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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design engineering refers to the development and design of shipbuilding architectures in a drawing which reflects all relevant 

manufacturing processes. This paper provides analysis methods for model-information interfaces between hull structure design and 

outfitting design, and a technical application for manufacturing phases reflecting the pipe support pad and angle item automatically. The

existing information procedure of pipe support pad and angle system processes information using drawing without model specification. 

Outfitting design team directly distributes drawings to the shop floor then manual-based marking and installation work are conducted 

refer to the distributed drawings. As a result, this process has become time consuming and causes problems in the productivity and 

quality improvement due to the rework caused by omitted or incorrect marking. The pipe support pad and angle marking is a method

that automatically updates model information to hull structure design using sets of data that analyse the generated model in outfitting 

design processes. Therefore, this approach provides an efficient solution through design references without manual activities such as a

reflection of hull structure design, cutting process, numerical control work, and dimension measurement and marking. The conversion of

a method from the existing procedure based on manual marking to the reflective and automatic approach would have enabled to 

proceed installation work without manual activities for the measurement. Therefore, this research study proposes an efficient approach

using pre-data analysis of model information interfaces between design and manufacturing phases to improve productivity during 

construction for ship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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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외 조선소에서는 상선부터 해양플랜트, 여객선, 군함까지 

다양한 선박과 구조물을 제작 건조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조선
소는 생산성을 향상 시킬 목적으로 설계단계 정보를 생산 공정 
정보에 직접 연계 할수 있는 선박설계 전용 캐드 시스템을 도입하
거나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Suh (2004)는 상선 설계 정보
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지식경영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PLM
(Production Life-cycle Management) 등이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각 정보 시스템이 데
이터베이스를 통해 설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상용 조선 
캐드시스템인 트라이본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대형화 및 다양화의 추세를 보이면
서 구조적인 유지, 기술적 보증 및 향상을 위한 IT융합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Park, et al. (2010)은 조선산업의 주도권이 IT융
합 능력에 달려 있다는 판단아래 IT융합 분야에 중점 연구 및 투자
를 진행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산업 분야의 정보 흐름은 설계에서 생산까지 분야별로 정
보의 통합화 및 일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발과 연구
가 많은 부분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런 노력을 통해 각 분야별 
정보통합을 통한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성
과를 얻고 있고 경쟁력도 갖추게 되었다 (Suh, 2004). 

이에 반하여 후행작업(생산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모델 정
보의 인터페이스 부분은 각조선소의 공정 흐름의 영향을 받는 특성 
때문에 캐드 소프트웨어 제공자들도 선체설계, 의장설계, 생산간 

pISSN:1225-1143, Vol. 50, No. 6, pp. 458-465, December 2013

eISSN:2287-7355, http://dx.doi.org/10.3744/SNAK.2013.50.6.458

대한조선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접수일 : 2013년 11월 9일  1차 수정일 : 2013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9일
† Corresponding author : gnusslee@gnu.ac.kr, 055-772-9191



최영태․ 서흥원․ 이순섭

JSNAK, Vol. 50, No. 6, December 2013 459

정보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항목
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개발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고 있었
다. 이에 각 조선소에서는 조선소의 특성에 맞는 설계에서부터 생
산에 이르기까지 후행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인 정보인터페
이스기법에 대한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Kim, 2004). 

본 논문에서는 선박건조 시 선체설계, 의장설계, 생산간 정보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기법을 분석하고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 및 
업무 효율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선박에 설치되는 파이프들의 라인
이 지나는 위치에 파이프의 지탱이나 고정을 위해 설치되는 패드
와 앵글 서포트의 가공(N/C) 정보 자동생성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 관련분야 연구현황
최근 생산자동화분야에서는 선박 외판 문자 자동용접 시스템

개발을 통해 선박 외판에 표기되는 문자 및 마크를 자동으로 용
접할 수 있는 문자용접장치(Lettering welding system)을 개발 완
료하고 현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Yoon, et al., 2008). 

또한 선체구조모델 정보를 활용한 엔진룸 보온재(Insulation) 모델
링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보온재 모델링을 통한 선체 모델과 
의장품 간 간섭 체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설계 오작을 방지하
고, 모델에 근거한 정확한 물량 산출 및 중량 집계가 가능하게 되
었다 (Park, et al., 2008). 

