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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통신서비스의 수요는 가입과 사용의 구분이라는, 다른 재화
의 수요와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 사용수
요에 해당되는 유선전화의 통화수요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

부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전화통화수요에 
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수요함수 추정에 관한 연

구는 8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성낙일, 1999B).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시장은 경쟁체제
의 도입과 무선통신 서비스로 대표되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및 급속한 보급 등의 많은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통신시장의 환경변화는 당연히 기존의 가장 대표적

인 통신 서비스로 자리매김하 던 유선전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행태에 적지 않은 향을 미치게 되었으

며, 특히 통화수요행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통신서비스의 시장환경 변화가 기존의 전화서

비스 수요에 미치는 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

증자료에 근거한 엄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러한 필요성에 따라 최근 들어 전화통화 수요에 대한 새로

운 조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김용규 외, 1997; 안상
형 외, 1998; 성낙일, 1999B), 특히 국제전화시장에 있어서 
경쟁체제의 도입이 국제전화 통화수요에 어떤 향을 미쳤

는가를 시계열 자료를 통한(Ku and Kim, 1997), 또는 패널자
료를 이용하여(성낙일, 1999A)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실증
분석이 이루어졌다.
한편 경쟁체제 도입과 더불어 발견되는 통신시장 환경변

화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는 무선통신 서비스의 출현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표적인 무선통신 서비스
의 하나인 이동전화의 급성장은 세계적 현상이 되어 왔으

며, 이에 따라 유무선 통신서비스 간의 대체, 보완관계에 관
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 이동
전화서비스가 최초로 시작된 이래 급속한 가입자 증가 추

세를 보 으며, 1996년과 1997년 PCS 3사의 진입으로 인해 
무선통신시장은 가입자와 매출액 규모에서 유선시장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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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무선 통신서비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
한 연구가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입수요에 있어서 
이동전화의 급속한 성장이 유선전화의 가입수요에 미친 

향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성낙일, 김창건(2002)의 연구가 있
다. 이 연구에서는 1991년에서 1998년까지의 시도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유

무선전화의 가입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 유선전화와 무선전화의 가입수요에는 대체관계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화수요를 분석대상으로 유무선 통
신서비스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에는 윤충한, 
최용제(1999), 전 서(2000), 송 웅, 윤창호, 전병헌(2002) 
등이 있다. 윤충한, 최용제(1999)의 연구에서는 시내통화만
을 대상으로 가입자당 전화사용량을 수요의 대리변수로 설

정하고, 시내전화수요의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가격탄력성
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무선통신이 유선통신

을 대체하고 있다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
서(2000)의 연구에서는 수요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를 앞
의 연구와는 달리 개인의 소득 중에 통신서비스에 지출하

는 비중을 사용하 으며, Translog 함수를 이용하여 수요함
수를 추정한 결과 무선전화의 수요는 유선전화와 대체관계

를 갖는다는, 윤충한, 최용제(1999)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한편 송 웅, 윤창호, 전병헌(2002)은 전화수요를 기존의 유
선, 무선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다 구체적으로 유선-유선, 유선-
무선, 무선-유⋅무선 통화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각각에 대
해서 수요함수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유선-유선, 유선-무
선 서비스 간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하고, 무선-유⋅무선 서비
스 간에는 보완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

다. 최근에 발표된 외국의 연구로는 아프리카 23개국의 1985
년부터 199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유선(mainline)과 이동
통신이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를 분 석한 Hamilton(2003)이 있
다. 이 연구에서는 1000명당 전화가입자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횡단면 분석을 하 으며, 이를 통해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는 현
재 유선전화에 가입해 있는 가입자 수에 따라 보완재적 성격과 

대체재적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통신시장의 환경변화 중 새로운 무

선통신 서비스의 보급이 국내 유선전화의 통화수요에 어떤 효

과를 가져다주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두 가지의 차별성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차별성은 무선통신 서비스
의 출현 및 보급 확산이 전화통화수요에 향을 미치는 데 있

어서 요금구조와 수요행태에 차이를 보이는 시내전화와 시외

전화 서비스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선전화 서비스의 종류를 시내전화와 시외
전화 두 종류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요함수를 추정, 분석하고
자 한다. 두 번째로는 무선전화가 출현하기 이전에 상당한 수

