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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KD61 repaired using the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process.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repaired product can vary depending on the base material and

powder used in the DED process. To prepare for DED repairing for a damaged part, we conducted experiments using two

different powders (H13 and P21).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both powders were deposited without defects in the

surface or interface between the deposited zone and the substrate. Hardness measurements indicated that the repaired

region of the Repaired-H13 sample exhibited higher hardness than the base material, while the Repaired-P21 sample

showed a sharp increase in hardness in the heat-affected zone (HAZ). Additionally, tensile test results revealed that the

Repaired-H13 sample had lower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than the base material, whereas the Repaired-P21 sample

demonstrated higher tensile strength and yield strength with a higher elongation than the Repaired-H13 sample. In case of

Repaired-H13, it was confirmed that interfacial crack occurred due to a high hardness difference between the repaired part

and the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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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형이나 기계 부품은 사용 중에 과도한 하중, 마모, 피로 등

에 의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새로운 부품으

로 교체하는 대신 비용 및 제작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통

해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에는 용접이나 경납땜과 같은

공정들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방법은 열영향부가 두껍게

형성되어 기계적 성질의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기존 공정(용접, 경납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고, 절삭 방식 보다 경제적이며

복잡 형상 구현이 가능한 AM (Additive Manufacturing) 기술을

활용하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AM은 3차원의

복잡한 부품을 절삭이 아닌 소재를 Layer-by-layer 방식으로 적

층하여 제조하는 공정이다. 금속을 이용한 대표적 AM 기술인

직접에너지적층(Directed Energy Deposition, DED) 공정은 부품

표면에 이종소재를 적층하여 기계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하드페

이싱(Hardfacing), 부품의 일부 형상을 변경하는 리모델링

(Remodeling), 그리고 손상된 부품의 보수(Repair) 등을 위한 용

도로 활용되고 있다[1-4].

특히, 기존의 용접을 이용한 보수 시에는 넓은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 HAZ)에 의한 기계적 성질 저하와 얼룩무늬 발

생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레이저를 열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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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 (Laser-DED) 공정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영향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국부적인

영역에 적층이 가능하며, 제품의 크기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5].

이러한 배경으로 국내외에서 DED 공정을 이용한 보수 기술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h 등은 그루브 형상이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6]. 그 결

과, 보수를 위한 그루브의 경사진 경계면에서 크랙(Crack)이 생

성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로부터 파단이 시작됨을 밝혔다. 또한,

보수 그루브의 형상에 따른 크랙 크기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사다리꼴 형상에 비해 타원 형상이나 캡슐 형상에서 크랙의 크

기가 작은 것을 밝혔다. 또한, Shim 등은 보수폭을 변화시켜, 보

수 특성을 관찰하였다[7]. 그 결과, 보수폭이 커질수록 강도는

감소하였지만, 연신율은 크게 증가함을 밝혔다. 또한, 기존의 전

통적인 주조, 단조 등으로 제조된 부품 외에도 AM으로 제조된

부품에 대한 보수 연구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Shim 등[8]은 또 다른 금속 적층 제조 기술 중의 하나

인 PBF (Powder Bed Fusion) 공정으로 제조된 소재를 그루브

깊이에 따라 보수하였으며, 적층 특성과 미세조직 등을 관찰하

였다. 

한편, DED를 활용한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이나 박리

(Delamination) 등의 결함은 적층 종료 후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융된 재료가 급속 응고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열응력(Thermal Stress)에 의해 균열 결함이 발생하며

[8,9], 이러한 균열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

다. Liu 등[10]은 반응 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을

통해 공정조건을 최적화하였고, 예열 공정(Preheating)을 적용하

여 균열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형강 소재인 SKD61를 DED 보수함에 있어서,