Kim (2004)은 선체-의장간 정보인터페이스 항목인 파이프라
인(Pipe line)이 선체판넬에 관통하는 위치에 홀(Hole)을 시공해 
주는 홀 플랜과 선박의 선명 등을 선체모델에 라인으로 표시하여 
이를 절단가공(N/C)에 자동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현
업의 성공적인 적용을 통해 생산의 효율을 가져왔다고 발표하였다. 

Roh, et al. (2006)은 선체 구조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신속 배
관 모델링 방법을 통해 선체 판넬을 기반으로 빠른 시간 내에 3
차원 배관 모델을 생성하고, 선체판넬의 구조변경에 따른 배관모
델의 자동 변경 방법을 제안하였다. Ryu, et al. (2012)은 홀 플
랜 시스템의 통합된 설계 프로세스의 구현을 통해 Roh, et al. 
(2006)등이 제안한 시스템 및 캐드 시스템에 구성되어 있는 메뉴 
등을 통해 생성되어 있는 파이프 라인의 모델정보를 이용하여 선
체판넬에 파이프 라인이 지나면서 홀이 생성되어 할 위치를 자동 
인식하여 홀을 자동으로 일괄 시공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분야 연구 현황에서 기술한 정보인터페이스 항
목 중 아직까지 시스템 구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인 파이프 
패드와 앵글 마킹의 정보인터페이스 항목에 대한 연구이다. 즉, 
의장설계에서 선박에 설치되는 파이프의  패드와 앵글 서포트를 
의장설게에서 모델 형상 정보를 가져와서 선체모델에 자동 반영
해주는 기법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중복되는 정보의 생성 없이 의장설계에서 
생성한 모델 정보를 선체모델에 자동 생성해 주어 가공(N/C) 절단 
정보의 자동 반영이 가능한 기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패드와 앵글 
서포트 마킹 대한 개발 및 적용사례를 바탕으로, 설계정보 처리의 
단순화 및 생산 현장의 생산성 향상 등 캐드 시스템 개발을 통한 
조선해양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1 기존 기술의 문제점
위에 기술한 연구 항목들은 시스템의 자동화 적용을 위해서는 

선행단계로 의장모델 정보를 규정한 대로 생성해 놓아야 하고, 
이 정보들을 후행작업에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
라서 의장모델 정보 생성과 인터페이스 자동화를 위해 도면정보 
생성만으로 처리 했던 항목들도 모델정보를 생성해야 하는 등의 
정보 생성이 중복으로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장 모델정보 생성 시 선체판넬 정보와 
연동되도록 모델 정보를 구성한다. 따라서 선체판넬의 구조 및 
판넬명의 변경 등에도 영향을 받는 제약사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파이프 패드와 앵글 서포트 시스템의 
기존 정보 프로시저는 모델정보의 이용 없이 도면의 작성만으로 
정보를 처리하였다. 의장설계에서 생산현장으로 도면을 바로 배
포하여 현장에서 도면을 참조하여 수작업을 통한 마킹 및 설치 
작업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하여 발
생하는 등 생산성 향상의 큰 걸림돌이 되었다.

1) 선행 의장에서 많은 마킹 시간 소요
2) 조립 단계에서 마킹 누락 발생
3) 파이프 지지 위치 마킹 오류로 후 공정 재작업 발생
4) 블록 조립단계에서 후행 작업 마킹 작업 시 도장막 손상 등  

품질저하 우려

Fig. 1 Example of pipe support mismatch
Fig. 1에서는 파이프 지지 위치 불량으로 파이프의 조립 시 오

류가 발생한 사례를 나타낸 것으로 오작으로 인해 화기수정작업 
등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페인팅 재작업 등으로 생산시수 추가 투
입 및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한 가지 문제의 예로, 의장품의 선행 설치 단계에서 설치되고 
있는 엔진룸 탱크 상부에 설치된 대형 파이프 및 소형 다량의 파
이프들의 지지 위치를 설치도면에 표시하여 수작업 반영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현장의 생산 공정 과정에서 작업자의 잘못
에 의한 설치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장설
계에서 생산으로의 정보 프로시저 단계를 의장설계, 선체설계, 
절단가공(N/C) 및 생산 단계 순서를 거치는 프로시저의 변경으로 
파이프라인의 패드와 앵글 서포트 정보인터페이스 마킹 자동화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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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인터페이스 기반 프로세스 
생산설계는 크게 선체설계와 의장설계로 분류되며, 의장설계는 

세부적으로 선장(철의장, 배관의장), 기계의장, 선실, 전기의장 등
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첫 번째 정보 제공은 의장설계에서 선체설계로의 
정보제공으로부터 이루어진다.

