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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경제는 지난 반세기간 속 성장해 왔으며, 국외에 많은 

언론 매체로부터 “한강의 기 ”이라는 찬사를 들어왔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통화 기로 인해 국내 경제가 붕괴되기 직 까

지 갔으며, 결국에 IMF로부터 구제 융을 지원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는 IMF의 지원 련 로그램을 성

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자발 인 노력으로 인해 IMF 지원 자

에 한 조기상환하 다.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서 한국 경제구

조는 한층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2008년에 발생한 

로벌 융 기는 1997년의 융 기와 다른 양상으로 한국경제

에 엄청난 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시간에 걸쳐 발생한 2개의 독립 이며 상이한 

융 기(외부충격)으로 인해 국내 항만의 컨테이 처리량 실

에 한 향을 살펴보았다. 구체 인 분석을 해 해당 자료

별 수출입, 수입, 수출, 환 으로 나  뒤 해당 분석단 별로 연

구를 수행하 다.    

2. 선행 연구

 조찬 (2012)의 연구에서 로벌 융 기로 인한 부정기선 

 정기선 운임지수의 추이에 있어 변동성의 양상과 특징을 규

정하 다. 컨테이 처리량과 운임지수는 서로 한 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변동성에 한 설명과 조건부 변동성의 

특성을 모형화 할 수 있는 Generalized ARCH모형을 사용하

다. ‥‥‥ (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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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입분석

 개입(intervention)이란 시계열의 변화 쟁의 발발, 정책의 변

화 혹은 근로자의 업 등과 같이 시계열의 변화를 야기 시키

는 외부의 향(충격)을 말하며, 이러한 개입의 발생으로 인한 

효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박&김,2002). 본 연구에서 

개입은 1997년 발생한 아시아 융 기와 2009년에 발생한 유

럽발 융 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입분석은 1975년 Box & 

Tial()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아래 Fig. 1에서 일반 인 개입

효과(intervention) effect)의 형태를 볼 수 있다. a)의 경우 새로

운 정책의 시행으로 시계열의 변동이 발생하고 난 뒤 그 효과

가 지속되는 경우의 개입효과를 의미한다. c)와 b)의 경우는 a)

와 달리 새로운 정책 효과가 발생하고 난 뒤 다시 원래 로 돌

아가는 경우로 다른 은 b)의 경우는 그 충격이 서서히 감소

된 경우를 말하고 c)의 경우는 그 충격의 효과가 빨리 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d)의 c)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충격의 효과가 

(-)인 경우에 해당한다. 표 인 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가격하락이라는 (-)효과가 발생했

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상태로 복귀되는 형태이다.

Fig. 1  The types of intervention effects

4. 자료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외부충격에 의한 국내 컨테이 처리실 에 

한 향을 분석하기 해 두 개의 자료를 사용하 다. 첫 번째 

자료는 부산항에서만 처리된 컨테이 처리실 자료이며, 두 번

째 자료는 부산항을 포함한 우리나라 항만 체의 컨테이 처

리실 자료이다. 해당 자료들은 국토해양부의 SP-IDC(해운항

만물류정보센터)로부터 수집한 자료이며, 분석기간은 1994년부

터 2011년까지 월별 자료로 하 다. 자료별은 분석단 는 수출

입합계, 수입, 수출 그리고 환 물동량 자료로 나눠서 분석을 

수행하 고 해당 분석단 별로 컨테이 (full container)와 공

컨테이 (empty container)로 구분해 추가 인 분석을 수행하

다. 부산항 컨테이 처리물동량자료를 심으로 분석을 수행

하 다.

‥‥‥ ( 략) ‥‥‥.

5. 결    론

 한국경제에 큰 시련을 가져다  두 번의 융 기는 국내 

항만 컨테이 처리실 에 있어 상이한 형태의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한된 분석결과를 가지고 항만산업에 

한 일반화된 시사 을 유도하는 것은 자치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인 분석이 요구된다. 그래서 향

후 연구로는 해당 분석단 별 계에 한 추가분석을 해 

다변수 시계열모형인 VAR(Vector Autoregression;벡터자기모

형) 혹은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벡터오차수

정모형)을 사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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