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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개통의 교통체계  변화의미 고찰

이창운

Ⅰ. 서론3)

경부고속철도의 1단계 사업과 호남선 복선 철화사업의 완공으로 우리나라 

최 의 간선철도교통축에 고속열차가 운행을 시작하는 바야흐로 고속철도의 

시 가 열렸다. 국민소득이 증 하고 사회가 발 함에 따라서 ‘빠르고 쾌 한 

교통’에 한 고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시의 한 교통 신의 

실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경부고속철도의 2단계 건설사업이 완공되고 

장래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교통속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본격 인 고속철도시 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 듯이 고속철도의 등장은 지역간 통행자들에게 선택이 가능한 고  교

통수단을 추가해 으로써 보다 합리 인 통행여건을 조성해주게 됨은 물론, 

국  주요 간선축의 교통체계를 업그 이드하여 합리  시스템 재편의 계

기를 제공해  것이며, 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인 고속철도 운행국가가 

되면서 선진철도의 장을 열었다는 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과 호남선 고속열차운행 개시라는 교통역사  변

의 시 에 있어서 고속철도개통의 국가교통체계  변화에 한 의미를 우선 

살펴 으로써 앞으로 합리 인 국가교통체계의 구축방향에 한 논의의 출발

이 될 수 있기를 기 하는 바이다.

이창운:교통개발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 clee@koti.re.kr, 직장 화:031-910-3054, 직장팩스:031-9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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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속철도 단계별 개통시 운행시간(서울기 )

<표 1> 고속철도개통시 구간별 단축시간 변화

구간
새마을호

열차(A)

1단계 개통 후 2단계 개통 후

소요시간

(B)

단축시간

(C=B-A)

단축비율

(C/A)

소요시간

(B')

단축시간

(C'=B'-A)

단축비율

(C'/A)

서울～ 1:31 0:50 0:41 45% 0:47 0:44 48%

서울～ 구 3:02 1:39 1:23 46% 1:20 1:42 56%

서울～부산 4:10 2:40 1:30 36% 1:56 2:14 54%

서울～익산 2:38 1:38 1:00 38% - - -

서울～ 주 3:53 2:38 1:15 32% - - -

서울～목포 4:43 2:58 1:45 37% - - -

Ⅱ. 지역간 교통의 근시간 변화

1. 경부축과 호남축 근교통시간 변화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이 이루어지면서 경부축과 호남축에 고속열차가 운행

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  주요 도시간 근교통시간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 

재 항공을 제외하고 육상교통수단으로는 가장 빠른 새마을호 열차의 경우 서울

과 부산간 운행소요시간은 4시간 10분인데 1단계 개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2시간 

40분에 운행할 정으로 있어서 재보다 1시간 30분을 단축하게 되어 종 에 

비해 36%가 빨라진다.

서울～ 구 구간은 종 의 3시간 2분보다 1시간 23분이 단축된 1시간 39분

에 운행을 하고, 서울～  구간은 재보다 41분 단축된 50분에 운행을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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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종 보다 45% 이상의 시간단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호남축 방면으로는 서울～

주 구간은 기존의 3시간 53분보다 1시간 15분이 단축된 2시간 38분이 소요되고 서

울～목포 구간은 재보다 1시간 45분이 단축된 2시간 58분에 운행되어 재보다 

각기 32%와 37%의 시간단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1단계 개통에서 시간단축효과가 가장 큰 구간은 서울～ 구 구간으로서 46%

의 시간단축이 이루어지게 되나, 상 으로 가장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구간은 

경부고속철도구간이 아닌 서울～목포 구간으로서 재보다 1시간 45분을 단축하

게 되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장래 경부고속철도건설 2단계 사업이 완공되는 시 에서는 경부축의 근시간

