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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형 선박에는 엔진 등 주추진 기관을 비롯하여 각종 펌

프, HVAC 등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소음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박의 승무원은 대부분 장기간 선박 내에

서 활동하기 때문에 소음원에 과다 노출될 우려가 많으므로 

여객선 내의 소음은 일반 상선보다 더 낮은 레벨이 요구된

다. 본 논문에서는 unit cabin의 소음성능 평가 모델에 대한 

연구결과를 다루었다. 실제 unit cabin 차음성능 측정용 

mock up을 설계/제작하고, mock-up을 이용한 unit cabin

에서의 인접 cabin 간의 차음성능, cabin과 복도(corridor)

간의 차음성능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2. Unit Cabin Mock-up

  Unit cabin은 Fig. 1과 같이 2개의 unit cabin과 L자형 

복도로 구성되는데, 실내에는 기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천정 전등을 제외한 벽체 콘센트 및 전등스위치 등은 부착

하지 않았으며(이 영향들은 별도로 잔향실 실험을 통해 이

후 살펴보았다) 바닥에는 카펫을 설치하여 가능한 실제 unit 

cabin을 재연하고자 하였다. Unit cabin의 격실간, 격실과 

복도간의 차음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unit cabin과 

corridor 내부에 22개의 마이크로폰(B&K Type 4393)을 

설치하고, 다채널 주파수분석기(B&K Pulse)와 2개의 무지

향성 스피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격실과 복도간 

차음성능은 출입문이 있는 방향과 출입문이 없는 방향에 대

하여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폰을 배치하였다.  

Fig. 1 Unit cabin mock-up

3. 측정결과

  격실간 차음성능 측정결과는 Fig. 2에 비교하였는데 스피

스피커 설치 위치에 따른 차음성능의 변화는 주파수별 약 1 

dB 이내이다. 따라서 스피커 설치위치에 따른 차음성능의 

변화는 무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unit cabin 내

부 벽체와 천정 leakage의 변화는 격실간 차음성능에서 확

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Fig. 3에서 출입문만 테이핑한 경우

(그림에서 All Doors Taping)와 내부 벽체와 천정에 테이

핑한 경우(그림에서 Wall & Ceiling & Door Taping)를 

비교해보면, 2.5kHz 이상의 주파수에서 내부벽체와 천정을 

테이핑한 경우 차음성능이 증가하고 있다. 

   Fig. 3에는 해당 벽체구조에 대하여 실험실에서 측정한 

차음성능결과(그림에서 Lab. Test)를 같이 수록하고 있다. 

그림에서 실험실 측정 결과는 mock-up에서 측정한 결과에 

비하여 거의 전 주파수영역에서 높은 차음성능을 보이고 있

다. 이는 차음성능을 저감시키는 요인으로 출입문, 벽체, 천

장의 leakage외 다른 요인이 존재하며, 이는 전 주파수에 

걸쳐 mock-up에서의 격실간 차음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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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cabin의 격실과 복도간 차음성능 측정결과는 Fig.  

4에 비교하였다. Fig.  4에서 각 방의 출입문을 테이핑 처

리하였을 경우(그림에서 Door Taping)는 테이핑 처리를 하

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거의 전 주파수에서 차음성능이 증

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Room 1의 경우는 1000 

Hz, Room 2의 경우는 500 Hz 이상의 주파수에서 그 증가

량이 급격히 커지고 있으며, 차음성능 단일 계수인 Rw값으

로는 테이핑처리만으로 8~9 dB가 변화하였다. 이 결과로부

터 door의 이음새 부분에서의 leakage 최소화 작업만으로

도 unit cabin의 격실과 복도간 차음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oor에서의 leakage 최소화는 

door 설치작업시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최종 확인되어야 하

는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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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스피커 설치 unit cabin에 따른 벽체 차음성능 측정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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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 Test, Rw = 46 dB

Fig. 3 Unit cabin 내부 테이핑 처리 효과 및 실험실 측정

결과와의 비교

  스위치 박스, 조명장치 등에 의한 leakage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차음성능 측정 실험실에 mock-up에 사용된 벽

체 구조를 설치하고 스위치 박스가 설치되기 전과 후의 차

음성능을 측정하여 Fig. 5에 보였는데, 스위치 박스와 조명

장치 등에 의한 leakage는 2500 Hz 이상의 고주파수에서 

차음성능의 감소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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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idor to Room 1, Rw = 27 dB

 Corridor to Room 2, Rw = 24 dB

 Corridor to Room 1 (Door Taping), Rw = 35 dB

 Corridor to Room 2 (Door Taping), Rw = 33 dB

Fig.  4 벽체의 차음성능에 대한 출입문 leakage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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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installing M/W, Room 1 to Room 2, Rw=37dB

 Before installing M/W, Room 2 to Room 1, Rw=36dB

 After installing M/W, Room 1 to Room 2, Rw=37dB

 After installing M/W, Room 2 to Room 1, Rw=37dB

Fig. 5 암면 추가 설치 전/후의 격실간 차음성능 측정결과 

비교

4. 결  론

  인접한 unit cabin간 벽체의 차음성능은 mock-up 측정

결과(실선 측정결과)가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거의 모

든 주파수에서 낮은 값을 보였는데 고체음 전파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된다. Unit cabin내 연결부위 leakage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벽체와 바닥사이 틈이며, 출입문의 

틈은 격실과 복도간 차음성능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

다.

후  기

  본 연구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의 기반기술개발과제 

중 제 2세부과제 결과의 일부임을 밝힌다.

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