의 가입수요를 보 던 무선호출 서비스도 무선전화와 더불어 

무선통신 서비스의 한 종류로 고려하여 유선전화의 통화수요

에 미친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무선호출과 무선전화의 확산효과를 고려한 전

화수요함수를 설정하고,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시내 및 시외
전화 통화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추정된 수요함
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이 기존의 전화통화수요

에 유의한 효과를 미쳤는지, 또한 어떤 방향으로 향을 주었
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전화통화 수요함수 모형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에는 전화통화()를 나타내는 재화
와 모든 여타 재화를 대표하는 복합재()만으로 구성되어 있
다고 가정하자. 이 때 소비자가 “전화통화”라는 재화를 소비하
기 위해서는 우선 전화망에 가입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즉, “전화망 가입”이라는 의사결정이 사전에 이루어지
지 않으면 “전화통화”라는 재화의 소비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
이다. 그리고 만일 전화망에 가입한다는 의사결정이 내려진다
면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통화량을 결정하

게 될 것이다. 즉, 전화통화수요에 대한 의사결정은 망 가입과 
통화량 결정이라는 이단계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최적 의사결정문제를 구하는 과정은 실제로 의사결정이 이루

어지는 순서의 역순으로 구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가 전화망에 가입한 경우 1의 값을 가지고, 그렇
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δ 라는 이분변수(binary variable)
를 정의하자. 그리고 만일 소비자가 망에 가입했을 경우 소비
자의 전화 통화에 대한 효용함수()를 정의하면 소비자는 아
래 식과 같이 예산제약식을 가지는 효용극대화 문제에 당면하

게 될 것이다. 

  

    

(1)

여기에서  = 전화망 가입요금, π = 통화요금,  = 기타 재화
의 대표가격,  = 소비자의 소득,  = 총가입자 수

식 (1)에서 소비자의 효용함수에 총 가입자 수()가 향을 
주는 이유는 전화통화의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한 것이다

(Taylor, 1994). 한편 만일 소비자가 망에 가입을 한다면, 즉 δ 
=1을 가정하면,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기 위한 라그랑지안 함
수와 최적화 일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ℒ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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ℒ

 ℒ

 ℒ

  (3)

위 식(3)과 같은 최적화 일계조건을 이용하면 전화통화의 수
요함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q= q(π, p, N, μ- r), if δ= 1
0, if δ=0

(4)

위 식(4)와 같은 전화통화 수요함수는 일반적인 재화의 수요
함수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로 예산제약은 소
비자의 수입에서 망 가입요금을 제외한 값에 의해 제약을 받

고 있으며, 두 번째로 수요함수는 전화망 가입 여부와 통화의 
네트워크 외부성을 반 한 가입자 수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전화망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은 소비자가 전

화망에 가입한 후 최적 통화량만큼 소비를 하는 경우에 얻게 

되는 순 소비자잉여(net consumer surplus)에 대한 계산이 필요
하게 된다. 순 소비자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 식 (4)의 
전화통화 수요함수를 통화요금()에 대해서 역함수를 취해준 
역수요함수(inverse demand function)를 식 (5)와 같이 구한 후, 
이를 식 (6)과 같이 적분해 줌으로서 구할 수 있다(Varian, 
1992). 

          (5)

 




 (6)

최적화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전화망 가입 여부 문제는 위에

서 구한 순 소비자잉여와 망 가입요금 간의 비교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만일 전화통화로 얻게 되는 순 소비자잉여가 가입요
금보다 크다면 전화사용을 통한 혜택이 가입비용을 초과하므

로 소비자는 전화망에 가입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화망 가입여
부에 관한 변수 δ의 최적 값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7)

결론적으로, 전화통화와 관련한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Taylor, 1994).

q= q(π,p,r,N,μ) (8)

위 식 (8)을 기본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화서비스의 통화수요
함수에 대한 추정을 시내전화, 시외전화로 나누어서 각각 실
시한다. 그러나 위 식 (8)을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위 식이 도출되는 전화수요이론은 
사전적 의사결정에 기초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통화수요는 이미 전화가입을 전제로 한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라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일
단 전화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의 통화에 대한 수요를 대상으