은 다시 단축되어 서울～부산 구간의 경우 기존보다 54%로 단축되어 1시간 56

분으로 운행을 하게 된다. 기존의 새마을호 열차의 편도 교통시간으로 왕복통행

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 통행시간단축의 의미

지역간 통행은 도시권내에서의 일상  통행과는 통행목 , 빈도, 통행시간 , 

이용교통수단 등의 특성상 차이가 있으므로 고속열차운행으로 인해 단축되는 시

간의 정도에 따라 이용교통수단의 선택에 어떤 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은 요하다. 고속열차로 인한 지역간 교통시간의 단축은 기존에 소요되던 시간

과 비교할 때 약되는  시간의 활용가능성 측면과 다른 교통수단의 교통시

간과 비교되는 상  시간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우선 고속열차의 운행으로 인해 종 에 비해 단축되는 시간  측면을 살펴

보자. 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의 경우 종 에는 새마을호 열차로 4시간 10분

이 소요되었다. 아침 6시에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에 갈 경우 도시내 근교통

시간을 포함하여 11시가 넘어서야 최종도착지에 갈 수 있고 오후일과를 보고 퇴

근시간 이후에 부산에서 출발을 하면 자정무렵에 귀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

단계 개통에 의한 고속열차를 이용하게 되면 서울～부산, 구, 목포 등 장거리 

구간의 경우 왕복통행을 해 열차시간만 3시간정도가 단축된다. 출장지에서의 

오 과 오후의 일과시간을 맞출 수가 있고 귀경시간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과

거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 국의 1일 생활권화’가 이루어졌다고 

하 지만 그 의미는 사실상 1일 왕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출장지에서의 하루 일

과시간 운용은 불가능하 다. 이 게 보면 고속철도의 개통은 ‘반나  생활권’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이동 후 출장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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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완 한 하루 일과시간 활용도 가능하여 주요 도시간 1일 도시생활권화가 이

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고속열차의 여행시간단축효과로써 다른 교통수단의 소요시간과의 차이에 한 

상  의미는 수단경쟁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고속열차의 운행으로 인한 

국의 거 도시간 시간단축의 상  의미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이용시간의 변

화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부산간 고속열차로 인한 교통시간이 2시

간 40분으로 여행이 가능해지고 종 통행시간보다 1시간 30분이 단축됨으로 해

서 고속버스와 항공기이용자  승용차를 이용하던 통행자들에게 어떤 향이 발

생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두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종 의 소

요시간보다 구간별 상  시간단축효과가 가장 큰 서울～ 구 구간의 경우는 1

단계 개통시 46% 단축이 되고 2단계 완공시 재보다 56%의 시간단축이 이루

어지게 되므로 다른 교통수단들에 미치는 향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Ⅲ. 등교통시간권역의 변화

1. 등교통시간권역의 개념  설정방법

등교통시간권역이라 함은 특정도시를 기 으로 하여 국에 근교통시간이 동

일한 지 들을 연결하여 형성하는 권역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철도가 주교통

수단인 경우로 가정한다. 고속철도의 개통이 공간 근체계에 한 향을 살펴

보기 하여 우선 등교통시간권역을 작성하여 비교해보는 것은 그 변화를 쉽게 

악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등교통시간권역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국 167개 존(zone)의 수단별 시간행렬표1)를 이용하 다. 고

속철도개통 인 2001년의 경우 철도수단  가장 속도가 빠른 새마을호 열차

의 운행시간을 기 으로 하 고, 고속철도개통 이후에는 경부축의 고속철도 네

트워크를 추가하고 호남축은 고속열차의 운행시간을 용한 새로운 철도시간 행

렬표를 작성하여 비교하 다. 분석의 편의상 등교통시간권역을 철도교통에 국한하

되 철도서비스가 직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존의 경우에는 철도역이 있는 가장 

근 한 존과의 공로이용시간을 추가하여 산정하 다. 그리고 여기서는 경부고속철

1) 2001년과 2005년을 각각 고속철도개통 과 개통후로 보았으며 여기서 사용한 시간지표는 열차의 

승차시간과 평균 근  기시간 등을 포함시킨 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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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등교통시간권역내 인구 변화(서울기 )

구분
인구(인) 인구비율(%)

