 단부의 지압

력이 큰보 파형웨브의 골에 직접적으로 가해져 파형웨

브 골에 국부변형이 발생하고 비틀림이 유발되는 것을 

선행연구의 실험과 해석을 통해 관측하였다. 따라서 파

형웨브 보는 큰 편심하중에 대한 비틀림 저항 검토가 요

구되며, 제안 상세에 제한을 두어 보수적으로 설계할 필

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연구[7]의 실험결과와 유한요소해

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에서 보강플

레이트를 갖는 파형웨브 보의 전단접합 설계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큰보의 파형웨브 춤이 750 mm 이하인 경우에는 전높

이 또는 부분높이를 갖는 보강플레이트와 전단탭의 조

합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고하중을 받는 테두리 보와 같

이 비틀림이 크게 유발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보강

플레이트와 전단탭을 가급적 전높이로 제작하여야 한다.
큰보의 파형웨브 춤이 1,000 mm 이상인 대단면일 경

우 작은보는 웨브 높이 500 mm 이하를 적용하며, 작은

보의 하중은 항복모멘트의 50 % 이하로 제한한다.
큰보 양측에 작은보가 위치하여 양방향의 편심 모멘

트를 받는 경우와 같이 비틀림이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

면 큰보의 제작성을 고려하여 부분높이를 갖는 보강플

레이트와 전단탭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단, 동일한 부

분높이를 갖는 보강플레이트와 전단탭의 조합은 강성저

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강플레이트의 보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접합상세로 적절하지 않다. 
부분높이 보강플레이트는 작은보 춤의 1.5배 이상의 높

이를 확보하고, 부분높이 전단탭은 작은보 춤 이하로 적

용해 파형웨브의 국부적 변형을 제어한다. 국내의 제작

가능한 파형웨브의 최대 춤은 1,500 mm로, 여기에 연

결되는 작은보의 춤이 약 300 mm - 500 mm일 것임을 

감안하면 전술한 제한조건은 충분한 보강효과를 보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
큰보에 비틀림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나 부분높이

의 전단탭을 사용하는 경우, 큰보 파형웨브의 국부적인 

변형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보강플레이트의 비틀림 

저항을 식 (1)을 통해 검토한다.

𝐼𝑤 + 𝐼𝑝𝑙𝑎3 2⁄ × min(𝐹𝑦,𝑤, 𝐹𝑦,𝑝𝑙) ≥ 𝑅 × 𝑒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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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𝑤와 Ipl은 각각 큰보 파형웨브와 보강플레이트

의 유효 단면2차모멘트, a3는 큰보 파형웨브의 정현파

고, Fy,𝑤와 Fy,pl은 각각 큰보 파형웨브와 보강플레이트

의 공칭항복강도이다.
아래의 경우에 따라 식 (1)의 유효 단면2차모멘트 I𝑤

와 Ipl를 각각 산정한다.
큰보의 양쪽 면에 전높이 보강플레이트를 적용한 경

우에는 약산식으로 유효 단면2차모멘트 I𝑤와 Ipl의 값을 

산정한다(식 (2) 참고). 이때 큰보 파형웨브의 유효폭은 

정현파 반파장 𝑤의 3배이다(Fig. 3 참조). 
작은보 춤의 1.5배 이상 높이를 갖는 부분높이 보강플

레이트와 작은보 춤 이하의 부분높이 전단탭을 적용한 

경우, I𝑤는 식 (2a)와 동일하며 Ipl은 식 (2b)의 절반을 적

용한다.

𝐼𝑤 = 3𝑤 × 𝑡𝑤 × 𝑎328  (2a)

𝐼𝑝𝑙 = 𝑤 × 𝑡𝑝𝑙 × (𝑎3 + 𝑡𝑝𝑙)2 (2b)

여기서, 𝑤는 큰보 파형웨브의 반파장 너비, t𝑤와 tpl은 각

각 큰보 파형웨브와 보강플레이트의 두께이다.