Fig. 2  Design Procedure
       

Fig. 2는 의장설계에서 선체설계 그리고 현장의 작업 시작 단
계까지의 설계정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의장설계에서 선체설
계로의 정보 제공 시점은 절단(Steel cutting)전 -6.5주를 기준으
로 이루어지는데 선체설계에서 정보의 반영은 절단 -2주전에 완
료되고 마킹 반영 시점은 절단 시점이 된다.

Fig. 3 Information flow between hull and outfit design  
      

Fig.3 에서는 파이프 앵글 서포트 마킹 자동화를 포함한 선체-
의장간 정보인터페이스 프로시저를 보여주고 있다. 선체설계에서 
선체판넬을 생성하고, 의장설계에서는 선체판넬을 배경모델로 하
여 그 바탕 위에 각종 의장품류를 배치하게 되고, 그 정보를 선체
판넬에 반영하여 절단가공(N/C)을 통한 마킹라인으로 처리하여 
현장 제작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게 하였다.  

정보인터페이스의 주요 프로시저는 먼저 의장설계 모델을 생
성한 후 선체설계 가공(N/C) 정보를 반영하고 가공정보(마킹)를 
생성한 후 생산을 하는 흐름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시스템 내부
의 프로시저는 모델 정보의 추출, 모델 정보 간 비교, 모델정보 
반영 등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4. 시스템 구현
4.1 시스템 프레임워크 구성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 프레임워크 구조는 Fig.4와 같
다. Fig.4에서 보듯이 프레임워크 구조는 캐드 시스템과 설계정
보관리시스템의 프레임워크 기반 위에서 구동되도록 구현하였다.

캐드 통합시스템 환경 구성을 크게 구분해 보면 캐드 시스템 
부분, 모델링 생성부분, 정보 추출 부분, 모델 가공부분, 모델 조
립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 분야의 항목도 Fig.4의 프레
임워크 기반에서 이루어졌다. 

 

Fig. 4 Structure of framework
4.2 시스템 개발 환경 및 도구

 본 논문에서 구현한 선체-의장간 정보인터페이스의 시스템 
운영 환경 및 개발도구는 Fig. 5와 같다.

Fig. 5 The development environment for Implementation
Fig. 6은 개발 시스템의 프레임워크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정보인터페이스 시스템인 패드와 앵글 서포
트는 트라이본/아비바마린 시스템내의 내부 메뉴 프로그램으로 
구동 되는 것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의장설계에서 생성한 모델정보를 선체판넬에 반
영하여 가공(N/C) 정보를 제공해주는 단계까지를 지원한다.

개발시스템은 패드와 앵글 서포트의 모델링을 의장설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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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작업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폼 화
면의 제공, 작업 대상 블록 정보를 추출해 오는 단계, 블록을 선
택하는 단계, 선택된 블록별 패드와 앵글 서포트 정보를 추출해 
오는 단계, 블록별 선체모델 정보를 추출해 오는 단계, 패드와 앵
글 서포트 좌표정보와 선체모델별 해당 정보를 비교하는 단계, 
해당 되는 선체모델에 마킹 정보를 구성하는 단계, 생성 된 정보
를 저장하는 단계, 가공(N/C)에 필요한 가공정보에 반영하는 단
계 등의 절차로 구동되도록 하였다.

Fig. 6 Design of framework
시스템 개발언어로는 트라이본/아비바마린의 모델정보 API를 

위한 비테스(Vitesse)/marAPI, 파이선(Python) 및 C# 응용도구
(Application tool)를 사용하였다. 실무 우선 적용 구역은 엔진룸 
구역이다.

4.3 GUI 구성 및 프로그램 구현
 개발 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내부 알고리즘 등은 다음과 같은 

순서의 프로그램 반영을 통하여 완성하였다. 

