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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배경 및 내용

1. 개정배경

(1) 내/외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고,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기타 오기 수정을 하였음.

(2) 컨테이너선과 맞지 않거나 너무 과도한 사항을 식별하여 개정하였음.     

(3) 탱크 시험상태 규정 개정하였음.     

(4) 외부하중식 개정하였음.     

(5) 충격하중요건 제/개정하였음.     

(6) 직접강도해석 시 총 치수 적용하기로 함

(7) 피로강도 평가를 위한 환경조건으로 세계전역 추가하였음.

(8) UR S33 Rev.2(Dec. 2019) 반영 (2021.01.01. 시행 (건조계약일 기준) (2021년 1월 1일 이후 : 회보발행예정) 

- 상갑판 영역을 정의함

- 취성균열정지강 적용 조건을 기술함

- 취성균열 정지강 선정 요건을 기술함

(9) 부분 용입용접계수 수정

(10) 완전 용입용접 및 부분 용입용접 위치 수정

(11) 신환두께 요건 개정하였음.

 2.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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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규칙의 일반원칙

제 1 절 적용

1. 적용범위

1.2 컨테이너선에 대한 적용 범위

1.2.1
이 규칙은 화물창과 갑판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이중저 및 이중선측 

선박에 적용한다. 길이 90 m 미만의 컨테이너선의 요건은 4편 및 10
편 규정을 따른다. 

선체구조는 횡격벽 및 특설늑골에 의해 구성된 종식 또는 횡식 구조

이어야 한다. 전형적인 중앙부 단면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생략>

2. 규칙 적용
2.1 ~ 2.3 <생략>

2.4 선박 부분

2.4.1 ~ 2.4.2 <생략>
2.4.3 화물창 구역
화물창 구역은 화물창을 포함하는 선박의 부분을 말한다. 선수격벽과 

화물창 구역의 후방격벽에 위치한 선박 부분의 전 폭 / 길이를 포함한

다. 펌프룸은 화물창 구역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2.4.4 기관구역
기관구역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선미격벽과 화물창 구역의 후방 격벽

사이의 부분을 말하며, 펌프룸을 포함한다.

<생략>

1장 규칙의 일반원칙

제 1 절 적용

1. 적용범위

1.2 컨테이너선에 대한 적용 범위

1.2.1
이 규칙은 화물창과 갑판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이중저 및 이중선측 

선박에 적용한다. 선체의장의 요건은 4편 규정을 따른다. 길이 90 m 

미만의 컨테이너선의 요건은 4편 및 10편 규정을 따른다. 

선체구조는 횡격벽 및 특설늑골에 의해 구성된 종식 또는 횡식 구조

이어야 한다. 전형적인 중앙부 단면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현행과 동일>

2. 규칙 적용
2.1 ~ 2.3 <현행과 동일>

2.4 선박 부분

2.4.1 ~ 2.4.2 <현행과 동일>
2.4.3 화물창 구역
화물창 구역은 화물창을 포함하는 선박의 부분을 말한다. 선수격벽과 

화물창 구역의 후방격벽에 위치한 선박 부분의 전 폭 / 길이를 포함한

다. 

2.4.4 기관구역
기관구역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선미격벽과 화물창 구역의 후방 격벽

사이의 부분을 말한다.

<현행과 동일>

- 선체의장 요건 추가

- 컨테이너선 전용 

규칙으로 

컨테이너선에 

존재하지 않는 

펌프룸 관련 문구 

삭제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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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규칙 원칙

1. <생략>

2. 설계기초

2.1 <생략>

2.2 선형 제한

2.2.1
이 규칙은 환경하중과 관련하여 다음의 선형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

다.

   90 m ≤ L ≤ 400 m

   5 ≤ L / B ≤ 9

   2 ≤ B / Tsc ≤ 6

   B / D < 2.5

   0.55 ≤ CB ≤ 0.9

길이가 400 m 를 넘는 선박 또는 상기의 선형과 상이한 선박의 경우, 

파랑 하중은 13편 부록 13-1에 따른다.

2.3 <생략>

2.4 환경조건

2.4.1 북대서양 파랑환경
이 규칙의 요건은 전체 설계수명 동안 북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는 선

박에 적용한다.

2.4.2~2.4.5 <생략>

제 2 절 규칙 원칙

1. <현행과 동일>

2. 설계기초

2.1 <현행과 동일>

2.2 선형 제한

2.2.1
이 규칙은 환경하중과 관련하여 다음의 선형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

다.

   90 m ≤ L ≤ 500 m

   5 ≤ L / B ≤ 9

   2 ≤ B / Tsc ≤ 6

   B / D < 2.5

   0.55 ≤ CB ≤ 0.9

상기의 선형과 상이한 선박의 경우, 파랑 하중은 13편 부록 13-1에 

따른다.

2.3 <현행과 동일>

2.4 환경조건

2.4.1 북대서양 파랑환경
이 규칙의 요건은 전체 설계수명 동안 북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는 선

박에 적용한다. 피로강도를 위한 파랑환경은 9장에 따른다.

2.4.2~2.4.5 <현행과 동일>

- UR S11와 일치

- 규칙 적용 선박 길

이 수정에 따른 문

구 수정(내부심의회

의)

- 피로강도에 대한 환

경조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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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생략>

2.6 운항흘수

2.6.1
설계 운항흘수는 선주의 동의하에 건조자 / 설계자에 의해 지정되며, 

적절한 구조부재 치수계산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적하지침서 상

의 모든 운항 적재상태는 정해진 설계 운항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최소한 다음의 설계 운항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평가를 위한 강도계산용 흘수(scantling draught)

   • 구조평가를 위한 선체 중앙에서의 최소 평형수 흘수(Minimum 

ballast draught)

   • 4장 5절에 정의된 슬래밍 하중을 받는 선수 선저부 평가를 위

한 최소 선수흘수

<생략>

3. 설계 원칙

3.1 <생략>

3.2 하중

3.2.1 설계하중 시나리오
구조평가는 선박이 조우하는 설계하중 시나리오를 기초로 한다. (4장 
7절 참조)

<생략>

   • 사고 설계하중 시나리오 (A)

  일반적으로 운항 중 발생하지 않은 우발적 하중

<신설>

<생략>

2.5 <현행과 동일>

2.6 운항흘수

2.6.1
설계 운항흘수는 선주의 동의하에 건조자 / 설계자에 의해 지정되며, 

적절한 구조부재 치수계산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적하지침서 상

의 모든 운항 적재상태는 정해진 설계 운항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최소한 다음의 설계 운항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평가를 위한 강도계산용 흘수(scantling draught)

   • 구조평가를 위한 선체 중앙에서의 최소 평형수 흘수(Minimum 

ballast draught)

   • 4장 5절에 정의된 슬래밍 하중을 받는 선수 / 선미 선저부 평가

를 위한 선수수선 / 선미단 최소흘수

<현행과 동일>

3. 설계 원칙

3.1 <현행과 동일>

3.2 하중

3.2.1 설계하중 시나리오
구조평가는 선박이 조우하는 설계하중 시나리오를 기초로 한다. (4장 
7절 참조)

<현행과 동일>

   • 사고 설계하중 시나리오 (A)

  일반적으로 운항 중 발생하지 않은 우발적 하중

   • 탱크시험 설계하중 시나리오 (T)

  탱크시험 중 발생하는 하중

<현행과 동일>

- 선미 슬래밍 평가 

추가

- 시험 설계하중 시나

리오 (T) 추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4. 규칙에 의한 설계방법

4.3 하중-능력에 기반한 요건

4.3.1~4.3.2 <생략>

운항 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

허용기
준

항해 상태

운송

거친 해상에서 정하중 및 동하중 S+D AC-SD

거친 해상에서 충격하중 충격 (I) AC-I

내부 슬로싱하중 슬로싱 (SL) AC-S

주기적 파랑하중 피로 (F) -

넘침 또는 순차적
방법에 의한 평형수

교환
거친 해상에서 정하중 및 동하중 S+D AC-SD

항내 및 보호수역

적하, 양하 및
평형수 적재

적하, 양하 및 평형수 조작 
상태에서 
대표적 최대하중

S AC-S

항내에서의 특별조건
항내의 특별 조작(예, 프로펠러
검사 부양상태)중
대표적 최대 하중

S AC-S

사고 상태

탱크시험 탱크시험 중 대표적 최대하중 A AC-A

침수상태
사고에 의한 침수로 내부
수밀구획구조에 미치는 대표적인
최대하중

A AC-A

표 1 : 하중시나리오 및 규칙요건

4. 규칙에 의한 설계방법

4.3 하중-능력에 기반한 요건

4.3.1~4.3.2 <현행과 동일>

운항 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

허용기
준

항해 상태

운송

거친 해상에서 정하중 및 동하중 S+D AC-SD

거친 해상에서 충격하중 충격 (I) AC-I

내부 슬로싱하중 슬로싱 (SL) AC-S

주기적 파랑하중 피로 (F) -

넘침 또는 순차적
방법에 의한 평형수

교환
거친 해상에서 정하중 및 동하중 S+D AC-SD

항내 및 보호수역

적하, 양하 및
평형수 적재

적하, 양하 및 평형수 조작 
상태에서 
대표적 최대하중

S AC-S

항내에서의 특별조건
항내의 특별 조작(예, 프로펠러
검사 부양상태)중
대표적 최대 하중

S AC-S

사고 상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침수상태
사고에 의한 침수로 내부
수밀구획구조에 미치는 대표적인
최대하중

A AC-A

시험 상태

탱크시험 탱크시험 중 대표적인 최대하중 T AC-T

표 1 : 하중시나리오 및 규칙요건

- 탱크시험을 별도의 

시험 상태(T)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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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허용기준

4.4.1 일반사항
허용기준은 3가지의 허용기준으로 분류된다. 그 설명은 아래와 같고, 

표 2 및 표 3에 나타나 있다. 규칙 요건에 적용되는 명시된 허용기준

은 특정 조합하중의 확률수준에 따른다.

a) 허용기준 AC-S는 정적 설계하중 조합과 슬로싱 설계하중에 대

하여 적용한다. 이런 하중에 대한 허용응력은 다음의 영향을 고

려하는 극한하중의 허용응력보다 작아야 한다.

     ∙ 반복항복

     ∙ 동하중의 허용

     ∙ 제한적으로 선정된 오작동에 대한 여유

b) 허용기준 AC-SD는 고려하는 하중이 낮은 발생확률을 가지는 극

한하중인 경우에는 S+D 설계하중조합에 적용된다.

c) 허용기준 AC-I는 일반적으로 선저슬래밍 및 선수충격하중과 같

은 충격하중에 사용한다.

<신설>

<신설>

4.4. 허용기준

4.4.1 일반사항
허용기준은 5가지의 허용기준으로 분류된다. 그 설명은 아래와 같고, 

표 2 및 표 3에 나타나 있다. 규칙 요건에 적용되는 명시된 허용기준

은 특정 조합하중의 확률수준에 따른다.

a) 허용기준 AC-S는 정적 설계하중 조합과 슬로싱 설계하중에 대

하여 적용한다. 이런 하중에 대한 허용응력은 다음의 영향을 고

려하는 극한하중의 허용응력보다 작아야 한다.

     ∙ 반복항복

     ∙ 동하중의 허용

     ∙ 제한적으로 선정된 오작동에 대한 여유

b) 허용기준 AC-SD는 고려하는 하중이 낮은 발생확률을 가지는 극

한하중인 경우에는 S+D 설계하중조합에 적용된다.

c) 허용기준 AC-I는 일반적으로 선저 슬래밍 및 선수충격과 같은 

충격하중에 사용한다.

d) 허용기준 AC-A는 사고로 인한 침수상태의 정적 설계하중에 대

하여 적용한다.

e) 허용기준 AC-T는 탱크시험상태의 설계하중에 대하여 적용한다.

- AC-A 및 T 허용기

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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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생략>

허용기준
판 및 국부지지부재(1) 1차 지지부재(1) 선체거더 부재

항복 좌굴 항복 좌굴 항복 좌굴

AC-S
AC-SD
AC-A

허용응력 :
6장 4절
6장 5절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2절
허용응력 :

6장 6절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1절
8장 2절
기둥 좌굴

허용응력 :
5장 1절

허용좌굴
사용계수 :
8장 1절 [3]

AC-I 소성기준 :
10장 1절 [3]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2절

10장 1절 [3]

소성기준 :
10장 1절 [3]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2절
10장 1절 [3]

N/A N/A

 (1) 기타구조는 10장을 선수, 선실 및 선체의장은 11장을 참조하여야 한다.

표 2 : 허용기준 - 규칙요건

허용기준
화물창 해석 상세 유한요소해석

항복 좌굴 항복

AC-S, AC-SD
AC-A

허용응력 :
7장 2절 [5]

허용 좌굴사용계수 :
8장 1절 [3]

허용 Von Mises 응력 :
7장 3절 [6]

표 3 : 허용기준 - 유한요소해석

4.4.2 <현행과 동일>

허용기준
판 및 국부지지부재(1) 1차 지지부재(1) 선체거더 부재

항복 좌굴 항복 좌굴 항복 좌굴

AC-S
AC-SD
AC-A
AC-T

허용응력 :
6장 4절
6장 5절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2절
허용응력 :
6장 6절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1절
8장 2절
기둥 좌굴

허용응력 :
5장 1절

허용좌굴
사용계수 :

8장 1절 [3]

AC-I
소성기준 :

10장 1절 [3]
10장 3절 [5]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2절

10장 1절 [3]
10장 3절 [5]

소성기준 :
10장 1절 [3]
10장 3절 [5]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2절
10장 1절 [3]
10장 3절 [5]

N/A N/A

 (1) 기타구조는 10장을 선루, 갑판실 및 선체의장은 11장을 참조하여야 한다.

표 2 : 허용기준 - 규칙요건

허용기준
화물창 해석 상세 유한요소해석

항복 좌굴 항복

AC-S, AC-SD,
AC-A, AC-T

허용응력 :
7장 2절 [5]

허용 좌굴사용계수 :
8장 1절 [3]

허용 Von Mises 응력 :
7장 3절 [6]

표 3 : 허용기준 - 유한요소해석

- AC-T 하중시나리

오 추가

- 선미 슬래밍 추가 

- AC-T 하중시나리

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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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적합성 검증

1. 일반사항

1.1 신조선

1.1.1~1.1.4 <생략>
1.1.5
선박 건조의 모든 단계에서 건조자는 승인된 배치로부터 변경 또는 

수정을 할 경우 우리 선급에 신속히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

임이 있다. 건조자는 선박 구조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규칙의 요건 또는 승인도면으로부터 변

경할 경우 우리 선급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출문서

2.1 <생략>

2.2 도면 및 보충 계산자료 제출

2.2.1 도면 및 보충 계산자료가 승인용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 규칙 적용을 위하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할 승인용 도면 및 보충 

계산자료는 표 1과 같다. 도면은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제출되어

야 한다. 종이문서로 된 도면 3부와 함께 보충 문서 및 계산자료 1부

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우리 선급이 설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면 및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구조도면은 각 부분의 연결상세와 구조치수를 나타내야 하며, 일반적

으로 등급, 제조공정, 용접절차 및 열처리를 포함한 설계자료를 명시

하여야 한다. 또한 13장에 명시된 신환두께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여

야 한다.

용접요건에 대하여 12장 2절 및 12장 3절에 따른다. 설계 기초와 차

이가 나는 경우, 이는 문서화되어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 3 절 적합성 검증

1. 일반사항

1.1 신조선

1.1.1~1.1.4 <현행과 동일>
1.1.5
선박 건조의 모든 단계에서 건조자는 승인된 배치로부터 변경 또는 

수정을 할 경우 우리 선급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건조자는 규칙의 

요건 또는 승인도면을 변경할 경우 우리 선급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출문서

2.1 <현행과 동일>

2.2 도면 및 보충 계산자료 제출

2.2.1 도면 및 보충 계산자료가 승인용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 규칙 적용을 위하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할 승인용 도면 및 보충 

계산자료는 표 1과 같다. 도면은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제출되어

야 한다. 종이문서로 된 도면 3부와 함께 보충 문서 및 계산자료 1부

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우리 선급이 설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면 및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구조도면은 각 부분의 연결상세와 구조치수를 나타내야 하며, 일반적

으로 등급, 제조공정, 용접절차 및 열처리를 포함한 설계자료를 명시

하여야 한다. 

용접요건에 대하여 12장 2절 및 12장 3절에 따른다. 설계 기초와 차

이가 나는 경우, 이는 문서화되어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 13편 개정사항 일

부 반영(외부의견 

조회)

- 13장 개정으로 

신환 두께 관련된 

자료 제출 요건 

불필요하여 관련 

요건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2.2.2 <생략>
2.2.3 선박에 제공되어야 하는 도면 또는 자료
최소한으로, 다음의 도면 또는 자료가 선박에 제공되어야 한다.

   a) 각 구조 항목에 대한 신조 및 신환두께를 명시하는 다음의 도면 

1부를 선박에 제공하여야 한다. :

     중앙횡단면도, 강재배치도, 외판전개도, 횡격벽도, 선수/선미 구

조도, 기관실 구조도

     각 구조 항목에 대한 신조 두께를 나타내는 다음의 도면 1부를 

선박에 제공하여야 한다. :

     선루구조도, 갑판실구조도, 기관실 위벽 구조도 및 케이싱 구조

도

   b) 최종 승인된 적하지침서 1부 ([2.1.1] 참조)

   c) 최종 승인된 적하지침기기에 대한 시험자료 1부 ([2.1.1] 참조)

   d) 용접에 대한 자료

   e) 고장력강의 범위, 위치, 사양 기계적 성질 및 용접/작업/취급에 

대한 권고사항

   f) 선체건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합금강과 같은 특수 재료의 사용

에 대한 상세 및 자료

   g) 예인 및 무어링 배치도면 (13장 3절 참조)

   h) 용접 후처리 방법이 적용되는 곳의 위치 및 구조 상세

기타 도면 또는 기기를 우리 선급에서 요구할 수 있다.

2.2.2 <현행과 동일>
2.2.3 선박에 제공되어야 하는 도면 또는 자료
최소한으로, 다음의 도면 또는 자료가 선박에 제공되어야 한다.

   a) 각 구조 항목에 대한 신조 두께를 명시하는 다음의 도면 1부를 

선박에 제공하여야 한다. :

     중앙횡단면도, 강재배치도, 외판전개도, 횡격벽도, 선수/선미 구

조도, 기관실 구조도, 선루구조도, 갑판실구조도, 기관실 위벽 구

조도 및 케이싱 구조도

   b) 최종 승인된 적하지침서 1부 ([2.1.1] 참조)

   c) 최종 승인된 적하지침기기에 대한 시험자료 1부 ([2.1.1] 참조)

   d) 용접에 대한 자료

   e) 고장력강의 범위, 위치, 사양 기계적 성질 및 용접/작업/취급에 

대한 권고사항

   f) 선체건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합금강과 같은 특수 재료의 사용

에 대한 상세 및 자료

   g) 예인 및 무어링 배치도면 (11장 3절 참조)

   h) 용접 후처리 방법이 적용되는 곳의 위치 및 구조 상세

기타 도면 또는 기기를 우리 선급에서 요구할 수 있다.

- 13장 개정으로 신

환 두께 관련된 자

료 제출 요건 불필

요하여 관련 요건 

삭제

- 참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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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호 및 정의

2. 기호

2.1 선박 주요 자료

2.1.1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사용된 선박 주요자료에 대한 

기호 및 단위는 표 2에 따른다.

기호 의미 단위

L 규칙 길이 m

<생략>

TFD 손상된 상태에서 가장 깊은 평형상태의 흘수 m

TF-f, 
TF-e

각각 선저 슬래밍 구역의 모든 평형수 탱크가 만재 또는 어느
탱크가 공창일 때 선저슬래밍에 대한 선수수선에서 최소흘수

m

 흘수 TSC에서 형 배수량 t

<생략>

x, y, z 기준 좌표계에 대한 계산위치의 X, Y, Z 좌표 m

표 2 : 선박의 주요 자료

2.2 <생략>

2.3 하중

2.3.1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사용된 선박 주요자료에 대한 

기호 및 단위는 표 4에 따른다

제 4 절 기호 및 정의

2. 기호

2.1 선박 주요 자료

2.1.1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사용된 선박 주요자료에 대한 

기호 및 단위는 표 2에 따른다.

기호 의미 단위

L 규칙 길이 m

<현행과 동일>

TFD 손상된 상태에서 가장 깊은 평형상태의 흘수 m

TF 선저 슬래밍에 대한 선수수선에서 최소흘수 m

TAE 선미 슬래밍에 대한 선미단에서 최소흘수 m

 흘수 TSC에서 형 배수량 t

<현행과 동일>

x, y, z 기준 좌표계에 대한 계산위치의 X, Y, Z 좌표 m

표 2 : 선박의 주요 자료

2.2 <현행과 동일>

2.3 하중

2.3.1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사용된 선박 주요자료에 대한 

기호 및 단위는 표 4에 따른다

- 선수수선 흘수 변경

- 선미단수선 흘수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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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의미 단위

CW 파랑계수 -

<생략>

PSL 선저 슬래밍 압력 kN/m2

PFB 선수 충격 압력 kN/m2

<신설>

Pfs 정적 침수압력 kN/m2

<생략>

Mwh 파랑 수평 굽힘모멘트 kNm

표 4 : 하중

<생략>

기호 의미 단위

CW 파랑계수 -

<현행과 동일>

PSL 선저 슬래밍 압력 kN/m2

PFB 선수 충격 압력 kN/m2

PSS 선미 슬래밍 압력 kN/m2

Pfs 정적 침수압력 kN/m2

<현행과 동일>

Mwh 파랑 수평 굽힘모멘트 kNm

표 4 : 하중

<현행과 동일>

- 선미 슬래밍 압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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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3.1 ~ 3.6 <생략>

3.7 용어

3.7.1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생략> <생략>

폐위공간 (confined space)
다음의 특성 중 한 개에 의해 식별되는 공간 : 제한된
출입용 개구, 자연 통풍이 적절하지 않은 공간 또는
지속적인 작업자 인원에 대한 설계가 되지 않은 공간

<신설> <신설>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생략> <생략>

표 7 : 용어의 정의

3. 정의

3.1 ~ 3.6 <현행과 동일>

3.7 용어

3.7.1 용어 정의

용어 정의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삭제> <삭제>

상시 유인 구역
(Continually manned space)

일반적인 운항 기간 동안 지속적 또는 장기간 선원의
상주가 요구되는 구역
(20분 이상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포함)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통상 무인 구역
(Normally unmanned space)

일반적인 운항 기간 동안 지속적 또는 장기간 선원의
상주가 요구되지 않는 구역
(20분 미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포함)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표 7 : 용어의 정의

- 13편 CSR 개정에 

따라 용어 정의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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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일반배치
제 1 절 ~ 제 2 절 <생략>

제 3 절 구획 배치

1. 코퍼댐

1.1 정의

1.1.1
코퍼댐이라 함은 양측의 구획이 공통경계를 갖지 아니하도록 배치된 

빈 공간을 말하며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코

퍼댐은 적절히 통풍되고 배수설비가 제공되며, 적절한 검사, 유지보수 

및 안전한 탈출을 위한 충분한 크기의 기밀구조이어야 한다.

1.2 코퍼댐의 배치

1.2.1
코퍼댐은 액체 탄화수수가 포함된 액체(액체 기름, 윤활유) 및 청수(음

료수, 추진 기관 및 보일러를 위한 물)를 위한 구획뿐만 아니라 소화

용 폼의 운송을 위한 탱크 사이에 제공되어야 한다.

<생략>

2장 일반배치
제 1 절 ~ 제 2 절 <현행과 동일>

제 3 절 구획 배치

1. 코퍼댐

1.1 정의

1.1.1
코퍼댐이라 함은 양측의 구획이 공통경계를 갖지 아니하도록 배치된 

빈 공간을 말하며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코

퍼댐은 적절히 통풍되고 배수설비가 제공되며, 적절한 검사, 유지보수 

및 안전한 탈출을 위한 충분한 크기의 기밀구조이어야 한다.

1.2 코퍼댐의 배치

1.2.1
코퍼댐은 액체탄화수소(연료유, 윤활유 포함)를 수용하는 구획과 청수

(기관과 보일러를 구동하기 위한)를 수용하는 구획 및 소화용 액체포

말을 수용하는 탱크 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현행과 동일>

- 코퍼댐의 배치 국문 

수정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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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구조설계원칙
제 1 절 <생략>

제 2 절 순 치수 방법

1. 일반

1.1 ~ 1.2 <생략>

1.3 부식 추가의 적용

1.3.1 <생략>
1.3.2
<생략>

구조 항목 특성 / 해석 유형 적용된 부식 추가

<생략>

<생략>

<생략>

FEM에 의한 강도평가

화물창 (응력 계산) 0.5 tc

좌굴능력 

국부 상세 요소 분할 0.5 tc

<생략>

<생략>

<생략>

피로 평가 (FE 응력 해석)
성긴요소 FE 모델
매우 상세한 분할 부분

0.5 tc

표 1 : 총 치수에 적용된 부식에 대한 평가

3장 구조설계원칙
제 1 절 <현행과 동일>
제 2 절 순 치수 방법

1. 일반

1.1 ~ 1.2 <현행과 동일>

1.3 부식 추가의 적용

1.3.1 <현행과 동일>
1.3.2
<현행과 동일>

구조 항목 특성 / 해석 유형 적용된 부식 추가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FEM에 의한 강도평가

화물창 (응력 계산) 

좌굴능력 
(1)

국부 상세 요소 분할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피로 평가 (FE 응력 해석)
성긴요소 FE 모델
매우 상세한 분할 부분



(1)  =  + 

표 1 : 총 치수에 적용된 부식에 대한 평가

- FE 응력 해석 시 

총 두께 사용

- 현존선 계측 자료를 

기반으로 FEM에 

의한 죄굴강도평가 

시  =  +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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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부식 추가
1. 일반

1.2 부식 추가 결정

1.2.1 
구조부재 두 면의 각 면에 대한 부식 추가  또는 는 표 1에 따른

다.

