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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대지진 이외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또한 지진 안전지대

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이 발생하며 국내외에 지진 및 내진설계 뿐만 아니

라 내진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강재슬릿댐퍼는 일정한 간격과 동일한 폭의 

스트럿으로 구성되었지만, 스트럿폭이 다른 구성인 강재슬

릿댐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 프로

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여 재료손상 및 반복경화모델을 

적용한 변폭강재슬릿댐퍼 해석결과의 파단형태와 내진성

능을 확인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실험체 형상과 실험파단 양상은 그림 1과 같다. 전체 

폭 480mm, 전체 높이 475mm이고 스트럿폭과 높이는 각

각 240mm, 233mm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료모델은 재료손

상 및 반복경화 모델을 적용하였다. 해석모델의 요소는 8

개의 절점을 가진 저감적분요소인 3차원 육면체 Solid요소

(C3D8R)을 적용하였고 메쉬(Mesh)는 스트럿의 필릿부분을 

나눠 일정한 크기를 가지게 하며 5mm 크기로 분할하였다. 

지진하중을 모사하기 위하여 강재슬릿댐퍼 상부의 가력

면의 중심에 임의의 절점을 생성하여 윗면과 절점을 Tie 

조건으로 구속해 X축으로 일정진폭 반복가력을 하였다.

   

그림 1. CSD-W4 실험체 상세 및 파단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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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를 토대로 변폭슬릿댐퍼에 대한 해석결과를 그

림 2와 3에 나타냈다. 실험결과, 해석모델의 최대강도는 

240.45kN 이었으며 실험체의 최대강도는 정가력 239.43kN, 

부가력 –241.12kN으로 나타났다. 최대내력측면에서 해석모

델은 실험내력에 근접한 예측을 나타냈다. 

그림 2는 CSD-W4 실험체의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최

대내력 80% 이후까지의 하중-변위 이력곡선으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실험 및 해석 모두 반복가력 싸이클수가 

증가함에 따라 폭이 큰 내측 스트럿 상하 끝단부터 파단

이 일어났으며, 변형이 생긴 시점부터 내력이 저하되었다.

그림 3은 해석모델의 최대내력시점과 최대내력이후 

80%내력시점에서의 응력분포와 변형형상을 나타낸다. 이

를 통하여 위치에 상관없이 큰 폭을 가진 스트럿부터 하

중 및 저항분담이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석결과

로부터 스트럿의 파단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연구에서

는 해석모델의 스트럿 변형도를 확인하고 실제 실험결과

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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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 및 해석결과의 하중-변위 이력곡선 비교

 

          (a) 최대내력시점      (b) 최대내력이후 80%내력시점

   그림 3. 최대내력 시점에서의 응력분포 및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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