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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물동량 경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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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국내 항만산업의 발 과 더불어 내륙운송 산업 한 발 하 으며 이에 따라 항만은 내륙과 연결하는 거  역

할이 증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과 각 지역들 간의 화물 흐름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

라 기종  통계 자료는 단순하게 O/D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구축되어 화물의 정확한 운송경로를 악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다. 한 이러한 통계자료는 철도를 이용한 복합운송을 제 로 고려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C개념을 도입하여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컨테이 를 상으로 화물경로분석을 실시하여 화물의 정확한 운송경로를 악

하고 이에 따른 각 지역 간의 기종  자료를 재구축하 다.

핵심용어 : 물동량, O/D, P/C, 운송경로, 력모형

ABSTRACT : With development of port industry, inland transportation was also the developed. Connecting port 

with inland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So studies about cargo flow from ports to regions are actively in 

progress. But freight statistics  from regional to national has a problem that do not comprehend exactly with freight 

flow. Also these statistics don’t reflect characteristics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freight flow of container with the introduction of P/C and rebuilding freight statistics from regional to 

natio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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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항만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내륙운송 산업에 한 요성

이 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 녹색 물류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어 화물교통에 한 요성도 커지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나 국내 내륙운송에서 여객에 한 연구  통계자

료는 발 되고 있지만 화물 운송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

다. 주로 교통 분야에서 쓰이는 교통수요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화물 수요를 측하고 있어 화물의 특성을 제 로 반 하지 못

하고 있다. (Wang & Holguin-Veras, 2008). 이로 인해 화물 네

트워크에서 화물의 출발지에서 목 지를 직  가는 경우는 잘 

반 되고 있지만 물류시설을 경유할 경우는 반 이 잘 안되고 

있어 국내의 화물 기종  연구에서도 차 P/C 개념을 도입하

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의 입출항 컨테이  물량을 

상으로 운송경로를 악하여 각 지역과 부산항 간의 이동 물

류 데이터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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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 만을 상으로 하며 기종  심 항만

은 부산항으로 설정하 다. 한 국을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로 하여 총 

13권역으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

· 연구 상 화물 : 컨테이

· 연구 상 항만 : 부산항

· 연구 상 권역 : 13개 권역

2. 선행연구  기 자료 검토

 2..1  국내외 연구동향

 국내에서는 아직 P/C의 개념이 확산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P/C의 개념을 도입하여 실제 화물 수요 분석을 실시

하고 있다. 

 ........    략 ........

2.2 국내 기 자료 검토

 국내에서 재 화물기종  자료로 쓰이고 있는 것은 수단 

O/D 자료이다. 이는 화물의 운송경로에 따른 통행량 자료가 아

니라 운송 수단에 따라서 data를 구축하는 것이다.

3. 연구방법론

3.1 력모형  

    

 력 모형은 물체의 크기  물체 간에 떨어진 거리를 통해서 

통행량을 측하기 한 모형이다. 력모형은 존 사이의 건리, 

통행비용, 통행시간 등을 다양하게 반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

고 있어 통행분포 측 과정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모형이다.

 ........    략 ........

3.2  분석모형 구축

· 

4. 모형 추정  결과

 

4.1 기 자료 검토

본 분석에 필요한 기 자료는 다음과 같다. 

case 1

· 부산항 물동량

· 부산항과 각 지역의 거리 

· 13개 권역의 경제지수

case 2

· 부산항 물동량

· 부산항과 각 지역의 거리 

· 13개 권역의 경제지수

· 국내 물류센터 치  크기

4.2 추정결과 검토

5. 결 론

 우리나라 화물 기종  자료는 물류센터를 경유하는 물류 네트

워크를 반 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 부산항을 기 으로 하여 국내 운송 경로에서 물류센터 요

인을 반 하여 기종  자료를 재구축하 다. 이에 따라 화물수

요 분석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화물 수요분석이 가

능하고 한 항만과 각 지역 간의 연계성을 알 수 있다. 

........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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