<생략>

구획종류 tc1 또는 tc2

평형수 탱크, 빌지탱크, 드레인 저장탱크, 

체인로커(1)
1.0

대기에 노출 1.0

해수에 노출 1.0

연료유 탱크 및 윤활유 탱크 0.5

청수탱크 0.5

보이드 구역 및 건 구역(2)(3)(4) 0.0

컨테이너 화물창(5) 0.5

거주구 구역 0.0

기타 구역 0.5

(1) 체인로커 바닥의 상면으로부터 상방 3 m 이내의 판 표면에는 

1.0 mm를 더한다.
(2) 외판에 대한 부식 추가를 고려할 때, 파이프 터널은 평형수 

탱크로 고려한다.
(3) 보이드 구역 및 건 구역 바닥의 부식 추가는 0.5 mm로 한다.
(4) 5장의 선체거더 강도평가의 경우 부식 추가는 0.5 mm로 한다.
(5) 5장의 선체거더 강도평가의 경우 부식 추가는 1.0 mm로 한다.

표 1 : 구조부재 한 표면에 대한 부식추가

제 3 절 부식 추가
1. 일반

1.2 부식 추가 결정

1.2.1
구조부재 두 면의 각 면에 대한 부식 추가  또는 는 표 1에 따른

다.

<현행과 동일>

구획종류 tc1 또는 tc2

평형수 탱크, 빌지탱크, 드레인 저장탱크, 

체인로커(1)
1.0

대기에 노출(5) 0.5

해수에 노출(5) 0.5

연료유 탱크 및 윤활유 탱크 0.5

청수탱크 0.5

보이드 구역 및 건 구역(2)(3)(4) 0.0

컨테이너 화물창(5) 0.5

거주구 구역 0.0

기타 구역 0.5

(1) 체인로커 바닥의 상면으로부터 상방 3 m 이내의 판 표면에는 

1.0 mm를 더한다.
(2) 외판에 대한 부식 추가를 고려할 때, 파이프 터널은 평형수 

탱크로 고려한다.
(3) 보이드 구역 및 건 구역 바닥의 부식 추가는 0.5 mm로 한다.
(4) 5장의 선체거더 강도평가의 경우 부식 추가는 0.5 mm로 한다.
(5) 5장의 선체거더 강도평가의 경우 부식 추가는 1.0 mm로 한다.

표 1 : 구조부재 한 표면에 대한 부식추가

- 현존선 두께 계측 

자료를 반영하여, 

대기 및 해수에 대

한 부식추가를 0.5

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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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보강재
보강재의 부식 추가는 부착판과 접합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1.2.3
국부 구조물의 부재/판이 두 개 이상의 부식 추가 값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가장 두꺼운 부식 추가 값을 전체 판에 적용한다.

<신설>

1.2.2 보강재
보강재의 부식 추가는 부착판과 접합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1.2.3
국부 구조물의 부재/판이 두 개 이상의 부식 추가 값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가장 두꺼운 부식 추가 값을 전체 판에 적용한다.

1.2.4 최대 부식 추가
13장 2절의 신환기준을 고려하여, 부식 추가  는 다음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 _ 다만, 0.5 mm 단위에 가까운 값 

예를 들어,

0.75 ≤  < 1.25mm에 대하여, 부식 추가  는 1.0mm이다.

1.25 ≤  < 1.75mm에 대하여, 부식 추가  는 1.5mm이다.

- 13장 신환기준 개

정에 따른 최대 부

식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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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한계상태

1. <생략>

2. 기준

2.1 ~ 2.4 <생략>

2.5 사고 한계상태

2.5.1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는 침수 시 6장의 항복강도 기준 및 8장 

3절의 좌굴강도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생략>

제 5 절 한계상태

1. <현행과 동일>

2. 기준

2.1 ~ 2.4 <현행과 동일>

2.5 사고 한계상태

2.5.1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는 침수 시 6장 및 7장의 항복강도 기준

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현행과 동일>

- 사고 한계상태에 

대한 평가 기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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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구조상세 원칙

3. 보강재

3.4 스닙단

3.4.1
동적하중이 작은 곳에서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판의 순두께, tp가 

다음보다 작지 않은 경우, 스닙단을 사용할 수 있다.

  

  






  (mm)

P :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보강재의 설계압력(kN/m2)

c1 :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c1 = 1.2   허용기준 AC-S의 경우

          c1 = 1.1   허용기준 AC-SD 및 시험상태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미부의 프로펠러 추진 영역이나 기관구역의 기관 또는 

발전기 부근의 구조 또는 외판구조에는 스닙 보강재가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6 절 구조상세 원칙

3. 보강재

3.4 스닙단

3.4.1
동적하중이 작은 곳에서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판의 순두께, tp가 

다음보다 작지 않은 경우, 스닙단을 사용할 수 있다.

  

  






  (mm)

P :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보강재의 설계압력(kN/m2)

c1 :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c1 = 1.2   허용기준 AC-S의 경우

          c1 = 1.1   허용기준 AC-SD 및 AC-T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미부의 프로펠러 추진 영역이나 기관구역의 기관 또는 

발전기 부근의 구조 또는 외판구조에는 스닙 보강재가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AC-T 추가로 인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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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

5.2 1차 지지부재와 보강재의 교차부

5.2.1 일반사항
1차 지지부재와 보강재의 교차부에 대하여

 a) 선저 슬래밍, 선미 슬래밍 및 선수 충격하중을 제외한 면외 하중의 경우, 

[5.2.2] 및 [5.2.3]이 적용되어야 한다.

 b) 선저 슬래밍, 선미 슬래밍 및 선수 충격하중의 경우, [5.2.4]가 적용되어야 

한다.

교차부의 단면적은 적절한 허용응력과 관련한 각 성분을 통하여 전달

되어진 하중의 비율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5.2.2
전단 연결부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 W1은 다음 식에 따른다.

 a) 웨브 보강재가 관통 보강재에 연결되는 경우

  

   (kN)

 b) 웨브 보강재가 관통 보강재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kN)

W : 1차 지지부재에 보강재의 연결부를 통하여 전달되는 전체 

하중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P1, P2 : 해당 교차부 양쪽에서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으로 보강재에 

작용하는 설계압력(kN/m2)

5.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

5.2 1차 지지부재와 보강재의 교차부

5.2.1 일반사항
면외 하중의 경우 1차 지지부재와 보강재의 교차부에 대하여 [5.2.2] 
및 [5.2.3]이 적용되어야 한다.

교차부의 단면적은 적절한 허용응력과 관련한 각 성분을 통하여 전달

되어진 하중의 비율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5.2.2
전단 연결부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 W1은 다음 식에 따른다.

 a) 웨브 보강재가 관통 보강재에 연결되는 경우

  

   (kN)

 b) 웨브 보강재가 관통 보강재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kN)

W : 1차 지지부재에 보강재의 연결부를 통하여 전달되는 전체 

하중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sinsin

 

  

 


P1, P2 : 해당 교차부 양쪽에서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으로 보강재에 

작용하는 설계압력(kN/m2). 선저 슬래밍, 선미 슬래밍 또는 

선수 충격하중의 경우, 과 는 4장 5절 [3.2], [3.3] 및 
[3.4]에 따른 설계압력의 50%.

- 선수 충격하중/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

미 슬래밍 하중 신

설에 따라 1차 지

지부재와 보강재의 

교차부에 대한 예외 

사항 삭제

- 연결부의 부착판 

사이 각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

- 충격하중의 경우  

50%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S1, S2 : <생략>

s1, s2 : <생략>

 : <생략>

A1 : <생략>

A1d : <생략>

<생략>

 : 칼라하중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대칭단면의 관통 보강재 : 

   ≤인 경우

    ≤인 경우

    ≤인 경우

   인 경우

비대칭단면의 관통 보강재 : 

 



 : <생략>

5.2.3 
<생략>

 : 그림 8과 같이 웨브 보강재와 관통보강재 용접부에서의 웨

브 보강재의 유효 순 면적

 : AC-S 및 AC-SD에 대하여 표 1에 의한 허용 직응력

(N/mm2)

 : AC-S 및 AC-SD에 대하여 표 1에 의한 허용 전단응력

(N/mm2)

S1, S2 : <현행과 동일>

s1, s2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3장 7절 기호 및 10장 1절 그림 4에 따른 1차 지지부재와 

부착판 사이 각도(deg.)

 :　3장 7절 기호 및 3장 7절 그림 12에 따른 보강재와 부착판 

사이 각도(deg.)

A1 : <현행과 동일>

A1d :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칼라하중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대칭단면의 관통 보강재 : 

   ≤인 경우

    ≤인 경우

    ≤인 경우

   인 경우

비대칭단면의 관통 보강재 : 

 



 : <현행과 동일>

5.2.3 
<현행과 동일>

 : 그림 8과 같이 웨브 보강재와 관통보강재 용접부에서의 웨

브 보강재의 유효 순 면적

 : AC-S, AC-SD, AC-I 및 AC-T에 대하여 표 1에 의한 허

용 법선응력(N/mm2)

 : AC-S, AC-SD, AC-I 및 AC-T에 대하여 표 1에 의한 허

용 전단응력(N/mm2)

- 1차 지지부재 및 

보강재가 부착판과 

이루는 각도 정의.

-  계수 수정 (오

기)

- AC-I, AC-T 추가 

및 직응력을 법선응

력으로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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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직응력,  (N/mm2) 전단응력,  (N/mm2)

허용기준 허용기준

AC-S

AC-SD

및

시험상태

AC-I AC-S

AC-SD

및

시험상태

AC-I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 - -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와 관통보강재의 

용접 연결부

 • 양면 연속 필렛

 • 부분 용입 용접

















-

-

-

-

-

-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와 관통보강재가 

겹침 이음일 때 웨브 

보강재

   - - -

러그 또는 칼라판을 

포함하는 전단 연결부

• 한면 연결부

• 양면 연결부

-

-

-

-

-

-













(1) 루트면(root face)은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총 두께의 1/3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2)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가 소프트 힐인 경우 허용응력은 5% 증가시킬 수 있

다.

표 1 :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의 연결부에 대한 허용응력

항목

법선응력,  (N/mm2) 전단응력,  (N/mm2)

허용기준 허용기준

AC-S

AC-SD

및

AC-T

AC-I AC-S

AC-SD

및

AC-T

AC-I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 - -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와 관통보강재의 

용접 연결부

 • 양면 연속 필렛

 • 부분 용입 용접

















-

-

-

-

-

-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와 관통보강재가 

겹침 이음일 때 웨브 

보강재

   - - -

러그 또는 칼라판을 

포함하는 전단 연결부

• 한면 연결부

• 양면 연결부

-

-

-

-

-

-













(1) 루트면(root face)은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총 두께의 1/3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2)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가 소프트 힐인 경우 허용응력은 5% 증가시킬 수 있

다.

표 1 :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의 연결부에 대한 허용응력

- 직응력을 법선응력

으로 용어 수정

- AC-T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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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선저 슬래밍 및 선수 충격하중
선저 슬래밍 또는 선수 충격하중의 경우,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를 통해 전달되는 하중 W은 [5.2.2] 및 [5.2.3]의 기준 대신 다음의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where:

 : [5.2.2]에 따른 하중(kN)

 : [5.2.2]에 따른 관통보강재의 유효 순 전단면적(cm2)

 : [5.2.2]에 따른 웨브 보강재의 목 부분(throat) 순 단면적

(cm2)

 : AC-I에 대하여 표 1에 따른 허용 직응력(N/mm2)

 : AC-I에 대하여 표 1에 따른 허용 전단응력(N/mm2)

5.2.5 <생략>

5.2.6 <생략>

5.2.7 <생략>

5.2.8 <생략>

5.2.4 <삭제>

5.2.4 <번호변경>

5.2.5 <번호변경>

5.2.6 <번호변경>

5.2.7 <번호변경>

- 선수 충격하중/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

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현행 충격하중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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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필렛 용접의 치수는 표 2에 주어진 용접계수에 기반으로 12장 3절 
[2.5]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전단 연결부의 용접 치수는 고려하는 

위치에서 1차 지지부재 웨브판에 요구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항목 허용기준 용접계수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와 관

통 보강재의 연결부

AC-S,

AC-SD 및 시험상태




0.38 보다 작아서는 

안됨

러그 또는 칼라판을 포함하는 전단 

연결부

AC-S,

AC-SD 및 시험상태
0.38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가 관

통보강재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러

그 또는 칼라판을 포함하는 전단 

연결부

AC-S,

AC-SD 및 시험상태



0.44 보다 작아서는 

안됨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와 관통 

보강재 연결부

러그 또는 칼라판을 포함하는 전단 

연결부

AC-I  



(비고)

<생략>

표 2 :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 간의 교차부에 대한 용접계수

5.2.8 
필렛 용접의 치수는 표 2에 주어진 용접계수에 기반으로 12장 3절 
[2.5]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전단 연결부의 용접 치수는 고려하는 

위치에서 1차 지지부재 웨브판에 요구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항목 허용기준 용접계수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와 관

통 보강재의 연결부

AC-S, AC-SD,

AC-I 및 AC-T



0.38 보다 작아서는 

안됨

러그 또는 칼라판을 포함하는 전단 

연결부

AC-S, AC-SD,

AC-I 및 AC-T
0.38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가 관

통보강재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러

그 또는 칼라판을 포함하는 전단 

연결부

AC-S, AC-SD,

AC-I 및 AC-T



0.44 보다 작아서는 

안됨

<삭제> <삭제> <삭제>

(비고)

<현행과 동일>

표 2 :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 간의 교차부에 대한 용접계수

- AC-I 및 AC-T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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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갑판구조

9.1 <생략>

9.2 갑판 치수

9.2.1 <생략>
9.2.2 창구 모서리
창구 모서리 부위(창구코밍, 강력갑판 및 스트링거)의 응력집중은 검

토하여야 한다.

<신설>

9. 갑판구조

9.1 <현행과 동일>

9.2 갑판 치수

9.2.1 <현행과 동일>
9.2.2 창구 모서리
창구 모서리 부위(창구코밍, 강력갑판 및 스트링거)의 응력집중은 검

토하여야 한다.

9.2.3 창구 모서리 곡률반지름
그림 20의 창구 모서리의 곡률반지름 (mm)은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sec    
 다만, ≥ min

min : 창구 모서리 최소 곡률반지름(mm)

min  ≤  ≤ 인 경우

min 상기 이외의 경우

sec : 길이 방향 단면 형상 특성계수

sec 






∙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 시 수직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 시 수직 파랑 허용 굽힘 모

멘트(kNm)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강력갑판 위치의 단면계수(m)

- 창구 모서리 곡률반

지름 규정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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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길이 방향 수정계수

    인 경우

  ≤  ≤ 인 경우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해여 구한다.

 : 두께 영향 수정계수

 


다만, ≤ ≤

 : 강력갑판의 판 두께(mm) (그림 20 참조)

 : 삽입판의 판 두께(mm) (그림 20 참조)

 : 재료 수정계수

 






 : 강력갑판의 최소 항복응력(Nmm)

 : 삽입판의 최소 항복응력(Nmm)

 : 선박 길이 보정 계수

 




L

 : 창구 모서리 위치 보정 계수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창구 폭(m)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창구 길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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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창구 모서리의 삽입판 최소 크기는 다음에 따른다.

≥ min (mm)

≥ min (mm)

min= 350

min : 창구 모서리의 곡률반지름 이 끝나는 위치 + 100 mm

그림 20 : 창구 모서리의 곡률반지름

- 창구 모서리 삽입판

의 최소 크기 요건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7 절 구조의 이상화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 웨브와 부착판 사이 각도(°) (그
림 12 참조). 각이 75° 이상일 경우 는 90°로 한다. 

 : 유효 굽힘스팬(m). 보강재는 [1.1.2], 1차 지지부재는 [1.1.5]
에 따른다.

<생략>

1.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의 구조의 이상화

1.3 유효폭

1.3.3 1차 지지부재의 곡진 면재와 부착판의 유효면적
<생략>

a) 유효 순 면적 (mm2)은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제 7 절 구조의 이상화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보강재나 1차 지지 부재의 웨브와 부착판 사이 각도(°) (보

강재에 대하여 그림 12 참조 및 1차 지지부재에 대하여 3장 
3절 그림 9 참조). 각이 75도 이상일 경우 는 90도로 한

다

 : 유효 굽힘스팬(m). 보강재는 [1.1.2], 1차 지지부재는 [1.1.5]
에 따른다.

<현행과 동일>

1.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의 구조의 이상화

1.3 유효폭

1.3.3 1차 지지부재의 곡진 면재와 부착판의 유효면적
<현행과 동일>

a) 유효 순 면적 (mm2)은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 13편 CSR 개정사

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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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랜지 효율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단, 1.0 이하이어야 한다.)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대칭 및 비대칭 면재의 경우

               sinh  sin 

 sinh cosh  sin cos

            • 2개의 웨브를 가진 상자형 거더의 부착판의 경우

               sinh  sin 

 sinhsincoshcos

            • 여러 웨브를 가진 상자형 거더의 부착판의 경우

               sinhsin

 coshcos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rad)

<생략>

   : 플랜지 효율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대칭 면재의 경우

             •  



비대칭 면재의 경우

             •  


상자형 거더의 부착판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대칭 면재의 경우

                cosh
  cos



sinh cosh  sin cos

             • 2개의 웨브를 가진 상자형 거더의 부착판의 경우  

                         sinh  sin 

 sinhsincoshcos

             • 여러 웨브를 가진 상자형 거더의 부착판의 경우,  

                         sinhsin

 coshcos

   : 다음에 의한 값

             •   인 경우  

             •  ≥ 인 경우,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rad)

<현행과 동일>

- 13편 CSR 개정사

항 반영 (플랜지 형

상에 따른 계수 값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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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하중

제 2 절 동적 하중 상태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 , , , ,  : 가속도 성분 (4장 3절 

참조)

 : <생략>

 : <생략>

 : <생략>

 : BSR 하중 상태에 대한 비틀림 모멘트의 종방향 분포계수로

서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 BSP 하중 상태에 대한 비틀림 모멘트의 종방향 분포계수로

서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 <생략>

<생략>

4장 하중

제 2 절 동적 하중 상태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 , , , ,  : 가속도 성분 (4장 3절 

참조)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삭제>

 : <삭제>

 :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횡파에 의한 BSR, 

BSP의 경우 비틀림 

모멘트를 고려할 필

요가 없음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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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1.1 동적하중 상태의 정의

1.1.1
다음의 등가설계파(EDW)는 구조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동적하중 상

태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생략>

e) BSP 하중 상태:

BSP-1P 및 BSP-2P: 중앙부 흘수선에서 좌현의 동적수압을 최

소화 및 최대화 하는 횡파에 대한 등가설계파.

BSP-1S 및 BSP-2S: 중앙부 흘수선에서 우현의 동적수압을 최

소화 및 최대화 하는 횡파에 대한 등가설계파.

<생략>

비고 2: P 와 S는 풍상측이 우현과 좌현에 각각 있는 것을 나타낸다.

<생략>

1. 일반

1.1 동적 하중상태의 정의

1.1.1
다음의 등가설계파(EDW)는 구조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동적하중 상

태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현행과 동일>

e) BSP 하중 상태:

BSP-1P 및 BSP-2P: 중앙부 흘수선에서 좌현의 동적수압을 최

대화 및 최소화 하는 횡파에 대한 등가설계파.

BSP-1S 및 BSP-2S: 중앙부 흘수선에서 우현의 동적수압을 최

대화 및 최소화 하는 횡파에 대한 등가설계파.

<현행과 동일>

비고 2: P 와 S는 풍상측이 좌현과 우현에 각각 있는 것을 나타낸다.

<현행과 동일>

- BSP-1P 및 2P의 

동적수압 최대화 및 

최소화 정의 수정

(오기)

- 풍상측 정의 수정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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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적 하중 상태

2.1 동적 하중 상태의 설명

2.1.1 
각각의 동적하중 상태에 해당하는 선체운동의 응답 및 선체거더하중

은 표 1부터 표 3에 설명한다.

<표 1 생략>

하중성분 BSR-1P BSR-2P BSR-1S BSR-2S BSP-1P BSP-2P BSP-1S BSP-2S

EDW BSR BSR BSP BSP

파랑 횡파 횡파

영향 최대 횡동요 수선에서의 최대 압력

VWBM - - - - 호깅 새깅 호깅 새깅

VWSF - - - -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HWBM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좌현
인장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우현
인장

우현
인장

좌현
인장

HWSF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TM (-) (+) (+) (-) - - - -

<생략>

횡동요
좌현
하향

좌현
상향

우현
하향

우현
상향

좌현
상향

좌현
하향

우현
상향

우현
하향



<생략>

표 2 : BSR 및 BSP 하중 상태에 대한 선박 응답

<표 3 생략>

2. 동적 하중 상태

2.1 동적 하중 상태의 설명

2.1.1 
각각의 동적하중 상태에 해당하는 선체운동의 응답 및 선체거더하중

은 표 1부터 표 3에 설명한다.

<표 1 현행과 동일>

하중성분 BSR-1P BSR-2P BSR-1S BSR-2S BSP-1P BSP-2P BSP-1S BSP-2S

EDW BSR BSR BSP BSP

파랑 횡파 횡파

영향 최대 횡동요 수선에서의 최대 압력

VWBM - - - - 새깅 호깅 새깅 호깅

VWSF - - - -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HWBM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좌현
인장

우현
인장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좌현
인장

우현
인장

HWSF - - - -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TM - - - - - - - -

<현행과 동일>

횡동요
좌현
하향

좌현
상향

우현
하향

우현
상향

좌현
상향

좌현
하향

우현
상향

우현
하향



<현행과 동일>

표 2 : BSR 및 BSP 하중 상태에 대한 선박 응답

<표 3 현행과 동일>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BSR 및 BSP 하중 

상태에 대한 선박 

응답 특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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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중 조합 계수

2.2.1 
선체거더하중 및 관성 하중 성분에 대한 하중조합계수(LCF)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생략>

<표 4 생략>

하중 성분 LCF BSR-1P BSR-2P BSR-1S BSR-2S

선체거더
하중

     

     

     

     

     

종가속도

     

    

     

횡가속도

     

     

     

수직가속
도

     

     

    

표 5 : BSR 및 BSP 하중 상태에 대한 하중 조합 계수

(표 계속)

2.2 하중 조합 계수

2.2.1 
선체거더하중 및 관성 하중 성분에 대한 하중조합계수(LCF)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현행과 동일>

<표 4 현행과 동일>

하중 성분 LCF BSR-1P BSR-2P BSR-1S BSR-2S

선체거더
하중

     

     

     

     

     

종가속도

     

    

     

횡가속도

     

     

     

수직가속
도

     

     

    

표 5 : BSR 및 BSP 하중 상태에 대한 하중 조합 계수

(표 계속)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BSR 하중 상태에 

대한 하중 조합 계

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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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성분 LCF BSP-1P BSP-2P BSP-1S BSP-2S

선체거더
하중

     

 













     

     

     

종가속도

     

    

     

횡가속도

     

         

     

수직가속
도

          

         

    

표 5 : BSR 및 BSP 하중 상태에 대한 하중 조합 계수

하중 성분 LCF BSP-1P BSP-2P BSP-1S BSP-2S

선체거더
하중

      

 







 





     

     

     

종가속도

     

    

     

횡가속도

     

         

     

수직가속
도

         

         

    

표 5 : BSR 및 BSP 하중 상태에 대한 하중 조합 계수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BSP 하중 상태에 

대한 하중 조합 계

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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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박 운동 및 가속도

기호

이 절에 정의 되지 않는 기호에 대해서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가속도 변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생략>

 : 4장 7절에 규정된 적용 설계 하중 시나리오에 따른 계수로

서 다음과 같다.

   최대 파랑하중 설계 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평형수 교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항해중 사고 침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의 경

우

   항구/ 보호수역 설계 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신설>

제 3 절 선박 운동 및 가속도

기호

이 절에 정의 되지 않는 기호에 대해서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가속도 변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현행과 동일>

 : 4장 7절에 규정된 적용 설계 하중 시나리오에 따른 계수로

서 다음과 같다.

   최대 파랑하중 설계 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평형수 교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항해중 사고 침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의 경

우

   항구/ 보호수역 설계 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 선박 운항과 관련된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가속도 변수  

수정

- 선박 운항과 관련된 

계수 을 기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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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

2. 선체 운동 및 가속도

2.1 선체 운동

2.1.1 횡동요 운동
횡동요 주기  (s)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생략>

 : 해당 적재조건에서의 메타센터 높이(m)로, 적하지침서에 명

시하지 않은 경우 표 1에 따른다.

적재상태(1)   

만재 적재 상태   

평형수 상태   

(1) 적하지침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침수 시의  및  값은 만재
적재상태에서의 값을 사용한다.

표 1 : 
및  값

2.1.2 종동요 운동
종동요 주기 는 다음 식에 의한다.(s)

 






종동요 각 는 다음 식에 의한다.(deg)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1. <현행과 동일>

2. 선체 운동 및 가속도

2.1 선체 운동

2.1.1 횡동요 운동
횡동요 주기  (s)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현행과 동일>

 : 해당 적재조건에서의 메타센터 높이(m)로, 적하지침서에 명

시하지 않은 경우 표 1에 따른다.

적재상태(1)   

만재 적재 상태   

평형수 상태   

(1) 적하지침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침수 시의  및  값은 만재
적재상태에서의 값을 사용한다.

표 1 : 
및  값

2.1.2 종동요 운동
종동요 주기 는 다음 식에 의한다.(s)

 






종동요 각 는 다음 식에 의한다.(deg)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규칙값 수정

- 종동요 각  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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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게 중심에서의 선박 가속도

2.2.1 전후동요 가속도
전후동요에 의한 종가속도는 다음 식에 의한다.(ms)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2.2.2 좌우동요 가속도
좌우동요에 의한 횡가속도는 다음 식에 의한다.(ms)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2.2.3 상하동요 가속도
상하동요에 의한 수직가속도는 다음 식에 의한다.(ms)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2.2 무게 중심에서의 선박 가속도

2.2.1 전후동요 가속도
전후동요에 의한 종가속도는 다음 식에 의한다.(ms)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2.2.2 좌우동요 가속도
좌우동요에 의한 횡가속도는 다음 식에 의한다.(ms)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2.2.3 상하동요 가속도
상하동요에 의한 수직가속도는 다음 식에 의한다.(ms)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종가속도 식  

반영

- 횡가속도 식  

반영

- 수직가속도 식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2.2.4 횡동요 가속도
횡동요 가속도 (rads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2.2.5 종동요 가속도
종동요 가속도 (rads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생략>

2.2.4 횡동요 가속도
횡동요 가속도 (rads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를 1.0으로 하여 구한 횡동요 각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2.2.5 종동요 가속도
종동요 가속도 (rads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를 1.0으로 하여 구한 종동요 각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현행과 동일>

- 횡동요 각 조건 

추가

- 종동요 각 조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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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 위치에서의 가속도

3.1 ~ 3.2 <생략>

3.3 포락선(Envelope) 가속도

3.3.1 종가속도
임의 위치에서의 포락선(envelope) 종가속도 (ms)는 다음 식에 

의한다.