Re

Partial-height shear tab
Double-sided full-height
Reinforcing plates

Effective
width 

Fig. 3. Definition of effective width of corrugate web 
when joining partial-height shear tab and 
double-sided full-height reinforcing plates

다음은 작은보의 단부플레이트에 요구되는 두께를 결

정하는 과정이다. Fig. 4와 같이 작은보의 단부플레이트

를 단순보로 가정하고, 전단탭에 작용하는 편심 모멘트

를 선형분포로 치환하여 단순보에 재하한다. 식 (3a)의 

분포하중에 의한 최대 모멘트와 식 (3b)의 단부플레이

트의 소성강도를 동일하게 두어 식 (3c)와 같이 단부플

레이트의 두께를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파형웨브는 골

의 직각방향으로 축강성이 크지 않고, 단부플레이트와 

맞닿는 파형웨브 골의 위치가 각 부재마다 다르므로 파

형웨브의 기여는 계산과정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볼트접합부의 일반적인 다양한 한계상태(지
압강도, 볼트전단파단, 블록전단파단 등)와 용접부에 대

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그 설계는 KDS 14 31 25[12]

를 따른다.

e R

M = Re

Fig. 4. Assumed linearly distributed load acting 
on a beam end plate

𝑀max = 𝑅 × 𝑒ℎ𝑤 √14 − ℎ𝑡6ℎ𝑤 (ℎ𝑤 − 23 ℎ𝑡) (3a)

𝑀𝑝 = 𝑍 × 𝐹𝑦 = 𝐵𝑡𝑟𝑒𝑞2
4 × 𝐹𝑦 (3b)

𝑡𝑟𝑒𝑞 = √4𝑅 × 𝑒𝐵 × 𝐹𝑦 × (12 − ℎ𝑡 ℎ𝑤⁄3 ) (3c)

여기서 R은 볼트군에 작용하는 전단력, e는 볼트군 도

심과 큰보 중심라인까지의 거리, h𝑤는 단부플레이트의 

높이, ht는 전단탭의 너비, B는 작은보의 너비, Fy는 단

부플레이트의 공칭항복강도이다.

3. 설계예제

Fig. 5는 실제 PEB 구조물의 설계사례를 보여준다. 이 

예제에서는 춤 1,500 mm의 대형 파형웨브를 갖는 PEB 
골조의 면외방향 볼트 전단접합부에 대해 앞에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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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계법에 따라 검토하였다. 예제의 목적상 접합부 설

계법의 과정을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중조건, 해
석결과, 기둥 및 가새 등의 부재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11.7 m

Corrugated web height = 1,500 mm

B-200×200×4.5

H-500×200×10×16

Mmax = 272.4 kN·m

FEM analysis

Fig. 5. Design example of PEB system and maximum 
bending moment acting on small beam

3.1 설계예제 제원

PEB 서까래(이하 큰보)에 적용된 파형웨브 보의 크기

는 1,528×300×3×14이며, 플랜지는 SM355, 파형웨브는 

SS275이다. PEB 건물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부풍압을 

제어하기 위하여 골조 양단의 갖도리와 중도리(이하 작

은보)에 길이 12 m의 SS275강 H-500×200×10×16를 적

용하였다. 이 중도리의 공칭항복모멘트인 My의 크기는 

525.8 kN·m이다. 내부 스팬에는 B-200×200×4.5의 스트

럿을 적용했다. 여러 하중조합 조건 검토를 통해 찾은 작

은보에 작용하는 가장 큰 휨모멘트 크기는 272.4 kN·m
로 공칭항복강도의 50 % 수준이다. 

이 설계예제에서 큰보에 적용되는 파형웨브 두께를 

두 가지로 검토하였다. Case 1은 파형웨브 두께를 3 mm
로 적용한 경우로서, 이때의 정현파고 a3는 43 mm이다. 
Case 2는 파형웨브의 생산규격 두께 중 가장 얇은 2 mm
가 가장 큰 웨브 춤인 1,500 mm에 적용된 경우로, 주로 