2001년 2005년 2001년 2005년

1시간 이내 14,186,396 14,081,809 29.9 29.2

1시간~2시간 23,462,979 26,044,933 49.4 54.1

2시간~3시간 27,628,724 33,860,860 58.2 70.3

3시간~4시간 33,649,652 43,628,767 70.9 90.6

4시간~5시간 42,370,194 47,359,937 89.2 98.3

5시간 과 47,474,646 48,167,349 100.0 100.0

<그림 2> 고속열차개통 ․후의 등교통시간  변화(서울기 )

도 1단계 개통만을 기 으로 한 후비교를 해보았으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 완공 

이후와의 비교분석은 추후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2. 고속철도개통에 따른 등교통시간권역의 확

이상의 방법으로 서울을 기 으로 한 등교통시간권역을 설정하여 고속철도의 

개통 이 과 이후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고속철도

개통 이 의 경우에 비해서 고속열차운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등교통시간권역이 

에 띄게 확 되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특히 경부축뿐만이 아니라 호남축으로의 

범 확 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교통시간 별 인구의 변화를 보면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를 들

면 서울에서 4시간 이내에 열차로 근이 가능한 존내에 포함되는 인구규모는 고

속열차운행 인 2001년의 경우 약 3천4백만 인이었던 것이 고속열차개통 이후

에는 약 4천4백만 인으로 1천만 인이 증가하게 되며, 인구비율로는 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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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속열차운행 후 근시간 별 인구규모

<표 3> 도시권별 등교통시간권역내 인구비율 변화 (단 :%)

구분
서울기 부산기 구기 기 주기

개통 개통후 개통 개통후 개통 개통후 개통 개통후 개통 개통후

1시간 이내 29.9 29.2 14.3 14.4 9.4 9.6 9.0 9.3 5.1 5.9

2시간 이내 49.4 54.1 25.7 25.3 32.0 64.4 57.9 60.9 11.8 11.2

3시간 이내 58.2 70.3 31.6 65.5 49.5 88.4 87.9 93.8 20.0 50.9

4시간 이내 70.9 90.6 47.0 90.1 93.2 97.6 98.6 98.8 43.5 81.5

5시간 이내 89.2 98.3 92.5 97.6 98.1 99.1 99.1 99.1 93.2 96.8

5시간 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의 71%에서 91% 정도로 향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등교통시간권역별 인구규모의 변화정도는 어느 도시를 기 으로 하는가

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의 경우에는 2시간 와 3시간 의 근 가능 인구규모의 변화폭이 서울기 으

로 하는 경우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한 국에 

한 근성은 구권이 수도권보다 크게 개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

히 구를 기 으로 하는 경우 3시간이내의 근가능 인구규모의 변화는 개통 

의 50%에서 개통 후 88%까지 폭 확 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기 인 경우보다

도 개선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도시들을 기 으로 한 경우를 같이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과 같이 지리  치상 국의 앙에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2시간 이내에 

근 가능한 인구비율은 고속철도개통 후와 무 하게 5개 도시권 에서 가장 

높고 3시간 이내에 근이 가능한 인구규모는 고속열차운행시 94%로써 역시 월

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속열차운행 후의 근성 향상의 혜택에 한 도시권간 비교는 <그림 4>를 

통해서 보다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 3시간이내에 근 가능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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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속철도 도입에 따른 거리별 비교우  교통수단 개념

<그림 4> 권역별 고속열차이용에 따른 근 가능 인구규모

은 종 에는 역시 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서울, 구, 부산 순이었으나, 고

속열차가 운행이 되는 경우  다음으로는 순 가 바 어서 구가 서울보다 

높게 역 될 망이다. 변화의 폭은 구, 부산, 주의 경우 모두 크게 향상되어 

사실상 고속철도개통에 의한 근성 개선효과의 정도가 이들 3개 도시권에 특히 

클 것으로 상된다.