 


 








 sin 







 : 횡동요에 의한 횡가속도(ms)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생략>

3. 임의 위치에서의 가속도

3.1 ~ 3.2 <현행과 동일>

3.3 포락선(Envelope) 가속도

3.3.1 종가속도
임의 위치에서의 포락선(envelope) 종가속도 (ms)는 다음 식에 

의한다.

 


 








 sin 







  : 종동요에 의한 종가속도(ms)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현행과 동일>

- 포락선 종가속도의 

종가속도 수정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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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체 거더 하중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생략>

 : 파도의 진행방향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a) 강도평가의 경우

   최대파랑하중 설계하중시나리오에 대한 BSR 및 

BSP 하중 상태. 

   최대파랑하중 설계하중시나리오에 대한 HSM, HSA, 

FSM, OST 및 OSA 하중 상태

   항해 중, 항구 / 보호수역 및 사고침수 설계 하중 시

나리오에서 평형수 교환상태

 b) 피로평가의 경우

   

<신설>

 : 파도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m)

   
 



≤  ≤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생략>

제 4 절 선체 거더 하중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현행과 동일>

 : 파도의 진행방향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a) 강도평가의 경우

   최대파랑하중 설계하중시나리오에 대한 BSR 및 

BSP 하중 상태. 

   최대파랑하중 설계하중시나리오에 대한 HSM, HSA, 

FSM, OST 및 OSA 하중 상태

   항해 중, 항구 / 보호수역 및 사고침수 설계 하중 시

나리오에서 평형수 교환상태

 b) 피로평가의 경우

   

 : 설계 하중 시나리오와 관련된 계수.(4장 3절 참조)

 : 선박 운항과 관련된 계수.(4장 3절 참조)

 : 파도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m)

   
 



≤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현행과 동일>

- 기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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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

2. 정수중 선체 거더 수직 하중

2.1 <생략>

2.2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

2.2.1 ~ 2.2.2 <생략>
2.2.3 항구/보호수역 및 탱크 시험상태의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항구/보호수역 및 탱크 시험상태의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및 는 다음의 정수중 

굽힘 모멘트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a) 4장 8절의 항구/보호수역 적재상태의 정수중 호깅 및 새깅 상태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b) 적하 지침서에 기술된 항구/보호수역 적재상태의 굽힘 모멘트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c) [2.2.2]의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 

2.2.4 항해 상태 침수시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생략>

<신설>

1. <현행과 동일>

2. 정수중 선체 거더 수직 하중

2.1 <현행과 동일>

2.2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

2.2.1 ~ 2.2.2 <현행과 동일>
2.2.3 항구/보호수역 상태의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항구/보호수역 및 탱크 시험상태의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및 는 다음의 정수중 

굽힘 모멘트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a) 4장 8절의 항구/보호수역 적재상태의 정수중 호깅 및 새깅 상태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b) 적하 지침서에 기술된 항구/보호수역 적재상태의 굽힘 모멘트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c) [2.2.2]의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 

2.2.4 항해 상태 침수시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현행과 동일>

2.2.5 탱크 시험상태의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탱크 시험상태의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는 다음의 정수중 굽힘 모멘트보다 큰 값이어야 한

다.

a) 탱크 시험 절차서에 기술된 굽힘 모멘트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b) 정수중 굽힘 모멘트가 탱크 시험 절차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수중 허

용 굽힘 모멘트는 [2.2.2]의 값으로 할 수 있다.

- 탱크 시험상태에 

대한 굽힘 모멘트 

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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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적 선체 거더 하중

3.1 <생략>

3.2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

3.2.1
수직 파랑 모멘트 는 다음 식에 의한 값으로 하며, 선박 길이 방

향에 따른 분포는 그림 2에 따른다.(kNm)

 


 




 


 




 : 선박 운항과 관련된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생략>

3. 동적 선체 거더 하중

3.1 <현행과 동일>

3.2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

3.2.1
수직 파랑 모멘트 는 다음 식에 의한 값으로 하며, 선박 길이 방

향에 따른 분포는 그림 2에 따른다.(kNm)

 


 




 


 




<삭제>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현행과 동일>

- 선박 운항과 관련된 

계수 을 기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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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외부 하중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생략>

 : 4장 3절에 따른다.

<신설>

 : 흘수선에서의 압력과 동등한 수두로 다음에 의한다.(m)

  



 : 고려하는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해 흘수선에서 파랑압력

(kNm)으로 다음에 따른다.

  ,   및  인 경우

 : 4장 3절에 따른 강도 평가 계수.

 : 횡동요 주기.(s)(4장 3절 [2.1.1] 참조)

 : 횡동요 각.(deg)(4장 3절 [2.1.1] 참조)

 : 보강재 스팬의 중심점 또는 판 영역 중앙의  좌표.(m)

제 5 절 외부 하중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현행과 동일>

 : 4장 3절에 따른다.

 : 하중 점의 좌표와 의 비로 다음 식에 따른다.

  


, 다만 1.0이하이어야 한다.

 : 흘수선에서의 압력과 동등한 수두로 다음에 의한다.(m)

  



 : 고려하는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해 흘수선에서 파랑압력

(kNm)으로 다음에 따른다.

  ,   및  인 경우

 : 4장 3절에 따른 강도 평가 계수.

 : 선박 운항과 관련된 계수.(4장 3절 참조)

 : 횡동요 주기.(s)(4장 3절 [2.1.1] 참조)

 : 횡동요 각.(deg)(4장 3절 [2.1.1] 참조)

 : 4장 4절에 따른 계수.

 : 파도 계수로서 4장 4절에 따른다.

 : 보강재 스팬의 중심점 또는 판 영역 중앙의  좌표.(m)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신설

- 5절 계산식에 

포함된 계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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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수압

1.1 ~ 1.2 <생략>

1.3 외부 동적 압력

1.3.1 <생략>
1.3.2 HSM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HSM-1 및 HSM-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2에 따른다.(kNm) 

<표 2 생략>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  피로평가인 경우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강도평가의 극심한 해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b) 강도평가의 평형수 교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피로평가인 경우

1. 해수압

1.1 ~ 1.2 <현행과 동일>

1.3 외부 동적 압력

1.3.1 <현행과 동일>
1.3.2 HSM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HSM-1 및 HSM-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2에 따른다.(kNm) 

<표 2 현행과 동일>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  피로평가인 경우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강도평가의 극심한 해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b) 강도평가의 평형수 교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피로평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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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스(Girth) 분포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신설>

<신설>

<신설>

 : 거스(Girth) 분포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수선면 하중 증폭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 이상

이어야 한다.

 a) 만재 적재 상태 및   m인 경우

 

 b) 평형수 적재 상태 또는 ≤ m인 경우

 

 : 만곡부 하중 증폭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 이상

이어야 한다.

 a) 만재 적재 상태 및   m인 경우

 

 b) 평형수 적재 상태 또는 ≤ m131인 경우

 

 : 선저 중심 하중 증폭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 

이상이어야 한다.

 a) 만재 적재 상태 및   m인 경우

 

 b) 평형수 적재 상태 또는 ≤ m인 경우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거스(Girth) 분포 

계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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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부의 압력 진폭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만재 적재 상태 및   m인 경우

  






 b) 평형수 적재 상태 또는 ≤m인 경우

   





 : 파랑 진폭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로서 다음에 따

른다.

 a) 만재 적재 상태

  인 경우      sin



 ≤ 인 경우    

  sin


 sin




 b) 평형수 적재 상태

  인 경우      sin



 ≤ 인 경우    

  sin


 sin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만재 적재 상태 및   m인 경우

 






 b) 평형수 적재 상태 또는 ≤ m인 경우

  





 : 파랑 진폭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로서 다음에 따

른다.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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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표 3 신설>

<표 4 신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표 3 : HSM 하중상태에 대한   
값

   


 


 


 


 


 





 




  


 


    


 



표 4 : HSM 하중상태에 대한   
값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 

계수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설>

<표 5 신설>

<표 6 신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표 5 : HSM 하중상태에 대한   
값

  


 


 


 


 


 


 


 




  


 


    

표 6 : HSM 하중상태에 대한   
값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 계

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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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HSA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HSA-1 및 HSA-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7에 따른다.(kNm) 

<표 7 생략>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강도평가의 극심한 해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b) 강도평가의 평형수 교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피로평가인 경우

 : 거스(Girth) 분포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1.3.3 HSA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HSA-1 및 HSA-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7에 따른다.(kNm) 

<표 7 현행과 동일>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강도평가의 극심한 해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b) 강도평가의 평형수 교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삭제>

 : 거스(Girth) 분포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선수파에 의한 

HSA 하중 상태는 

피로평가에 대해 

사용되지 않음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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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부의 압력 진폭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만재 적재 상태 및   m인 경우

  






 b) 평형수 적재 상태 또는 ≤m인 경우

   





 : 파랑 진폭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로서 다음에 따

른다.

 a) 만재 적재 상태  

  sin


  sin


 

 인 경우

  sin


  sin




≤ 인 경우

 b) 평형수 적재 상태  

  sin


sin  

 인 경우

  sin


 sin




≤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만재 적재 상태 및   m인 경우

  






 b) 평형수 적재 상태 또는 ≤ m인 경우

   





 : 파랑 진폭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로서 다음에 따

른다.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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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표 8 신설>

<표 9 신설>

<신설>

<표 10 신설>

<표 11 신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0.6  


 




  


 


    


 



표 8 : HSA 하중상태에 대한   
값

   


 


 


 


  


 




   


    


 



표 9 : HSA 하중상태에 대한   
값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표 10 : HSA 하중상태에 대한   
값

    


 


 


 





 


 


 




  


 





  


    

표 11 : HSA 하중상태에 대한   
값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 계

수 신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 

계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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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FSM 하중 상태의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FSM-1 및 FSM-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4에 따른다.(kNm)

<표 12 생략>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  피로평가인 경우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강도평가의 극심한 해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b) 강도평가의 평형수 교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피로평가인 경우

 : 거스(Girth) 분포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파랑 진폭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1.3.4 FSM 하중 상태의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FSM-1 및 FSM-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12에 따른다.(kNm)

<표 12 현행과 동일>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  피로평가인 경우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강도평가의 극심한 해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b) 강도평가의 평형수 교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c) 피로평가인 경우

 

 : 거스(Girth) 분포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파랑 진폭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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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로서 다음에 따

른다.

 a) 만재 적재 상태

  인 경우        

 ≤ 인 경우    

  sin


  sin




 b) 평형수 적재 상태

  인 경우        

 ≤ 인 경우    

  sin


 sin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신설>

<표 13 신설>

<표 14 신설>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로서 다음에 따

른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표 13 : FSM 하중상태에 대한   
값

  


 


 


 


 


 





 




  


 


    

표 14 : FSM 하중상태에 대한   
값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  

수정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 

계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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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표 15 신설>

<표 16 신설>

1.3.5 BSR 하중 상태의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BSR-1 및 BSR-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5에 따른다.(kNm) 

<표 17 생략>

횡방향 위치 BSR-1P, BSR-2P BSR-1S, BSR-2S

≥  (S) (P)

   (P) (S)

표 6 : BSR 하중 상태의 계수 적용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표 15 : FSM 하중상태에 대한   
값

  


 


 


 


  


 




       

표 16 : FSM 하중상태에 대한   
값

1.3.5 BSR 하중 상태의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BSR-1 및 BSR-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17에 따른다.(kNm) 

<표 17 현행과 동일>

<삭제>

BSR-1P와 BSR-2P 하중상태에서는 다음 식을 따른다.

 sin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 계

수 신설

- BSR-1P와 

BSR-2P 

하중상태에서의 

동적 수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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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  피로평가인 경우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거스(Girth) 분포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a) 만재 적재 상태

   
 




   




 b) 평형수 적재 상태

    
 


 

   
 


 

 : 중앙부의 압력 진폭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만재 적재 상태

  


 b) 평형수 적재 상태

   

   

BSR-1S와 BSR-2S 하중상태에서는 다음 식을 따른다.

 sin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  피로평가인 경우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삭제>

<삭제>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BSR-1S와 BSR-2

S 하중상태에서의 

동적 수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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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랑 진폭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로서 다음에 따

른다.

 a) 만재 적재 상태

  sin       인 경우

        ≤   인 경우

   sin 



      ≤ 인 경우

   sin        인 경우

          ≤   인 경우

   sin 



      ≤ 인 경우

 b) 평형수 적재 상태

   sin 


        인 경우

   sin 



      ≤ 인 경우

   sin 


        인 경우

<삭제>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삭제>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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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1.3.6 BSP 하중 상태의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BSP-1 및 BSP-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7에 따른다.(kNm) 

파랑 압력(kNm)

하중 상태  ≤   ≤     

BSP-1P  max     

      
BSP-2P  max     

BSP-1S  max     

BSP-2S  max     

표 7 : BSP 하중 상태의 동적 수압

<표 8 생략>

 

<생략>

 : 거스(Girth) 분포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삭제>

1.3.6 BSP 하중 상태의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BSP-1 및 BSP-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18에 따른다.(kNm) 

파랑 압력(kNm)

하중 상태  ≤   ≤     

BSP-1P  max     

      
BSP-2P  max     

BSP-1S  max     

BSP-2S  max     

표 18 : BSP 하중 상태의 동적 수압

<표 19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거스(Girth) 분포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표 번호 및 동적 

수압 파랑 압력 

부호 수정

- 거스 분포 계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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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랑 진폭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로서 다음에 따

른다.

 ∙   인 경우

  sin 


sin 

 ∙ ≤  인 경우

   sin 


 

 ∙ ≤  인 경우

   sin 


 

 ∙   인 경우

  sin 


 sin 

 ∙ ≤  인 경우

   sin 


 

 ∙ ≤  인 경우

   sin 


 

 ∙ ≤  인 경우

  sin 


  sin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파랑 진폭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로서 다음에 따

른다.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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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OST 하중 상태의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OST-1 및 OST-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20에 따른다.(kNm) 

<표 20 생략>

<표 21 생략>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  피로평가인 경우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피로평가인 경우

 : 거스(Girth) 분포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파랑 진폭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1.3.7 OST 하중 상태의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OST-1 및 OST-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20에 따른다.(kNm) 

<표 20 현행과 동일>

<표 21 현행과 동일>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  피로평가인 경우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피로평가인 경우

 : 거스(Girth) 분포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파랑 진폭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거스(Girth) 분포 

계수 수정

- 중앙부의 압력 진폭 

계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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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로서 다음에 따

른다.

 a) 만재 적재 상태

 ∙   인 경우

  sin 


 sin 


 

 ∙ ≤  인 경우

  sin 


  sin 


 

 ∙ ≤  인 경우

  sin 

 ∙ ≤  인 경우       

   sin 

 ∙   인 경우       

   sin 


 

 ∙ ≤  인 경우  

  sin 


  sin 


 

 ∙ ≤  인 경우      

  sin 


 sin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로서 다음에 따

른다.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선박 길이 방향 위

치에 따른 압력 분

포 계수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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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평형수 적재 상태

 ∙  인 경우         

  sin 


 sin 


 

 ∙ ≤  인 경우    

  sin sin 


 

 ∙ ≤ 인 경우         

   sin 


 

 ∙  ≤인 경우        

   sin 


 

 ∙ ≤  인 경우   

  sin 


 sin 


 

 ∙ ≤  인 경우   

  sin 


 

 ∙ ≤ 인 경우        

  sin 


 sin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신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 

계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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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신설>

<표 23 신설>

횡방향
위치

OST-1P, OST-2P OST-1S, OST-2S

   

≥ 

   

   

   

   

   

   

   

  

   

   

   

   

   

   

   

표 22 : OST 하중상태에 대한   
값

    

    

표 23 : OST 하중상태에 대한   
값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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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 계

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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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신설>

횡방향
위치

OST-1P, OST-2P OST-1S, OST-2S

   

≥ 

 
 

 

   

 

 
 

  

 

   

 
 

 

  

 
 

 

  

 

 
 

   

 

  

 
 

 

표 24 : OST 하중상태에 대한   
값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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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신설>

1.3.8 OSA 하중 상태의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OSA-1 및 OSA-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22에 따른다.(kNm)

<표 26 생략>

<표 27 생략>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강도평가의 극심한 해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b) 강도평가의 평형수 교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피로평가의 경우

      

      

표 25 : OST 하중상태에 대한   
값

1.3.8 OSA 하중 상태의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OSA-1 및 OSA-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26에 따른다.(kNm)

<표 26 현행과 동일>

<표 27 현행과 동일>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강도평가의 극심한 해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b) 강도평가의 평형수 교환 설계 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삭제>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사파로 인한 OSA 

하중 상태는 

피로평가에 대해 

사용되지 않음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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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스(Girth) 분포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a) 만재 적재 상태

    

 

 b) 평형수 적재 상태

    

  

 : 중앙부의 압력 진폭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만재 적재 상태

  




 

  




 

 b) 평형수 적재 상태

  

  

 : 파랑 진폭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거스(Girth) 분포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파랑 진폭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거스(Girth) 분포 

계수 수정

- 중앙부의 압력 진폭 

계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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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로서 다음에 따

른다.

 a) 만재 적재 상태

  ∙  인 경우

       sin


  

  ∙ ≤   인 경우   

       sin


  

  ∙ ≤  인 경우   

     sin


   sin


  

  ∙ ≤ 인 경우        

     sin


   sin


  

  ∙  인 경우        

     sin


   sin


  

  ∙ ≤   인 경우   

     sin


   sin


  

  ∙ ≤  인 경우  

  sin 


 sin 


 

  ∙ ≤ 인 경우        

  sin 


 sin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로서 다음에 따

른다.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 계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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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평형수 적재 상태

  ∙   인 경우        

        sin


  

  ∙ ≤   인 경우  

        sin


  

  ∙ ≤   인 경우  

      sin


  

  ∙  인 경우         

  ∙  인 경우

     sin


   sin


  

  ∙ ≤   인 경우  

     sin


   sin


  

  ∙ ≤  인 경우  

     sin   sin


  

  ∙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신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 

계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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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신설>

횡방향
위치

OSA-1P, OSA-2P OSA-1S, OSA-2S

   

≥ 

    

     

  
  

  
 

 
 

 
 

 

 
 

  
  

   

   

  

    

    

  
  

  
 

 
 

 
 

 

 
 

  
  

    

    

표 28 : OSA 하중상태에 대한   
값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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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신설>

<신설>

        

        

표 29 : OSA 하중상태에 대한   
값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선박의 길이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 

계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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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0 신설>

횡방향
위치

OSA-1P, OSA-2P OSA-1S, OSA-2S

   

≥ 

   

    

     

     

    

    

    

     

    

    

    

  

   

    

     

     

     

     

     

     

    

    

    

표 30 : OSA 하중상태에 대한   
값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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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신설>

1.4 침수 상태 시 정압력

1.4.1 침수 구획의 정압력
침수 구획의 수밀경계의 정압력 (kNm

)은 다음 식에 의한다.

  다만 0 이상이어야 한다.

 : 침수 시의 압력 높이로서 다음에 따른다.(m)

   max  sincos

6절에 따른 선체국부 구조치수인 경우

   sincos

7절에 따른 직접강도해석인 경우

 : 고려되어지는 횡단면 건현갑판 측면의  좌표.(m)

 : 손상 상태(또는 침수 중간 단계)의 가장 깊은 평형 수선의 

 좌표.(m)

 : 손상 상태(또는 침수 중간 단계)의 가장 깊은 평형 수선과 

기선의 각도.(deg)

     

     

     

     

표 31 : OSA 하중상태에 대한   
값

1.4 <삭제>

※ ‘4장 하중’의 경우, 

외부하중 고도화를 

목적으로 선박 운동

에 따른 하중식과 

관련 계수 개정 및 

신설

- 4장 6절 1.4와 

중복으로 삭제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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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략>

3. 선수부의 외부 충격 압력

3.1 적용

3.1.1
선수부에 대한 충격압력은 강도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선저 슬래밍 압력

3.2.1
선저 슬래밍 설계 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선저슬래밍 압력 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kNm)

경우 1 : 선저판과 접하는 공창 평형수 탱크 또는 보이드 구역.

     m인 경우

  
  ≥ m인 경우

경우 2 : 선저판과 접하는 만재 평형수 탱크.

      m인 경우

  
    ≥ m인 경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m인 경우

     m인 경우

 : 공창 평형수 탱크 또는 보이드 구역의 슬래밍 계수로서 다

음 식에 따른다.

  
 



2. <현행과 동일>

3. 외부 충격 압력

3.1 적용

3.1.1
선수/선미에 대한 충격압력은 강도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선저 슬래밍 압력

3.2.1
선저 슬래밍 설계 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선저 슬래밍 압력 은 다음 

식에 따른다.(kNm)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m 경우   

    m 경우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선수단에서 고려하는 단면까지의 거리(m). 보다 작을 필

요는 없다.

   


 
 : 고려하는 단면에서 기선 상방으로  높이에서 선저 폭

(m). 는  와   중 작은 값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선저슬래밍에 대한 선수수선에서 최소흘수(m)로서 설계자에 

의해 제공된다.

- 선수 충격하중/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압력 및 규정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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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재 평형수 탱크의 슬래밍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종 방향 슬래밍 분포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인 경우

    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중간 위치에 대하여는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다만 0.35 이하이어야 한다.

 : FP에서의 설계 슬래밍 흘수로서, 슬래밍 범위내의 평형수 

탱크가 공창인 모든 항해 적하상태에서 적하지침서상의 최

소 흘수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슬래밍 범위내의 평형수 탱

크가 순차 평형수 교환방법을(sequential) 적용하는 평형수 

탱크가 포함된 적하상태를 포함한다.

 : FP에서의 설계 슬래밍 흘수로서 슬래밍 범위내의 평형수 

탱크가 만재인 모든 항해 적하상태에서 적하지침서상의 최

소 흘수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슬래밍 범위내의 평형수 탱

크가 넘침 평형수 교환방법을(flow-through) 적용하는 평형

수 탱크가 포함된 적하상태를 포함한다.

 : 작은 창구코밍을 제외한 탱크의 가장 높은  좌표(m), 이중

저 늑판의 강도 평가의 경우 이중저 높이보다 높을 필요는 

없다.

3.2.2 적하지침서
적하지침서에는 설계 슬래밍 흘수와 각 평형수 탱크의 평형수 교환방

법을 명확히 나타내어야 한다.

그림 2 :  
높이에서 선저 폭

- 선수 충격하중/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압력 및 규정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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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수 충격 하중

3.3.1 설계 압력
선수 충격 설계 시나리오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선수 충격 하중 

은 다음 식에 따른다.(kNm)

  
 sin

 : 종 방향 선수 플레어 충격 압력 분포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 충격 속도(knots)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sin

 : 선수방향 속도(knots)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 knot 이상이어야 한다.

 : 고려하는 위치에서 수선 각.(deg) 다만 35도 이상이다.(그림 
2 참조)

 : 선수 충격각으로서 고려하는 위치에서 외판과 법선인 수직 

단면에서 측정한 플레어 각.(그림 2 참조) 다만 50도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값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식에 의

한다.

   tancos

tan 
 : 고려하는 위치에서 수평선에서의 플레어 각.(deg) 다만 35

도 이상이어야 한다.

3.3 선수 충격 하중

3.3.1 설계 압력
선수 충격 설계 시나리오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선수 충격 하중 

은 다음 식에 따른다.(kNm)

   sin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다만, 1.0 보다 클 필요는 없으나 0.0 이

상으로 한다.

 : 파랑 계수로서 4장 4절에 따른다.

 : 강도계산용 흘수,  로부터 계산점(m)까지 수직 거리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그림 3 참조)

   고려하는 위치가 과  사이인 경우

   고려하는 위치가  상방인 경우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다만 10보다 클 필요는 없다.

  tan 

 : 기준 좌표계에 대한 계산위치의  좌표(m)

 : 고려하는 위치에서 플래어 각으로서 외판의 수평 접선에 수

직인 평면에서 측정한 외판 접선과 수직선 사이의 각. 

(deg) (그림 3 참조)

 : 고려하는 위치에서 수평면 상의 각으로서 길이방향의 선과 

수평면에서 외판 접선 사이의 각 (그림 3 참조)

 : 보정각(deg)으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cossin

 : 횡동요 각(°)으로서 4장 3절 [2.1.1]에 따른다.

 : 종동요 각(°)으로서 4장 3절 [2.1.2]에 따른다.

- 선수 충격하중/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압력 및 규정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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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고려하는 위치가 흘수 와  사이인 경우

             

 고려하는 위치가 흘수  상부에 있는 경우

             

cos 




 : 흘수 에서 수선으로부터 선측에서 측정한 최상갑판까지

의 수직거리.(m)(그림 2 참조)

 : 흘수 에서 수선으로부터 고려하는 위치까지의 수직거

리.(m)

          (그림 2 참조)

그림 2 : 선수 형상의 정의

그림 3 : 선수 형상의 정의

- 선수 충격하중/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압력 및 규정 

개정 및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설> 3.4 선미 슬래밍

3.4.1 설계압력
선미 충격 설계 시나리오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선미 슬래밍 하

중  은 다음 식에 따른다.(kNm)

  

sin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다만, 1.0 보다 클 필요는 없으나 0.0 이

상으로 한다.

 : 파랑 계수로서 4장 4절에 따른다.

 : 가속도 변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선미단 최소흘수,  의 수선면에서 계산점까지 수직 거리

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계산점이  상방인 경우

 : 기준 좌표계에 대한 계산위치의  좌표(m)

 : 선미단에서 최소 흘수(m)

 : 선미단으로부터 고려하는 단면까지 길이방향 거리(m)로서 

0.05 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

 : 계산점에서 플래어 각으로서 외판의 수평 접선에 수직인 평

면에서 측정한 외판 접선과 수직선 사이의 각. (deg) (그림 
3 참조)

- 선수 충격하중/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압력 및 규정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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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내부 하중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4장 3절 [3.2]에 따른 무게중심 , , 에서 종, 횡 및 수

직 가속도.(ms)

 : 액체 화물 밀도 및 설계 수명 25년 내의 최대 해상상태의 

발생 결합 확률에 대한 계수

 a) 액체 화물로 채워진 화물탱크의 유한 요소 해석의 강도평

가 :

    tm인 경우

    tm인 경우

 b) 상기 이외의 경우

  .