PEB 구조물에 적용되는 제원이며 국내에서 제작 가능

한 파형웨브 중 가장 세장한 경우이다. 두께 2 mm인 파

형강판의 파고는 40 mm이다. 두 경우 모두 파형웨브의 

한 파장의 길이(즉, 2𝑤)는 155 mm로 동일하다.
Fig. 6는 설계예제 접합부의 상세도이다. 큰보의 부분

높이 보강플레이트는 작은보 춤의 1.5배인 750 mm이

며, 너비는 200 mm, 두께는 14 mm를 적용하였다. 큰보

의 전단탭은 높이 440 mm, 두께 9 mm를 갖는다. 너비

는 Case 1에 대해 119.5 mm, Case 2에 대해 121 mm이

다. 두께 14 mm인 작은보 단부보강플레이트의 너비는 

보의 너비와 동일한 200 mm이며, 높이는 작은보 상/하 

플랜지 간 중심거리인 484 mm이다. 작은보의 전단탭

은 높이 380 mm, 너비 90 mm, 두께 9 mm이다. 각 플레

이트의 소재는 모두 SS275강이다. 볼트는 1열의 F10T- 
M20의 3@120 mm를 적용하였다. 용접재의 강도 Fu𝑤는 

420 MPa이며, 모살용접의 크기는 파형웨브에 접합되는 

플레이트에 2 mm, 그 외의 경우에는 5 mm 또는 6 mm
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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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tail of the joint of the H-beam
Fig. 6. Detail of the shear joint in the design 

example of PEB frame

3.2 접합부의 요구강도 산정

이 설계예제는 파형웨브 춤이 1,000 mm 이상이고, 작
은보 춤은 500 mm, 부분높이 웨브보강플레이트의 높

이는 750 mm(작은보 춤의 1.5배)인 경우이다. 따라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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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보에 작용하는 최대휨모멘트강도 262.4 kN·m(즉, 작
은보의 공칭항복모멘트강도 My = 525.8 kN·m의 50 %) 
이상을 전단접합부가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접합

부의 전단하중 Ru는 식 (4)와 같다.

𝑅𝑢 = 𝑤𝑢𝐿2 = 8(0.5𝑀𝑦)𝐿2 × 𝐿2 = 87.6 kN (4)

3.2.1 볼트 강도 검토

F10T-M20 볼트 1개의 전단파단강도 검토는 식 (5)와 

같이 나사부가 전단면에 포함되는 경우로 하였다. 편심

하중을 받는 경우이므로 탄성해석으로 볼트에 작용하

는 최대 힘을 식 (6)과 같이 검토하였다. 식 (5)의 전단

파단강도보다 최대 작용 힘(식 (6d))이 작으므로 F10T- 
M20 볼트의 3개 배열은 적절하다.

𝜙𝑅𝑛,1 = 𝜙(𝐹𝑢𝑏𝐴𝑏𝑛𝑠) = 94.2 kN (5)

𝑀𝑢 = 𝑅𝑢 × 𝑒 =9,636 kN·mm (6a)

𝑟𝑚𝑥 = 𝑀𝑢120 mm = 80.3 kN (6b)

𝑟𝑚𝑦 = 𝑅𝑢3 = 29.2 kN (6c)

𝑅max = √𝑟𝑚𝑥2 + 𝑟𝑚𝑦2 = 85.5 kN (6d)

3.2.2 작은보의 접합부 강도 검토

작은보의 볼트접합부 검토는 다음과 같다. 식 (7)은 전

단탭 가장 윗 열 볼트의 수평연단부에 대한 지압강도로, 
식 (6b)를 통해 구한 수평방향의 볼트 힘보다 크므로 안

전하다. 식 (8)은 수직방향 지압강도이며, 식 (9) - 식 (11)
은 각각 전단면 항복, 순단면 파단과 블록전단파단을 검

토한 것이다. 검토 결과 작용하중에 대해 각 한계상태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𝐹𝑢𝐿𝑐𝑡 = 1.2 × 275 × (40 − 11) × 9 = 175.2 kN (7a)

2.4𝐹𝑢𝑑𝑡 = 2.4 × 275 × 20 × 9 =118.8 kN (7b)

𝜙𝑅𝑛,3 = 𝜙Σ min[(1.2𝐹𝑢𝐿𝑐𝑡, 2.4𝐹𝑢𝑑𝑡)] =64.6 kN (7c)

1.2𝐹𝑢𝐿𝑐,1𝑡 = 1.2 × 275 × (70 − 11) × 9 =175.2 kN (8a)

1.2𝐹𝑢𝐿𝑐,23𝑡 = 1.2 × 275 × (120 − 22) × 9 = 291.1 kN (8b)

2.4𝐹𝑢𝑑𝑡 = 2.4 × 275 × 20 × 9 = 118.8 kN (8c)

𝜙𝑅𝑛,3 = 𝜙Σ min[(1.2𝐹𝑢𝐿𝑐,𝑖𝑡, 2.4𝐹𝑢𝑑𝑡)] =267.3 kN (8d)