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전화서비스에 가입
한 소비자는 전화통화를 거의 소비하지 않더라도 가입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성낙일, 
1999B).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다면 통화수요함수에 있
어서 가입요금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지게 된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전화통화수요에 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 무선통

신서비스의 보급에 관한 변수를 고려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전화통화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q= q(π,p,μ,N,M) (9)

여기에서 M = 무선통신 서비스의 보급을 나타내는 변수

한편 전화서비스의 통화량에 관한 수요는 가입수요와는 달

리 누적 수요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요의 포

화치라는 개념도 적용시키기 어려우므로 S자형의 성장곡선을 
이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화서비
스의 통화량에 대한 수요함수 추정을 위한 수요함수의 형태로

서 기존의 통신수요에 관한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Log-linear 함수 형태를 사용하기로 한다. 

lnq t= α0+α1lnπ t+α2lnp t+α3lnμ t+α4lnNt+α5lnMt (10)

본 연구에서는 위 모형에서 서비스별로 그 특성에 맞는 설

명변수를 선정하고, 선정된 변수들 중에서 추정된 함수의 통
계적 적합성과 안정성이 가장 높은 모형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3.  수요함수의 추정

3.1.  변수의 설정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시내전화와 시외

전화의 통화량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내 및 시외전화 통
화량에 대한 연도별 자료는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내 및 시외전화 통화량에 대한 수요함수를 일차적 

자료를 갖고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1985년 이후부터
의 시내 및 시외전화 매출액은 집계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시내 및 시외전화 통화량을 나타내는 변수로 각 서비

스의 매출액을 요금지수로 나눈 값을 통화량 지수로 정의하고 

실제 통화량에 대한 대리변수(proxy measure)로 사용하기로 한
다. 이때 시내 및 시외전화의 요금지수는 이종화 외(2000)의 연
구결과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여타 재화의 가격을 나타내는 변수는 물가지수를 대표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이 모

든 화폐단위 자료를 이 변수로 나누어줌으로써 불변가치로 계산

하여 모형에 반 하 다. 소득을 나타내는 변수는 불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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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자료를 사용하 고, 무선통신 서비스의 보급을 나타내는 
변수는 무선호출과 무선전화 서비스의 가입자 수를 사용하 다. 
분석기간은 1985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 다.

3.2  추정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식 (10)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변량 회
귀분석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Ordinary Least Square 
Method를 사용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 새롭게 고려한 무선
통신 서비스의 보급을 고려한 수요함수 모형(모형 I)의 설명력
을 알아보기 위하여 무선통신 서비스의 보급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상적인 전화수요함수 모형(모형 Ⅱ)도 함께 추정한 후 
두 모형의 추정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다음 <표 1>은 시내전화 통화수요함수에 대한 추정결과이고, 

<그림 1>은 모형 I의 추정치와 실제값을 비교해서 도시한 것이다.

표 1.  시내전화 통화수요함수 추정결과(괄호안은 표준오차)
           모형
추정계수

모형 I 모형 II

상수 0.816(3.361) –3.891(3.873)

소득 0.320(0.590) 0.278(0.851)

유선전화가입자 0.456(0.316) 0.709(0.556)

시내전화요금 –1.148(0.23)*** –0.728(1.289)**

무선호출 0.094(0.018)*** –

무선전화 –0.074(0.052)  –

통계량

R2=0.994
D-W=2.673

 F=352.7***

R2=0.972
D-W=0.847

 F=136.9***

  

 ***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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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내전화 추정결과.