 : 4장 4절에 정의된 계수

 : 탱크 정부 상부의 공기관 또는 넘침관의 높이.(m)

max : 최대 허용수위(m)로서 다음에 따른다.

 a) 평형수 탱크의 경우: 최대 탱크 높이 

 : 평형수 교환중의 주수 또는 초과 주수에 의한 공기관 또는 

넘침관에서의 초과 압력(kNm)으로 설계자에 의해 제시되

어야 하며 kNm 이상이어야 한다.

 : 설치된 경우 압력 도출밸브의 설정압력.(kNm) 다만 

kNm 이상이어야 한다.

   : 4장 1절 [1.2.1]에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 대한 하중점의 , 

,  좌표.(m)

제 6 절 내부 하중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4장 3절 [3.2]에 따른 무게중심 , , 에서 종, 횡 및 수

직 가속도.(ms)

<삭제>

 : 4장 4절에 정의된 계수

 : 탱크 정부 상부의 공기관 또는 넘침관의 높이.(m)

max : 최대 허용수위(m)로서 평형수 탱크의 경우 최대 탱크 높이

 : 평형수 교환중의 주수 또는 초과 주수에 의한 공기관 또는 

넘침관에서의 초과 압력(kNm)으로 설계자에 의해 제시되

어야 하며 kNm 이상이어야 한다.

 : 설치된 경우 압력 도출밸브의 설정압력.(kNm) 다만 

kNm 이상이어야 한다.

   : 4장 1절 [1.2.1]에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 대한 하중점의 , 

,  좌표.(m)

- 컨테이너선 

구조규칙에 

불필요한 계수로서 

삭제(오기)

- 최대 허용수위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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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하는 탱크의 또는 완전히 채워진 화물창() 무게중심

의 4장 1절 [1.2]에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 대한 , ,  좌

표.(m)

 : 작은 창구를 제외한 탱크의 가장 높은 지점에 대한  좌

표.(m)

 : 탱크내의 액체밀도(tm)로서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a) 강도평가의 경우

   화물유를 포함하는 모든 액체인 경우

   액체밀도가 를 넘는 화물을  까지 적재

하는 경우(max )

 b) 피로평가의 경우

   화물유인 경우

   상기 이외 모든 액체인 경우

 : 선박의 적하 지침서 또는 설계자에 의해 명시된 값에서 어

떤 하중조건으로부터 의 만재 탱크에 해당하는 최대 액

체 화물도.(tm)

 : 슬로싱 평가에 사용되는 액체 밀도(tm)로서 다음과 같다.

  

 : 강재의 밀도(tm)로서 7.85로 한다.

 : 4장 3절 [2.1.1]의 횡동요각.(deg)

   : 고려하는 탱크의 또는 완전히 채워진 화물창() 무게중심

의 4장 1절 [1.2]에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 대한 , ,  좌

표.(m)

 : 작은 창구를 제외한 탱크의 가장 높은 지점에 대한  좌

표.(m)

 : 탱크내의 액체 밀도(tm)로서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삭제>

 : 슬로싱 평가에 사용되는 액체 밀도(tm)로서 다음과 같다.

  

 : 강재의 밀도(tm)로서 7.85로 한다.

 : 4장 3절 [2.1.1]의 횡동요각.(deg)

- 탱크 내의 액체 

밀도 문구 수정

- 컨테이너선 

구조규칙에 

불필요한 계수로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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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체로 인한 압력

1.1 ~ 1.2 <생략>

1.3 동적 액체 압력

1.3.1
탱크 내 액체로 인한 동압력 (kNm

)는 다음 식에 의한다.

   

<생략>

1.4 침수 상태 시 정압력

1.4.1 침수 구획의 정압력
침수 구획의 수밀경계의 정압력 (kNm

)은 다음 식에 의한다.

  다만 0 이상이어야 한다.

 : 침수 시의 압력 높이로서 다음에 따른다.(m)

   max  sincos

6절에 따른 선체국부 구조치수인 경우

   sincos

7절에 따른 직접강도해석인 경우

<신설>

 : 고려되어지는 횡단면 건현갑판 측면의  좌표.(m)

 : 손상 상태(또는 침수 중간 단계)의 가장 깊은 평형 수선의 

 좌표.(m)

 : 손상 상태(또는 침수 중간 단계)의 가장 깊은 평형 수선과 

기선의 각도.(deg)

1. 액체로 인한 압력

1.1 ~ 1.2 <현행과 동일>

1.3 동적 액체 압력

1.3.1
탱크 내 액체로 인한 동압력 (kNm

)는 다음 식에 의한다.

  

<현행과 동일>

1.4 침수 상태 시 정압력

1.4.1 침수 구획의 정압력
침수 구획의 수밀경계의 정압력 (kNm

)은 다음 식에 의한다.

  다만 0 이상이어야 한다.

 : 침수 시의 압력 높이로서 다음에 따른다.(m)

   max  sincos

6절에 따른 선체국부 구조치수인 경우

   sincos

7절에 따른 직접강도해석인 경우

  다만, 직접강도해석인 경우 모든 개별 화물창에 대한 손상 

계산 중 가장 보수적인 침수 조건에서의 압력 높이를 사용

할 수 있다.

 : 고려되어지는 횡단면 건현갑판 측면의  좌표.(m)

 : 손상 상태(또는 침수 중간 단계)의 가장 깊은 평형 수선의 

 좌표.(m)

 : 손상 상태(또는 침수 중간 단계)의 가장 깊은 평형 수선과 

기선의 각도.(deg)

-  계수 삭제에 

따른 식 수정

- 직접강도해석인 

경우 선박의 Trim 

등을 고려한 침수 

시 압력 높이 

수정(+1.0 m)

- 손상 계산 결과에 

따른 압력 높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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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테이너에 의한 압력 및 힘

2.1 컨테이너 설계 하중

2.1.1 ~ 2.1.2 <생략>
2.1.3 컨테이너의 동적 힘
컨테이너의 무게 중심에서의 동적 힘 요소는 다음에 따른다.(kN)

 

 

 

<신설>

<생략>

3. 탱크 내의 슬로싱 압력

3.1 일반

3.1.1 적용
이 규정은 m 초과하는 용적의 모든 액체 화물과, 평형수 및 기타 

탱크에 적용한다.

<생략>

2. 컨테이너에 의한 압력 및 힘

2.1 컨테이너 설계 하중

2.1.1 ~ 2.1.2 <현행과 동일>
2.1.3 컨테이너의 동적 힘
컨테이너의 무게 중심에서의 동적 힘 요소는 다음에 따른다.(kN)

 

 

 

다만, ,  및  는 고려하는 화물창 중심에서 계산된 값을 사용한

다.

<현행과 동일>

3. 탱크 내의 슬로싱 압력

3.1 일반

3.1.1 적용
이 규정은 m 초과하는 용적의 모든 평형수 및 기타 탱크에 적용

한다. 다만, 화물창 구역 내의 평형수 탱크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는 

없다.

<현행과 동일>

- 컨테이너의 동적 힘 

계산 시 가속도는 

고려하는 화물창 

중심에서 계산된 

값을 사용하도록 함

- 화물창 구역 내 

선측 및 선저 

평형수 탱크에 

대하여 슬로싱 계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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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설계 하중 시나리오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설계 수직 굽힘 모멘트.(kNm)

<생략>

 : 4장 4절 [2.2.4]의 침수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

트.(kNm)

: 4장 4절 [3.2]의 고려하는 동하중상태에서 수직파랑 굽힘 모멘

트.(kNm)

<생략>

 : 4장 4절 [2.3.3]의 침수 시 선체 거더 정수중 허용 전단력.

(kN)

 : 4장 4절 [3.3]의 고려하는 동하중상태에서 수직 파랑 전단

력.(kN)

<생략>

 : 4장 5절 [3.2]의 선저 슬래밍 압력.(kNm)

 : 4장 5절 [3.3]의 선수 충격 압력.(kNm)

 : 4장 6절 [3]의 슬로싱 압력 (kNm)

제 7 절 설계 하중 시나리오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설계 수직 굽힘 모멘트.(kNm)

<현행과 동일>

 : 4장 4절 [2.2.4]의 침수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

(kNm)

 : 4장 4절 [2.2.5]의 시험상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

트.(kNm)

: 4장 4절 [3.2]의 고려하는 동하중상태에서 수직파랑 굽힘 모멘

트.(kNm)

<현행과 동일>

 : 4장 4절 [2.3.3]의 침수 시 선체 거더 정수중 허용 전단력.

(kN)

 : 시험 상태 선체 거더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 4장 4절 [3.3]의 고려하는 동하중상태에서 수직 파랑 전단

력.(kN)

<현행과 동일>

 : 4장 5절 [3.2]의 선저 슬래밍 압력.(kNm)

 : 4장 5절 [3.3]의 선수 충격 압력.(kNm)

 : 4장 5절 [3.4]의 선미 슬래밍 압력.(kNm)

 : 4장 6절 [3]의 슬로싱 압력 (kNm)

- 시험상태 추가에 

따른 허용 굽힘 

모멘트

- 시험상태 추가에 

따른 허용 전단력

- 선미 슬래밍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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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도평가에 대한 설계 하중 시나리오

2.1 기본 설계 하중 시나리오

2.1.1 
기본 설계 하중 시나리오는 표 1에 따른다.

설계 하중 시나리오 항내/
보호수역

최대 파랑하중
항해 상태 평형수 교환(2) 침수

상태(2)
시험
상태(2)

하중 성분 정하중
(S)

정하중 +
동하중
(S+D)

정하중 +
동하중
(S+D)

사고하
중
(A)

사고하
중
(A)

선체
거더

VBM    
(1)  

HBM -   - -

VSF    - 

TM -   - -

국부
하중



외부갑판(그린하중) -  - - -

선체외곽(envelope)        - 

 

평형수 탱크
      

     - max

 기타 탱크 - -

수밀 경계 - - -  -

  컨테이너         - - -



건구역의 내부
갑판        - -  

외부
갑판(분포하중)        - -  

외부
갑판(집중하중)      - - 

(1)  는 수밀격벽의 국부치수 평가에만 이용한다.
(2) 규정 요건 평가에만 적용한다.

표 1 : 강도평가에 대한 설계 하중 시나리오

2. 강도평가에 대한 설계 하중 시나리오

2.1 기본 설계 하중 시나리오

2.1.1 
기본 설계 하중 시나리오는 표 1에 따른다.

설계 하중 시나리오 항내/
보호수역

최대 파랑하중
항해 상태 평형수 교환(2) 침수

상태(2)
시험
상태(2)

하중 성분 정하중
(S)

정하중 +
동하중
(S+D)

정하중 +
동하중
(S+D)

사고하
중
(A)

시험하
중
(T)

선체
거더

VBM    
(1)  

HBM -   - -

VSF    -  

TM -    - -

국부
하중



외부갑판(그린하중) -  - - -

선체외곽(envelope)        - 

 

평형수 탱크
      

     -


기타 탱크 - -

수밀 경계 - - -  -

  컨테이너         - - -



건구역의 내부
갑판        - - -

외부
갑판(분포하중)        - - -

외부
갑판(집중하중)      - - -

(1)  는 수밀격벽의 국부치수 평가에만 이용한다.
(2) 규정 요건 평가에만 적용한다.

표 1 : 강도평가에 대한 설계 하중 시나리오

- 시험상태 추가에 

따른 설계 하중 

시나리오 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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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가 설계 하중 시나리오

2.2.1 
슬로싱, 선저 슬래밍 및 선수충격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설계 하

중 시나리오는 표 2에 따른다.

설계 하중 시나리오 선수충격
충격상태
(I)

선저 슬래밍
충격상태
(I)

슬로싱
슬로싱상태
(SL)하중 성분

선
체
거
더

 - - 

 - - -

 - - -

 - - -

국
부
하
중



외부 갑판(그린하중) - - -

선체 외곽(envelope)   -

 

평형수 탱크
- - 

기타 탱크

수밀 경계 - -

 컨테이너 - - -



건구역의 내부 갑판 - - -

외부 갑판(분포하중) - - -

외부 갑판(집중하중) - - -

표 2 : 충격상태 및 슬로싱상태에 대한 설계 하중 시나리오

2.2 추가 설계 하중 시나리오

2.2.1 
슬로싱, 선저 슬래밍 및 선수충격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설계 하

중 시나리오는 표 2에 따른다.

설계 하중 시나리오 선수충격
충격상태
(I)

선저 슬래밍
충격상태
(I)

선미 슬래밍
충격상태
(I)

슬로싱
슬로싱상태
(SL)하중 성분

선
체
거
더

 - - - 

 - - - -

 - - - -

 - - - -

국
부
하
중



외부 갑판(그린하중) - - - -

선체 외곽(envelope)    -

 

평형수 탱크
- - - 

기타 탱크

수밀 경계 - - -

 컨테이너 - - - -



건구역의 내부 갑판 - - - -

외부 갑판(분포하중) - - - -

외부 갑판(집중하중) - - - -

표 2 : 충격상태 및 슬로싱상태에 대한 설계 하중 시나리오
- 선미 슬래밍 

충격상태 추가에 

따른 설계 하중 

시나리오 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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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적하상태

1. <생략>

2. 설계 적하상태

2.1 ~ 2.3 <생략>

2.4 적하상태

2.4.1 대안설계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구조배치의 경우, 적재 경향, 상응하는 흘수,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을 포함하는 적하상태는 우리선급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4.2 화물창의 강도평가를 위한 표준 적재 조건
화물창 강도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재 상태는 표 1에 주어진다.

2.4.3 연료유 탱크의 강도평가를 위한 표준 적재 조건
연료유 탱크 강도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재 상태는 표 2에 주어

진다.

2.4.4 화물창의 피로강도 평가를 위한 표준 적재 조건
화물창의 피로강도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재 상태는 표 3에 주

어진다.

제 8 절 적하상태

1. <현행과 동일>

2. 설계 적하상태

2.1 ~ 2.3 <현행과 동일>

2.4 적하상태

2.4.1 대안설계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구조배치의 경우, 적재 경향, 상응하는 흘수,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을 포함하는 적하상태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화물창의 강도평가를 위한 표준 적재 조건
화물창 강도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재 상태는 표 1에 주어진다.

2.4.3 연료유 탱크의 강도평가를 위한 표준 적재 조건
연료유 탱크 강도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재 상태는 표 2에 주어

진다.

2.4.4 화물창의 피로강도 평가를 위한 표준 적재 조건
화물창의 피로강도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재 상태는 표 3에 주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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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
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
수

컨테이너 하중 % of
perm.
SWBM

% of
perm.
SWSF

중앙
화물창
구역화물창 창구덮개

상부
항해 상태
B13) <생략>

F13) <생략
>

TS
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최대 30.5 t/FEU)
모든 탱크: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호깅) ≤100% <생략

>

F23) <생략>

F33) <생략
>

0.9
TS
C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최대 24 t/TEU)
모든 탱크: 공창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혼합 적재가
가능하면 20 ft
+ 40 ft
적재하중 적용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생략
>

F43) <생략>

F5 <생략
>

TS
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최대 30.5 t/FEU)
모든 탱크: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호깅) ≤100% <생략

>

F6 <생략
>

TS
C

40 ft 컨테이너의
적재하중
(최대 30.5 t/FEU)
모든 탱크: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호깅) ≤100% <생략

>

F73) <생략
>

TS
C

40 ft 컨테이너의
적재하중
(최대 30.5 t/FEU)
모든 연료유 탱크:
만재
모든 평형수 탱크:
만재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혼합 적재가
가능하면 20 ft
+ 40 ft
적재하중 적용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생략
>

침수 상태
A14) <생략>

<생략>

표 1 : 화물창 구역에서의 화물창 강도 평가를 위한 표준 하중 조건

번호 적하
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
수

컨테이너 하중 % of
perm.
SWBM

% of
perm.
SWSF

중앙
화물창
구역화물창 창구덮개

상부
항해 상태
B13) <현행과 동일>

F13)
<현행
과
동일>

TS
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모든 탱크: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호깅) ≤100%

<현행
과
동일>

F23) <현행과 동일>

F33)
<현행
과
동일>

0.9
TS
C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모든 탱크: 공창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혼합 적재가
가능하면 20 ft
+ 40 ft
적재하중 적용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현행
과
동일>

F43) <현행과 동일>

F5
<현행
과
동일>

TS
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모든 탱크: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호깅) ≤100%

<현행
과
동일>

F6
<현행
과
동일>

TS
C

40 ft 컨테이너의
적재하중

모든 탱크: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호깅) ≤100%

<현행
과
동일>

F73)
<현행
과
동일>

TS
C

40 ft 컨테이너의
적재하중

모든 연료유 탱크:
만재
모든 평형수 탱크:
만재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혼합 적재가
가능하면 20 ft
+ 40 ft
적재하중 적용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현행
과
동일>

침수 상태
A14)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표 1 : 화물창 구역에서의 화물창 강도 평가를 위한 표준 하중 조건
- 중량 화물 조건에서 

컨테이너 최대 하중  

요건 삭제하여 실제 

컨테이너 하중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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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
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
수

컨테이너 하중 % of
perm.
SWBM

% of
perm.
SWSF

중앙
화물창
구역화물창 창구덮개

상부
항해 상태

OF1 <생략
>

TS
C

40 ft 컨테이너의
적재하중
(최대 30.5 t/FEU)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모든 연료유 탱크:
만재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생략
>

OF2 <생략
>

TS
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최대 30.5 t/FEU)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관련된 연료유
탱크: 만재 및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생략
>

OF3 <생략
>

TS
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최대 30.5 t/FEU)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관련된 연료유
탱크: 만재 및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생략
>

OF4 <생략>

OF5 <생략
>

0.9
TS
C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최대 24 t/TEU)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모든 연료유 탱크:
공창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혼합 적재가
가능하면 20
ft + 40 ft
적재하중
적용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생략
>

평형수 상태

<생략>

표 2 : 화물창 구역에서의 연료유 탱크 강도 평가를 위한 표준 하중 조건

번호 적하
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
수

컨테이너 하중 % of
perm.
SWBM

% of
perm.
SWSF

중앙
화물창
구역화물창 창구덮개

상부
항해 상태

OF1
<현행
과
동일>

TS
C

40 ft 컨테이너의
적재하중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모든 연료유 탱크:
만재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현행
과
동일>

OF2
<현행
과
동일>

TS
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관련된 연료유
탱크: 만재 및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현행
과
동일>

OF3
<현행
과
동일>

TS
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관련된 연료유
탱크: 만재 및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현행
과
동일>

OF4 <현행과 동일>

OF5
<현행
과
동일>

0.9
TS
C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모든 연료유 탱크:
공창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혼합 적재가
가능하면 20
ft + 40 ft
적재하중
적용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현
행과
동일>

평형수 상태

<현행과 동일>

표 2 : 화물창 구역에서의 연료유 탱크 강도 평가를 위한 표준 하중 조건
- 중량 화물 조건에서 

컨테이너 최대 하중  

요건 삭제하여 실제 

컨테이너 하중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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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선체국부 구조치수

제 1 절 일반사항

1. 적용

1.1 적용

1.1.1 ~ 1.1.3 <생략>
1.1.4
추가적인 국부강도요건은 선수 충격하중, 선저 슬래밍 하중, 그리고 

선수단, 기관실 및 선미단부를 고려하여 10장에서 제공된다.

1.2 허용기준

1.2.1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중을 기반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a) 설계하중 S에 대한 AC-S : 정하중

 b) 설계 하중 S+D에 대한 AC-SD : 정하중+동하중의 조합

c) 설계 하중 A에 대한 AC-A : 사고하중

<신설>

6장 선체국부 구조치수

제 1 절 일반사항

1. 적용

1.1 적용

1.1.1 ~ 1.1.3 <현행과 동일>
1.1.4
추가적인 국부강도요건은 선수 충격하중, 선저 슬래밍 하중, 선미 슬

래밍 하중, 슬로싱 하중 그리고 선수단, 기관실 및 선미단부를 고려하

여 10장에서 제공된다.

1.2 허용기준

1.2.1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중을 기반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a) 설계하중 S에 대한 AC-S : 정하중

 b) 설계 하중 S+D에 대한 AC-SD : 정하중+동하중의 조합

 c) 설계 하중 A에 대한 AC-A : 사고하중

 d) 설계 하중 T에 대한 AC-T : 시험하중

- 추가적인 

국부강도요건에 

선미 슬래밍 하중, 

슬로싱 하중을 추가

- 시험상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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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하중적용

1. <생략>

2. 설계하중 조합

2.1 하중성분의 적용

<생략>

구조 부재 설계하중조합 하중성분 흘수 설계하중 적하상태

외판 및
노출갑판

<생략>

<생략>

평형수 탱크

WB-1 
(1)  S+D 통상 평형수

적재상태

WB-2 
(1)  S+D

통상 평형수
적재상태,

평형수 교환상태

WB-3 
(1)  S 항내상태

WB-4 
(1)  A 시험상태

평형수 탱크
이외의 탱크

TK-1 
(1)  S+D 통상 평형수

적재상태

TK-2 
(1)  S 항내상태

TK-3 
(1)  A 시험상태

화물창 구역 <생략>

건구역 및
창구코밍 <생략>

(1) 는 외판(노출갑판 제외)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2) FD-1은 외판에 적용하지 않는다.

표 1 : 설계하중 조합

<생략>

제 2 절 하중적용

1. <현행과 동일>

2. 설계하중 조합

2.1 하중성분의 적용

<현행과 동일>

구조 부재 설계하중조합 하중성분 흘수 설계하중 적하상태

외판 및
노출갑판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평형수 탱크

WB-1 
(1)  S+D 통상 평형수

적재상태

WB-2 
(1)  S+D

통상 평형수
적재상태,

평형수 교환상태

WB-3 
(1)  S 항내상태

WB-4 
(1)  T 시험상태

평형수 탱크
이외의 탱크

TK-1 
(1)  S+D 통상 평형수

적재상태

TK-2 
(1)  S 항내상태

TK-3 
(1)  T 시험상태

화물창 구역 <현행과 동일>

건구역 및
창구코밍 <현행과 동일>

(1) 는 외판(노출갑판 제외)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2) FD-1은 외판에 적용하지 않는다.

표 1 : 설계하중 조합

<현행과 동일>

- 시험상태 추가

- 시험상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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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최소 두께

1. 판

1.1 최소 두께 요건

1.1.1 
판의 순 두께는 표 1에 주어진 적절한 최소 두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요소 위치 지역 순 두께

외판

용골 - 


선저외판
선측외판
만곡부 외판

선수부분 


기관구역, 선미부분 


그 외의 경우 


브레스트훅 - 선수부분 

갑판 <생략>

내저판(1) <생략>

격벽 <생략>

기타 부재 <생략>

(1) 수밀 및 비수밀 부재에 대하여 적용

표 1 : 판의 최소 순 두께

<생략>

제 3 절 최소 두께

1. 판

1.1 최소 두께 요건

1.1.1 
판의 순 두께는 표 1에 주어진 적절한 최소 두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요소 위치 지역 순 두께

외판

용골 - 


선저외판
선측외판
만곡부 외판

선수부분 


기관구역, 선미부분 


그 외의 경우 


브레스트훅 - 선수부분 

갑판 <생략>

내저판(1) <생략>

격벽 <생략>

기타 부재 <생략>

(1) 수밀 및 비수밀 부재에 대하여 적용

표 1 : 판의 최소 순 두께

<현행과 동일>

- 부식추가 개정을 

고려하여 외판 

요구두께 최소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외판의 최소 순 

두께 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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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판

1. 면외압력을 받는 판

1.1 항복검토

1.1.1 
<생략>

허용기
준 구조부재   

AC-S
종강도부재

종 방향으로 보강된 판 0.9 0.5 0.8

횡 방향으로 보강된 판 0.9 1.0 0.8

기타부재 0.8 0 0.8

AC-SD
종강도부재

종 방향으로 보강된 판 1.05 0.5 0.95

횡 방향으로 보강된 판 1.05 1.0 0.95

기타부재 1.0 0 1.0

AC-A
종강도부재

종 방향으로 보강된 판 1.10 0.5 1.0

횡 방향으로 보강된 판 1.10 1.0 1.0

기타부재 1.0 0 1.0

표 1 :  ,  및     

<생략>

제 4 절 판

1. 면외압력을 받는 판

1.1 항복검토

1.1.1 
<현행과 동일>

허용기
준 구조부재   

AC-S
종강도부재

종 방향으로 보강된 판 0.9 0.5 0.8

횡 방향으로 보강된 판 0.9 1.0 0.8

기타부재 0.8 0 0.8

AC-SD
종강도부재

종 방향으로 보강된 판 1.05 0.5 0.95

횡 방향으로 보강된 판 1.05 1.0 0.95

기타부재 1.0 0 1.0

AC-A
종강도부재

종 방향으로 보강된 판 1.10 0.5 1.0

횡 방향으로 보강된 판 1.10 1.0 1.0

기타부재 1.0 0 1.0

AC-T
종강도부재

종 방향으로 보강된 판 1.25 0.5 1.15

횡 방향으로 보강된 판 1.15 1.0 1.15

기타부재 1.15 0.0 1.15

표 1 :  ,  및     

<현행과 동일>

- 시험상태 추가에 

따른 관련 계수값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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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보강재

1. 면외압력을 받는 보강재

1.1 항복검토

1.1.1 웨브판
보강재의 최소 순 웨브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

능한 설계하중조합(6장 2절 [2] 참조)의 값 중 최대값 이상이어야 한

다.

 

 
 , 다만 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 전단력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양단 고정단인 연속된 보강재로 는 다음 값 이상이어

야 한다.

     Ÿ   수직 보강재의 상단, 수평 보강재

     Ÿ   수직 보강재의 하단

  b) 감소 고정단, 변동 하중 또는 격자구조의 일부인 보강재인 

경우, [1.2]에 따른다.