-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를 통한 인터페이스 기능
- 블록 및 선체판넬 리스트 추출 기능 
- 블록/판넬별 경계선 추출 기능 
- 의장 파이프 패드와 앵글 서포트 모델정보 추출 기능 
- 선체 판넬과 패드 및 앵글 서포트의 부착면이 일치하는 정보 

검색 알고리즘 
- 선체판넬에 포함 되는 패드와 앵글 정보 검색 알고리즘 
- 선체판넬에 매칭정보의 모델링이 수행되는 기능 
- 선체판넬에 모델이 생성되고 트라이본/아비바마린의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되는 기능 등으로 개발하였다.

블록 및 선체판넬 추출 기능은 Fig.9에서 블록을 선택하면 
Fig.12의 1번에 선택한 블록에 해당하는 전체 선체판넬 리스트를 
트라이본/아비바마린에서 제공한 데이터 추출(Data extraction)함
수를 사용하여 가져와서 나타내 준다. Fig.12의 1번에 가시화되
어 있는  선체판넬명 리스트가 작업 대상이 되며, 주요 정보들은 

경계선 정보, 두께, 판넬의 두께가 선박의 좌표계 방향 중 어느 
방향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판넬의 사이드 정보 등을 포
함한다. 판넬의 사이드는 위/아래/전/후/좌/우(TOP/BOT/FWD/
AFT/PS/SB) 6개의 방향으로 구분된다. Fig.7은 시스템 내부에서 
판넬 사이드 정보를 구분하여 가져오는 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Fig. 7 the Hull panel side information function
  
블록/판넬별 경계선 추출 기능은 Fig.12의 2번에 타나나 있는 

선택되어진 판넬 리스트의 경계선 정보를 찾아온다. 경계선 정보
는 2개 이상의 라인으로 폐곡선을 이루며 구성된 판넬 정보를 말
한다. 의장모델 정보가 판넬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
로 사용된다. 

의장 파이프 패드와 앵글 서포트 모델정보 추출 기능은 실제 
마킹 정보에 사용할 의장 모델 정보를 추출해 오는 기능으로 판
넬정보 추출과 같이 데이터 추출함수를 사용하여 정보를 추출해 
온다. Fig. 10은 의장모델 정보를 구성하는 속성 필드값의 구성
을 나타내고 있다. 

선체 판넬과 패드 및 앵글 서포트의 부착면이 일치하는 정보 검
색 알고리즘은 선체판넬 정보와 패드와 앵글 서포트 모델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선체판넬의 어느 사이드면에 부착되어 있는지를 찾
아온다. Fig.8은 선체판넬 사이드를 기준으로 패드와 앵글 서포트
가 부착되어 있는 사이드를 찾아오는 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Fig. 8 Support side information function
선체판넬에 포함 되는 패드와 앵글 정보 검색 알고리즘은 선체

판넬의 경계선 정보와 의장 파이프 패드와 앵글 서포트 모델정보
를 비교 분석하여 패드와 앵글 서포트가 어느 선체판넬에 포함되
는지를 찾아오는 알고리즘 부분이다. 본 정보를 통해 찾아온 정
보는 최종 마킹 정보로 사용된다.

선체판넬에 매칭정보의 모델링이 수행되는 기능은 위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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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검색하여 찾아온 정보를 기반으로 선체판넬에 직접 생성하는 
기능으로 Fig.11의 윤곽선 정보를 기반으로 Fig. 16의 예처럼 텍
스트 형태의 구성으로 모델 정보를 생성하게 된다.

선체판넬에 모델이 생성되고 트라이본/아비바마린의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되는 기능은 위에서 생성한 정보를 트라이본/아비바
마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로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절단가공(N/C) 정보 생성에 사용된다.

Fig. 9는 패드와 앵글 서포트 마킹 정보 인터페이스 흐름 중, 
개발 시스템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처리되는 인터페이스 정보 
흐름도이다. 

Fig. 9 Program information flow between hull and outfit
        

Fig. 10에서는 의장설계에서 생성한 모델의 속성 정보들을 나
타내었으며, 선체설계에서 시스템 구동 시 정보를 참조하여 활용 
할 수 있는 약속된 속성 정보 형태를 가지면서 생성되게 하는데, 
선체설계에서 참조하여 사용하는 정보의  속성 필드값을 구성하
고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본 시스템 구동 시 사용하는 필드값
의 용도를 살펴보면 “compName”은 Fig. 11에서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의 정보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Cog” 속성치는 3점
좌표로서 선체판넬 경계선 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한
다. “Start”와 “End” 속성치는 앵글 서포트의 시작점과 끝점 중 
선체판넬면에 가까운 쪽의 좌표정보를 가져오는데 사용한다. 
“paraA”, “paraB”, “paraC”, “paraS”, “paraT” 및 “paraU” 속성
치는 앵글의 사이즈를 구성하는 결정 요인으로 사용된다. 