𝜙𝑅𝑛,4 = 𝜙𝐹𝑦𝐴𝑔 = 0.9(275 × 3,420) = 846.5 kN (9)

𝜙𝑅𝑛,5 = 𝜙𝐹𝑢𝐴𝑒 = 0.75(410 × 2,826) = 869.0 kN (10)

𝐴𝑛𝑡 = 9(40 − 11) = 2,826 mm2 (11a)

𝐴𝑛𝑣 = 9(2 × 120 − 2.5 × 22) = 2,295 mm2 (11b)

𝐴𝑔𝑣 = 9(2 × 120 + 70) = 2,790 mm2 (11c)

𝜙𝑅𝑛,6 = 𝜙[min(0.6𝐹𝑢𝐴𝑛𝑣, 0.6𝐴𝑔𝑣) + 𝐹𝑢𝐴𝑛𝑡]
= 655.7 kN (11d)

이 설계예제의 작은보는 파형웨브 보가 아닌 일반 압

연 H형강이지만, 식 (3)에 따라 파형웨브 작은보와 동

일한 절차로 단부플레이트의 두께를 아래와 같이 검토

하였다. 그 결과, 요구되는 두께가 12.9 mm로 나타났다. 
예제에 적용된 두께는 14 mm이므로 충분히 안전하다.

𝑡𝑟𝑒𝑞 = √4𝑅 × 𝑒𝐵 × 𝐹𝑦 × (12 − ℎ𝑡 ℎ𝑤⁄3 )
= √4 × 87.6 × 110200 × 275 × (12 − 380 484⁄3 ) = 12.9 mm

(12)

용접재의 단위면적 당 설계강도는 식 (13)과 같이 계

산된다. 식 (14)와 식 (15)는 각각 작은보의 전단탭과 단

부플레이트, 단부플레이트-작은보 플랜지 간에 적용한 

모살용접의 최대 인장-전단응력 조합강도를 나타낸다. 
식 (14b)와 식 (15b)는 편심 모멘트에 의한 축방향 응력, 
식 (14c)와 식 (15c)는 전단력에 의한 전단응력이다. 두 

모살용접부에 작용하는 조합응력은 모두 설계강도보다 

작으므로 용접부는 안전하다.

𝜙𝑓𝑤 = 0.75(0.6 × 420) =189 MPa (13)

𝑎 = 0.7𝑠 = 0.7 × 6 = 4.2 mm (14a)

𝜎𝑢 = 𝑀𝑆𝑤 = 𝑅𝑢𝑒12(𝑎ℎ𝑡2 6⁄ ) = 87.6 × 502 × 4.2 × 3802 6⁄
= 137.2 MPa

(14b)

𝑣𝑢 = 𝑉𝐴𝑤 = 𝑅𝑢2𝑎ℎ𝑡 = 87.62 × 4.2 × 380
= 137.2 MPa

 (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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𝑓𝑢 = √𝜎𝑢2 + 𝑣𝑢2 = 140 MPa (14d)

𝑎 = 0.7𝑠 = 0.7 × 5 =3.5 mm (15a)

𝜎𝑢 = 𝑀𝑆𝑤 = 𝑅𝑢𝑒2𝑎(𝐵 − 2𝑠)(ℎ𝑤 2⁄ )
= 87.6 × (50 + 14)23.5(200 − 2 × 10)242 = 34.8 MPa (15b)

𝑣𝑢 = 𝑉𝐴𝑤 = 𝑅𝑢2𝑎(𝐵 − 2𝑠) = 87.67(200 − 20)
= 69.5 MPa

 (15c)

𝑓𝑢 = √𝜎𝑢2 + 𝑣𝑢2 =77.8 MPa (15d)

큰보의 접합부 검토는 생략하였다.

3.2.3 큰보와 보강플레이트의 비틀림 저항 검토

큰보 파형웨브의 유효 단면2차모멘트 I𝑤는 식 (2a)를 

적용하였고, 보강플레이트의 Ipl은 식 (2b)의 절반을 적

용하였다.

