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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ly strengthened glass has recently gained attention for use in mobile device display covers due to its enhanced

mechanical properties. However, cutting chemically strengthened glass poses challenges because of its high surface

compressive stress, derived from the ion exchange between Na+ and K+ during the strengthening process. To address

this, we propose an efficient method for cutting chemically strengthened glass by integrating electrochemical discharge

(ECD) and grinding processes. The ECD process helps alleviate surface compressive stress through reverse ion exchange,

while the grinding process helps mitigate compressive stress on the bottom surface without flipping the glass. Chemical

composition analysis of the cross-section of glass cut along the line treated by the ECD process revealed that this method

can induce reverse ion exchange on both the upper and bottom surfaces of chemically strengthened glass. Furthermore,

nano-indentation hardness tests conducted on the cross-section demonstrated that the subsurface hardness could be

reduced by the ECD process, indicating a relaxation of the surface compressive layers. It has also been proven that

chemically strengthened glass can be successfully cut using this method, suggesting it offers a viable solution for efficient

glass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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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학강화유리는 알칼리 금속 간의 이온 치환을 통해 표면에

압축 응력이 생성된 유리이다[1]. 따라서 화학강화유리는 높은

경도와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게 되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용

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태양광 전지 또는 건

축용 유리로도 그 활용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2]. 

화학강화유리 강화 공정은 원 유리(Mother Glass)를 400-500ºC의

용융 KNO3 용액에 몇 시간 동안 침지시켜 수행된다. 이 과정에

서 유리 표면에 존재하는 Na+ 이온이 용액 내 존재하는 보다

큰 크기의 K+ 이온과 교환되어 표면에 압축 응력이 생성된다

[3,4]. 그 결과로써 화학강화유리는 일반 유리에 비해 우수한 기

계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화학강화유리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유리

절단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절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레이저[5], 워터젯[6], 다이아몬드 공구 등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으로 화학강화유리를 절단할 경우 균열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유리가 파손되거나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생산에서는 강화 공정을 거치기 전에 원 유리를 최

종 제품 형태로 절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 생

산의 효율성과 유연성이 떨어져 강화된 유리의 절단 방법 개발

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학강화유리를 절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들이 최근 들어 수행되었다. 그 중에서 Lee 등은 이온 역치환을

통해 표면 압축 응력층을 완화시킴으로써 화학강화유리를 절단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7]. 해당 연구에서 Lee 등은 Na+ 이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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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페이스트를 화학강화유리 표면에 도포하고 VFM/IR 하

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가열함으로써 유리 표면 내 K+ 이

온을 페이스트 내 Na+ 이온으로 치환하였다. 그 결과 유리 표면

내 압축 응력이 완화되어 스크라이빙을 통한 유리 절단이 가능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 전체 유리판을 가열해야 하는 반

면 처리 속도가 낮아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도포된 페이스트의 폭이 커서 절단부 이외 영역에서 유리 강도

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레이저를 이용하여 화학강화유리를 절단하기 위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는데, 레이저를 이용한 절단 방법은 다른 절단 방법에

비해 높은 처리 속도와 정밀도를 지닌다는 장점이 있다[5]. 그중

에서 Chuang 등은 1,030 nm 피코초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여

절단 경로를 따라 미세 홀을 가공하고 가열에 이은 급속 냉각을

통해 열 충격에 의한 인장 응력을 유도하여 화학강화유리를 절

단할 수 있음을 보였다[8,9]. 한편, Park 등은 1,035 nm 펨토초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여 유리 내부에 순간적인 용융 및 고화에

따른 인장 응력을 생성하고 균열 성장을 유도하여 화학강화유

리를 절단할 수 있음을 보였다[10]. 

