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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a straight displacement meter is used to obtain displacement data to verify the safety of structural members and structures. 

A straight displacement meter is also used to measure the absolute displacement in research laboratories or safety inspection sites such 

as bridges and buildings. In this study, for structures in which the displacement sensor could not be fixed at the location where the dis-

placement was to be measured, a circular displacement meter was manufactured to measure the displacement by installing a dis-

placement gauge on the structure itself. In other words, when measuring the horizontal displacement of an upper part, such as a wind 

tower, a circular displacement meter was installed inside the wind tower to integrate it with the structure, applying the principle that the 

structure itself can be used as a displacement meter. This circular displacement meter can be installed and used inside a circular structure. 

Whereas in the case of a telephone pole, it can be installed outside to measure displacement. It can be manufactured in various sizes 

and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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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왜냐하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대비 변위를 파악하       

는 것은 그 구조물의 안정성을 파악하는 가장 쉽고도 정확한 방         

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는 핀(pin) 타입의 일      

자형 변위계 또는 약간의 변형된 형태의 변위계를 주로 사용한        

다. 이러한 변위계는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변위계를 지반이       

나 또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점과 대상 구조체 사이에 고정해서        

변위계 핀(pin)의 이동량으로 변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핀 타입의 변위계는 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을 할 수         

없는 구조물의 변위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변위계를 고정할 수 없는 여러 형태의       

구조물이 존재한다. 일례로, 풍력발전 타워는 상시 수평방향으      

로 흔들리기 때문에 타워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단부       

의 수평 변위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수평 변위를 측정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정점이 없       

이 구조물의 상대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원형 변위계(CDM,       

circular displacement meter)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형 변위계는 풍력 타워와 같이 원형 단면이면서 변위계를 고        

정할 지지점이 없는 위치에서의 변위를 측정할 경우에 매우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방법

2.1 센서의 개념 및 원리

원형 변위계는 Fig. 1과 같이 변위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구조물 또는 부재의 내부를 따라 대상 구조물의 내부 직경과 유         

사한 형태로 설치하게 된다.

원형 변위계 자체는 탄성 및 복원성이 우수한 강판을 가공하        

여 원형으로 조립하며, Fig. 2 와 같이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과         

는 직각방향에 강판 한쪽당 내부와 외부에 각각 1개씩 스트레        

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총 4개의 게이지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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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Full  Bridge 회로를 구성하여 휘스톤브리지(wheatstone      

bridge)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외부에서 구조물에 하중이 작용        

하면 원형 부재에는 Fig. 2와 같이 변형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원형 강판에 부착된 4개의 스트레인게이지에서 측정된 신호를      

조합하여 변위로 환산할 수 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형 변위계를 구성하는 강판의 탄성과 두께에 따라 측정 신호        

의 응답범위와 응답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조물의 크기       

와 용도에 따라 최적의 제품 설계가 필요하다.

원형 변위계에 부착된 4개의 스트레인게이지에 의해 구성되      

는 휘스톤브릿지의 작동원리는 Fig. 3과 같다.

Fig. 3에서 R1, R2의 저항값은 이미 알고 있으며, R3는 가변         

저항으로 저항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항이고, Rx는 측정하고       

자 하는 미지의 저항이다. 가변 저항 R3를 적당히 조절해서 검         

류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B점과 C점의 전위는 같다. 그러        

므로 A와 B 사이의 전위차와 A와 C 사이의 전위차는 같다.

마찬가지로 B와 D 사이의 전위차와 C와 D 사이의 전위차도 같다.

그러므로

여기서 , 이므로

의 저항값은 이미 알고 있으므로

2.2 센서의 설계 및 시제품 제작

2.2.1 센서 설계

원형 변위계는 Fig. 4와 같이 원형의 변위계로서 탄성을 가진        

강판을 절단하고 휘어서 제작하는 것을 기반으로 설계한다.