Ⅳ. 거리 별 비교우  교통수단

1. 거리별 비교우  교통수단개념의 변화

고속열차의 운행은 지역간 통행자들의 교통수단 선택에 향을 주게 되며 특히 

수단별 지역간 통행소요시간의 차이는 수단선택의 1차 인 변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속철도의 도입에 의한 거리 별 비교우  교통수단의 

범 가 변화하는 개념을 <그림 5>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32 교통 기술과 정책, 제1권 제1호, 2004년 6월

만일 고속열차가 도입되기 에 지역간 교통수단으로 자동차, 일반열차, 항공

의 3개 수단이 있다고 하면, 각 수단의 교통속도 차이에 의한 거리 별 소요시간

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장거리통행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항공교통의 경우 직

선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하게 나타나고 자동차를 이용한 통행은 상 으로 속도

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통행기종  지역에서의 소요시간측면에서 수단별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 (door-to-door)서비스가 가능한 자동

차의 경우가 가장 유리하고 체로 항공이용자는 공항까지의 근연계 통행시간, 

탑승수속  기시간 등 기본 으로 소요되는 시간제약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시간상 차이가 감안된 거리 별 비교우 의 교통수단은 출발지 (o)

에서 근거리인 d1 지 까지는 자동차가 유리하고 d1～d3 구간에서는 일반열차, 

d3 지  이후부터는 항공이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속철도가 개통이 된 이후에는 일반열차보다 속도가 증가한 고속열차가 등장

함으로써 일반열차와 항공기의 비교우 구간에서의 변화가 발생한다. 고속열차는 

일반열차보다 속도가 빠르지만 고속열차의 역간 거리가 일반열차보다 멀기 때문

에 출발역에 한 근시간의 증가로 인해 출발지 (o)에서는 일반열차보다 불리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 게 하여 고속열차의 비교우 구간이 d2～d4의 범

가 됨에 따라서 일반열차는 고속철도 도입 에 비교우 구간인 d1～d3 범 보

다 은 d1～d2 구간으로 축소되고, 항공의 경우도 기존의 d3 지 에서 d4로 

이동하여 항공기의 비교우 거리  역시 상 으로 축소하게 된다.

이러한 거리 별 비교우  교통수단에 한 개념  해석이 경부고속철도의 1단계 

 장래 완 히 개통되었을 경우에 국내 지역간 교통체계에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나

타날 것인지를 살펴본다면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변화의 추이

와 정도를 망하여 이를 국가교통망에서의 효율 인 지역간 교통체계의 구축을 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책  측면에서 의의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매

우 단순한 근으로 시간  측면에서의 개념 인 비교우 성만을 살펴보았으나, 시간

과 요 수  등 실제 인 일반화비용이나 는 수단별 단 통행의 사회경제  비용 등

을 고려한 보다 포 이고 발 된 개념에서의 연구 근이 요구된다.

2. 지역간 통행자들이 선호하는 거리 별 교통수단

고속철도개통에 따른 지역간 교통수단변화 망조사2)에서 지역간 통행자들이 

2) 고속철도개통 이후 지역간 통행자들의 고속열차이용 의향을 악하기 한 조사로써 경부축의 서

울, , 구, 부산의 4개 도시권역과 호남축의 주권역을 상으로 각 도시권의 철도역, 고속버

스터미 , 국내공항(  제외),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표본수는 

1,641건임(이창운(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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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거리 별로 바람직한 교통수단’에 한 설문조사 결과

고속열차운행을 가정했을 경우의 거리 별 이용교통수단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다. 체로 앞에서 논의하 던 거리별 비교우 교통수

단의 개념과 유사한 형태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바, 통행거리가 가까울수록 승

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고속열차 는 항공기의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거리 에 따른 선호교통수단의 차별화가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우선 100km이내 거리 에서는 승용차이용 선호

도가 65%정도이며 고속버스는 약 20% 수 으로 상 으로 공로교통의 비 이 

높다. 