초단파 레이저는 이처럼 화학강화유리를 절단하는 데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고가여서 사용이 제한되므로 상대적으

로 저렴하고 유리 흡수율이 좋은 CO2 레이저를 사용한 연구들

이 많이 수행되었다. 그 예로서, Anramov 등은 CO2 레이저를

사용하여 절단부 중심에 인장 응력을 생성하고 균열 제어를 통

해 화학강화유리를 절단할 수 있음을 보였다[11]. 또한,

Xinghua 등은 CO2 레이저를 사용하여 스크라이빙을 수행함으

로써 화학강화유리를 절단할 수 있음을 보였다[12], Furumoto

등은 CO2 레이저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 표면에

초기 균열을 생성하고 열 응력으로 인한 균열 확산을 통해 화학

강화유리를 절단할 수 있음을 보였다[13,14]. 이 외에도 CO2 레

이저를 사용하여 유리 표면을 약화시켜 스크라이빙에 의한 화

학강화유리 절단을 가능케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15]. 하지만

레이저를 이용한 화학강화유리 절단은 장비가 고가라는 단점

외에도 균열의 방향 및 속도 제어가 어렵고 열에 의한 변형층이

존재해 단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최근 Kim은 전해방전(Electrochemical Discharge, ECD)

공정을 사용하여 화학강화유리 표면의 K+ 이온을 Na+ 이온으

로 역치환함으로써 표면 압축 응력층을 완화하고 그 결과로서

스크라이빙에 의한 유리 절단이 가능함을 보였다[16]. 그러나

이 경우 전해방전 처리가 상부 표면에만 적용됨으로써 하부 표

면의 응력 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균열이 원하는 방향

으로 확산되지 않고 절단면의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한

다. 또한 점 전극을 통해 전해 방전이 이루어지므로 마이크로

미터(m) 수준의 국부적인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공 효율이 떨

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점 전극이 아닌 선 전극을 사용하여 절단부의

전해방전 처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해방전

처리된 상부를 그라인딩을 통해 절단하고, 추가적으로 전해방전

처리를 함으로써 하부 표면까지 이온 역치환에 따른 응력 완화

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은

절단된 면의 화학적 성분 분석 및 나노인덴터에 의한 경도 분석,

그리고 절단면의 가공 품질 등을 통해 입증되었다.

2. 이론적 배경

2.1 화학강화유리

화학강화유리 강화 공정 중에는 Fig. 1에서와 같이 원 유리의

Na+ 이온과 KNO3 용액 내 K+ 이온의 농도차로 인해 알칼리

금속 간에 이온 교환이 발생한다. Na+ 이온 크기는 1.9 Å, K+

이온 크기는 2.66 Å로 차이가 나며, 이러한 이온 반경 차이로

인해 유리 표면에 압축 응력층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압축

응력층은 유리를 긁힘과 균열에 강하게 만든다[17,18].

대표적인 화학강화유리 제품은 Corning 사의 Gorilla Glass 3

이다[19]. Gorilla Glass는 높은 유리 전이 온도와 깊은 표면 압

축 응력층(Depth of Layer, DOL)을 가지고 있어 고온 환경에서

도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을 위해 크기 10 × 10 × 0.5 T (mm)의 Corning Gorilla Glass 3

를 사용하였다. Gorilla Glass 3는 Table 1에서와 같이 높은 경도

와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약 50 m의 DOL과 700 MPa 이상의

표면 압축 응력을 가진다.

2.2 전해방전가공

전해(Electrochemical) 가공과 방전(Electro-discharge) 가공은

공작물과 공구가 모두 전도체일 때만 활용 가능하지만, 전해방

전(Electrochemical Discharge, ECD) 가공은 유리나 세라믹과

같은 비전도성 공작물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는 특성이 있다[20,21]. 전해방전가공은 Fig. 2에서와 같이 공작

물, 공구 전극, 그리고 보조 전극(백금)을 전해질 용액에 담근

상태에서 수행된다. 공구(Cathode)를 (–)극에, 보조 전극(Anode)

을 (+)극에 연결하고 전원을 공급하면 다음과 같은 화학 작용에

의해 공구 주변에 수소 기포가, 보조 전극 주변에 산소 기포가

생성된다[22].

Fig. 1 Comparison before and after chemical strengthe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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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de (–): 

Anode (+): 

공구 주변에 생성된 수소 기포는 절연막 역할을 하여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하지만 임계점을 초과하는 전압이 가해지면

공구에서 생성된 수소 기포가 파괴되어 방전이 발생하며 이 열

로부터 가공이 이루어진다 [23].

본 연구에서는 이온 역치환을 통해 화학강화유리 표면의 압축

응력층을 선택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전해방전가공을 활용하였다.

이온 역치환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부적인 열과

Na+ 이온의 공급이 요구된다. 전해방전가공을 활용할 경우 방전

을 통해 국부적인 열을 얻을 수 있고, 전해액으로 활용되는

NaOH 수용액으부터 Na+ 이온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화학강

화유리 표면에서의 이온 역치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된다[16].