Fig. 10 Outfit model information attribute

Fig. 11 Pad and angle definition
Fig. 12는 개발 시스템을 실행할 경우 처음 나타나는 주 화면

을 보여주고 있다. 

Fig. 12 Main screen of system 
주 화면은 여러 기능들의 결과 및 입력 정보들을 나열한 서브

화면들로 구성되어있다. Fig. 9에서 보듯이 ①번 화면은 패드와 
앵글 서포트가 설치 될 선체판넬의  전체 목록을 보여주고 있으
며, ②화면은 실제 선체판넬에 반영 할 ①번 화면 목록에서 선택
된 판넬 목록를 보여주고 있다. ④화면은 한 개의 판넬에만 반영 
시 해당 선체판넬명을 입력하는 입력창이며, ⑤번의 [Apply] 버
튼을 누르면 ②화면의 폼에 나타나 있는 선체판넬 목록에 패드와 
앵글 서포트의 마킹 정보를 반영한다. ⑥번 [Log View] 버튼은 
프로그램 실행 후 성공, 실패 여부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여준다.

본 시스템에서 실행 결과에 대한 정보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실행 장비의 사용자 프로파일 디렉토리 아래에 저장되며, [Log 
View] 버튼 버튼을 누르면 정보를 읽어 와서 화면에 보여 주게 
하였다. ⑥번  [Exit]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 시스템을 종료한다.



최영태․ 서흥원․ 이순섭

JSNAK, Vol. 50, No. 6, December 2013 463

4.4 주요 기능 및 적용 예
개발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한 인터페이스 기능
2) 블록 및 선체 판넬 리스트 추출 기능
3) 블록-판넬별 경계정보 추출 기능
4) 의장 파이프 서포트 모델정보 추출 기능
5) 선체판넬과 패드와 앵글 서포트의 부착면이 일치하는 정보

검색 알고리즘
6) 선체 판넬에 포함 되는 패드와 앵글 정보 검색 알고리즘
7) 선체 판넬에 매칭정보의 모델링이 수행되는 기능
8) 선체 판넬에 모델이 생성되고 트라이본/아비바마린의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는 기능

 

Fig. 13 Information of pad shape 
Fig.13에서는 의장 패드와 앵글 서포트 형상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정보를 선체판넬에 반영하기 위해 본 시스템에서 개
발한  패드와 앵글 서포트 윤곽선 구성 라이브러리의 윤곽선 정
보를 참조하여 곡선 형상정보를 생성한 후 이를 반영하였다.

Fig. 14 Information of angle marking shape
Fig. 14에서는 가공정보의 형상 구성에서 보여주는 절단가공

(N/C) 및 마킹 정보를 가공장비 토오치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최
소한 및 최단의 움직임을 통해 가공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끝단 곡
선 부분을 직선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둥근 각을 가진 형상부위는 작은 반지름 값으로 인해 가
공 토오치의 회전 및 가공작업 속도 유지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
문에, 현장 작업 시 작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라운드의 둥
근 부위를 직선으로 처리하여 생산성을 높였다.

Fig. 15 Information of marking shape & area of apply
Fig. 15에서는 실제 모델에 반영 된 마킹 윤곽선 형상 정보와 

적용 구역의 모델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16에서는 선체판
넬에 반영 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될 모델의 중간 정보인 패드
와 앵글의 스킴(Scheme) 정보를 보여 주고 있다. 트라이본/아비
바마린 캐드 시스템은 모델을 생성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모델 정
보가 저장되면서 동시에 스킴이라는 모델정보를 구성하는 텍스트 
파일을 생성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역으로  텍스트 형태
의 스킴 파일을 런 수행하면 모델이 생성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마킹 정보 생성은 스킴이라는 
텍스트 형태의 파일을 “CUR”와 “DOU,” 두 개의 라인 속성이 하
나의 쌍으로 구성되도록 하여 비테스라는 함수를 통해 모델 정보
를 생성하도록 하였고 적용 결과 윤곽선 라이브러리의 정보 구성
과 일치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Fig. 16 Hull panel scheme configuration
4.5 시스템 제약, 특성 및 적용 효과 분석