 :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허용 전단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

다. 

  a)   허용기준 AC-S인 경우

  b)   허용기준 AC-SD인 경우

  c)   허용기준 AC-A인 경우

제 5 절 보강재

1. 면외압력을 받는 보강재

1.1 항복검토

1.1.1 웨브판
보강재의 최소 순 웨브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

능한 설계하중조합(6장 2절 [2] 참조)의 값 중 최대값 이상이어야 한

다.

 

 
 , 다만 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 전단력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양단 고정단인 연속된 보강재로 는 다음 값 이상이어

야 한다.

     Ÿ   수직 보강재의 상단, 수평 보강재

     Ÿ   수직 보강재의 하단

  b) 감소 고정단, 변동 하중 또는 격자구조의 일부인 보강재인 

경우, [1.2]에 따른다.

 :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허용 전단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

다. 

  a)   허용기준 AC-S인 경우

  b)   허용기준 AC-SD인 경우

  c)   허용기준 AC-A인 경우

  d)   허용기준 AC-T인 경우
- 시험상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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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단면계수
최소 순 단면계수  ( cm)는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하

중조합(6장 2절 [2.1.3] 참조)의 값 중 최대값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max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표 1 생략>

허용기
준 구조부재   max

AC-S
종강도 부재 0.85 1.0 0.75

횡 부재 또는 수직부재 0.75 0 0.75

AC-SD
종강도 부재 1.0 1.0 0.9

횡 부재 또는 수직부재 0.9 0 0.9

AC-A
종강도 부재 1.1 1.0 1.0

횡 부재 또는 수직부재 1.0 0 1.0

표 2 : 
, 

및 max

<생략>

1.1.2 단면계수
최소 순 단면계수  ( cm)는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하

중조합(6장 2절 [2.1.3] 참조)의 값 중 최대값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max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표 1 현행과 동일>

허용기
준 구조부재   max

AC-S
종강도 부재 0.85 1.0 0.75

횡 부재 또는 수직부재 0.75 0 0.75

AC-SD
종강도 부재 1.0 1.0 0.9

횡 부재 또는 수직부재 0.9 0 0.9

AC-A
종강도 부재 1.1 1.0 1.0

횡 부재 또는 수직부재 1.0 0 1.0

AC-T
종강도 부재 1.20 1.0 1.0

횡 부재 또는 수직부재 1.00 0.0 1.0

표 2 : 
, 

및 max

<현행과 동일>

- 시험상태 추가에 

따른 관련 계수값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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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1차 지지부재 및 필러

2. 화물창 구역 내의 1차 지지부재

2.2 길이(L) 150 m 미만 컨테이너선의 화물창 구역 및 길이(L) 150
m 이상 컨테이너선의 중앙부 바깥 화물창

2.2.1~2.2.6 <생략>
2.2.7 선측 스트링거
이중선측구조에서 스트링거는 위치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한  및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생략>

2.2.8 선측 트랜스버스
이중선측구조에서 트랜스버스는 위치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한  및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생략>

제 6 절 1차 지지부재 및 필러

2. 화물창 구역 내의 1차 지지부재

2.2 길이(L) 150 m 미만 컨테이너선의 화물창 구역 및 길이(L) 150
m 이상 컨테이너선의 중앙부 바깥 화물창

2.2.1~2.2.6 <현행과 동일>
2.2.7 선측 스트링거
이중선측구조에서 스트링거의 순 두께는 위치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한 

 및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과 동일>

2.2.8 선측 트랜스버스
이중선측구조에서 트랜스버스의 순 두께는 위치에 따라 다음 식에 의

한  및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과 동일>

- 총 두께 적용으로 

인한 변경

- 총 두께 적용으로 

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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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직접강도 해석
제 1 절 강도평가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 1.1.4 <생략>
1.1.5
<신설>

유한요소해석의 최소 요건을 보여주는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1.1.6 <생략>

2. 적용

2.1 순 치수

2.1.1 
화물창 유한요소해석, 국부 상세요소분할 유한요소해석 및 매우 상세

한 요소분할해석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은 3장 2절 표 1에 규정된 부

식 추가를 적용하는 순 치수 방법에 기초하여야 한다.

모든 좌굴 능력 평가는 3장 2절 표 1에 규정된 부식 추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생략>

7장 직접강도 해석
제 1 절 강도평가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 1.1.4 <현행과 동일>
1.1.5
선박의 길이가 290 m 이상인 경우, 전선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3편 

부록 3-2에 따른다.

선박의 길이가 150 m 이상인 경우, 화물창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7

장을 따른다.

유한요소해석의 최소 요건을 보여주는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1.1.6 현행과 동일>

2. 부식추가

2.1 일반

2.1.1 
화물창 유한요소해석, 국부 상세요소분할 유한요소해석 및 매우 상세

한 요소분할해석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은 3장 2절 표 1에 규정된 부

식 추가를 적용하는 순 치수 방법에 기초하여야 한다.

모든 좌굴 능력 평가는 3장 2절 표 1에 규정된 부식 추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현행과 동일>

- UR S34와 일치

- 총 두께 적용으로 

인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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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화물창 구조해석

5. 해석기준

5.2 항복강도평가

5.2.5 컷아웃에 대한 전단응력 수정
[5.2.6]에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웨브 컷아웃 인근의 요소 전단응력은 

다음 식에 따라 전단면적 감소에 대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수정된 요

소 전단응력이 항복기준에 대한 검증을 위한 요소의 등가응력을 계산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mod


 : 수정된 요소 전단응력 (N/mm2)

 : 개구가 있는 거더 웨브 높이 (mm) (표 1 참조). 개구의 기

하학적 형상을 모델링하는 경우, 는 모델링된 개구의 높이

를 뺀 거더의 웨브 높이로 취하여야 한다.

mod : 개구가 있는 모델링된 웨브 두께 (mm)

 : 보강재의 슬롯을 포함하는 모든 개구의 손실 면적을 공제

한 웨브 면적을 취하고, 3장 7절 [1.4.8]에 따라 계산된 웨

브의 유효 순 전단면적 (mm2)

 : 수정 전의 요소 전단응력 (N/mm2)

제 2 절 화물창 구조해석

5. 해석기준

5.2 항복강도평가

5.2.5 컷아웃에 대한 전단응력 수정
[5.2.6]에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웨브 컷아웃 인근의 요소 전단응력은 

다음 식에 따라 전단면적 감소에 대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수정된 요

소 전단응력이 항복기준에 대한 검증을 위한 요소의 등가응력을 계산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mod
 

 : 수정된 요소 전단응력 (N/mm2)

 : 개구가 있는 거더 웨브 높이 (mm) (표 1 참조). 개구의 기

하학적 형상을 모델링하는 경우, 는 모델링된 개구의 높이

를 뺀 거더의 웨브 높이로 취하여야 한다.

mod : 개구가 있는 모델링된 웨브 두께 (mm)

 : 보강재의 슬롯을 포함하는 모든 개구의 손실 면적을 공제

한 웨브 면적을 취하고, 3장 7절 [1.4.8]에 따라 계산된 웨

브의 유효 전단면적 (mm2)

 : 수정 전의 요소 전단응력 (N/mm2)

- 총 두께 적용으로 

인한 계수의 

아래첨자 및 정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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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개구의 전단력 수정에 대한 예외
컷아웃으로 인한 요소 전단응력의 수정은 가 [5.2.4]에 주어진 기

준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 9에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요구하

지 않는다.

구별 그림

모델화된 전단면적과 모델화된
전단면적의 유효 순
전단면적간의 차이(%)



    
∙

항복기준에
대한 

감소계수, 



러그 또는 칼라판이
있는 보강재의 상부 및
하부 슬롯

<그림 생

략>
< 15% 0.85

러그 또는 칼라판이
있는 보강재의 상부
또는 하부 슬롯

<그림 생

략>
< 20% 0.80

개구에 인접하여
칼라판이 있는
보강재의 상부 및 하부
슬롯

<그림 생

략>
< 40% 0.60

    : 모든 개구 면적과 보강재의 슬롯을 제외한 웨브 면적을 취하고, 3장 7절 
[1.4.8]에 따라 계산된 웨브의 유효 순 전단면적(mm2)

표 9 : 전단력 수정에 대한 예외

<생략>

5.2.6 개구의 전단력 수정에 대한 예외
컷아웃으로 인한 요소 전단응력의 수정은 가 [5.2.4]에 주어진 기

준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 9에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요구하

지 않는다.

구별 그림

모델화된 전단면적과 모델화된
전단면적의 유효 순
전단면적간의 차이(%)



 
∙

항복기준에
대한 

감소계수, 



러그 또는 칼라판이
있는 보강재의 상부 및
하부 슬롯

<그림 현행

과 동일>
< 15% 0.85

러그 또는 칼라판이
있는 보강재의 상부
또는 하부 슬롯

<그림 현행

과 동일>
< 20% 0.80

개구에 인접하여
칼라판이 있는
보강재의 상부 및 하부
슬롯

<그림 현행

과 동일>
< 40% 0.60

  : 모든 개구 면적과 보강재의 슬롯을 제외한 웨브 면적을 취하고, 3장 7절 
[1.4.8]에 따라 계산된 웨브의 유효 전단면적(mm2)

표 9 : 전단력 수정에 대한 예외

<현행과 동일>

- 총 두께 적용으로 

인한 계수의 

아래첨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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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부구조 강도해석

4. 해석기준

4.2 허용기준

4.2.1 
허용기준에 대한 응력결과의 검증은 [4.1]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구

조평가는 응력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피로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일반적인 경우

 ∙   9장 2절의 피로평가기준에 적합한 극상세분할(very 

fine mesh)에 의하여 평가하는 구역.

비고 1: <생략>

비고 2: <생략>

비고 3: <생략>

제 3 절 국부구조 강도해석

4. 해석기준

4.2 허용기준

4.2.1 
허용기준에 대한 응력결과의 검증은 [4.1]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구

조평가는 응력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피로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일반적인 경우(모재의 자유단 포함)

 ∙   9장 2절의 피로평가기준에 적합한 극상세분할(very 

fine mesh)에 의하여 평가하는 구역.

비고 1: <현행과 동일>

비고 2: <현행과 동일>

비고 3: <현행과 동일>

- 13편 CSR 

개정사항으로 

모재의 자유단에 

대한 계수 정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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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좌굴

제 1 절 <생략>
제 2 절 <신설>

8장 좌굴

제 1 절 <현행과 동일>
제 2 절 세장비 요건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의 경우, 1장 4절을 참조한다.

 : 웨브 두께의 중간에서 플랜지 단부까지의 최대 거리(mm ) 

(그림 1 참조)

 : 보강재 웨브의 깊이(mm) (그림 1 참조)

 : 유효 지지점 사이의 보강재 길이(m)

 : 보강재 부착판의 유효폭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mm)

 : 순 플랜지 두께(mm)

 : 판의 순 두께(mm)

 : 웨브의 순 두께(mm)

1. 구조요소

1.1 일반사항

1.1.1
모든 구조 부재는 [2] 및 [3]의 해당되는 세장비 또는 치수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8장 좌굴의 세장비 

요건을 제 2 절로 

추가하고 관련 계수 

및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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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 판

2.1 패널의 순 두께

2.1.1
패널의 순 두께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세장비계수로, 다음과 같다.

  , 선체외판(hull envelope)

  , 기타 구조인 경우

선박의 원통형 부분내의 빌지 판 및 둥근 거널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

지 않는다.

3. 보강재

3.1 보강재의 치수비

3.1.1 모든 보강재 종류의 순 두께
보강재의 순 두께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보강재 웨브 판

      ≥

 






b) 플랜지

      ≥

 






,  : 표 1에 세장비계수

※ 8장 좌굴의 세장비 

요건을 제 2 절로 

추가하고 관련 계수 

및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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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그림 1 : 보강재 치수 파라미터

보강재 종류  

형강, L2, L3 75 12

T형강 75 12

구평강 45 -

평강 22 -

표 1 : 세장비 계수

3.1.2 앵글 및 T형강의 치수
앵글 및 T형강에 대한 전체 플랜지 폭 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3.1.3 보강재의 굽힘강성
부착판에 평행한 중립축에 대한 유효폭의 판을 포함한 보강재의 순 

관성 모멘트(c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유효 부착판  을 포함한 보강재의 순 단면적(cm )

 : 부착판의 최소 항복응력(Nmm )

 : 세장비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0.93 스닙된 보강재를 포함한 종 보강재인 경우

 = 0.72 기타 보강재인 경우

※ 8장 좌굴의 세장비 

요건을 제 2 절로 

추가하고 관련 계수 

및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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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4. 1차 지지부재

4.1 치수비 및 강성

4.1.1 웨브 판과 플랜지의 치수비
1차 지지부재의 웨브 판과 플랜지의 순 두께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

야 한다.

a) 웨브 판 :

 ≥

 






b) 플랜지 :

 ≥

 






 : 판 폭(mm), 웨브 보강재의 간격과 같다. 
 : 웨브 판에 대한 세장비계수로서 다음을 따른다.

 , 이중선체구조인 경우
 , 상기 이외의 경우

 : 플랜지에 대한 세장비계수로서 다음을 따른다.
 

※ 8장 좌굴의 세장비 

요건을 제 2 절로 

추가하고 관련 계수 

및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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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4.1.2 갑판 횡방향 1차 지지부재
축 압축(선체거더 응력)을 받는 종 보강재를 지지하는 횡방향 1차 지

지부재에 대한 순 관성 모멘트  (cm) 는 굽힘 스팬의 중앙부 

절반 내에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의 유효폭의 부착판을 포함한 1차 지지부재의 순 관성 모멘트
(cm )

 : 3장 7절에 따른 1차 지지부재의 굽힘 스팬(m)
 : 3장 7절에 따른 1차 지지부재의 간격(m)
 : [3.1.3]에 따른 갑판 보강재의 관성 모멘트(cm ) 로서 굽힘 스팬의 

중앙부 절반 내에서의 값으로 한다. 
4.2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4.2.1 웨브 보강재의 치수비
1차 지지부재에 부착된 웨브 보강재의 웨브 및 플랜지의 순 두께

는 [3.1.1]과 [3.1.2]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2.2 웨브 보강재의 굽힘강성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의 유효 부착판  을 포함한 순 관성 

모멘트  (cm ) 는 표 2에 따른 최소 관성 모멘트 이상이어야 한

다.

※ 8장 좌굴의 세장비 

요건을 제 2 절로 

추가하고 관련 계수 

및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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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보강재 배치 웨브 보강재의 최소 관성 모멘트(cm )

A

1차 지지부재 스팬을 따라 설치된

웨브 보강재

 ≥ 



B

1차 지지부재 스팬에 수직하게 설치된

웨브 보강재

 ≥  




 




여기서,

 : 세장비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 0.93 스닙된 보강재를 포함한 종 보강재의 경우

 = 0.72 기타 보강재의 경우

 : 웨브 보강재의 길이(m)로서, 국부 지지부재에 용접되는 웨브 보강재는 국부 지지부재의 플랜지 사

이의 길이로 하며, 스닙된 웨브 보강재는 횡(lateral) 지지부재의 간격으로 한다. 즉 보강재 배치 B

와 같이 1차 지지부재의 플랜지 사이의 전 길이로 한다.

 : 유효 부착판  을 포함한 웨브 보강재의 순 단면적(cm )

 : 1차 지지부재의 순 웨브 두께(mm)

 :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최소 항복응력(Nmm )

표 2 : 웨브 보강재의 강성 기준 ※ 8장 좌굴의 세장비 

요건을 제 2 절로 

추가하고 관련 계수 

및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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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5. 브래킷

5.1 트리핑 브래킷

5.1.1 지지되지 않은(Unsupported) 플랜지 길이
1차 지지부재 플랜지의 지지되지 않은 길이(즉, 트리핑 브래킷 사이의 

거리, m)는 다음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단, min 이상이어야 한다.

 : 1차 지지부재의 플랜지 폭(mm)
 : 세장비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대칭 플랜지인 경우

  비대칭 플랜지인 경우

 : 플랜지의 순 단면적(cm )
 : 웨브의 순 단면적(cm )
 : 1차 지지부재의 최소 항복응력(Nmm )
min : 최소 플랜지 길이로서 다음에 따른다.

min  m 화물창 구역, 화물창 경계 또는 외부 갑판을 포함
하는 선체 외곽판의 경우 

min  m 기타 구역인 경우 
5.1.2 단부 보강
1차 지지부재의 트리핑 브래킷은 표 3에 따른 단부의 유효 길이 

(mm) 가 다음의 값보다 큰 경우 플랜지 또는 보강재로 보강하여야 한

다. 

 

 : 브래킷 순 웨브 두께(mm)

※ 8장 좌굴의 세장비 

요건을 제 2 절로 

추가하고 관련 계수 

및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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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5.2 단부 브래킷

5.2.1 치수비
압축응력을 받는 단부 브래킷의 순 웨브 두께  (mm) 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표 3에 따른 브래킷의 깊이(mm)
 : 표 3에 따른 세장비 계수
 : 단부 브래킷의 최소 항복응력(Nmm )

5.3 단부 보강

5.3.1 브래킷 자유변의 보강
브래킷 자유변의 보강재 웨브의 깊이  (mm)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

야 한다.

 

  




 단,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 세장비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단부 브래킷의 경우

  트리핑 브래킷의 경우

 : 보강재의 최소 항복응력(Nmm )
5.3.2 자유변 보강재의 치수비
자유변 보강재의 웨브 판과 플랜지의 순 두께는 [3.1.1]과 [3.1.2]의 요

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8장 좌굴의 세장비 

요건을 제 2 절로 

추가하고 관련 계수 

및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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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브래킷 종류 C

자유변 보강재가 없는 브래킷

 
   

여기서:

 ≤ 


≤

자유변 보강재가 있는 브래킷

 

표 3 : 브래킷의 치수비에 대한 좌굴계수(C) ※ 8장 좌굴의 세장비 

요건을 제 2 절로 

추가하고 관련 계수 

및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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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6. 기타 구조

6.1 필러

6.1.1 I-단면 필러의 치수비
I-단면의 경우, 웨브 판의 두께 및 플랜지 두께는 [3.1.1]과 [3.1.2]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1.2 상자형 단면 필러의 치수비
얇은 두께의 벽을 갖는 상자형 단면의 두께는 [3.1.1]의 (a)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1.3 원형 단면 필러의 치수비
원형 단면 필러의 순 두께  (mm) 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두께 중간에서의 원형 단면의 반경(mm)

6.2 개구의 보강

6.2.1 개구 자유변 보강재의 깊이
그림 2와 같이 설치된 경우, 개구 자유변 보강재의 웨브 깊이 

(mm) 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단,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 세장비 계수로 다음과 같다.
 

 : 보강재의 최소 항복응력(Nmm )

6.2.2 보강재의 비율
보강재의 웨브 판 및 플랜지의 순 두께는 [3.1.1]과 [3.1.2]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8장 좌굴의 세장비 

요건을 제 2 절로 

추가하고 관련 계수 

및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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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규정 좌굴요건
제 3 절 직접강도해석에 대한 좌굴요건

제 4 절 좌굴능력
1. 일반사항

1.1 범위

1.1.1
이 절은 패널, 보강재, 1차 지지부재 및 필러의 좌굴능력 결정에 대한 

방법을 규정한다.

<생략>

제 5 절 참조응력을 기반으로 한 응력
<생략>

그림 2 : 전형적인 개구 자유변 보강

제 3 절 규정 좌굴요건
제 4 절 직접강도해석에 대한 좌굴요건

제 5 절 좌굴능력
1. 일반사항

1.1 범위

1.1.1
이 절은 패널, 보강재, 1차 지지부재 및 필러의 좌굴능력 결정에 대한 

방법을 규정한다. 다만,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8장 4절에서 보

강재를 제외한 판의 죄굴능력만으로 좌굴강도를 평가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제 6 절 참조응력을 기반으로 한 응력
<현행과 동일>

※ 8장 좌굴의 세장비 

요건을 제 2 절로 

추가하고 관련 계수 

및 규정을 신설

- 제 2 절 세장비 

요건 반영에 따른 

절 번호 변경

- 좌굴강도 평가 

범위를 필요시 판 

좌굴로만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

- 제 2 절 세장비 

요건 반영에 따른 

절 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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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피로
제 1 절 일반사항

1. 피로요건에 대한 규칙 적용

1.1 범위

1.1.1 일반사항
이 절은 설계피로수명, 과 동일한 북대서양환경에서 운항시간을 고

려하여 선박 구조상세의 피로강도평가를 위한 150 m 에서 500 m 사

이의 규칙 길이(L)를 가지는 선박에 적용하는 요건을 제공한다.

<생략>

9장 피로
제 1 절 일반사항

1. 피로요건에 대한 규칙 적용

1.1 범위

1.1.1 일반사항
이 절은 설계피로수명, 과 동일한 북대서양 또는 세계전역 환경에

서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선박 구조상세의 피로강도평가를 위한 150 m 

에서 500 m 사이의 규칙 길이(L)를 가지는 선박에 적용하는 요건을 

제공한다.

<현행과 동일>

- 북대서양환경 뿐만 

아니라 세계전역 

환경(북대서양환경

을 포함한 전 

해상상태 고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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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생략>
제 3 절 피로평가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 <생략>

 : <생략>

<생략>

 : [3.3]에 주어진 판 두께 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 [3.2]에 주어진 평균응력 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신설>

제 2 절 <현행과 동일>
제 3 절 피로평가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3.3]에 주어진 판 두께 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 [3.2]에 주어진 평균응력 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 환경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북대서양 환경인 경우

   세계전역의 환경인 경우

- 북대서양 환경 또는 

세계전역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계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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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로평가의 참조응력

3.1.1 <생략>
3.1.2 용접이음
용접 이음에 대한 평균응력영향, 두께영향 및 와핑(뒤틀림) 영향에 대

하여 수정된 피로응력범위 ∆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단순응력해석:

∆   ∙∙∙∆     (N/mm²)

 ∙ 유한요소해석:

       웨브 보강된 십자 이음:

          ∆  ∙∙ max∆ ∆     (N/mm²)

       이외의 이음:

          ∆  max  max∆ ∆     (N/mm²)

 : 용접선에 따라 응력변화의 효과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0.96

으로 한다.

 : 지지재의 효과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0.95로 한다.

∆  : 4절 [2.1.1]에 주어진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에서 동하

중에 의한 핫스폿 응력범위 (N/mm²)

∆  : 핫스폿 주응력범위, ∆ 에 의한 피로 응력범위 

(N/mm²)

∆   ∙∙∙∆ 

∆  : 핫스폿 주응력범위, ∆ 에 의한 피로 응력범위 

(N/mm²)

∆  ∙ ∙∙∙∆ 

  : 5절 그림 3 및 그림 4의 A-A 선분의 각각 왼쪽 및 오

른쪽

  : [3.2]에 주어진 평균응력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 [3.2]에 주어진 평균응력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생략>

3. 피로평가의 참조응력

3.1.1 <현행과 동일>
3.1.2 용접이음
용접 이음에 대한 평균응력영향, 두께영향 및 와핑(뒤틀림) 영향에 대

하여 수정된 피로응력범위 ∆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단순응력해석:

∆   ∙∙∙∙∆     (N/mm²)

 ∙ 유한요소해석:

       웨브 보강된 십자 이음:

          ∆  ∙∙ max∆ ∆     (N/mm²)

       이외의 이음:

          ∆  max  max∆ ∆     (N/mm²)

 : 용접선에 따라 응력변화의 효과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0.96

으로 한다.

 : 지지재의 효과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0.95로 한다.

∆  : 4절 [2.1.1]에 주어진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에서 동하

중에 의한 핫스폿 응력범위 (N/mm²)

∆  : 핫스폿 주응력범위, ∆ 에 의한 피로 응력범위 

(N/mm²)

∆   ∙∙∙∙∆ 

∆  : 핫스폿 주응력범위, ∆ 에 의한 피로 응력범위 

(N/mm²)

∆  ∙ ∙∙∙∙∆ 

  : 5절 그림 3 및 그림 4의 A-A 선분의 각각 왼쪽 및 오

른쪽

  : [3.2]에 주어진 평균응력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 [3.2]에 주어진 평균응력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현행과 동일>

- 북대서양 환경 또는 

세계전역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식 수정

- 북대서양 환경 또는 

세계전역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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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평균응력효과에 대한 수정계수
용접이음의 각 핫스폿 주응력 범위 ∆  또는 자유단에서 국부응

력 범위 ∆ 에 대해 고려된 평균응력 수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a) 용접이음

<생략>

  b) 모재

       








min




 ∆ 

  


   ≥인경우

max



 ∆ 

  


   인경우

   







  max ≤인경우
 max   max 인경우

max  







max ∆   용접이음의경우
max ∆   모재의경우

 max

  : [3.2.2]에 따라 계산된 모재 또는, [3.2.3] 또는 [3.2.4]에 따

라 계산된 용접이음에 대한 피로평균응력 (N/mm2)

3.2.2~3.2.3 <생략>
3.2.4 유한요소해석에 대한 평균응력
핫스폿 주응력 범위 방향,  및  에 속한 하중조건 의 하중상

태, ‘’ 및 ‘’ 대한 정하중 및 동하중 상태에 관하여 용접이음에 대

한 평균피로응력    및    (N/mm²)은 5절 [3.1.2] 및 

[4.2.3]에 정의된 핫스폿 응력구성에 기초한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된

다.

<생략>

45 ° 미만 주응력방향을 가지는 절대값을 가지는 2개의 평균응력 

   및    중의 하나는 ∆ 에 속한  로서 정

의된다. 다른 평균응력은 ∆ 에 속한  로서 정의된다.

3.2.1 평균응력효과에 대한 수정계수
용접이음의 각 핫스폿 주응력 범위 ∆  또는 자유단에서 국부응

력 범위 ∆ 에 대해 고려된 평균응력 수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a) 용접이음

<현행과 동일>

  b) 모재

       








min




 ∆ 

  


   ≥인경우

max



 ∆ 

  


    인경우

   







  max ≤인경우
 max  max 인경우

max  







max ∆   용접이음의경우
max ∆   모재의경우

 max

  : [3.2.2]에 따라 계산된 모재 또는, [3.2.3] 또는 [3.2.4]에 따

라 계산된 용접이음에 대한 피로평균응력 (N/mm2)

3.2.2~3.2.3 <현행과 동일>
3.2.4 유한요소해석에 대한 평균응력
핫스폿 주응력 범위 방향,  및  에 속한 하중조건 의 하중상

태, ‘’ 및 ‘’ 대한 정하중 및 동하중 상태에 관하여 용접이음에 대

한 평균피로응력    및    (N/mm²)은 5절 [3.1.2] 및 

[4.2.3]에 정의된 핫스폿 응력구성에 기초한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된

다.