3. 가공 방법

3.1 가공 장치

가공 장치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해방전을 일으키기

위한 장치와 유리 절단을 위한 장치로 구성된다. 전해방전을

일으키기 위한 장치는 화학강화유리 표면에서 이온 역치환을 일

으켜 표면 압축 응력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된다. 절단을 위한 장

치는 국부적으로 응력이 완화된 부분을 절단하는 데 활용된다.

전해방전가공을 위한 장치는 DC 전원 공급 장치, 공구 전극,

보조 전극(백금)으로 구성된다. 공구 전극은 방전열에 의해 극

심한 마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높은 강도와 내열성을 가진 초

경합금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공구 전극 형상은 가공 효율을 높

이기 위해 길이 5, 두께 0.9 mm를 갖는 블레이드 형태로 만들

어졌다. 공구 전극의 끝은 전류 밀도를 높여 가공 효율을 높이

고 불필요한 영역에서 가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날카

롭게 성형하였다[23]. 더불어 공구 전극 이외 영역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구 전극을 세라믹 판으로 감싸 절

연하였다.

절단을 위한 장치의 경우, 정밀 절단을 위해 외부 직경 80, 코

어 직경 50 mm, 두께 200 µm의 연삭휠(이화 마이크로블레이드

-메탈)을 사용하였다. 연삭 입자로는 다이아몬드(입자 크기:

25 m)가 사용되었으며, 결합제로는 금속이 사용되었다.

3.2 가공 순서

전체 가공 순서는 Fig. 4와 같이 1차 전해방전가공, 1차 절단,

2차 전해방전가공, 2차 절단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해방전가공은 화학강화유리를 욕조 속에 고정하

고 32 wt% NaOH 수용액을 채운 뒤 유리와 공구 전극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절단은 그라인딩

휠을 이용하여 일정한 절삭 깊이로 반복적으로 수행되었다.

화학강화유리는 상하 표면에 압축 응력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깨끗한 절단면을 얻기 위해서는 상하 표면 모두 압축 응력층을

이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1차 전해방전가공을 수행하여 상

부 표면의 압축 응력층을 국부적으로 이완한 후 그라인딩에 의

한 1차 절단을 수행하였다. 1차 전해방전가공 시 이송 속도는

0.5 mm/s였고, 1차 절단은 50 m 가공 깊이로 여러 번에 걸쳐

2H
2

2e
 –

2OH
 –

H
2

++

4OH
 –

2H
2
O O

2
4e

 –
+ +

Table 1 Specification of gorilla glass 3

Materials
Gorilla glass 3 

(Aluminosilcate glass)

Density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Shear modulus

Vickers hardness (200 g load)

Fracture toughness

Coefficient of expansion (0-300 oC) 

Compressive stress

Depth of layer

Softening point (107.6 poises)

Annealing point (1013.2 poises)

Thickness

2.39 g/cm3

69.3 GPa

0.22

28.5 GPa

649 kgf/mm2

0.66 MPa-m0.5

75.8  10-7 /oC

> 700 MPa @ 50 m DOL

> 50 m

900oC

628oC

0.4-2.0 mm

Fig. 2 Schematic of ECD processing

Fig. 3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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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응력층 바로 위까지 수행되었다. 1차 절단을 마친 후에는

1차 전해방전가공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2차 전해방전가공이

수행되었다. 2차 전해방전가공의 목적은 유리를 뒤집지 않고 하

부 표면의 압축 응력층을 이완시키는 것이다. 2차 전해방전가공

이 끝난 후에는 절단부를 따라 그라인딩에 의한 2차 절단이 이

루어졌다.