상용화된 금형강 분말에 따른 보수 특성을 관찰하고, 보수 영역

에서의 결함 및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종 및 동종소재

분말 사용에 따른 계면 특성을 관찰하고, 인장시험을 통해 보수

된 소재의 인장 및 파단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재료

본 연구에서는 열간 금형 공구강인 SKD61을 보수를 위한 모

재로 사용되었으며, 보수용 금속 분말로 열간 공구강인 H13과

사출 금형강인 P21을 사용하였다. H13 분말은 SKD61 소재와

거의 동일한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SKD61의 동종소

재 분말로 선정되었다[11]. 보수에 사용된 분말은 가스아토마이

징(Gas Atomizing)으로 제작된 구형 분말이며, H13의 분말 직

경은 50-150 μm이고, P21은 평균 120 μm이다(Fig. 1). 실험에

사용된 금속 분말과 모재에 대한 화학적 조성비는 Table 1에 나

타난 바와 같다. 준비된 모재는 열처리되었으며, 평균 HRC35의

경도를 가진다. 모재는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각각 150, 70,

그리고 10 mm 인 직육면체이다. 

2.2 직접에너지적층(Directed Energy Deposition)

대표적 금속 적층 제조 방식 중 하나인 Laser-DED는 모재 표

면에 분말을 공급하고 레이저를 조사하여 모재와 분말을 동시

에 녹여서 적층하는 방식이다(Fig. 2). 레이저 빔에 의해서 용융

된 소재는 빠르게 응고하여 적층 비드를 형성하고, 이를 특정

경로를 따라 이동시켜 하나의 적층 면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각 레이어를 높이 방향으로 적층시키게 된다. DED 공

정에서는 레이저 출력, 레이저 빔(Beam) 직경, 분말 공급 속도

(Powder Feed Rate), 그리고 레이저 이송 속도(Scanning Speed)

등 다양한 공정 변수가 적층재의 정밀도, 표면 상태, 경도, 그리

고 미세 구조 등과 같은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DED 적층 실험을 위해 DMT (Direct Metal

Tooling) MX3 (Insstek Co., Korea)가 사용되었다. MX3는 MX-

CAM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5 축 NC 장치이며, 4 kW CO2 레

이저 시스템을 포함한다. 3 개의 분말 호퍼와 함께, 분말 및 가

스를 공급하기 위한 노즐로 구성된 분말 공급 시스템이 있다.

공정 중 산화를 방지하고, 분말 공급을 위해 아르곤(Ar) 가스가

사용되었다. 분말 공급 장치가 설치된 헤드에 광학 시스템이 설

치되었으며, 모재 표면에서 9 mm 떨어진 직경 1.0 mm 노즐을

사용하여 레이저 빔과 분말을 함께 공급한다. Table 2에는 DED

보수 공정에 사용된 주요 공정 변수를 정리하였다.

Fig. 1 SEM images of the powders for H13 (left) and P21 (right)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s [wt%]

Element Substrate (SKD61) Powder (H13) Powder (P21)

C 0.32-0.42 0.32-0.45 0.20

Si 0.80-1.20 0.80-1.25 0.30

Mn 0.50 0.20-0.60 0.30

P 0.030 0.030 0.030

S 0.030 0.030 0.030

Ni - 0.75 4.10

Cr 4.50-5.50 4.75-5.50 0.30

Mo 1.00-1.50 1.10-1.75 -

V 0.80-1.20 0.80-1.20 0.20

Cu - - -

Al -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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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편 제작 및 전처리

Fig. 3은 파손된 부품의 보수 과정을 보여준다. 부품이 과도

한 하중, 마모, 피로 등에 의해 손상(Damage)이 발생할 경우(1),

손상된 영역 주변을 원형 그루브 형상으로 기계가공한 후(2),

DED를 이용하여 보수 적층을 실시하고(3), 마지막으로 연삭 공

정으로 표면 후가공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된 원형 그루

브(R14)의 높이는 1 mm이며, 폭은 14.42 mm이다. 

또한, 보수된 소재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되는

인장시험편의 제작 모식도는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DED

공정으로 보수된 모재를 와이어 절단하여 인장시험편을 추출하

게 되는데, 이때 인장 시험편의 중앙에 보수부가 위치하도록 하

여 보수부에서의 결합 특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장시

험은 단축인장시험기(Instron 4469)를 사용하였으며, 인장 속도

는 1 mm/min으로 설정하였다. 인장 시험 후에는 주사전자현미

경(SEM, TESCAN, MIRA 3)을 이용하여 시편의 파단면을 관

찰하였다.