<현행과 동일>

절대값이 45 ° 미만의 주응력 방향을 가지는 2개의 평균응력 

   및    중의 하나는 ∆ 에 속한  로서 정

의된다. 다른 평균응력은 ∆ 에 속한  로서 정의된다.

-  수정(오기)

- 문구 수정(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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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략>

5. 피로손상계산

5.1 ~ 5.2 <생략>

5.3 조합 피로손상

5.3.1 
각 하중조건에 대한 보호된 상태, 즉, 공기중 환경 및 보호되지 않

는 부식환경에서의 조합 피로손상은 다음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

 
    ∙



    : [5.2.1]에 주어진 하중조건 에 대해 공기 중 환경의 요소 

피로손상.

   : [5.2.1]에 계산된 하중조건 에 대해 부식 환경의 요소 피

로손상.

용접이음 또는 구조상세의위치
부식 환경 시간

 (년)

평형수탱크
10

화물유탱크

보이드스페이스
5

이외의 구역

표 5 : 부식 환경 시간 

<생략>

4. <현행과 동일>

5. 피로손상계산

5.1 ~ 5.2 <현행과 동일>

5.3 조합 피로손상

5.3.1 
각 하중조건에 대한 보호된 상태, 즉, 공기중 환경 및 보호되지 않

는 부식환경에서의 조합 피로손상은 다음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

 
    ∙



    : [5.2.1]에 주어진 하중조건 에 대해 공기 중 환경의 요소 

피로손상.

   : [5.2.1]에 계산된 하중조건 에 대해 부식 환경의 요소 피

로손상.

용접이음 또는 구조상세의위치
부식 환경 시간

 (년)

평형수 탱크 5

화물창 구역

0보이드 스페이스

이외의 구역

표 5 : 부식 환경 시간 

<현행과 동일>

- 부식 환경 시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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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간이 응력해석
1. ~ 3. <생략>

4. 국부 보강재 응력

4.1 <생략>

4.2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

4.2.1 ~ 4.2.5 <생략>
4.2.6 정수중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
횡격벽 또는 스툴 부근 늑판과 인접한 트랜스버스 웨브 또는 늑판 사

이의 부착판에 대하여 수직 방향의 상대변위로 인한 부가 핫스폿 응

력은 동적 국부응력  및 동압력을 정적 국부응력  및 정압력으

로 대체하여,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각각에 대하여 [4.2.4]의 절차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생략>

제 4 절 간이 응력해석
1. ~ 3. <현행과 동일>

4. 국부 보강재 응력

4.1 <현행과 동일>

4.2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

4.2.1 ~ 4.2.5 <현행과 동일>
4.2.6 정수중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
횡격벽과 인접한 트랜스버스 웨브 또는 늑판 사이의 부착판에 대하여 

수직방향의 상대변위로 인한 부가 핫스폿 응력은 동적 국부응력 

과 정적 국부응력  및 정압력을 고려한 동압력으로 대체하여, 

[4.2.4]의 절차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N/mm2)

<현행과 동일>

- 규칙 문구 

수정(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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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유한요소 응력해석
1. ~ 3. <생략>

4. 웨브-보강된 십자이음에 대한 홋스폿 응력

4.1 <생략>

4.2 플랜지에서 핫스폿 응력의 계산

4.2.1
웨브 보강된 십자이음의 플랜지에서 핫스폿 응력에 대하여, 고려된 부

재와 실제 용접 토우 위치에 붙은 부재 사이의 교선으로부터 떨어진 

위치로부터 표면 주응력은 이동점으로 부터 계측되어야 하며, 1.12가 

곱해져야 한다. 교선은 중심선에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십자이음

의 중간 두께를 나타낸다.

핫스폿 응력은 다음에 따른다. (N/mm2)

   

 : 이동된 응력 계측점에서 표면 주응력 (N/mm2)

교선으로부터 떨어진 이동된 응력 계측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 1번 판의 순 두께 (mm) (그림 10 참조)

 : 확장된 필렛용접의 각장 (mm), 다만,  이하이어야 한

다. (그림 10 참조)

<생략>

제 5 절 유한요소 응력해석
1. ~ 3. <현행과 동일>

4. 웨브-보강된 십자이음에 대한 홋스폿 응력

4.1 <현행과 동일>

4.2 플랜지에서 핫스폿 응력의 계산

4.2.1
웨브 보강된 십자이음의 플랜지에서 핫스폿 응력에 대하여, 고려된 부

재와 실제 용접 토우 위치에 붙은 부재 사이의 교선으로부터 떨어진 

위치로부터 표면 주응력은 이동점으로 부터 계측되어야 하며, 1.12가 

곱해져야 한다. 교선은 중심선에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십자이음

의 중간 두께를 나타낸다.

핫스폿 응력은 다음에 따른다. (N/mm2)

   

 : 이동된 응력 계측점에서 표면 주응력 (N/mm2)

교선으로부터 떨어진 이동된 응력 계측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1번 판의 순 두께 (mm) (그림 10 참조)

 : 확장된 필렛용접의 각장 (mm), 다만,  이하이어야 한

다. (그림 10 참조)

<현행과 동일>

- 응력 계측점 산정 

식 수정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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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상세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생략>

1.2 적용

1.2.1
이 절에서 설명된 구조 상세는 주어진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그 외 상세설계 형상은 만족할만한 피로성능의 검증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다.

세부 사항이 이 절의 설계기준을 따라 설계된 경우, 2절 표 3의 상세

는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 요소 해석에 의한 피로 평가가 생략될 수 

있다.

2. 보강재 - 늑골 연결부

2.1 설계 기준 A

2.1.1
웨브 보강재가 생략 되거나 종방향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절단(cut 

out)에 대한 설계는 다음 부재에 대하여 타이트 컬러(tight collar) 또

는 개선된 설계 기준 “A”(표 1 참조) 또는 대등한 설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  아래의 선측

 ∙ 선저

 ∙  아래의 내저 선체 종격벽

 ∙ 내저판

표 1의 설계 기준과 다른 설계의 경우, 예를 들어 [2.2]에 따른 유한요

소해석을 사용하여 피로성능을 검증 할 수 있다.

<생략>

제 6 절 상세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현행과 동일>

1.2 적용

1.2.1
이 절에서 설명된 구조 상세는 주어진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그 외 상세설계 형상은 만족할만한 피로성능의 검증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다.

2. 보강재 - 늑골 연결부

2.1 설계 기준 A

2.1.1
웨브 보강재가 생략 되거나 종방향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절단(cut 

out)에 대한 설계는 다음 부재에 대하여 타이트 컬러(tight collar) 또

는 개선된 설계 기준 “A”(표 1 참조) 또는 대등한 설계가 권장된다.

 ∙  아래의 선측

 ∙ 선저

 ∙  아래의 내저 선체 종격벽

 ∙ 내저판

표 1의 설계 기준과 다른 설계의 경우, 예를 들어 [2.2]에 따른 유한요

소해석을 사용하여 피로성능을 검증 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 현행 요건과 

중복되는 의미로서 

삭제(오기)

- 현실적으로 적용 시 

애로사항이 많아 

필요시 설계기준 A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10장 기타구조

제 1 절 선수부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 <생략>

 : <생략>

 : <생략>

3. 충격하중을 받는 구조

3.1 <생략>

3.2 선저 슬래밍

3.2.1 적용
4장 5절 [3.2.1]에 의한 최소선수흘수 또는 가 보다 작

은 경우, 선수선저부는 선저 슬래밍 압력에 대하여 추가로 보강하여야 

한다. 

선저부 보강시 흘수는 외판전개도 및 적하지침서에 명시되어야 한

다.(1장 5절 참조)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 및 전단면적은 3장 7절 [4]에 따라 결정되어

야 한다.

3.2.2 <생략>
3.2.3 선저 슬래밍에 대한 설계
선저 슬래밍지역 내의 보강재 끝단부는 지지부재를 관통하여 보강재

를 연속되게 하거나 3장 6절 [3.2]에 적합한 단부 브래킷을 설치하여 

고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실행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신

하여 단부 고정부에서의 순 소성단면계수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cm)

10장 기타구조

제 1 절 선수부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보강재의 유효 웨브 깊이(mm). 3장 7절 [1.4.3]에 따른다.

3. 충격하중을 받는 구조

3.1 <현행과 동일>

3.2 선저 슬래밍

3.2.1 적용
4장 5절 [3.2.1]에 의한 최소선수흘수  가  보다 작은 경우, 선

수선저부는 선저 슬래밍 압력에 대하여 추가로 보강하여야 한다. 

선저부 보강 시 흘수는 외판전개도 및 적하지침서에 명시되어야 한

다.(1장 5절 참조)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 및 전단면적은 3장 7절 [4]에 따라 결정되어

야 한다.

3.2.2 <현행과 동일>
3.2.3 선저 슬래밍에 대한 설계
선저 슬래밍 지역 내의 보강재 끝단부는 지지부재를 관통하여 보강재

를 연속되게 하거나 3장 6절 [3.2]에 적합한 단부 브래킷을 설치하여 

고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선수 충격하중 / 

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규정식 

개정 및 신설

- 10장 규정식에 

포함된 계수로서 

기호 반영

- 최소선수흘수를 

지칭하는 계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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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5]에 따른 순 소성단면계수(cm)

보강재 주위의 격벽을 포함한 1차 지지부재의 치수 및 배치는 [3.2.7]
에 적합하여야 한다.

3.2.4 선체외판
선박의 원통형 부분내의 횡식으로 보강된 만곡부 외판을 제외한 선체 

외판의 순 두께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mm)

 








 : 판 용량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허용 굽힘응력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허용기준 AC-I인 경우

선박의 원통형 부분내의 횡식으로 보강된 만곡부 외판은 6장 4절 
[2.2]의 요건에 따른다.

3.2.5 외판 보강재
[3.2.2]에 따른 보강범위 내의 외판 보강재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

다.

 a) 보강재의 순 소성단면계수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허용 굽힘응력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허용기준 AC-I인 경우

 b) 보강재의 순 웨브두께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mm)

      

 

      : 허용 전단응력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허용기준 AC-I인 경우

보강재 주위의 격벽을 포함한 1차 지지부재의 치수 및 배치는 [3.2.6]
에 적합하여야 한다.

3.2.4 선체외판
선박의 원통형 부분내의 횡식으로 보강된 만곡부 외판을 제외한 선체 

외판의 순 두께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mm)

 








 : 판 용량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3.2.5 외판 보강재
[3.2.2]에 따른 보강범위 내의 외판 보강재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

다.

 a) 보강재의 순 웨브 두께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

다.(mm)

       

 

 b) 보강재의 순 소성 단면계수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선수 충격하중 / 

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규정식 

개정 및 신설

- 선체외판 두께식 

수정

- 외판 보강재 계산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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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1차 지지부재의 선저 슬래밍 하중면적
[3.2.7]에 따른 치수는 4장 5절 [3.2]의 슬래밍 압력을 다음 식에 의한 

선체 외판의 이상화된 하중면적 에 적용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m)

 



3.2.7 1차 지지부재
늑판 및 거더의 웨브 내 개구의 크기 및 수는 a)에 따른 전단면적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a) 순 전단면적

     스팬을 따라 임의의 위치에서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순 전단면적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cm)

      


 

      : 가장 취약한 위치의 패치하중 의 적용에 따른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슬래밍에 의한 최대 전단력

(kN)으로 b) 또는 c)에 따른다.

      : 허용 전단응력계수로 다음식에 따른다.

   허용기준 AC-I인 경우

 b) 슬래밍 전단력의 단순 계산

    격자 효과가 무시될 수 있는 1차 지지부재의 단순배치인 경우, 전

단력 은 다음에 따른다.(kN)

      

      : 단일 1차 지지부재에 작용하는 패치하중의 비율에 대한 수

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패치하중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3.2.6 <삭제>

3.2.6 1차 지지부재
늑판 및 거더의 웨브 내 개구의 크기 및 수는 전단면적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스팬을 따라 임의의 위치에서 1차 지지부재 웨브

의 전단면적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cm)

      

   
 

※ 선수 충격하중 / 

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규정식 

개정 및 신설

- 1차 지지부재 

계산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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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팬 내 위치에 따른 전단력 분포계수로서 그림 3에 따른

다.

  : 패치하중(kN)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스팬 방향의 슬래밍 하중 면적의 범위로서 다음 식에 따른

다.(m) 

    다만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충격면적의 폭으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m)

    다만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3.2.6]에 따른 이상화 면적.

그림 3 : 단순 1차 지지부재의 전단력 분포계수  <그림
삭제>

※ 선수 충격하중 / 

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규정식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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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슬래밍 전단력의 직접계산법

    1차 지지 부재가 복합배치인 경우, 1차 지지 부재의 최대전단력 

는 표 1에 따른 직접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d) 1차 지지부재의 웨브두께

    1차 지지부재의 순 웨브두께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

야 한다.

    (mm)

      








      : 웨브 보강재의 간격.(mm)

해석
방법 모델 범위 늑판의 가정 단부 고정

보이
론 유효 굽힘 지지부재 사이 부재의 전체 스팬 양단 고정

이중
저
격자

종방향 범위 : 한 개의 화물창
횡방향 범위 : 내측 호퍼 너클과 중심선
사이

늑판 및 거더 : 모델
경계에서 고정

비고 1: 각 1차 지지부재의 최대전단력은 [3.2.6]의 하중 면적에 하중패치를
적용하여 구한다. 이 때 하중 패치는 스팬의 길이에 해당하는 하중
면적의 수만큼 적용한다.

비고 2: 길이 및 폭에 있어서 보다 넓은 범위의 모델이 고려될 수 있다.

표 1 : 
의 유도에 대한 직접계산법 <표 삭제>

※ 선수 충격하중 / 

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규정식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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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수충격

3.3.1 적용
F.P.로부터  전방지역 내의 선측구조는 선수충격압력에 대하여 보

강되어야 한다. 보강범위는 F.P.로부터  전방까지 그리고 수직방

향으로 최소 설계 평형수 흘수, (1장 4절 [3.1.5] 참조) 상부 및 

선수루(있는 경우) 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그림 4 참조)

보강된 지역 밖에서의 치수는 종강도 및/또는 횡강도의 연속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테이퍼 되어야 한다.

그림 4 : 선수충격에 대한 보강범위

3.3.2 선수충격하중에 대한 설계
 a) 선수충격지역에서는 실행 가능한 한 전방으로 종늑골 방식을 채택

하여야 한다. 선수충격지역 내의 보강재 단부 연결은 지지부재를 

관통하여 보강재를 연속되게 하거나 3장 6절 [3.2]에 적합한 단부 

브래킷을 설치하여 고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실행 불

가능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단부 고정부에서의 순 소성단면계수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cm)

3.3 선수충격

3.3.1 적용
선수 선측구조는 선수충격하중에 대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3.2.2 보강범위
보강범위는 F.P.로부터 0.1 전방까지 그리고 수직방향으로 최소 설

계 평형수 흘수, (1장 4절 [3.1.5] 참조) 상부 및 선수루(있는 경

우) 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그림 3 참조)

4장 5절 [3.3.1]에 따른 플래어 각 이 0.1에서 40도 보다 클 경우 

선수 보강범위는 선수단으로부터 0.15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보강된 지역 밖에서의 치수는 종강도 및 / 또는 횡강도의 연속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테이퍼 되어야 한다.

그림 3 : 선수충격에 대한 보강범위

3.3.3 선수충격하중에 대한 설계
 a) 선수충격지역에서는 실행 가능한 한 전방으로 종늑골 방식을 채택

하여야 한다. 선수충격지역 내의 보강재 단부 연결은 지지부재를 

관통하여 보강재를 연속되게 하거나 3장 6절 [3.2]에 적합한 단부 

브래킷을 설치하여 고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선수 충격하중 / 

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규정식 

개정 및 신설

- 선수충격하중에 

대하여 보강범위 

0.1을 기준으로 

하며 플래어 각이 

40도 보다 큰 경우 

0.15까지 

연장되도록 요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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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4]에 의한 요구 순 소성단면계수(cm)

 b) 갑판 및 격벽을 포함한 1차 지지부재의 치수 및 배치는 [3.3.6]에 

적합하여야 한다. 최대 선수충격하중을 받는 부분의 경우 일반적

으로 선체외판에 수직으로 배치된 웨브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

재 양쪽에 칼라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외판 늑골을 지지하는 갑판 및 격벽의 주 보강재 방향은 지지되

는 외판늑골의 스팬방향과 평행하게 하여 좌굴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3 선측외판
선측외판의 순 두께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mm)

  






 : 허용 굽힘응력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허용기준 AC-I인 경우

3.3.4 선측외판 보강재
[3.3.1]에 정의된 보강지역 내의 외판보강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부착판을 포함한 보강재의 순 소성단면계수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cm)

      

  


      : 허용 굽힘응력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허용기준 AC-I인 경우

 b) 보강재의 순 웨브두께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mm)

      

  

     

 b) 갑판 및 격벽을 포함한 1차 지지부재의 치수 및 배치는 [3.3.6]에 

적합하여야 한다. 최대 선수충격하중을 받는 부분의 경우 일반적

으로 선체외판에 수직으로 배치된 웨브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

재 양쪽에 칼라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외판 늑골을 지지하는 갑판 및 격벽의 주 보강재 방향은 지지되

는 외판늑골의 스팬방향과 평행하게 하여 좌굴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4 선측외판
선측외판의 순 두께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mm)

 








 : 판 용량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3.3.5 선측외판 보강재
[3.3.2]에 정의된 보강지역 내의 외판보강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보강재의 순 웨브두께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mm)

       

  

 b) 부착판을 포함한 보강재의 순 소성단면계수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cm)

      

  


※ 선수 충격하중 / 

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규정식 

개정 및 신설

- 선체외판 두께식 

수정

- 외판 보강재 계산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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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장 7절 [1.4.3]에 의한 보강재의 유효 웨브 깊이.

(mm)

      : 허용 전단응력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허용기준 AC-I인 경우

3.3.5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선수 충격 하중면적
[3.3.6]에 따른 1차 지지부재의 치수는 4장 5절 [3.3.1]의 선수충격압력

을 다음 식에 의한 선수 충격 하중면적 에 적용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m)

 



3.3.6 1차 지지부재
 a)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는 단부 브래킷을 제외한 굽힘 스팬을 

따라서 적용하여야 하고 1차 지지부재의 단면적은 단부/지지부재

에 적용하여야 하며 그림 3의 의 분포에 따라 단부/지지부재로

부터 스팬을 따라서 점차 감소될 수 있다.

 b) 선수충격지역 내 1차 지지부재는 강도의 유효한 연속성을 확보하

고 하드 스팟을 회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c) 1차 지지부재의 단부 브래킷의 자유변은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브래킷 끝단의 설계는 횡단면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 하도록 하

여야 한다.

 d) 트리핑 브래킷의 배치는 8장 2절 [5.1.1]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트리핑 브래킷은 단부브래킷의 단부 및 1차 지지부재의 

플랜지가 너클되거나 굽은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3.3.5 <삭제>

3.3.6 1차 지지부재
 

 a) 선수충격지역 내 1차 지지부재는 강도의 유효한 연속성을 확보하

고 하드 스팟을 회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b) 1차 지지부재의 단부 브래킷의 자유변은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브래킷 끝단의 설계는 횡단면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 하도록 하

여야 한다.

 c) 트리핑 브래킷의 배치는 8장 2절 [5.1.1]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트리핑 브래킷은 단부브래킷의 단부 및 1차 지지부재의 

플랜지가 너클되거나 굽은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d) 선수충격 보강구역의 1차 지지부재의 순 두께 는 다음 식에 의

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mm)

      

 






      : 웨브 보강재의 간격.(mm)

※ 선수 충격하중 / 

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규정식 

개정 및 신설

- 1차 지지부재 

계산식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e) 1차 지지부재의 순 단면계수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

야 한다. (cm)

     

   


     : 패치하중을 고려하여 끝단에서 굽힘모멘트에 대한 수정계

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패치하중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스팬 방향의 선수충격하중면적의 범위로서 다음 식에 따른

다.(m)

     다만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충격하중면적의 폭(m)으

로서 1장 4절 표 5의 1차 지지부재의 간격 로 한다. 그

러나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3.3.5]에 의한 선수 충격 하중면적.(m)

       : 굽힘 모멘트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연속된 면재를 가지는 1차 지지부재 또는 양단에 

3장 
                   6절 [4.4]에 적합한 브래킷이 설치된 경우

      : 허용 굽힘 응력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허용기준이 AC-I인 경우

 f) 단부브래킷의 토우/지지부에서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순 전단면적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cm)

       

  

 e)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  (c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

야 한다.

      

  


다만, 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f) 단부 브래킷의 토우 / 지지부에서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전단면적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cm)

      

   

※ 선수 충격하중 / 

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규정식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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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치하중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스팬 방향의 선수충격 하중면적의 범위로서 다음 식에 따

른다. 

      다만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허용 굽힘 응력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허용기준이 AC-I인 경우

 g) 외판에 인접한 갑판 이상이어야 한다.

      sin

 

      : 1차 지지부재 웨브와 외판 사이의 각도.(deg)(그림 5 참조)

      : 8장 5절 [1.1.3]에 주어진 적용하중에 대하여 1차 지지부재 

또는 갑판/격벽 패널 웨브의 압축상태에서의 임계좌굴응력

(Nmm). 계산 시, 8장 5절 [1.1.3]에 주어진 와   둘 

다 고려되어야 하고 UP-B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림 5 : 외판 1차 부재와 외판 사이의 각도 그림 4 : 외판 1차 부재와 외판 사이의 각도

※ 선수 충격하중 / 

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규정식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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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미부

4. <생략>

5. <신설>

제 3 절 선미부

4. <현행과 동일>

5. 선미 슬래밍을 받는 구조

5.1 일반사항

5.1.1 적용
이 항은 길이 150 m 이상 선박의 선미선저부 구조에 발생하는 국부 충격하중에 대한 보강요건을 규

정한다. [5.2]의 선미슬래밍 하중  은 4장 5절 [3]에 따른다. 6장의 해당 치수요건에 추가하여 [5.2]
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5.2 선미 슬래밍

5.2.1 적용
선미선저구조는 선미 슬래밍 하중에 대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5.2.2 보강범위
일반적으로 보강은 AE로부터  후방지역 그리고 수직방향으로 최소 설계 평형수 흘수,  (1장 4
절 표 2 참조) 상부로 연장되어야 한다.

보강된 지역 밖에서의 치수는 종강도 및 / 또는 횡강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테이퍼 되어야 한

다.

5.2.3 선체외판
선체 외판의 순 두께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mm)

 








 : 판 용량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선수 충격하중 / 

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규정식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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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외판 보강재
[5.2.2]에 따른 보강범위 내의 외판 보강재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a) 보강재의 순 웨브두께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mm)

       

 

 b)보강재의 순 소성단면계수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cm)

      

 


5.2.5 1차 지지부재
늑판 및 거더의 웨브 내 개구의 크기 및 수는 전단면적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a) 단면계수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  (c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b) 전단면적

     스팬을 따라 임의의 위치에서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전단면적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

어야 한다.(cm)

      

   
 

※ 선수 충격하중 / 

선저 슬래밍 개정 

및 선미 슬래밍 

신설에 따른 규정식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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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슬로싱 압력을 받는 탱크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 패널 종횡비에 대한 보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3장 7절 [2.1.1]에 의한 패널의 길이.(mm)

 : 3장 7절 [2.1.1]에 의한 패널의 너비.(mm)

 : 3장 7절 [1.1.2]에 의한 유효 굽힘 스팬.(m)

 : 4장 6절 [6.3.2]에 의한 유효 슬로싱 길이.(m)

 : 4장 6절 [6.4.2]에 의한 유효 슬로싱 너비.(m)

<생략>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액체를 운송하는 탱크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국부적인 

슬로싱 하중에 대한 보강요건에 적용한다. 

탱크 내 액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인한 슬로싱 하중은 4장 6절 [3]
에 따른다.

제 4 절 슬로싱 압력을 받는 탱크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 패널 종횡비에 대한 보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3장 7절 [2.1.1]에 의한 패널의 길이.(mm)

 : 3장 7절 [2.1.1]에 의한 패널의 너비.(mm)

 : 3장 7절 [1.1.2]에 의한 유효 굽힘 스팬.(m)

 : 4장 6절 [3.3.2]에 의한 유효 슬로싱 길이.(m)

 : 4장 6절 [3.4.2]에 의한 유효 슬로싱 너비.(m)

<현행과 동일>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탱크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국부적인 슬로싱 하중에 

대한 보강요건에 적용한다. 

탱크 내 액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인한 슬로싱 하중은 4장 6절 [3]
에 따른다.

- 유효 슬로싱 길이 

및 너비의 기호 및 

참조 수정

- 문구 수정(오기)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1.2 일반 요건

1.2.1 화물 및 평형수 탱크의 적재 높이
모든 화물 탱크 및 평형수 탱크의 치수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이 절

에 규정된 슬로싱 요건을 따라야 한다.

   a) 평형수 탱크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는 적재높이

   b) 화물탱크에 대하여는 화물비중이 4장 6절의 에서의 제한이 

없는 적재 높이

   c) 화물비중이 인 화물탱크에 대하여 까지의 모든 적재 높

이이며, 는 다음 식에 따른다.

 



 : 고액비중이 인 고려하는 화물탱크의 부분적재와 관련한 

최대 허용 적재 높이.(m)

 : 탱크 최대 높이.(m)

 : 4장 6절의 화물비중.

 : 4장 6절의 계수.

 : 4장 6절의 최대 허용 고액 밀도.

1.2.2 구조상세
슬로싱 하중에 기인한 국부치수 증가는 하드 스팟, 노치 및 기타 유해

한 응력집중의 상세 및 회피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2 일반 요건

1.2.1 평형수 탱크의 적재 높이
모든 평형수 탱크의 치수는 제한이 없는 적재 높이에 대하여 이 절에 

규정된 슬로싱 요건을 따라야 한다.