4. 결과 및 고찰

4.1 최적 가공 조건

화학강화유리의 전해방전가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공급 전압, 공작물과 공구 사이의 간격, 그리고 공구 전극 이송

속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구와 화학강화유리 사이의 간격을

250 µm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공급 전압을 55-80 V, 공구 전극

이송 속도를 0.01-0.05 mm/s 범위에서 Table 2와 같이 변화시켰

다. 55와 60 V의 공급 전압에서 전해방전가공이 수행되었을 때

에는 절단 시 균열이 발생하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절단이 안정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80 V 이상 공급 전압에서 수행

된 전해방전가공에서는 과도한 방전 에너지로 인해 불필요한

영역까지 가공이 이루어지고 그 자체로 유리에 균열이 발생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0 V 공급 전압, 0.03 mm/s 공구

전극 이송 속도, 250 µm 간격을 최적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4.2 화학 성분 분석

전해방전가공에 의한 이온 역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절단된 유리 단면의 화학 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화학분석을

위한 장비로는 전계 방출 전자 프로브 미세 분석기(FE-EPMA)

인 JXA-8530F (JEOL Ltd, Japan)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절

단면을 140배 확대하여 보여줄 수 있으며, 화학 성분을 1차원

(Line Mode) 또는 2차원(Mapping Mode)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

능케 하였다.

Figs. 6은 절단면의 2차원 맵핑 모드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7

은 절단면 두께 방향으로의 1차원 라인 모드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이 분석 결과에서 대상이 되는 원소의 수준(Level) 또는

계수(Count)가 높다는 것은 측정 부위에서의 해당 원소 함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6(a)는 화학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 유리(Mother

Glass)에 대한 결과이며, 이로부터 절단면 전체에 걸쳐 Na+ 이

온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K+ 이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절단면 깊이에 따른 Na (Ka)와 K (Ka)의

계수를 보여주는 Fig. 7(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6(b)는 화학 강화가 이루어진 유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이로부터 상부와 하부 표면 모두에서 K+ 이온 수준

이 증가한 반면 Na+ 이온 수준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리 표면으로부터 약 50 µm 깊이까지는 K+ 이온이 다량

으로 함유되어 있으나, 유리 내부에는 Na+ 이온만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ig. 7(b)에서 K (Ka)의 계수는 상

하부 표면 근처에서 최대 3,500에 이르는 값을 갖는 반면, 유리

내부에서는 0에 가까운 값을 갖는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Na (Ka)는 이와는 반대 경향을 보이며, 상하부 표면에

서는 계수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나 내부에서는 화학강화 이

전의 값과 비슷한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c)는 화학강화유리에 1차 전해방전가공을 수행한 후

얻은 결과이며, 이로부터 전해방전가공이 수행된 상부 표면에서

K+ 이온 함량은 감소한 반면 Na+ 이온 함량은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Fig. 7(c)에서 상부 표면에서 K (Ka) 계수의

Fig. 4 Schematic of experimental procedure

Fig. 5 Internal stress distribution and cutting depth for 1st and 2nd

cutting of glass along with its SEM image after 1st cutting

Table 2 ECD processing condition

Voltage (V) Feed rate (mm/s) Current (mA) Cuttability 

55

0.01

0.03

0.05

300-400

X

X

X

60

0.01

0.03

0.05

300-400

O

X

X

65

0.01

0.03

0.05

400-500

O

?

X

70

0.01

0.03

0.05

400-500

O

O

?

80

0.01

0.03

0.05

500-600

Fracture

Fracture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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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댓값이 3,500에서 1,000으로 감소한 반면, Na (Ka) 계수는 화

학강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한

편, 하부 표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1차 전해방전가공에 의해 화학강화유리의 상부 표면에서

는 이온 역치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하부 표면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Fig. 6 Mapping mode analysis results for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cross section produced along the cutting line for (a) mother glass,

(b) chemically strengthened glass, (c) 1st ECD processed chemically strengthened glass, and (d) 2nd ECD processed chemically

strengthened glass

Fig. 7 Line mode analysis results for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cross section produced along the cutting line for (a) mother glass, (b)

chemically strengthened glass, (c) 1st ECD processed chemically strengthened glass, and (d) 2nd ECD processed chemically strengthened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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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방전가공이 수행된 화학강화유리의 경우에도 그라인딩에

의한 절단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하부 표면에 존재하는 압축 응

력층으로 인해 그라인딩에 의한 절단 시 원치 않는 경로로 절단

이 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차 전해방전가공이 수행되었다.