이러한 원형 센서를 구성하는 설계 인자는 Fig. 5와 같이 센         

서의 직경을 결정하는 강판의 길이와 센서의 측정 범위 및 정         

밀도를 결정하는 강판의 두께 및 폭으로 구성된다. 길이는 적용        

하고자 하는 대상 구조물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반면에, 강판의 두께는 원형 센서의 직경         

VAB VAC=

VBD VCD=

VAB VAC I1R1 IXRX= =

VBD VCD I2R2 I3R3= =

I1 I2= IX I3=

R1R3 R2RX=

R1 R1 R3 

RX

R1R3

R2

-----------=

Fig. 1. Schematics and install method of Circular displacement meter 

; (a) Installation of sensors inside pipes, (b) Schematics of cir-

cular displacement meter

Fig. 2. Working principle of Circular Displacement Meter

Fig. 3. Wheatstone bridge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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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민감해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직경 350 mm 강관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형 변위계를 설계하기 위하여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강관을 사       

용하여 검증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에 사용한 강관의 직경       

은 400 mm, 두께는 7 mm, 총 길이는 12 m 이다.

길이에 비해 강관의 직경이 작아서 강관의 변형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측정 범위는 30 mm로 하고 측정 주파수 20         

이상으로 설계하였다.

Fig. 6은 직경 350 mm 원형 변위계의 설계 모델이며, Fig. 7          

은 센서에 임의의 하중을 작용시켰을 때의 변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형 변위계를 구성하는 강판의       

탄성과 두께에 따라 측정 신호의 응답 범위와 응답 주파수가 달         

라지기 때문에, 구조물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최적의 제품 설계        

가 필요하다.

반복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검증 시험에 적합한 최적의 센       

서 제원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그 시제품 도면을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4. Design model of circular displacement meter

Fig. 5. Design factors for circular displacement meter

Fig. 6. CDM model with a diameter of 350 mm

Fig. 7. Strain diagram of a CDM with a diameter of 350 mm

Fig. 8. Prototype drawing of circular displacement meter ; (a) Body 

drawing, (b) Connection block drawing, (c) Connection cover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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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제품 제작

설계 도면을 이용하여 Fig. 9와 같은 두 종류의 시제품을 제         

작하였다. Fig. 9 (a) 내부 설치용은 원형 파이프의 내부에 설치         

하여 변위를 측정하는 원형 변위계이고, Fig. 9 (b) 외부설치용        

은 콘크리트 전신주와 같은 원형 솔리드 구조물에 설치하여 균        

열 및 부피 팽창량을 측정하는 용도의 센서이다. 두 제품은 센         

서 연결 블럭의 위치만 링(ring)의 외부 또는 내부라는 것만 다         

르고 다른 제원은 모두 동일하다. 

이러한 시제품의 제작과정에서도 재료 선정의 오류 및 가공       

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센서 시        

제품을 제작하기 까지 다양한 반복적인 시도를 수행하였다.

2.3 부재 성능시험

원형 변위계 시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Fig. 10과 같        

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직경 400 mm, 길이 10 m짜리 강관 두          

개를 연결하여 Fig. 11과 같이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2        

와 같이 강관 시험체의 한쪽은 단단히 고정하여 고정단의 경계        

조건으로 하였으며, 반대쪽은 자유단의 경계조건으로 둔 상태에      
서 횡방향으로 하중을 작용시켰다.

원형 변위계는 강관의 연결부 위치에 Fig. 13과 같이 강관 내         

Fig. 9. Prototype of circular displacement meter ; (a) For interior 

installation, (b) For external installation

Fig. 10. Steel pipe specimen for testing

Fig. 11. Performance test using structure

Fig. 12. Boundary conditions for performance testing (fixe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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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설치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자형 변위계 데이터      

와 비교하기 위하여 Fig. 14와 같이 내부 변위 센서와 같은 위          

치의 외부에 일자형 변위계를 설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센서 자체의 공인 성능시험 결과

원형 변위계 시제품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센서 자체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      

다. 원형 변위계의 제작 오차는 0.6%이며, 10 mm 단위의 변위         

량에 따른 측정결과에서 설계 측정 범위인 30 mm 이하까지는        

1.0% 이하의 오차를 나타냈다. 반면에 설계 범위 이후에는 오        

차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계        

한 원형 변위계는 설계 범위 내에서 정밀도가 매우 우수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부재 성능시험 결과

직경 350 mm 원형 변위계를 직경 400 mm 강관 내부에 설치          

하여 강관의 고정부로부터 9.0 m 위치에 20 kN의 하중을 횡방         

향으로 작용시켜 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Fig. 15에 나타내었다. 센        

서 설계 측정 범위인 30 mm까지는 원형 변위계 측정 결과가 외          

부 일자형 변위계(LVDT, linear variable displacement transducer)      