1.2.2 구조상세
슬로싱 하중에 기인한 국부치수 증가는 하드 스팟, 노치 및 기타 유해

한 응력집중의 상세 및 회피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컨테이너선 

구조규칙에 맞도록 

평형수 탱크의 적재 

높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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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슬로싱 압력의 적용

1.3.1 일반사항
다음 탱크의 구조부재는 [1.3.4] 및 [1.3.5]에 따른 설계 슬로싱 압력 

 ln및 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a) 선수피크 및 선미피크 평형수 탱크

   b) 액체가 자유 운동할 수 있는 기타 탱크 즉, 평형수 탱크, 

연료유 탱크 및 청수 탱크 등

유효 슬로싱 길이 가  보다 작은 경우, ln에 관련된 계산

은 요구되지 아니 한다. 그리고 유효 슬로싱 폭 이  보다 작

은 경우, 에 관련된 계산은 요구되지 아니 한다.

1.3.2 최소 슬로싱 압력

4장 6절 [6.2]에 따른 최소 슬로싱 압력 min은 [1.3.1]의 값보다 작

은 유효 슬로싱 길이  또는 폭 을 가지는 탱크에 적용해야 한다.

1.3.3 평가대상 구조부재

다음의 구조부재가 평가되어야 한다.

   a) 탱크의 경계를 이루는 판 및 보강재

   b) 제수격벽의 판 및 보강재

   c) 탱크 내에 위치한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및 웨브 보강재

   d) 탱크 내의 1차 지지부재를 지지하는 트리핑 브래킷

1.3.4 종방향 액체운동에 의한 설계 슬로싱 압력의 적용
4장 6절 [6.3.3]에 따른 종방향 액체 운동에 기인한 설계 슬로싱 압력 

 ln는 그림 1과 같이 다음의 부재에 적용되어야 한다.

   a) 횡방향 수밀격벽

   b) 횡방향 제수격벽

   c) 횡방향 수밀 및 제수격벽의 스트링거

1.3 슬로싱 압력의 적용

1.3.1 일반사항
다음 탱크의 구조부재는 [1.3.4] 및 [1.3.5]에 따른 설계 슬로싱 압력 

ln및  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a) 선수피크 및 선미피크 평형수 탱크

   b) 액체가 자유 운동할 수 있는 기타 탱크 즉, 평형수 탱크, 

연료유 탱크 및 청수 탱크 등

유효 슬로싱 길이 가  보다 작은 경우, ln에 관련된 계

산은 요구되지 아니 한다. 그리고 유효 슬로싱 너비 이  보

다 작은 경우, 에 관련된 계산은 요구되지 아니 한다.

1.3.2 최소 슬로싱 압력

4장 6절 [3.2]에 따른 최소 슬로싱 압력 min은 [1.3.1]의 값보다 작

은 유효 슬로싱 길이  또는 너비 를 가지는 탱크에 적용해야 

한다.

1.3.3 평가대상 구조부재

다음의 구조부재가 평가되어야 한다.

   a) 탱크의 경계를 이루는 판 및 보강재

   b) 제수격벽의 판 및 보강재

   c) 탱크 내에 위치한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및 웨브 보강재

   d) 탱크 내의 1차 지지부재를 지지하는 트리핑 브래킷

1.3.4 종방향 액체 운동에 의한 설계 슬로싱 압력의 적용
4장 6절 [3.3.2]에 따른 종방향 액체 운동에 기인한 설계 슬로싱 압력 

ln는 그림 1과 같이 다음의 부재에 적용되어야 한다.

   a) 횡방향 수밀격벽

   b) 횡방향 제수격벽

   c) 횡방향 수밀 및 제수격벽의 스트링거

- 유효 슬로싱 길이 

및 너비 수정

- 유효 슬로싱 길이 

및 너비 수정

- 참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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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횡격벽으로 부터의 다음에 의한 거리 중 작은 것 내에 있는 종

격벽, 갑판 및 내측 선체의 판 및 보강재

• 

• 고려하는 높이에서 탱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횡격벽과 

첫 번째 특설늑골 사이의 거리 

이에 추가하여, 그림 1과 같이 특설늑골이 격벽으로부터  내에 

있는 경우, 횡방향 수밀 또는 제수격벽 부근의 첫 번째 특설늑골은 4
장 6절 [6.3.4]에 의한 슬로싱 압력   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

다. 

4장 6절 [6.2]에 따른 최소 슬로싱 압력 min은 모든 기타부재에 적

용되어야 한다.

<그림 1 생략>

1.3.5 횡방향 액체운동에 의한 설계 슬로싱 압력의 적용
4장 6절 [6.4.3]에 따른 횡방향 액체운동에 의한 설계 슬로싱 압력 

는 그림 2와 같이 다음의 부재에 적용되어야 한다.

   a) 종방향 수밀격벽

   b) 종방향 제수격벽

   c) 종방향 수밀 및 제수격벽의 수평 스트링거

   d) 종격벽으로부터의 다음에 의한 거리 중 작은 값 내에 있는 스

트링거 및 갑판을 포함한 횡 수밀격벽의 판 및 보강재

• 

• 고려하는 높이에서 탱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횡격벽과 

첫 번째 거더 사이의 거리 

이에 추가하여, 그림 2와 같이 거더가 종격벽으로부터  내에 있

는 경우, 종방향 수밀 또는 제수격벽 주위의 첫 번째 거더는 4장 6절 
[6.4.4]에 따른 슬로싱 압력 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4장 6절 [6.2]에 따른 최소 슬로싱 압력 min은 모든 기타부재에 적용되어

야 한다.

<그림 2 생략>

   d) 횡격벽으로 부터의 다음에 의한 거리 중 작은 것 내에 있는 종

격벽, 갑판 및 내측 선체의 판 및 보강재

• 0.25 

• 고려하는 높이에서 탱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횡격벽과 

첫 번째 특설늑골 사이의 거리 

이에 추가하여, 그림 1과 같이 특설늑골이 격벽으로부터 0.25  내

에 있는 경우, 횡방향 수밀 또는 제수격벽 부근의 첫 번째 특설늑골은 

4장 6절 [3.3.3]에 의한 슬로싱 압력  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

다. 

4장 6절 [3.2]에 따른 최소 슬로싱 압력  min은 모든 기타부재에 적

용되어야 한다.

<그림 1 현행과 동일>

1.3.5 횡방향 액체 운동에 의한 설계 슬로싱 압력의 적용
4장 6절 [3.4.2]에 따른 횡방향 액체 운동에 의한 설계 슬로싱 압력 

는 그림 2와 같이 다음의 부재에 적용되어야 한다.

   a) 종방향 수밀격벽

   b) 종방향 제수격벽

   c) 종방향 수밀 및 제수격벽의 수평 스트링거

   d) 종격벽으로부터의 다음에 의한 거리 중 작은 값 내에 있는 스

트링거 및 갑판을 포함한 횡 수밀격벽의 판 및 보강재

• 0.25

• 고려하는 높이에서 탱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횡격벽과 

첫 번째 거더 사이의 거리 

이에 추가하여, 그림 2와 같이 거더가 종격벽으로부터 0.25  내에 

있는 경우, 종방향 수밀 또는 제수격벽 주위의 첫 번째 거더는 4장 6
절 [3.4.3]에 따른 슬로싱 압력 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4장 6절 [3.2]에 따른 최소 슬로싱 압력 min은 모든 기타부재에 적용되어

야 한다.

<그림 2 현행과 동일>

- 유효 슬로싱 길이 

수정

- 참조 수정

- 참조 수정

- 유효 슬로싱 너비 

수정

- 유효 슬로싱 너비 

수정

- 참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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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횡방향 및 종방향 유체운동의 결합
횡방향 및 종방향 유체운동에 기인한 슬로싱 압력은 독립적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구조부재는 종방향 및 횡방향 유체 운동에 기인한 최대 슬

로싱 압력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3.7 추가적인 슬로싱 충격 평가
유효 슬로싱 폭 이 보다 크거나 또는 유효 슬로싱 길이  가 

보다 큰 탱크인 경우, 슬로싱 하중 평가 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슬

로싱 충격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1.3.6 횡방향 및 종방향 유체운동의 결합
횡방향 및 종방향 유체운동에 기인한 슬로싱 압력은 독립적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구조부재는 종방향 및 횡방향 유체 운동에 기인한 최대 슬

로싱 압력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3.7 추가적인 슬로싱 충격 평가
유효 슬로싱 너비 이 보다 크거나 또는 유효 슬로싱 길이 

가 보다 큰 탱크인 경우, 슬로싱 하중 평가 지침에 따라 추가

적인 슬로싱 충격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 유효 슬로싱 길이 

및 너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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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선루, 갑판실 및 승강구

제 1 절 선루, 갑판실 및 승강구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아니한 기호는 1장 4절을 따른다.

<생략>

 : 4장 5절 [4.4.1]에 따른 선루격벽 및 갑판실 벽에 대한 외압

(kNm).

 : 3장 7절에 정의된 유효 굽힘스팬(m)

 : 3장 7절에 정의된 유효 전단스팬(m)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보, 거더 및 횡방향 부재에서 한쪽 또는 양

쪽 끝단이 단순지지인 경우

   그 외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인 경우

11장 선루, 갑판실 및 승강구

제 1 절 선루, 갑판실 및 승강구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아니한 기호는 1장 4절을 따른다.

<현행과 동일>

 : 4장 5절 [4.4.1]에 따른 선루격벽 및 갑판실 벽에 대한 외압

(kNm).

 : 4장 4절에 따른 파랑계수

 : 3장 7절에 정의된 유효 굽힘스팬(m)

 : 3장 7절에 정의된 유효 전단스팬(m)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보, 거더 및 횡방향 부재에서 한쪽 또는 양

쪽 끝단이 단순지지인 경우

   그 외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인 경우

- 파랑계수 기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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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략>

3. 치수

3.1 <생략>

3.2 갑판실

3.2.1 ~ 3.2.3 <생략>
3.2.4 거더 및 트랜스버스
갑판 거더 및 트랜스버스의 총 단면계수 (cm3) 및 총 전단면적 

(cm2)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3. 치수

3.1 <현행과 동일>

3.2 갑판실

3.2.1 ~ 3.2.3 <현행과 동일>
3.2.4 거더 및 트랜스버스
갑판 거더 및 트랜스버스의 총 단면계수 (cm3) 및 총 전단면적 

(cm2)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과 동일>

- 총 단면계수 및 

전단면적 수식 수정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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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불워크, 보호난간 및 물결막이

1. ~ 3. <생략>

4. 물결막이(Breakwater)

4.1 일반사항

4.1.1 <생략>
4.1.2 물결막이의 치수
  a) 물결막이의 권장 높이는 다음에 따른다. (m)

        

최소한 _min     이상이어야 한다.

 : 하기만재흘수선과 물결막이의 하단 (bottom line)간의 거리

(m).

    






  




 







       (0.6 ≦≦ 0.8)

 : L 의 후단에서부터 물결막이까지의 거리 (m).

 : 파랑계수(wave coefficient)

  
   



     ≤  m 경우 

     ≤  m 경우

  
   



       ≤  m 경우 

  고래등갑판 또는 귀갑갑판의 평균높이는 그림 1에 따라 유사하게 

결정할 수 있다.

<생략>

제 2 절 불워크, 보호난간 및 물결막이

1. ~ 3. <현행과 동일>

4. 물결막이(Breakwater)

4.1 일반사항

4.1.1 <현행과 동일>
4.1.2 물결막이의 치수
  a) 물결막이의 권장 높이는 다음에 따른다. (m)

        다만, _min 이상이어야 한다.

_min    

 : 하기만재흘수선과 물결막이의 하단 (bottom line)간의 거리

(m).

    






  




 







       (0.6 ≦≦ 0.8)

 : L 의 후단에서부터 물결막이까지의 거리 (m).

  고래등갑판 또는 귀갑갑판의 평균높이는 그림 1에 따라 유사하게 

결정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 파랑계수 에서 

로 수정

- 파랑계수 기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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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하중
  a) 치수 결정을 위한 하중은 다음에 따른다. 

      (kNm)

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m)

 (   m)

     ( ≤300 m, 이 300 m이상인 경우 은 

300 m로 한다.)

  sin  (는 중심선에서 결정,  ≦  ≦ )

4.1.5 판 및 보강재
  a) 판의 두께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mm)

′    

   ′≤ mm 인 경우

   ′   ′  mm 인 경우  

min   


   ( ≤  m , 이 300 m이상인 경

우 은 300 m로 한다)

  b) 보강재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른다. 보강재는 구조부재의 양단

에 연결되어야 한다. 

    (cm)

 : 보강재 스팬 (m)

 : 보강재 간격 (m)

  c) 20 ° 미만의 경사각을 가진 고래등갑판의 경우, 판 및 보강재의 

치수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략>

4.1.4 하중
  a) 치수 결정을 위한 하중은 다음에 따른다. (kNm)

     

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5 +


      ≤ 250 m인 경우

50  > 250 m인 경우

 



  sin 다만, 는 중심선에서 결정,  ≦  ≦ 

4.1.5 판 및 보강재
  a) 판의 순 두께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mm)

    ∙ 다만, min 이상이어야 한다.

min   




  b)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른다. 보강재는 구조부재의 양

단에 연결되어야 한다. (cm)

  

 
 

  c) 20 ° 미만의 경사각을 가진 고래등갑판의 경우, 판 및 보강재의 

치수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과 동일>

- 하중 식의 파랑계수 

에서 로 수정

- 판의 순 두께 

식으로 수정

-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 식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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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1차 지지부재 
구조의 1차 지지부재의 경우, 응력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허

용등가응력  는  (kN/m2) 이다.

4.1.7 좌굴강도
구조부재의 좌굴강도는 8장 5절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4.1.6 1차 지지부재 
구조의 1차 지지부재의 경우, 응력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허

용등가응력  (N/mm2 )는  를 초과할 수 없다.

4.1.7 좌굴강도
구조부재의 좌굴강도는 8장 5절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 허용응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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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건조

제 1 절 ~ 제 2 절 <생략>
제 3 절 용접이음의 설계

1. <생략>

2. T 이음 또는 십자이음

2.1 ~ 2.3 <생략>

2.4 부분 또는 완전 용입용접

2.4.1 <생략>
2.4.2 부분 또는 완전 용입용접
높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구역 또는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는, 

완전 용입용접 또는 부분 용입용접을 하여야 한다. 완전 용입용접의 

경우, 이면 용접 전 가우징 등으로 루트면을 제거하여야 한다. 부분 

용입용접의 경우, 루트면은 3.0 mm와   사이 값이어야 한다. 

홈의 루트까지 용접비드가 용입되도록 만들어진 홈 개선각은 일반적

으로 와  사이 값으로 한다. 

완전/부분 용입용접의 용접비드는 홈의 루트를 덮어야 한다. 부분용입 

용접의 예는 그림 2에서 주어진다. 부분용입 용접 크기는 다음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2 생략>

 ≥∙∙∙

 : 그림 2의 용접 크기
 : 위치에 따른 계수로서, 평형수 탱크 및 빌지웰은 1.1로 하고 그

외 부분은 1.0으로 함
 : 용접계수로서 0.44로 함

12장 건조

제 1 절 ~ 제 2 절 <현행과 동일>
제 3 절 용접이음의 설계

1. <현행과 동일>

2. T 이음 또는 십자이음

2.1 ~ 2.3 <현행과 동일>

2.4 부분 또는 완전 용입용접

2.4.1 <현행과 동일>
2.4.2 부분 또는 완전 용입용접
높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구역 또는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는, 

완전 용입용접 또는 부분 용입용접을 하여야 한다. 완전 용입용접의 

경우, 이면 용접 전 가우징 등으로 루트면을 제거하여야 한다. 부분 

용입용접의 경우, 루트면은 3.0 mm와   사이 값이어야 한다. 

홈의 루트까지 용접비드가 용입되도록 만들어진 홈 개선각은 일반적

으로 와  사이 값으로 한다. 

완전/부분 용입용접의 용접비드는 홈의 루트를 덮어야 한다. 부분 용

입용접의 예는 그림 2에서 주어진다. 극후강판의 부분 용입용접 크기

는 다음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2 현행과 동일>

 ≥∙∙∙

 : 그림 2의 용접 크기
 : 위치에 따른 계수로서, 평형수 탱크 및 빌지웰은 1.1로 하고 그

외 부분은 1.0으로 함
 : 용접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선급기술규칙 

제/개정 요청서 

(HUC4100-1466-

2020) 반영에 따라 

극후강판에 대한 

요건으로 수정

- 용접계수 계산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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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2.4.4 <생략>
2.4.5 완전 용입용접이 요구되는 위치
다음의 위치 및 이 편의 다른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위치에는 완전 

용입용접을 하여야 한다. 

  a) 둥근 창구코밍의 모서리부와 갑판의 용접

  b) 개구의 치수가 300 mm를 초과할 때, 중앙부 0.6L 이내의 강력

갑판, 현측후판 및 선저외판과 개구의 보강재 또는 파이프 관통

부의 용접

  c) 강도계산용 흘수 하부에 있는 해수흡입구, 러더트렁크 및 트랜섬

을 포함하는 선체외부를 형성하는 건조두께 12 mm  이하의 판과 

외판의 용접. 건조 두께가 12 mm  초과인 경우에는 [2.4.2]에 따

른 부분 용입용접을 적용한다.

  d) 크레인 페데스탈과 관련 브래킷 및 지지구조

  e) 갑판과 종방향 창구코밍 단부 브래킷의 토우 연결부(측면 코밍 

단부 브래킷의 토우로부터 0.15  범위 이내,  는 창구코밍 

높이)

  f) 외판과 러더혼 및 샤프트 브래킷의 용접

  g) 선측 특설늑골과 긴 횡 특설늑골의 두꺼운 플랜지의 용접. 격벽 

1차 지지부재와 긴 종 거더의 두꺼운 플랜지의 용접

  h) 크로스테크 및 갑판 거더 면재 연결 브래킷

  i) 특설늑골과 크로스데크의 용접

2.4.6 부분 용입용접이 요구되는 위치
다음의 위치에는 [2.4.2]에 의한 부분 용입용접을 하여야 한다.  

  a) 이중저와 종/횡격벽 1차 지지부재의 단부의 용접

  b) 격벽 1차 지지부재 아래 이중저 구조 요소

  c) 격벽 수평 스트링거의 브래킷 토우 및 힐 부분

<생략>

2.4.3 ~ 2.4.4 <현행과 동일>
2.4.5 완전 용입용접이 요구되는 위치
다음의 위치 및 이 편의 다른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위치에는 완전 

용입용접을 하여야 한다. 

  a) 둥근 창구코밍의 모서리부와 갑판의 용접

  b) 개구의 치수가 300 mm를 초과할 때, 중앙부 0.6 L 이내의 강력

갑판, 현측후판 및 선저외판과 개구의 보강재 또는 파이프 관통

부의 용접

  c) 강도계산용 흘수 하부에 있는 해수 흡입구, 러더 트렁크 및 트랜

섬을 포함하는 선체외부를 형성하는 건조두께 12.0 mm  이하의 

판과 인접한 판들의 용접

  d) 크레인 페데스탈과 관련 브래킷 및 지지구조

  e) 갑판과 종방향 창구코밍 단부 브래킷의 토우 연결부(측면 코밍 

단부 브래킷의 토우로부터 0.15  범위 이내,  는 창구코밍 

높이)

  f) 외판과 러더혼 및 샤프트 브래킷의 용접

2.4.6 부분 용입용접이 요구되는 위치
다음의 위치에는 [2.4.2]에 의한 부분 용입용접을 하여야 한다.  

  a) 강도계산용 흘수 하부에 있는 해수흡입구, 러더트렁크 및 트랜섬

을 포함하는 선체외부를 형성하는 건조두께 12.0 mm 초과인 경

우의 판과 인접한 판들의 용접.

<현행과 동일>

- 선급기술규칙 

제/개정 요청서 

(HUC4100-1466-

2020) 반영하여 

모호한 표현 수정 

및 완전 용입용접이 

필요하지 않는 

부재에 대하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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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용접 크기 기준

2.5.1 <생략>
2.5.2 
<생략>

선체

구역

연결부


부재 취부되는 부재

<생략>

갑판

강력

갑판

 ≥
선박중앙부 0.6L 내의 선측외판 PPW(3)

상기 이외의 경우 0.48

   선측외판 0.48

기타 갑판
선측외판/격벽 0.38

일반보강재 0.20

창구코밍 갑판

창구 코너에서 창구 코밍 높이의 15% 

길이의 종방향 창구 코밍

FPW(1)(4)

또는 

PPW(3)

창구 코너에서 창구 코밍 높이의 15% 

길이로부터 창구 길이의 15% 길이에 

해당하는 종방향 창구 코밍

0.48

또는 

PPW(3)

상기 이외의 경우

0.38

또는 

PPW(3)

웨브 보강재 코밍의 웨브 0.20(2)

<생략>

(1)   : 화물창 외의 창구덮개

(2) 연속용접

(3) PPW: [2.4.2]에 따른 부분 용입용접

(4) FPW: [2.4.2]에 따른 완전 용입용접

(5) 선루 및 갑판실의 격벽은 “선루 및 갑판실”의 부재로 적용한다

표 3 : 용접 계수     

2.5 용접 크기 기준

2.5.1 <현행과 동일>
2.5.2 
<현행과 동일>

선체

구역

연결부


부재 취부되는 부재

<현행과 동일>

갑판

강력

갑판

 ≥
선박중앙부 0.6L 내의 선측외판 PPW(3)

상기 이외의 경우 0.48

  선측외판 0.48

기타 갑판
선측외판/격벽 0.38

일반보강재 0.20

창구코밍(1) 갑판

창구 모서리 곡률반지름 끝단(R.E.)

+ 100 mm

(그림 4 참조)

PPW(3)

횡방향 창구코밍

창구코밍 높이의 15%(5)

(그림 5 참조)

0.38

또는 

PPW(3)

상기 이외의 경우

0.38

또는 

PPW(4)

웨브 보강재 코밍의 웨브 0.20(2)

<현행과 동일>

(1)   : 화물창 구역 이외의 창구코밍

(2) 연속용접
(3) PPW: [2.4.2]에 따른 부분 용입용접
(4) PPW: [2.4.2]에 따른 부분 용입용접. 다만,  

(5) 250 m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5) 선루 및 갑판실의 격벽은 “선루 및 갑판실”의 부재로 적용한다.

표 3 : 용접 계수     

- 창구코밍 용접 계수 

수정

- 창구코밍의 창구 

모서리 이외의 경우 

PPW 적용 시 

루트면 요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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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설>

<그림 5 신설>

그림 4 : 종방향 창구코밍 용접

그림 5 : 횡방향 창구코밍 용접

- 창구코밍 용접 계수 

관련 그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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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구역 연결부 

창구덮개

수밀/유밀 연결부 0.48

보강재의 끝단 0.38

상기 이외 0.24

마스트, 대릭포스트, 크레인 받침대 

등

갑판/갑판 하부 

보강구조
0.43

갑판 기계류 받침대 갑판 0.24

계류 장비 받침대 갑판 0.43

덮개 형식 접근 개구를 위한 링 모든 곳 0.43

선측외판 문 및 수밀문의 보강 모든 곳 0.24

외판 및 수밀문의 프레임 모든 곳 0.43

환풍기 및 공기관의 코밍 갑판 0.43

환풍기 등, 피팅 모든 곳 0.24

환풍기, 공기관 등의 코밍과 갑판 갑판 0.43

배수구 및 배출구 갑판 0.55

불워크 스테이 갑판 0.24

불워크 판 갑판 0.43

보호난간, 스텐션 갑판 0.43

<신설>

<신설>

<신설>

클리트 및 피팅
창구코밍 및 창구 

덮개
0.60(1)

(1) 최소 용접 계수.   mm인 경우, 는 0.62 를 

넘을 필요는 없다. 설계에 따라 용입용접이 요구될 수 있다.

표 3 : 기타 의장품에 대한 용접계수

선체구역 연결부 

창구덮개

수밀/유밀 연결부 0.48

보강재의 끝단 0.38

상기 이외 0.24

마스트, 대릭포스트, 크레인 받침대 

등

갑판/갑판 하부 

보강구조
0.43

갑판 기계류 받침대 갑판 0.24

계류 장비 받침대 갑판 0.43

덮개 형식 접근 개구를 위한 링 모든 곳 0.43

선측외판 문 및 수밀문의 보강 모든 곳 0.24

외판 및 수밀문의 프레임 모든 곳 0.43

환풍기 및 공기관의 코밍 갑판 0.43

환풍기 등, 피팅 모든 곳 0.24

환풍기, 공기관 등의 코밍과 갑판 갑판 0.43

배수구 및 배출구 갑판 0.55

불워크 스테이 갑판 0.24

불워크 판 갑판 0.43

보호난간, 스텐션 갑판 0.43

셀가이드 이면 브래킷 격벽 0.24

콘 브래킷 갑판 및 거더 0.43

래싱 브릿지, 컨테이너 스탠션 갑판 PPW(1)

클리트 및 피팅
창구코밍 및 창구 

덮개
0.24(2)

(1) PPW : [2.4.2]에 따른 부분 용입용접
(2) 최소 용접 계수.   mm인 경우, 는 0.62 를 

넘을 필요는 없다. 설계에 따라 용입용접이 요구될 수 있다.

표 3 : 기타 의장품에 대한 용접계수

- 기타 의장품에 대한 

용접계수 추가

- 규칙 13편 CSR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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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극후강판 적용

1. 적용

1.1 일반사항

1.1.1 <생략>
1.1.2 <생략>
1.1.3
이 절의 요건은 상갑판 및 창구코밍 구조영역(즉, 상갑판, 창구옆코

밍, 창구코밍 정판) 내의 종방향 구조부재에 대한 극후강판 적용을 

위한 기본 개념을 제공한다. 

1.1.4
이 절의 요건은 [2], [3] 및 [4]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은 [5]에 따

라야 한다. 

1.1.5 <신설>

1.2 강종

1.2.1
이 요건은 종방향 구조부재에 YP36, YP40 및 YP47 강판이 사용

된 경우에 적용한다. 

1.2.2 <생략>

제 4 절 극후강판 적용

1. 적용

1.1 일반사항

1.1.1 <현행과 동일>
1.1.2 <현행과 동일>
1.1.3
이 절의 요건은 상갑판영역 내의 종방향 구조부재에 대한 극후강판 

적용을 위한 기본 개념을 제공한다. 

1.1.4
이 절의 요건은 균열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컨테이너선의 극후

강판에 적용하는 다음 방법을 정의한다. 

  a) [2]의 비파괴검사

  b) [3]의 인성증가용접

  c) [4]의 취성균열정지 설계

[2], [3] 및 [4]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은 [5]에 따라야 한다.