Fig. 6(d)는 2차 전해방전가공까지 마친 유리의 절단면에서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이로부터 상부와 하부 표면 모두에서 K+

이온 함량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Na+ 이온 함량

은 증가하였음을 Fig. 7(d)에서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Fig. 7(d)에서 상하부 표면에서의 K (Ka) 계수 최댓값은 3,500

에서 500정도로 감소된 반면, Na (Ka) 계수는 화학강화이전과

유사한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차 전해방전가공

에 의해 화학강화유리 하부 표면에서도 이온 역치환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4.3 경도 분석

전해방전가공에 의한 화학강화유리 표면에서의 응력완화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리 절단면에서의 경도를 측정하였다. 가

능한 한 표면에 가깝게 경도 측정이 요구되므로, 나노인덴터를

사용하여 경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NanoTest NTX (Micro Materials Ltd, UK)이며, 측정은 30 mN

의 압입 하중 조건에서 Fig. 8에 보이는 바와 같이 유리 상부 표

면으로부터 약 10 µm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다. 화학강화 이

전 원 유리, 전해방전가공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화학강화유

리, 전해방전가공 처리가 이루어진 화학강화유리 각각에 대해

세 개의 시편을 가지고 경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

에 주어져 있다. Table 3에서 전해방전가공 처리가 된 화학강화

유리의 경도(8.09244±0.017 GPa)는 전해방전가공 처리가 되지

않은 화학강화유리의 경도(9.31352±0.317 GPa)보다 훨씬 낮은

값을 갖는 반면, 화학강화 이전 원 유리의 경도(7.65728±0.145

GPa)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해

방전가공 처리에 의해 화학강화유리 표면에서 이온 역치환이

발생함으로써 압축 응력층에서의 응력 완화가 이루어졌음을 의

미한다. 

4.4 절단 결과

화학강화유리를 그라인딩을 이용하여 절단할 경우, 무작위적

인 균열 전파로 인해 Fig. 9의 좌측 시편과 같이 유리가 깨지게

된다. 그러나 절단부를 국부적으로 전해방전가공 처리한 경우에

는 Fig. 9의 우측 시편과 같이 유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절단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Fig. 10은 1차 전해방전가공 처리 후 절단된 화학강화

유리의 절단면과 2차 전해방전가공 처리 후 절단된 화학강화유

리의 절단면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1차 전해방전가공 처리 후

절단된 절단면에서는 하부에 남아 있는 표면 압축 응력층으로

인해 불안정한 균열 전파가 관찰되었다. 이에 반해 2차 전해

방전가공 처리 후 절단된 절단면에서는 균열 전파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2차 전해방전가공에 의해 하부 표면의 압축 응력층

이 완화되어 절단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고, 균일한 절

단면이 얻어질 수 있었다. 이는 2차 전해방전가공 처리가 화학

강화 유리의 절단성 및 절단면 품질을 향상시켰음을 의미한다. 

5. 결론

화학강화유리는 표면 압축 응력층으로 인해 외부 충격에 대

한 저항성이 높아 일반적인 유리 절단 방법으로는 절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단부를 따라 전해방전가공 처

리를 수행하여 선택적으로 K+ 이온을 Na+ 이온으로 역치환시켜

Fig. 8 Nanoindentation measurement position

Table 3 Nanoindentation results

Hardness (GPa)

Mother glass 7.65728±0.145

Chemically strengthened glass 9.31352±0.317

Chemically strengthened glass after ECD processing 8.09244±0.017

Fig. 9 Image of glass specimens after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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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압축 응력을 완화시키고 그라인딩을 통해 화학적으로 강

화된 유리를 절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차 전해방전가공 처리 후 그라인딩을 이용해 절단할 경우

여전히 남아 있는 하부 표면의 압축 응력층으로 인해 불안정한

균열 전파가 발생하여 단면 품질이 떨어진다. 따라서 1차 전해

방전가공 처리 후 하부 압축 응력층 바로 위까지 그라인딩에 의

한 절단을 하고 2차 전해방전가공 처리함으로써 하부 표면에서

의 이온 역치환 및 응력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결과

2차 전해방전거공 후 절단에 의해 얻어진 절단면은 균열이 없는

깨끗한 표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점

전극이 아닌 선 전극을 사용하여 전해방전가공을 수행하고, 동

일한 기계 상에서 그라인딩을 통한 절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

으로써 가공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전해방전가공과 그라인딩을 결합한 화학

강화유리 절단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한 가공에 비해 비용이 저

렴하고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마이크로미

터 크기의 전극 공구를 사용할 경우 이온 역치환에 따른 응력

완화 영역을 최소화할 수 있어 화학강화유리의 마이크로 가공

을 가능케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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