의 측정 결과와 경향이 대체로 일치하는 반면에, 30 mm 이상에         

서는 두 변위계의 측정값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원형 변위계를 파이프 내부에 설        

치함에 있어서 단단히 고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         

혀졌다. 즉 원형 변위계와 강관 사이에 50 mm의 유격이 있기         

때문에, 일자형 변위계로 측정된 변위와 원형 변위계로 측정된       

값이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400 mm 강관 내부에 밀착시킬 수 있는 원형 변위계         

를 설치하면 강관과 센서 사이의 유격을 최소화하여 부재 변형        

및 변위를 측정하는 오차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실제 강관 내부에 원형 변위계를 설치할 경우에        

는 강관 내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부에 밀착시켜 설치할 수 있         

도록 센서를 제작하여 설치하면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파이프의 외경      

을 고려하여 파이브 외부에 밀착시킬 수 있는 원형 변위계를 제         

Fig. 13. Installation of circular displacement meter

Fig. 14. Straight displacement meter installed externally

Table 1. Official test results of circular displacement meter

item
dia.

(mm)

Measurement results according

to the displacement change (mm)

10 20 30 40 50

#1 348.94 10.41 20.48 30.15 39.79 49.52

#2 346.82 10.01 19.90 29.79 39.62 49.32

#3 347.72 9.85 19.42 29.63 38.71 48.50

Ave. 347.83 10.09 19.94 29.86 39.38 49.12

error

(%)
±0.6 ±0.9 ±0.3 ±0.5 ±1.6 ±1.8

Fig. 15. Load-displacement graph of test using 400 mm diameter 

steel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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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밀착시켜 설치하면 상대적으로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구조해석

원형 변위계의 성능시험에 사용한 강관 부재에 대한 구조해       

석을 수행하였다. Fig. 16과 같이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nsys 2022 R1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성능시험에서 진행한 위       

치에 시험 최대 하중인 20 kN을 작용시켰다. 이때 원형 변위계         

를 설치한 위치에서의 해석에 의한 변위는 약 72 mm 발생하였         

으며, Fig. 15의 외부 일자형 변위계에서 측정된 변위계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풍력 타워와 같이 원형 단면이면서 변위측        

정기를 고정할 지지점이 없는 켄틸레버 구조 자유단의 변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발하고자 하는 원형 변위계를 구조       

물의 내부 벽면을 따라 원형으로 설치하여 구조물 자체를 변위        

계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위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1) 원형 변위계는 평판형 강판을 둥글게 연결하는 연결 블럭        

과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직각으로 부착되는 4개의 스트레인       

게이지로 구성된다. 원형 변위계의 측정 범위와 주파수 등의 성        

능은 강판의 탄성과 두께에 따라 좌우된다. 다시 말해서 목표로        

하는 성능의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강판의 재료와 적용 대        

상 구조물에 적합한 최적의 두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 원형 변위계 시제품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센서 자       

체에 대한 성능시험을 진행한 결과, 센서 제작 오차는 0.6%로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 mm 단위의 변위량에        

따른 측정결과에서, 설계 측정 범위인 30 mm 이하까지는 1.0%        

이하의 오차를 나타낸 반면에, 설계 측정 범위 이후에는 오차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원형 변        

위계 시제품은 정밀도 및 성능이 우수하여 각종 실험실이나 산        

업 현장에서 구조물의 유지관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직경 350 mm 원형 변위계를 직경 400 mm 강관 파이프          

에 설치하여 실증 시험을 수행한 결과, 센서 설계 측정 범위인         

30 mm까지는 원형 변위계의 측정 결과가 외부 일자형 변위계        

의 측정 결과와 경향이 대체로 일치하는 반면에, 30 mm 이상         

에서는 두 변위계의 측정값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원형 변위계를 파이프 내부에        

설치함에 있어서 단단히 고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4) 따라서 400 mm 강관 내부에 밀착시킬 수 있는 원형 변          

위계를 설치하면 강관과 센서 사이의 유격을 최소화하여 부재       

변형 및 변위를 측정하는 오차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다시 말해서, 실제 강관 내부에 원형 변위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강관 내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부에 밀착시켜 설치       

할 수 있도록 센서를 제작하여 설치하면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파이프의 외경       

을 고려하여 파이브 외부에 밀착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면 상대        

적으로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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