1.1.5
이 절의 적용에서, 상갑판 영역은 상갑판, 창구옆코밍, 창구코밍정

판 및 그에 부착된 종부재를 의미한다.

1.2 강종

1.2.1
이 요건은 상갑판 영역의 종방향 구조부재에 YP36, YP40 및 

YP47 강판이 사용된 경우에 적용한다. 

1.2.2 <현행과 동일>
 

UR S33 Rev. 2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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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YP47강판이 상갑판, 창구옆코밍, 창구코밍 정판과 같은 상갑판 영

역의 종방향 구조부재와 그에 부착된 종부재에 사용되는 경우, 

YP47강판은 규칙 2편 1장 3절에 규정된 EH47이어야 한다. 

1.3 <생략>

2. ~ 3. <생략>

4. 취성균열 정지설계(5항의 안전조치 No. 3, 4 및 5)

4.1 일반사항

4.1.1 
화물창 영역 내에는 취성균열 정지설계와 동일한 의미인 취성균열 

전파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4.1.2
취성 균열 정지설계는 일반적으로 선체블록간의 맞대기 용접부에 

적용된다. 그러나 균열은 이러한 연결부를 벗어나 발생 및 전파될 

수 있으므로 [4.2.2.b]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4.1.3
취성균열 정지강은 지침 2편 1장 3절의 정의에 따르며,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만 지침 2편 1장 3절의 요건은 YP36 및 YP40강에도 

적용된다.

<신설>

4.2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기능 요건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목적은 적절한 위치에서 균열의 전파를 정지

시키고 선체거더의 대형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2.3
YP47강판이 상갑판 영역의 종방향 구조부재에 사용되는 경우, 

YP47강판은 규칙 2편 1장 3절에 규정된 EH47-H이어야 한다.

1.3 <현행과 동일>

2. ~ 3. <현행과 동일>

4. 취성균열 정지설계(5항의 안전조치 No. 3, 4 및 5)

4.1 일반사항

4.1.1
[4]에 기술된 취성균열 정지강은 5항의 안전조치 No. 3, 4 및 5의 

조치를 취하고 상갑판 강재 등급이 YP40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 적

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균열 시작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다른 

조치는 우리 선급과 합의하여야 한다.

4.1.2 
화물창 영역 내에는 취성균열 전파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취해져

야 한다. 취성균열 정지 설계는 이러한 조치를 사용한 설계를 의미

한다. 

4.1.3
취성 균열 정지설계는 일반적으로 선체블록간의 맞대기 용접부에 

적용된다. 그러나 균열은 이러한 연결부를 벗어나 발생 및 전파될 

수 있으므로 [4.2.2.b]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4.1.4
취성균열 정지강은 지침 2편 1장 3절의 정의에 따른다.

4.2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기능 요건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목적은 적절한 위치에서 균열의 전파를 정지

시키고 선체거더의 대형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UR S33 Rev. 2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4.2.1
취성균열의 시작점으로는 창구옆코밍과 상갑판의 선체 블록 간 맞

대기 용접이음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4.2.2
다음의 경우가 고려되어야 한다. 

a)~b) <생략>

c) (b)의 ‘다른 용접부’는 다음을 포함한다. (그림 4 참조)

  □1  창구옆코밍(정판 포함)과 종부재의 필릿용접부

  □2  창구옆코밍(정판, 종부재 포함)과 부착물의 필릿용접부(예, 창

구옆코밍 정판과 창구덮개 패드판의 필릿용접부)

  □3  창구옆코밍 정판과 창구옆코밍판의 필릿용접부

  □4  창구옆코밍판과 상갑판의 필릿용접부

  □5  상갑판과 내측선체/격벽의 필릿용접부

  □6  상갑판과 종부재의 필릿용접부

  □7  현측후판과 상갑판의 필릿용접부

4.3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개념 예

다음은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인정 가능한 예로 간주된다. 상세한 설

계배치는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설계개념

들도 우리 선급의 검토를 받고 인정될 수 있다. 

4.3.1 ~ 4.3.5 <생략>

4.2.1
취성 균열 시작 및 전파가 가장 쉬운 위치는 창구옆코밍 혹은 상갑

판의 블록간 맞대기 용접 결합부이다. 결합부가 정렬되는 블록 제작

의 다른 위치는 맞대기 용접 결합부를 따라 균열 시작 및 전파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4.2.2
다음의 경우가 고려되어야 한다. 

a)~b) <현행과 동일>

c) (b)의 ‘다른 용접’은 다음을 포함한다. (그림 4 참조)

  □1  창구옆코밍(정판 포함)과 종부재의 필릿용접

  □2  창구옆코밍(정판, 종부재 포함)과 부착물의 필릿용접(예. 창구

옆코밍 정판과 창구덮개 패드판의 필릿용접)

  □3  창구옆코밍 정판과 창구옆코밍판의 필릿용접

  □4  창구옆코밍판과 상갑판의 필릿용접

  □5  상갑판과 내측선체/격벽의 필릿용접

  □6  상갑판과 종부재의 필릿용접

  □7  현측후판과 상갑판의 필릿용접

4.3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개념 예

다음은 취성균열 전파 방지를 위해 취성균열 정지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정 가능한 예로 간주된다. 상세한 설계배치는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조치도 우리 선급의 검토를 받

고 인정될 수 있다. 

4.3.1 ~ 4.3.5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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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설> 4.4 취성균열 정지강 선정

4.4.1 컨테이너선 상갑판에 적용하는 취성균열 정지강은 표1에 따른다. 
BCA1 및 BCA2는 규칙 2편에서 정의한다.

4.4.2 취성균열 정지강은 표1에 따라 두께 50mm를 초과하는 각각의 
개발 구조부재에 대해서 선택되어야 한다.

표 1 구조부재 및 두께에 따른 취성균열 정지강 요건

구조부재(1) 두께(mm) 취성균열정지강

상갑판   ≤ 
BCA1의 YP36 혹은

YP40

창구옆코밍
   ≤ 

BCA1의 YP40 혹은
YP47

  ≤ 
BCA2의 YP40 혹은

YP47
(비고)
(1) 부착한 종부재 제외함

4.4.3 표 1에 규정된 취성균열 정지강을 사용하는 경우, 창구옆코밍과 
상갑판의 용접 결합부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부분용입용접이어야 한다.
선박 블록 결합부 근처에서, 균열 전파 방지를 위한 추가 수단이 실

행되고 우리 선급이 합의한 경우, 갑판 및 창구옆코밍 연결부에 대

체 용접 세부 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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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극후강판의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표 2의 두께 및 항복강도는 창구코밍 구조에 적용되는 강재에 대한 

것으로, 안전조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만약 창구코밍 구조의 

실제 시공 두께가 표 2의 값보다 작다면, 상부갑판의 강도 및 두께

에 관계없이 안전조치는 요구되지 않는다. 

표 2 : 극후강판에 대한 조치

항복강도 두께(mm) 선택 안전조치
36
40

47(FCAW)
47(EGW)

번호 안전조치 내용
1
2
3
4

5
필릿 및 부착품 용접부와 같이 다른 용접부로부터 균
열의 전파를 대비한 취성균열 정지설계(건조중).[4.3.1]
참조

<생략>

5. 극후강판의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표 2의 두께 및 항복강도는 창구옆코밍 및 창구코밍 정판에 대한 

것으로, 안전조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표 2의 두께 및 항복강

도는 상갑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창구코밍 구조의 실제 시공 

두께가 표 3의 값보다 작다면, 상부갑판의 강도 및 두께에 관계없

이 안전조치는 요구되지 않는다. 

표 2 극후강판에 대한 조치

항복강도 두께(mm) 선택 안전조치
36
40

47(FCAW)
47(EGW)

번호 안전조치 내용
1
2
3
4

5
필릿 및 부착품 용접부와 같이 다른 용접으로부터 균
열의 전파를 대비한 취성균열 정지설계(건조중).[4.3.1]
참조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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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운항-신환기준
제 1 절 기본원칙 및 검사요건

1. 기본원칙

1.1 적용 <생략>

1.2 부식허용 개념 <생략>

1.3 문서화 요건

1.3.1 도면
1장 3절에 따라서 본선에 제공되어야 하는 도면은 각 구조요소에 대

하여 2절에 정의된 건조두께 및 신환두께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발적

인 추가 두께도 도면에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1.3.2 선체거더 단면특성
본선에 제공되어야 하는 중앙횡단면도는 모든 화물창의 대표적인 횡

단면에 대하여 5장 1절에 따른 최소요구 선체거더 단면특성 값을 포

함하여야 한다

2. 선체검사요건

2.1 일반사항

2.1.1 최소 선체검사요건
두께 계측을 포함하여 선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최소 선체검사요건

은 1편에 따른다.([1.1.4] 참조)

13장 운항-신환기준
제 1 절 기본원칙 및 검사요건

1. 기본원칙

1.1 적용 <현행과 동일>

1.2 부식허용 개념 <현행과 동일>

1.3 <삭제>

1.3.1 <삭제>

1.3.2 <삭제>

2. 선체검사요건

2.1 일반사항

2.1.1 최소 선체검사요건
두께 계측을 포함하여 선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최소 선체검사요건

은 1편에 따른다.([1.1.4] 참조)

- 신환기준 개정으로 

불필요한 도면 제출 

및 표기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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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허용기준

기호

    : 건조두께(mm)

 : 부식 추가(mm) (3장 2절 참조)

  : 예비두께(mm)로서 0.5 mm로 한다.

   : 자발적 추가두께(mm)

1. <생략>

2. 신환기준

2.1 국부부식
2.1.1 국부구조부재의 신환두께
국부구조부재는 국부 지지부재 및 1차 지지부재를 포함한다. 

계측된 두께 가 다음 식에 의한 신환두께 보다 작을 경우 강재 

신환을 하여야 한다. 

          

제 2 절 허용기준

기호

   : 건조 두께(mm)

  : 감소 두께(mm)

 : 예비 두께(mm)로서 0.5 mm로 한다.

   : 자발적 추가 두께(mm)

1. <현행과 동일>

2. 신환기준

2.1 국부부식
2.1.1 국부구조부재의 신환두께
국부구조부재는 국부 지지부재 및 1차 지지부재를 포함한다. 

계측된 두께 가 다음 식에 의한 신환두께 보다 작을 경우 강재 

신환을 하여야 한다. 

           

   

 : 표 1에 따른 쇠모한도

- 감소 두께 기호 

신설

- 신환 두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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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설>

<생략>

국부

쇠모

한도

부재 명칭
쇠모한도

Class I

강력갑판과 현측후판 및 이들 부재에 붙어있는 종통부재

선측외판 및 선저외판 

스트링거 갑판

내저판

종격벽 및 선측 종격벽 판

디프탱크의 격벽판

이중저의 늑판 및 거더

횡방향 웨브 및 이중선측 스트링거

갑판 종거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및 면재

화물창 늑골의 웨브, 면재 및 브래킷

0.2

유효갑판(3)

선루갑판

화물창구 측선 내의 갑판

디프탱크의 격벽판 이외의 수밀격벽판

창구덮개(휨보강재 포함) 및 창구코밍(휨보강재 포함) 

2차 보강재(2)의 웨브, 면재 및 브래킷

0.25

점식 등의 국부적인 부식 0.3
(1) 제조후등록선박인 경우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차 보강재라 함은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보강재를 말하며 다른 보강재를 지지하지 않는 부재를 말

한다.
(3) 유효갑판의 정의는 3편 5장 103.에 따른다.

표 1 : 부재별 쇠모한도,    

<현행과 동일>

- 부재별 쇠모한도 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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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 12 장 건조

제 1 절 ∼ 제 3 절 <생략>

제 4 절 극후강판 적용

1. 적용

1.1 일반사항

1.1.1 <생략>

1.1.2 <생략>

1.1.3

이 절의 요건은 상갑판 및 창구코밍 구조영역(즉, 상갑판, 창구옆코밍,

창구코밍 정판) 내의 종방향 구조부재에 대한 극후강판 적용을 위한

기본 개념을 제공한다.

1.1.4

이 절의 요건은 [2], [3] 및 [4]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은 [5]에 따라

야 한다.

1.1.5 <신설>

1.2 강종

1.2.1

이 요건은 종방향 구조부재에 YP36, YP40 및 YP47 강판이 사용된

경우에 적용한다.

1.2.2 <생략>

1.2.3

YP47강판이 상갑판, 창구옆코밍, 창구코밍 정판과 같은 상갑판 영역의

종방향 구조부재와 그에 부착된 종부재에 사용되는 경우, YP47강판은

규칙 2편 1장 3절에 규정된 EH47이어야 한다.

제 12 장 건조

제 1 절 ∼ 제 3 절 <생략>

제 4 절 극후강판 적용

1. 적용

1.1 일반사항

1.1.1 <현행과 동일>

1.1.2 <현행과 동일>

1.1.3

이 절의 요건은 상갑판영역내의 종방향 구조부재에 대한 극후강판 적

용을 위한 기본 개념을 제공한다.

1.1.4

이 절의 요건은 균열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컨테이너선의 극후강

판에 적용하는 다음 방법을 정의한다.

a) [2]의 비파괴검사

b) [3]의 인성증가용접

c) [4]의 취성균열정지 설계

[2], [3] 및 [4]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은 [5]에 따라야 한다.

1.1.5

이 절의 적용에서, 상갑판 영역은 상갑판, 창구옆코밍, 창구코밍정판

및 그에 부착된 종부재를 의미한다.

1.2 강종

1.2.1

이 요건은 상갑판 영역의 종방향 구조부재에 YP36, YP40 및 YP47

강판이 사용된 경우에 적용한다.

1.2.2 <현행과 동일>

1.2.3

YP47강판이 상갑판 영역의 종방향 구조부재에 사용되는 경우, YP47

강판은 규칙 2편 1장 3절에 규정된 EH47-H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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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1.3 <생략>

2. ~ 3. <생략>

4. 취성균열 정지설계(5항의 안전조치 No. 3, 4 및 5)

4.1 일반사항

4.1.1

화물창 영역 내에는 취성균열 정지설계와 동일한 의미인 취성균열 전

파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4.1.2

취성 균열 정지설계는 일반적으로 선체블록간의 맞대기 용접부에 적용

된다. 그러나 균열은 이러한 연결부를 벗어나 발생 및 전파될 수 있으

므로 [4.2.2.b]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4.1.3

취성균열 정지강은 지침 2편 1장 3절의 정의에 따르며, 이 지침의 범

위 내에서만 지침 2편 1장 3절의 요건은 YP36 및 YP40강에도 적용된

다.

4.2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기능 요건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목적은 적절한 위치에서 균열의 전파를 정지시키

고 선체거더의 대형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2.1

취성균열의 시작점으로는 창구옆코밍과 상갑판의 선체 블록 간 맞대기

용접이음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동일>

2. ~ 3. <현행과 동일>

4. 취성균열 정지설계(5항의 안전조치 No. 3, 4 및 5)

4.1 일반사항

4.1.1

[4]에 기술된 취성균열 정지강은 5항의 안전조치 No. 3, 4 및 5의 조

치를 취하고 상갑판 강재 등급이 YP40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균열 시작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다른 조치는

우리 선급과 합의하여야 한다.

4.1.2

화물창 영역 내에는 취성균열 전파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취성균열 정지 설계는 이러한 조치를 사용한 설계를 의미한다.

4.1.3

취성 균열 정지설계는 일반적으로 선체블록간의 맞대기 용접부에 적용

된다. 그러나 균열은 이러한 연결부를 벗어나 발생 및 전파될 수 있으

므로 [4.2.2.b]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4.1.4

취성균열 정지강은 지침 2편 1장 3절의 정의에 따른다.

4.2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기능 요건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목적은 적절한 위치에서 균열의 전파를 정지시키

고 선체거더의 대형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2.1

취성 균열 시작 및 전파가 가장 쉬운 위치는 창구옆코밍 혹은 상갑판

의 블록간 맞대기 용접 결합부이다. 결합부가 정렬되는 블록 제작의

다른 위치는 맞대기 용접 결합부를 따라 균열 시작 및 전파될 가능성

이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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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4.2.2

다음의 경우가 고려되어야 한다.

a)~b) <생략>

c) (b)의 ‘다른 용접부’는 다음을 포함한다. (그림 4 참조)

□1 창구옆코밍(정판 포함)과 종부재의 필릿용접부

□2 창구옆코밍(정판, 종부재 포함)과 부착물의 필릿용접부(예, 창구옆

코밍 정판과 창구덮개 패드판의 필릿용접부)

□3 창구옆코밍 정판과 창구옆코밍판의 필릿용접부

□4 창구옆코밍판과 상갑판의 필릿용접부

□5 상갑판과 내측선체/격벽의 필릿용접부

□6 상갑판과 종부재의 필릿용접부

□7 현측후판과 상갑판의 필릿용접부

4.3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개념 예

다음은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인정 가능한 예로 간주된다. 상세한 설계

배치는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설계개념들도

우리 선급의 검토를 받고 인정될 수 있다.

4.3.1 ~ 4.3.5 <생략>

4.2.2

다음의 경우가 고려되어야 한다.

a)~b) <현행과 동일>

c) (b)의 ‘다른 용접’은 다음을 포함한다. (그림 4 참조)

□1 창구옆코밍(정판 포함)과 종부재의 필릿용접

□2 창구옆코밍(정판, 종부재 포함)과 부착물의 필릿용접(예. 창구옆코

밍 정판과 창구덮개 패드판의 필릿용접)

□3 창구옆코밍 정판과 창구옆코밍판의 필릿용접

□4 창구옆코밍판과 상갑판의 필릿용접

□5 상갑판과 내측선체/격벽의 필릿용접

□6 상갑판과 종부재의 필릿용접

□7 현측후판과 상갑판의 필릿용접

4.3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개념 예

다음은 취성균열 전파 방지를 위해 취성균열 정지설계에 사용할 수 있

는 인정 가능한 예로 간주된다. 상세한 설계배치는 우리 선급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조치도 우리 선급의 검토를 받고 인정

될 수 있다.

4.3.1 ~ 4.3.5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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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설> 4.4 취성균열 정지강 선정

4.4.1 컨테이너선 상갑판에 적용하는 취성균열 정지강은 표1에 따른다.

BCA1 및 BCA2는 규칙 2편에서 정의한다.

4.4.2 취성균열 정지강은 표1에 따라 두께 50mm를 초과하는 각각의

개발 구조부재에 대해서 선택되어야 한다.

표 1 구조부재 및 두께에 따른 취성균열 정지강 요건

구조부재(1) 두께(mm) 취성균열정지강

상갑판    ≤ 
BCA1의 YP36 혹은

YP40

창구옆코밍
   ≤ 

BCA1의 YP40 혹은
YP47

   ≤ 
BCA2의 YP40 혹은

YP47

(비고)
(1) 부착한 종보강재 제외함

4.4.3 표 1에 규정된 취성균열 정지강을 사용하는 경우, 창구옆코밍과

상갑판의 용접 결합부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부분용입용접이어야 한

다.

선박 블록 결합부 근처에서, 균열 전파 방지를 위한 추가 수단이 실행

되고 우리 선급이 합의한 경우, 갑판 및 창구옆코밍 연결부에 대체 용

접 세부 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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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5. 극후강판의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표 1의 두께 및 항복강도는 창구코밍 구조에 적용되는 강재에 대한 것

으로, 안전조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만약 창구코밍 구조의 실제

시공 두께가 표 1의 값보다 작다면, 상부갑판의 강도 및 두께에 관계

없이 안전조치는 요구되지 않는다.

표 1 극후강판에 대한 조치

항복강도 두께(mm) 선택 안전조치

36

40

47(FCAW)

47(EGW)

번호 안전조치 내용

1

2

3

4

5

필릿 및 부착품 용접부와 같이 다른 용접부로부터 균

열의 전파를 대비한 취성균열 정지설계(건조중).[4.3.1]

참조

<생략>

5. 극후강판의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표 2의 두께 및 항복강도는 창구옆코밍 및 창구코밍 정판에 대한 것으

로, 안전조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표 2의 두께 및 항복강도는 상

갑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창구옆코밍 및 창구코밍 정판의 실제

시공 두께가 표 2의 값보다 작다면, 상갑판의 강도 및 두께에 관계없

이 안전조치는 요구되지 않는다.

표 2 극후강판에 대한 조치

항복강도 두께(mm) 선택 안전조치

36

40

47(FCAW)

47(EGW)

번호 안전조치 내용

1

2

3

4

5

필릿 및 부착품 용접부와 같이 다른 용접으로부터 균

열의 전파를 대비한 취성균열 정지설계(건조중).[4.3.1]

참조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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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부록 14-1  화물창 화재 시 소화를 위한 담수조건의 강도평가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범위
이 부록은 규칙에 추가하여 지침 8편 부록 8-9 405.의 5항에 따라 화물창 내의 화재 시 소화를 위하여 담수 요건
을 갖추는 컨테이너선의 강도평가에 적용한다. 여기서 ‘담수’란 화물창에 물을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1.1.2 제한
화물창 담수조건은 사고 상태로 간주하여 설계하중 및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선박은 비손상 상태로서, 횡경사가 없는 상태를 가정한다.

1.2 적하지침서 및 적하지침기기

1.2.1 적하지침서
적하지침서에는 이 부록에 따라 강도평가 된 각 화물창의 담수가능수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담수 시에는 적하지침기기에 실제 적하상태 및 담수 수위를 입력하고 [2.2]의 허용 종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을 초과
하지 않음을 확인하도록 적하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2.2 적하지침기기
적하지침기기에는 지정된 계측점에서, 임의의 화물창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담수되었을 때 정수중 수직 굽힘 모
멘트, 정수중 수직 전단력 및 비손상 복원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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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 하중

2.1 적용

2.1.1  
이 조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 4장을 참조한다.

2.1.2 강도 평가 계수
담수 시 강도 평가에 사용하는 강도 평가 계수 는 0.8을 사용한다.

2.2 선체 거더 하중

2.2.1 담수 시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담수 시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시 수직 정수중 허용 굽힘모멘트(kNm). 규칙 4장 4절 [2.2.2]에 따른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시 수직 파랑 굽힘모멘트(kNm). 규칙 4장 4절 [3.2.1]에 따른다.
 : 담수 시의 강도 평가 계수. [2.1.2]에 따른다.

2.2.2 담수 시 정수중 수직 허용 전단력
담수 시 정수중 수직 허용 전단력 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시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규칙 4장 4절 [2.3.1]에 따른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시 수직 파랑 전단력(kN). 규칙 4장 4절 [3.3.1]에 따른다.
 : 담수 시의 강도 평가 계수. [2.1.2]에 따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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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3 내부 하중

2.3.1 담수 시 강도평가를 위한 압력
[2.4]의 담수 시 정적 설계 하중(S) 시나리오에 대하여, 화물창 구획 수밀 경계의 임의 하중점에 작용하는 담수로 인
한 내부압력(kNm)은 다음 식에 의한다.
 

  
 : 해수밀도, 1.025 t/m3

 : 중력가속도, 9.81 m/s2

 : 담수 시의 압력 높이로서 다음에 따른다 (m). 
    

 : 담수 가능 수위로서 내저판 상면으로부터의 높이 (m).
 : 내저판 상면으로부터 하중점까지의 높이 (m).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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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4 설계 하중 시나리오

2.4.1 담수 시 강도평가에 대한 설계 하중 시나리오
담수 시 설계 하중 시나리오는 표 1에 따른다.

설계 하중 시나리오 담수 상태

하중 성분 사고하중
(A)

선체 거더

   

 -

 -

 -

국부 하중


 외부 갑판(그린하중) -

 선체 외곽(envelope) -

 

 평형수 탱크 -

 기타 탱크 -

 담수 구획의 경계 

  컨테이너 -



 건구역의 내부 갑판 -

 외부 갑판(분포하중) -

 외부 갑판(집중하중) -

표 1 : 담수 시 강도평가에 대한 설계 하중 시나리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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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5 적하 상태

2.5.1 담수 시 화물창 강도 평가를 위한 적재 조건
담수 시의 화물창 강도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하 상태는 표 2에 주어진다.

3. 선체국부 구조치수

3.1 적용

3.1.1  
규칙 6장에 따라 담수 시 화물창 구역에 대한 선체국부 구조치수를 평가한다.

<계속>

번호 적하 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컨테이너하중 % of 

perm. 
SWBM

% of 
perm. 
SWSF

중앙 
화물창 
구역화물창 창구덮개 상부

담수 상태

A2 TSC

중앙 화물창: 담수
인접한 화물창: 
40t/FEU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40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 Static

중량 화물 경량 화물 평형수 탱크 연료유 탱크

표 2 : 담수 시 화물창의 강도 평가를 위한 하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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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3.2 설계 하중 조합

3.2.1 담수 시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설계하중조합
담수 시 화물창 구역의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설계 하중조합은 표 3에 따른다.

구조 부재 설계하중조합 하중성분 흘수 설계하중 적하상태

화물창 구역 FD-2  - A 담수상태

표 3 : 담수 시 설계 하중 조합

4. 화물창 구조 해석

4.1 적용

4.1.1  
규칙 7장 1절 및 2절에 따라 담수 시 화물창 구조 해석을 수행한다.

4.2 설계하중 조합

4.2.1  
담수 시 화물창 구조 해석을 위한 하중 조건은 표 2에 따른다.

4.3 내부하중

4.3.1 담수 시 내부압력
내부압력은 표 1의 담수 상태 설계하중시나리오에 대하여 [2.3.1]에 따라 계산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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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4.4 선체거더 하중

4.4.1  
선체거더 하중은 표 2에 따른 정수중 선체거더 수직 굽힘모멘트를 적용한다.

4.4.2 담수 시 목표 선체거더 수직 굽힘모멘트
주어진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한 종방향 위치에서의 목표 선체거더 수직 굽힘모멘트 는 다음에 따른다.
  (kNm)
 : [2.2.1]에 따른 담수상태에 대한 고려하는 종방향 위치에서의 허용 정수중 굽힘모멘트 (kNm)
의 값은 표 2에 따른 하중 조건에 대한 각 개별 화물창의 중앙부에서의 최대 선체거더 굽힘모멘트이다.

4.5 대체 평가방법

4.5.1 담수 시 1차 지지부재의 강도평가
담수 시 1차 지지부재의 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재료의 소성을 고려하는 방법
을 대체 평가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우리선급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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