보수부의 미세조직 등을 관찰하기 위해 #600-#2000의 SiC 연

마지와 3, 1 μm 연마천을 사용하여 시편의 표면을 연마하였다. 이

후, H13 분말로 보수한 시편은 H2O 10, HCl 30, H2O2 1.5 mL를

혼합한 용액을 이용하여 에칭하였고, P21 분말로 보수한 시편은

Ethanol(C2H6O)과 질산(HNO3)을 97:3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이용

하여 에칭하였다. 에칭된 단면의 미세조직과 균열은 고분해능 광

학 3D 표면 분석기와 SEM을 이용하여 정밀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균열 관찰

Fig. 5(a)는 기계가공된 모재에 DED로 보수된 샘플을 보여주

고 있다. 보수 영역 표면 그리고 보수부와 모재 간의 경계에서

의 결함은 육안 상으로는 관찰되지 않았다. 정확한 적층부의 결

함을 분석하기 위해 적층부 주변의 단면을 OM과 SEM을 통해

관찰하였다. 이종소재를 모재에 적층할 경우 발생하는 열응력은

계면에서의 크랙과 같은 결함을 야기시키며, 이는 두 이종소재

간의 결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12]. H13 보수 시편

(Repaired-H13)과 P21 보수 시편(Repaired-P21) 모두 모재와 적

층부 간의 계면 결함(Interfacial Defect)은 관찰되지 않았다. 추

가로 FE-SEM을 사용하여 레이어 간 경계(Inter-layer Boundary)

와 비드(Bead) 간 경계를 관찰한 결과(Fig. 5(b)), 크랙 혹은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the laser-DED and (b) DMT MX3

machine used for experiments 

Table 2 Parameters for DED Processing

Laser powers 830 W

Power feed rates 3.5 g/min

Scanning speed 850 mm/min

Coaxial gas flows 8 L/min

Powder gas flows rate 2.5 L/min

Fig. 3 Repairing procedures for damaged parts and dimensions of

pre-machined groove 

Fig. 4 Preparation of tensile specimens from repaired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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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과 같은 결함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H13과

P21 모두 탄소함유량이 낮아 적층성이 우수한 분말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모재인 SKD61와의 결합력에도 큰 문제가 없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미세 조직(Microstructure)

DED 보수에 따른 미세조직(Microstructure)의 변화를 관찰하

기 위해 보수부와 계면을 3,000 배율로 관찰한 SEM 사진들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우선, Repaired-H13의 경우 보수부에서 다

량의 시멘타이트(Cementite), 탄화물, 그리고 마르텐사이트

(Martensite)가 관찰되었다. 공급된 상태의 H13에는 체심입방구

조를 가진 α-Fe가 주요 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시멘타이트

(Fe3C)와 (Cr, Fe)7C3 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13].

이는 H13보수부에서의 높은 경도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계

면에서는 오스테나이트(Austenite)가 주로 관찰되고 있어 낮은

경도가 예상된다. 이러한 오스테나이트는 응고 시의 높은 냉각

속도로 인해 발생한 잔류 열 응력에 의해 기계적으로 준안정 오

스테나이트가 안정화되어 생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Repaired-P21의 경우, 보수부에서 베이나이트(Bainite)와 마르텐

사이트가 주로 관찰되었다. 계면에서는 미세조직이 세립화되었

으며, 래스 마르텐사이트(Lath Martensite)가 패킷을 형성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용융풀의 흐름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모재와 융합(Fusion)되는 첫번째 층이기 때문에 탄소 함

량이 가장 높다[15]. 이러한 래스 마르텐사이트는 일반적으로

마르텐사이트 중에서도 경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6],

이는 경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3.3 경도(Hardness)

보수부와 모재의 경도를 미세경도기(Mitutoyo HM-200)를 이

용해 보수부에서 모재로 이어지는 깊이 방향으로 경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보수부 최상단 표면에서부터 50 μm 간격으로 깊이

방향으로 2,500 μm까지 측정된 마이크로비커스 경도(Micro-

vickers Hardness) 값을 Fig. 7에 나타내었다. Repaired-H13와

Repaired-P21 각각 보수부의 평균 경도는 659와 404 HV로 확

인되었다. 이는 P21에 비해 H13에서의 탄소함유량이 높으며,

따라서 합금 원소들과 반응하여 다양한 탄화물이 석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시편의 보수부에서 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되

었지만 일반적으로 탄소함량이 높을수록 마르텐사이트의 경도

가 높기 때문에[17], H13 보수부의 경도가 높게 나타났다. 