<표 1>을 보면 두 모형 모두 R2 
가 0.97 이상으로서 매우 설

명력이 높은 추정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모형
을 비교해 보면 모든 통계량에서 모형 I, 즉 무선통신 서비스의 
보급을 고려한 수요함수 모형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모형 I의 경우 시내전화요금과 무선호출 가입자 계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대표하는 GDP 변수는 시내전화 통화수요를 설명하
는 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에
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 결과이다 (김용규 외, 1997). 한편 유
선전화 가입자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계수의 부호는 양의 값으로 도출되었다. 즉, 가입자 수가 증가
할수록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통신수요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요금변수와 함께 유선전화 가입자 변수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제시되어 왔다(성낙일, 1999A). 그러나 
본 연구의 모형에서와 같이 무선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수 변

수가 모형에 추가됨으로써 유선전화 가입자 수 변수가 설명력

이 높은 변수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이는 시내
전화의 통화 수요에 있어서 유선전화 가입자 간의 외부성이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자와의 외부성과 비교해서 미약한 것으

로 해석된다.
시내전화요금 변수는 두 모형 모두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

이는 변수로 도출되었다. 이 결과 역시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
일한 부분으로서 소비자들이 전화통화에 대한 수요를 결정할 

때 무엇보다도 통화요금 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추정계수 값이 음의 값이 도
출됨으로써 수요와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경제학적 이

론에 부합하는 수요함수가 추정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추
정된 시내전화 수요함수의 경제적 타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무선통신 서비스의 보급과 시내전화 통화 수요와의 관

계를 살펴보면, 우선 무선전화는 유의한 수준의 향을 못 미
치고 있는 반면 무선호출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유의한 수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결과 분석되었다. 특히 무선호
출 계수값이 양의 값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무선호출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내전화의 통화수요가 증가했다는 사실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무선호출과 시내전화와의 관계는 무선호출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과 더불어 보완적 

수요의 형태로 시내전화 통화가 상당 수준 증가하 다는 사실

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흥미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사실 무
선호출이 시내전화 통화량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염용섭

(1995)에서도 분석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염용섭(1995)에서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된 이유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과 다른 모형으로 수요함수를 추정하 다는 데에서도 찾

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추정기간이 198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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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으로 본 연구의 그것과 다르다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
다. 즉, 두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무선호출이 시내전화의 통
화수요에 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무선호출 가입자 수의 추이를 보더라도 
1994년에서 5년 사이에 약 340만에서 960만으로 약 3배의 급격
한 성장을 보 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2>는 시외전화 통화수요함수에 대한 두 모형의 추
정결과이고, <그림 2>는 모형 I의 결과와 실제값을 비교해서 
도시한 것이다.

표 2.  시외전화 통화수요함수 추정결과(괄호 안은 표준오차)
            모형
추정계수

모형 I 모형 Ⅱ

상수 –13.06(5.96)* –-8.481(7.033)

소득 –0.423(0.74) –0.536(1.855)

전화가입자 –.656(0.582)** 0.863(1.033)

시외전화요금 –1.081(0.215)*** –0.52(0.235)**

무선호출 0.114(0.034)*** –

무선전화 –0.309(0.111)** –

통계량

R2=0.997
D–W=2.147
F=635.90***

R2=0.969
D–W=0.323
F=124.1***

  

***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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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외전화 추정결과.

<표 2>을 보면 두 모형 모두 설명력이 높은 추정결과를 도출
하 으나, 모형 Ⅱ의 경우 Durbin-Watson 통계량이 좋지 않다. 
두 모형을 비교해 보면 무선통신 서비스의 보급을 고려한 수

요함수 모형이 모든 통계량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시내전화 추정결과와 종합해 볼 때 무선호출이나 무선전

화와 같은 새로운 통신 서비스의 보급을 고려한 수요모형이 

더욱 유선전화의 통화수요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이는 앞으로 전화통화 수요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러
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모형 I의 경우에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의 계
수가 5% 및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Ⅱ의 경우에는 시외전화요금 변수를 제외하고는 유의성 있는 

계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외전화의 경우에도 소득을 
대표하는 소득변수의 계수부호가 두 모형 모두 음으로 나타났

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외통화수요를 설

명하는 데 유의하지 않은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화 가
입자의 경우에는 모형 I에서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추정됨에 
따라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시외전화의 통화수요에는 유선전화 가입자 간의 외부성이 일

정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외전화요금 변수는 시내전화와 마찬가지로 두 모형 모두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변수로 도출되었고 또한 추정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이 결과 통해 시외전화
의 통화수요에 있어서도 통화요금이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치

고 있으며, 그 방향은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향으로서 자기
가격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진다는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수요