𝐼𝑤,1 = 3 × 77.5 × 3 × 432
8 = 161,209 mm4 (16a)

𝐼𝑝𝑙,1 = 77.5 × 9 × (43 + 9)2
2 =719,723 mm4 (16b)

𝐼𝑤,1 + 𝐼𝑝𝑙,1𝑎3 2⁄ × min(𝐹𝑦,𝑤, 𝐹𝑦,𝑝𝑙) = 11.27 kN·m (16c)

Case 1의 경우 식 (16)에서 볼 수 있듯, 두께 3 mm의 

파형웨브의 유효 단면2차모멘트 I𝑤,1는 두께 9 mm의 보

강플레이트 두 장의 유효 단면2차모멘트 Ipl,1의 1/5 수준

이다. Case 1은 식 (6a)의 편심모멘트에 충분히 저항 가

능하다(식 (1) 참고).

𝐼𝑤,2 = 3 × 77.5 × 2 × 402
8 = 93,000 mm4 (17a)

𝐼𝑝𝑙,2 = 77.5 × 9 × (40 + 9)2
2 = 622,800 mm4 (17b)

𝐼𝑤,2 + 𝐼𝑝𝑙,2𝑎3 2⁄ × min(𝐹𝑦,𝑤, 𝐹𝑦,𝑝𝑙) = 9.16 kN·m (17c)

Case 2는 파형웨브의 두께가 2 mm, 파고가 40 mm인 
경우이다. 식 (17)에서 보듯 두께 2 mm의 파형웨브의 

유효 단면2차모멘트 I𝑤,2는 두께 9 mm의 보강플레이트 

두 장의 유효 단면2차모멘트 Ipl,2의 1/7 수준으로, 편심

모멘트에서의 비틀림에 충분히 안전하다.
설계예제의 전단접합부는 다양한 한계상태에 모두 안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세장한 파형웨브 제원의 경

우에도 편심모멘트에 의해 발생하는 비틀림에 대하여 

본 설계예제의 두께 9 mm의 보강플레이트 정도로도 저

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 4장의 유한요

소해석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 설계예제 전단접합부의 수치해석결과

Fig. 5에서 최대 모멘트를 받는 작은보의 전단접합부

를 부분골조로 모델링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큰보와 작은보의 길이는 해당 스팬 길이의 절반(변

곡점에 해당)으로 하였다. 큰보의 양단의 경계조건은 

약축방향 및 수직방향의 병진운동에 대해 구속하였으

며, 강축방향에 대한 회전운동과 약축방향으로의 비틀

림을 구속하지 않도록 하였다. 레퍼런스 포인트를 작은

보의 끝단면의 도심에 두어 단면을 커플링시켰으며, 대
칭조건을 갖도록 경계조건을 부여하고 변위제어 방식

의 하중을 도입하였다. 
각 F10T 볼트에는 하중해석 전에 볼트 프리텐션 옵

션을 통해 설계장력을 도입하였다. 볼트 접합부의 계면

은 Contact 조건을 부여하였고,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

여 마찰계수 0.3을 적용하였다. 
해석에서 모든 강재의 재료모델은 이선형으로 가정

하여 각 재료의 공칭항복응력에 도달한 이후 항복참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큰보의 플랜지, 작은보는 C3D8R요소를 적용하였으

며, 메쉬 크기는 10 mm, 각 부재요소의 두께별 레이어

는 4겹으로 적용하였다. F10T 볼트는 C3D8R 요소이며 

메쉬 크기는 5 mm를 적용하였다. 큰보의 파형웨브와 

보강플레이트, 전단탭은 C3D20R요소를 적용하였고, 메
쉬 크기는 2 mm, 두께방향 레이어를 4개로 매우 세밀

하게 적용하여 전단탭에 의한 파형웨브 골의 국부지압

에 의한 응력분포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Case 1과 Case 2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전

단탭이 보강플레이트의 편측에 접합된 상황을 가정하

였다(Fig.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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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ing
plate

Shear tab

Fig. 7. Bolt connection located at the end of 
the reinforcing plate[2]