Repaired-P21 보수부의 경도는 모재부(평균 경도 450 HV)에

비해 경도가 낮은 반면, Repaired-H13에서는 보수부의 경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대로 H13 분말은 모재인 SKD61

과 동일 화학적 조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적층된 H13 보수부

의 경도가 모재부(SKD61)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로, 보수부의 미세조직에는 DED 공정의 특성상 레이

저 조사에 따른 급속 용융과 냉각(Rapid Melting and Cooling)

으로 인해 미세한 구조의 덴드라이트(Dendrite)와 마르텐사이트

(Martensite) 조직이 형성된다. 또한, 그러한 급속 용융과 냉각은

결정립(Grain)의 크기도 미세화시킨다[18]. 따라서, 마르텐사이

트 조직과 미세한 결정립에 의해서 H13의 보수부 경도가 모재

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두 시편 모두 적층부에서 모재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경

도 변화가 나타난다. Repaired-H13경우, 모재부의 높은 경도는

Fig. 5 (a) Fabricated sample and (b) OM and SEM images of

deposited beads

Fig. 6 SEM images showing microstructures on deposited layer and

interface of (a) Repaired-H13 and (b) Repaired-P21 (C, γ, B

and M indicate Cementite, Austenite, Bainite and Martensit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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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와 희석부(Dilution)를 지나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HAZ에서는 높은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어닐링(Annealing) 효과에 의한 오스테나이

트 상과[19], 희석부에서는 모재 화학적 조성의 영향으로 인해

경도가 낮아지게 된다. 반면, Repaired-P21의 HAZ에서는 급

격한 경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3.2절 미세조직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H13과는 달리 P21 적층부-모재 경계면

부근에 형성된 다량의 래스 마르텐사이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3.4 인장 시험(Tensile Test) 

보수된 샘플에서 채취한 시험편을 통해 인장시험을 수행하였

으며, 그 결과로 얻은 응력-변형률 선도(Stress-strain Diagram)

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인장시험은 각 조건당 4회 반복 실험을

하였으며, 평균값을 가지는 시험편 결과를 채택하였다. 보수된

시편인 Repaired-H13과 Repaired-P21을 보수되지 않은 모재

(SKD61)와 비교하였다. 또한, 인장 특성값인 항복강도(Yield

Strength),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그리고 연신율(Elongation)

을 Table 3에 요약 정리하였다. 

Repaired-H13의 경우 모재 대비 95% 수준의 인장강도와 97%

의 항복강도로 우수한 인장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연신율은 모

재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경도에서 확인한 바와 같

이 적층부의 경도가 모재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상대

적으로 높은 경도의 적층부에서 낮은 연신 후에 파단이 발생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Repaired-P21은 모재에 비해 항

복강도와 인장강도가 높게 확인되었다. Repaired-H13과 마찬가지

로 모재에 비해 낮은 연신율을 보이고 있지만, Repaired-H13에 비

해서는 높은 수준의 연신율을 가진다. 이는 낮은 경도의 P21 적층

보수부에서 충분히 연신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H13적층보수부

에 비해 낮은 경도에도 불구하고 Repaired-H13보다 인장강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파단면 분석을 통해

두 보수 시편의 인장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5 파단면 분석(Fractured Surface)

Fig. 9에는 인장시편의 파단 위치와 시편 단면 사진을 나타내

었다. 일반적으로 모재와 적층부의 결합이 미흡할 경우에는 모

재와 적층부 간의 경계에서 생성된 크랙이 전파되어 파단이 발

생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시편 모두 모재와 적층

부 경계 인근의 적층부에서 파단이 일어났다. 따라서, 모재와 적

층부 간 결합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단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수부보다 모재에서 단면 수축이 뚜렷하게 나

타나고 있다. Repaired-P21에서 단면 수축이 다소 크게 나타나

고 있으며, 이는 연신율의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Fig. 10에는 파단면 분석을 위해 얻은 SEM 사진을 나타내었