함수를 추정하 음을 알 수 있었다.
무선통신 서비스의 보급과 시외전화 통화수요의 관계를 살

펴보면, 시외전화의 경우에는 시내전화와는 달리 무선호출과 
무선전화의 보급변수가 모두 유의한 수준의 향을 미치고 있

으며, 그 부호는 무선호출의 경우 양의 방향인 반면에 무선전
화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음의 방향으로 도출되었다. 즉, 무선
호출의 경우에는 시내전화와 같이 보급이 많아질수록 시외통

화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무선전화의 경우에는 
무선전화의 보급이 시외통화수요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보면 시내전화 및 시외전화의 

경우 모두 무선호출의 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도출된 반면 

무선전화의 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본 연구의 연구기간(1985년 - 2000년)이 
무선호출이 확산되었던 기간은(1993년 이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무선전화가 급속히 보급되었던 기간(1997년 이
후)은 부분적으로만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둘째 이유로는 무선호출은 거의 대
부분 유선전화의 통화를 수반하는 반면에 무선전화는 상대적

으로 무선호출보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무선전화의 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는 무선호출 보급변수를 제외한 분석을 실시해 보는 것이 의

미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내전화 및 시외전화 두 가지 경

우에 대해서 무선전화 보급변수만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실시해 보았으며,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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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무선전화만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 추정결과(괄호  
          안은 표준오차)                                 

        종속변수
추정계수

시내전화 시외전화

상수 –9.24(4.32)* –24.47(4.38)***

소득 0.972(0.828) –0.284(0.936)

전화가입자 0.835(0.498) 2.694(0.597)***

전화요금 –1.316(0.384)*** –1.61(0.214)***

무선전화 –0.167(0.082)* –0.604(0.099)***

통계량

R2=0.979
D–W=1.184
F=131.177***

R2=0.993
D–W=2.025
F=382.92***

*** (p<0.01), **(p<0.05), *(p<0.1)

<표 3>의 추정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시내전화의 경우에
는 무선호출을 고려한 모형보다 다소 좋지 않은 추정결과가 

나온 데 반해, 시외전화의 경우에는 <표 2>의 추정결과와 비교
해볼 때보다 우수한 추정통계치들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무선
전화가 시내전화 및 시외전화의 통화량에 미치는 향을 나타

내는 모수값의 설명력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무선호출을 고려

한 모형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무선전화의 보급이 유선전화 

통화량에 미치는 향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무선전화의 보급이 미치는 향의 방향을 나타내는 모수값

의 부호는 무선호출을 고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므

로 무선전화의 보급은 시내전화 및 시외전화 통화수요에 모두 

대체적 관계의 향을 주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무선전화 보급률이 시외전화의 통화량에 미치는 향을 나타

내는 모수값의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선전화
와 시외전화 통화 수요간에 관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무선전화의 보급이 시외전화의 통화수요에 강한 대
체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
로 무선통신 서비스와 전화통화 수요와의 관계는 무선호출은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모두와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에 

시외전화와 무선전화는 대체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이 기존의 전화통화수요

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무

선통신 서비스 보급효과를 고려한 시내전화 및 시외전화의 통

화수요함수를 추정하고, 무선호출과 무선전화의 보급이 통화

수요에 유의한 효과를 미쳤는지, 또한 어떤 방향으로 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무선호출 서
비스는 시내전화 통화수요와 시외전화 통화수요 모두에게 유

의한 수준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무선전화 서
비스는 시외전화 통화수요에 대체재로서 유의한 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무선전화와 시외전화가 대체
관계라는 본 연구의 실증적 발견은 통신시장의 산업정책 수립 

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전화통화에 대한 소비자 효용 극대화 

문제 설정에서 유선전화만을 고려한 점이다. 실제로 무선통신
이 폭 넓게 확산된 시점에서 통신에 대한 개인의 욕구는 유, 무
선 전화 사용량의 조합으로 효용을 극대화 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추후의 유사한 연구에서는 최적 통화량 결정 모형 수

립 시 개인의 소득 제약 하에서 유, 무선 전화의 최적 사용량을 
조합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상황을 모형에 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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