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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에서 무도상교량은 1900년대 초반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현제까지 가장 많이 부설되어 

온 철도교 형식중 하나로 100년 이상 공용중인 교량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도상교량은 상부

구조의 자중이 열차보다 상대적으로 경량이라는 특성상 심각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며 20~50m 길

이의 레일을 이음매판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어 고속화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도상교량의 장대레일화가 시급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무도상교량의 장대레일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비교적 경간이 긴 트러스 교량의 

장대레일화를 했을 때 궤도교량 상호작용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어 : 무도상교량, 장대레일, 트러스, 궤도-교량 상호작용

1. 서 론

철도의 무도상 교량은 일반적으로 판형교로 

불리는 플레이트거더교 또는 트러스교의 주

거더에 궤광을 직접 연결하는 형태의 구조로 

열차 통과로 인한 충격이 직접 전달되는 구

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강교량으로 설계되며, 

1900년대 초반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현재까

지 가장 많이 부설되어 온 철도교 형식중 하

나로 100년 이상 공용 중인 교량도 있는 상

황이다.

무도상 교량은 궤광-교량이 직접 연결되는 

구조적인 측면 이외에도 상부구조의 자중이 

교량을 통과하는 열차보다 상대적으로 경량

이라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고 교량 받침 등의 손상이 잦

은 단점이 있어 장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도상교량의 장대레

일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비교적 경간이 긴 

트러스 교량의 장대레일화를 했을 때 궤도교

량 상호작용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다.

2. 본 론

2.1 대상교량

무도상 트러스교량의 제원과 물성치는 다음 

Fig.1, Table. 1, 2와 같으며, 복선교량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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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m2)


(N/mm2)


(mm2)


(mm4)


(mm4)


(mm4)


(/℃)

2.1E+5 8.1E+4 6.3E+4 2.2E+9 1.5E+9 4.2E+7 1.2E-5

Table. 1 Member of truss specification

Fig. 1 Cross sectional view of truss



2.2 해석 조건 및 모델

무도상 트러스 교량의 해석을 위해 Abaqus 

6.13을 사용하여 총연장 788.4m의 해석모델

을 구축하였으며(토공300+54.95+78.5+54.95+

토공300), 그 형상은 다음 Fig.2와 같다.

단순한 트러스 교량의 부가축응력 경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중은 KR C-08080참고하여 

트러스 전체에 온도하중만을 재하 하였으며 

(35℃), 궤도 종저항력의 경우 비선형을 고

려하였으며, 교량 상 40kN/m/track, 토노반

상 20kN/m/track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2.3 해석결과

무도상 트러스교의 해석결과는 다음 Fig. 3, 

4와 같다. 

이는 온도하중재하만으로 허용 부가축응력

을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토공부에서

도 큰 레일의 변위발생으로 인해 복진과 도

상이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무도상 트러스 교량의 궤도-교량 상호작용 

해석결과 교량의 연장이 길어 온도하중 재하

만으로도 허용 부가축응력의 초과와 토공부

에 복진과 도상이완이 우려가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REJ와 ZLR의 적용 

등의 해결책이 있지만 REJ설치를 하는 것은 

진정한 장대화로 볼 수 없으며 무도상교량의 

목침목 또는 합성침목에 특수체결장치(ZLR)

등의 설치 경험 부족으로 부가적인 문제가 

유발이 될 수 있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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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roperties Unit Value Note

Rails
(2 ea)

60KR

Section 
properties 

for two 
rails

Area (A) mm2 1.55E+04
Moment of 
inertia (Iyy) mm4 6.04E+07

Moment of 
inertia (Izz) mm4 5.12E+06

Table. 2 Rail specification

Fig. 2 Analysis model of truss

Fig. 4 Analysis model of truss

Fig. 3 Analysis model of tru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