다. Repaired-H13의 경우, 보수부에서 딤플(Dimple)과 벽개파괴

(Cleavage)가 함께 관찰되고 있으며, 즉 연성과 취성 파괴가 혼

재된 형태를 보인다. 반면, 모재에서는 전형적인 연성파괴 형태

를 보인다.  한편, Repaired-P21의 보수부에서는 전형적인 연성

파괴를 나타내고 있으며, Repaired-H13에 비해 더 크고 깊은 딤

플이 함께 관찰되었다. 이는 P21 적층부의 높은 연신율을 설명

할 수 있는 결과이다[20]. 보수부의 하부 계면 부근에서는 벽개

파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연성과 취성이 혼재된 파괴 형태

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파단면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Repaired-H13의 보수부

와 모재부 경계에서, 보수부와 모재부가 분리된 흔적이 관찰되

었다. Fig.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H13적층부와 모재 간의 경

계 결함(Interfacial Defect)이 확인되었다. 이는 H13 적층부와

모재 간의 높은 경도 차이로 인해 인장 응력이 작용된 상태에서

단면에서의 균일한 연신이 일어나지 않고, 두 영역 간 연신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모

재부와 보수부 간의 높은 경도 차이는 조기 파단(Premature

Fig. 7 Vickers hardness distribution in the vertical direction for each

material

Fig. 8 Stress-strain curve according to repair method

Table 3 Comparison of tensile properties

Substrate Repaired-H13 Repaired-P21

Tensile strength [MPa] 1,470 1,403 1,534

Yield strength [MPa] 1,271 1,232 1,318

Elongation [%] 12.48 4.08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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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는 금속 부품의 파손 시 DED 보수를 위한 분말 소재 선

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SKD61 모재의 DED 보수용 분말로 검토된

P21과 H13의 경우에는, 표면에서의 경도는 H13이 우수하나,

연신율은 P21 분말로 적층할 경우에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SKD61 소재의 사용 환경 및 요구 특성에 맞게 SKD61 보

수용 분말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파손된 부품을 모사하기 위해 모재를 원형 그루

브 형상으로 가공한 후 DED 기술을 이용하여 보수 적층을 진행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보수 분말(H13, P21)을 사용하였으며,

Fig. 9 Fracture and area reduction after tensile test: (a) Repaired-

H13 and (b) Repaired-P21

Fig. 10 SEM images of the fractured surfaces of each specimen 

Fig. 11 Interfacial defect on the interface between repaired part and

substrate of Repaired-H13 (left: OM image, right: 3D

surface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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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제작된 샘플에 대하여 적층 특성,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

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H13과 P21 분말을 사용하여 파손된 모재에 DED 보수하

여 적층부 표면 및 계면을 분석한 결과, 적층 공정에 따른 결함

은 관찰되지 않았다.

2) Repaired-H13 보수부에서는 시멘타이트와 마르텐사이트

가 주로 관찰되었고, 계면 부근에서는 다량의 오스테나이트 조

직이 형성되었다. 반면 Repaired-P21의 경우, 보수부에서는 베

이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가, 계면 부근에서는 다량의 래스 마

르텐사이트 조직이 형성되었다.

3) Repaired-H13의 보수부 경도가 Repaired-P21 그리고 모재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시편 모두 HAZ와 희석부를 지나면서

경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Repaired-P21의 계면에서는 급

격한 경도 상승이 관찰되었다.

4) 인장시험 결과, Repaired-H13은 모재와 유사한 수준의 인

장강도와 항복강도를 보인 반면 연신율은 크게 저하되었다. 반

면, Repaired-P21은 모재보다 높은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를 보였

으며, 연신율 또한 Repaired-H13보다 높게 나타났다. Repaired-

H13에서는 보수부와 모재부 간 높은 경도 차이로 인해 계면 분

리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보수를 위한 DED 공정 응용에 있어서 이종

및 동종소재 분말 사용에 따른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P21과

H13 모두 SKD61 모재의 국부 손상부에 대한 보수를 위한 후보

소재로 고려 가능하며, 이는 표면 경도, 인장 및 피로 특성 등

다양한 기계적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는 보수용 분말 선정에 필요한 피로 및 고온 환경에서의 기계적

특성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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