선체판넬의 구조면들은 서로의 접합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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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면에는 시임(Seam), 보강재, 브라켓트 등 부재가 부착되어 있
어 서로 횡적 혹은 종적인 관계를 가진다. 파이프 패드와 앵글 서
포트 의 마킹 정보는 횡적 또는 종적 위상에 관계없이 선체판넬
의 면에 부착되어 정보가 생성 된다. 이러한 복잡한 선체판넬을 
구성하는 부재 중 반드시 선체판넬의 면에 부착되어 평면을 이루
며 생성 되는 파이프 패드와 앵글의 특성 때문에 특정 부재에는 
마킹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현장시공이 이루어지는 구조물 형태
가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선체 구조물 보강용으로 사용하는 플
랜지, 스티프너가 있다. 플랜지와 스티프너는 플랫바 형태의 부
재로 선체판넬과 T형태의 접합면을 이루면서 선체판넬의 면에 평
면으로 일치하지 않고 또 별도의 절단 과정을 거친 후 부재정보
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선체판넬에 부착되어 평면을 이루면서 
생성되는 마킹 정보는 적용할 수 없다.

개발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의장모델 정보를 별도의 모델정보 생성이나 정보의 재 가공 
없이 선체설계에서 선체 판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
로 선체설계에서는 개발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블록의 선택 만으로 처리되도록 하였다.

2) 프로그램 내부에서 구동 시 필요로 하는 블록정보, 선체 판넬
정보, 패드와 앵글 서포트 정보 등 참조 정보들을 자동 추출하
여 참조토록 하였다.

3) 패드와 앵글 서포트의 좌표 정보를 가지고 선체 판넬을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체 판넬에 포함되는 패드와 앵글 서
포트 정보를 선체 판넬에 자동 반영되어 트라이본 및 아비바
마린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되도록 하였다.

개발 시스템을 엔진룸 구역에 우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가공(N/C) 마킹 적용으로 고소 작업 시간 단축 및 현장 작업
성을 고려한 안전 확보

2) 설치 불량으로 인한 재 작업 최소화
3) 설계 품질 확보를 통한 현장 정도 문제 해소(치수 계산 단순, 

파이프 외경 계산 불필요, 설치 오차 감소, 서포트  위치 및 
선별 확인용이)

4) 좌표정보 자동 산출로 개선 형상 모델 정의 부담감 해소로 설
계 품질 향상

5) 설계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구
축으로 향후 이어지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체 모델을 기반으로 의장설계에서 생성한 갑

판 위에 설치되는 파이프 패드와 앵글 서포트의 모델 형상 정보
를  가져와서 선체 모델에 자동 반영하여 가공(N/C) 가능한 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트라이본/아비바마린 캐드시스템과 설계정보관리시스템의 프
레임워크 기반 위에서 구현하였다. 별도의 중복되는 정보의 생성 
없이 의장설계에서 생성한 모델 정보를 선체 모델에 자동 생성해
주어 가공(N/C) 정보의 자동 반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현장 설치 시 도면을 참조하여 치수를 측정한 후 수동 마킹을 
통해 설치하는 방식에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반영하는 방식
으로의 전환으로 현장에서 치수 측정 없이 곧 바로 작업이 가능
토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 개발을 통한 효과적인 부분을 살펴보
면, 별도의 모델 작업 없이 기존의 정보를 사용하여 가공(N/C) 
마킹이 가공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생산의 시수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 되고, 본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정확도 향상으로 설
계 오류를 감소시켜, 재작업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구에
서 제시한 결과는 설계 단계에서의 모델 선행화 반영으로 생산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생산 현장에서는 더욱 많은 부분의 항목으로 시스템 개발 확대
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 선행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기
반으로 생산 현장의 지속적인 작업환경 개선요구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스템이 현장 작업자의 편의성 및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접근하였다면, 향후 본 시스템의 적용이 
안정화 된 후에는 연구 내용에서 제안한 방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보인터페이스 항목의 발굴 및 설계의 시수절감 분야에
도 적용하여 설계 자동화 측면에서 통합 정보인터페이스 시스템
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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