Fig. 8과 Fig. 9은 두 해석결과에서 작은보에 비슷한 

수준의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을 때 응력분포도를 나타

낸 것이다. 파형웨브 두께가 2 mm인 Case 2의 경우 두

께 3 mm가 적용된 Case 1보다 파형웨브에 더 큰 응력

이 작용하였다. 단, Fig. 9(b)에서 보듯 보강플레이트의 

높이를 충분히 키움으로써 편측에 위치한 부분높이 전

단탭 단부의 지압력이 파형웨브 골에 의도한 대로 분산

되어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76.2 kN·m

(a) Bending moment and stress distribution of 
the beam at load of 83 kN

(b) Stress distribution in the girder joint
Fig. 8.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of 

partial framing joint in Case 1

354.9 kN·m

(a) Bending moment and stress distribution of 
the beam at load of 73 kN

(b) Stress distribution in the girder joint
Fig. 9.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of 

partial framing joint in Case 2

Case 1의 경우, 하중 83 kN에서 작은보에 휨모멘트가 

376.2 kN·m 작용하였는데, 이는 작은보 공칭항복모멘

트 강도의 약 72 % 정도 수준이다. Case 2의 경우, 하중 

73 kN에서 작은보에 공칭항복모멘트 강도의 약 67.6 % 
수준인 354.9 kN·m의 휨모멘트가 작용하였다.

Fig. 10에는 두 경우에 대한 작은보의 하중과 처짐의 

관계도를 함께 도시하였다. 강성 및 강도 측면에서 파

형웨브 두께와 무관하게 동일한 거동을 나타냈으며, 항
복모멘트의 약 70 % 수준에서도 접합부 거동은 탄성상

태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파형웨브의 구성원리와 제안

한 보강플레이트의 접합부 작동 메커니즘을 고려한다

면 충분히 예상되었던 거동이며, 큰보에 유발된 변형이 

두 경우에 차이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3.2절의 설계예

제와 함께 2장에서 제안한 큰보 파형웨브의 비틀림 저

항검토식이 충분히 보수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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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load vs. deflection relationships 
for the beam in Case 1 and 2

두 해석결과는 춤이 1,500 mm인 대형 파형웨브 보의 

볼트 전단접합부에 대해 2장의 설계조건이었던 작은보

의 작용하중을 항복모멘트의 50 % 이하로 하고 작은보 

춤의 1.5배 이상인 보강플레이트를 사용해야 하는 제한

사항을 적용하면 충분히 탄성거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파형웨브 보의 

볼트 전단접합상세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제한조건 하

에서의 설계법을 제안하고 실제 PEB 구조 예제의 접합

부를 제안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설계예제에 대

한 부분골조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제안방법으로 안전

한 설계가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1)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플레이트와 전

단탭을 갖는 파형웨브 보의 설계 조건을 엄격하

게 제한하였다. 부분높이 보강플레이트의 적용높

이는 작은보 춤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부분높

이 전단탭은 작은보 춤 이하의 높이로 제작하여 

파형웨브 골에 발생 가능한 국부적 변형을 제어

하였다. 큰보의 파형웨브 춤이 1,000 mm 이상, 
1,500 mm 이하일 경우에는 웨브 높이 500 mm 
이하의 작은보를 적용하며, 작은보의 하중은 항

복모멘트의 50 % 이하로 제한하였다.
(2) 보강플레이트가 적용된 파형웨브 큰보의 비틀림

저항에 대한 검토식과 작은보의 단부플레이트 

두께 검토식을 제안하였다. 큰보 파형웨브의 국부

적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플레이트 설계식을 

전단탭의 높이에 따라 제시하였다.
(3) 제안식을 춤이 1,500 mm인 대형 파형웨브 보로 

조립한 PEB 골조의 전단접합부에 적용하여 설

계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 설계예제는 큰보

에 적용 가능한 파형웨브 제원 중 가장 세장한 

경우를 갖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큰보의 파형웨브 두께가 2 mm 및 3 mm인 경우

에 강도 및 강성 측면에서 거동 차이가 거의 없

음을 유한요소해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제

안식을 통해 산정한 전높이 보강플레이트를 파

형웨브 양면에 적용할 경우, 제한조건 하에서 전

단접합부가 충분히 탄성상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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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논문에서는 보강플레이트를 활용한 정현파형 주름웨브 보(파형웨브 보)의 볼트 전단접합부의 설계법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의 실험 및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어 안전한 접합설계를 도모하였다. 실제 PEB 골조 설계예제에 제안방법

을 적용하여 전단접합부를 설계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설계예제를 부분골조로 모델링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제안방

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해석결과는 제안방법으로 설계한 보강플레이트를 갖는 파형웨브 보의 전단접합부가 충분히 탄성거동함

을 보여주었다.

핵심용어 : 파형웨브 보, 볼트접합, 전단접합, PEB, 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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