일반열차의 경우는 150～250km 범 에서 약 25% 수 으로 비교  높게 나

타나고 있으며 체로 200km의 거리 에서는 승용차의 감소와 함께 철도의 이

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속열차의 비율이 으로 많아

지고 있고 공로교통수단이 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교통의 경우는 

300km 이상의 거리 에서 1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350km이상의 거리

에서는 28%로서 고속열차 5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속열차와 비

할 때, 400km의 범 까지는 고속열차 선호비율이 압도 으로 높으나 그 이상의 

범 에서는 항공교통이 미미한 차이이지만 고속열차를 약간 능가하고 있는 수

이다.

3. 비교우  교통수단의 정책  의미

이와 같이 통행자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거리 별로 차별화되고 있음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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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역간 교통수단의 거리 별 총 통행소요시간(수도권 기 )

책 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통행자의 개인별 특성, 소득수 , 수단별 

이용편의성, 서비스의 기 수  등을 감안한 여행시간  비용변수를 종합 으로 

고려한 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사회경제 으로도 바람

직한 거리 별 수단선택의 차별화로 나타날 것인지에 한 연구분석은 매우 흥미

로운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나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역간 교통체계에 있어서 수송분담구조가 지난 한 세기동안 

철도 심에서 도로 심으로 변천해 왔으며 도로시설은 집 하는 수송수요를 

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막 한 혼잡비용과 물류비 등의 사회경제  손실

을 래하 다.3) 사회경제  에서의 거리 별 비교우 교통수단이라는 개념

이 없는 수송분담구조를 보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간 통행자들의 

거리 별 수단이용분포에 한 조사결과4)를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을 알 수가 있

다. <그림 7>에서 보면 항공기의 경우만 유일하게 우하단에 집분포함으로써 장

거리 고속통행수단으로 차별화가 되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 버스, 철도, 승용차의 

경우는 거리 와 무 하게 지역간 통행자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항공을 제외한 다른 수단들은 장거리일수록 통행소요시간도 많음을 뜻하는 우상

향의 축에 비교  고르게 분포함으로써 경부축과 호남축 지역간 교통체계에서 교

통수단간 역할분담은 열차, 고속버스, 승용차간에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속철도의 개통을 맞이하는  시 에서, 그리고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의 2단계 건설사업의 완공을 통한 본격 인 고속철도의 시 를 비하는 과정에

3) 이상건 외(1999), p.101.

4) 이창운 외(2003),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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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상에 착안하여 앞으로 사회경제  에서의 거리 별 비교우  교

통수단 주의 지역간 교통체계의 정립과 효율 인 국가교통망의 구축을 한 정

책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Ⅴ. 결론

철도와 도로 등 지역간 교통시설은 국가기간교통체계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

소이다. 국가의 동맥으로서 인  물  자원의 흐름에 지 한 향을 주어 국가경

제발 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여러 선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고속철도의 

개통을 계기로 도로교통과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철도네트워크의 고속화  효

율화를 통한 육상교통체계의 개선을 한 정책  노력과 실질 인 투자가 집 되

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제 고속철도의 시 에 진입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동안 지역간 교통체

계에 한 뚜렷한 합리 인 기 이 결여된 상태에서 상화된 지 의 지역간 수

송분담체계의 불합리성을 악하고 이에 한 구조조정노력이 필요한 시 이라 

하겠다. 1960년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가교통은 차 철도에서 도로 심

으로 환되면서 철도의 상  낙후성이 차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근년

에 와서는 특히 도로시설투자에 의한 국가교통문제의 해결능력에 한계를 인식하

기에 이르 으며 이러한 시 에서 고속철도의 등장은 지역간 교통체계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로와 철도  항공 등 지역간 

교통체계에 있어서의 합리  역할분담에 한 논의를 더욱 발 시키고 그 해법을 

강구함으로써 고속철도의 개통이 국가교통시스템을 업그 이드할 수 있는 계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시발 으로서 

고속철도개통이 국가교통체계 에서의 의미를 부분 으로나마 살펴보았을 뿐

이고 앞으로 더욱 활발한 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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