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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measures to vitalize the Pohang Yeongil New Port and its hinter-
land in the context of the post Covid-19 pandemic. To identify appropriate strategies, an SWOT 
analysis combined with fuzzy-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applied for strategical priority. 
Among the SWOT factors, weaknesses and threats were found to be critical. At a more detailed 
level, the strategic priorities were given to insufficient infrastructure (W), neighboring ports (T), in-
sufficient shipping network (W), low service level (W) and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s (T). 
Given these results, several strategies to overcome core weaknesses and threats of the Pohang 
Yeongil Port we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port poli-
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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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포항 영일만항은 대구 경북 지역의 거점항인 동시

에 환동해권의 중심항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포항항

은 구항, 신항, 영일만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북 

유일의 국제무역항으로서 지방해양수산청을 위시한 

정부의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는 항구이다. 포항 구

항은 항만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기존의 기

능을 영일만항으로 이전하고 있는 중이며, 신항은 포

스코를 비롯한 지역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벌크항만

으로 이용 중이다. 이에 반해 영일만항은 벌크 뿐 아

니라 컨테이너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

며,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한 여객수송도 담당을 하

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신북방정책, 러시아의 신동

방정책, 환동해지역의 경제협력,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으로 영일만항의 역할 및 물동량 증대가 기대되어

왔다. 특별히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환동해

권 협력 사업과 연관되어 크루즈와 페리 등을 도입

하는 등 환동해 중심 항만으로 영일만항을 활용하고

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포항 영일만항이 대구 경북 지역 유일의 

컨테이너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의 외면 등

으로 인해 성장세는 더디게 나타났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위기 및 환동해 경제 협력의 교착상태에 따라

서 환동해 중심 항만이라는 비전 달성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

제공급사슬의 변화는 영일만항에 대한 냉정한 평가

가 필요한 시기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개발 

당시의 청사진에 비해 지지부진한 성장률과 지역 기

업의 화물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현재의 상황은 반

드시 타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포항 영일만항

의 물동량 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발굴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전략을 기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

니라 SWOT라는 질적방법과 fuzzy-AHP라는 양적방

법을 결합하여 보다 분석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

다. 현재의 거시경제적인 환경, 산업과 시장 환경 뿐 

아니라 영일만항 내부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하고 그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영일만항의 현황을 체계적

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북방교역의 핵심항만으로서 영일만항의 비전 

달성 방안 및 물동량 증대 등 항만 활성화에 대한 정

책 아젠다를 발굴하려 하는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

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항만 및 배후단지의 활성

화방안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포항 영일만항에 한정

된 기존 연구에 논한다. Ⅲ장에서는 연구방법, 즉 

SWOT와 fuzzy-AHP에 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데이

터 수집 방식에 대해 기술한다. Ⅳ장에서는 제시된 

연구방법을 통해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진

다. V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을 내릴 것

이다.

Ⅱ. 선행연구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연구는 주

로 입주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입주기업의 성과 측

정, 경쟁력 확보 방안,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양항진·장봉규(2021)는 국내 

최대 항만배후단지인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

지의 입주기업이 느끼는 경영환경과 항만배후단지 

만족도를 살펴보고, 입주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겪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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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또한 입주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서 원하

는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확인하고, 부가가치 물류활

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

으로 입주기업 입장에서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도출하

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양욱 외(2021)는 부산

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입주업체 특성별 생산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최근 3

년간 67개 업체의 운영실적 데이터를 수집한 후 생

산성을 측정하였고 제조업은 매출액 측면에서 물류

업은 물동량 측면에서 생산성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항만배후단지 경쟁력을 향상

하기 위해서는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화물 및 고용 

창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보완과 

신규 입주업체 선정기준의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한편, 항만 경쟁력에 대해 다수의 선행연

구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부산, 광양, 인천 

지역 항만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채기영·이철용

(2020)은 부산항 경쟁력 평가요인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WOT/AHP방법론

을 이용한 결과 부산항의 배후단지에 부가가치 창출 

기능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 스마트 항만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봉현(2014)은 광양항 항만 

경쟁력 결정요인을 평가하고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종합중요도 결과 

배후지역과 연결성, 국제항만과 접근성, 인센티브 제

도, 터미널 시설용량, 항만운영인력의 전문성 등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항만의 중심성과 중계성을 향상

시켜 항만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

환호·고봉훈(2009)은 인천항의 항만선택요인 및 만

족도를 조사하여 인천항이 지닌 문제점과 경쟁력 제

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항만접근성, 항비, 

선석가용성, 무료장치 기간 및 비용, 하역비 수준, 기

타 화물비용, 접안수심 등의 요인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만족도는 낮아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포항 영일만항은 부산항과 같은 글로벌 거점 항만

이 아닌 대구·경북 지역 거점항인 동시에 환동해권

의 중심 항만으로 타 글로벌 거점 항만에 비해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고용기 외(2008)는 수출

화물 물동량 전망을 위해 기존 전망에서 적용하던 

방법론이 아닌 개별 항만별 예측방법을 사용하여 포

항 영일만항을 경유하는 물동량을 전망하였다. 물동

량 전망에 있어 기존의 통계적, 계량경제학적 분석 

대신 시스템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예상 수출

화물 물동량은 기존연구에 비해 상당히 적은 양이 

전망되어 포항 영일만항의 물동량 수요 부족을 전망

하였다. 하영석·조혁수(2009)는 포항 영일만항의 경

쟁여건을 조사하고 배후단지의 산업특성, 무역구조, 

지역경제 파급효과, 물동량 창출, 향후 발전 잠재력 

등의 분석을 통하여 포항 영일만항 배후단지가 중점

적으로 유치해야 할 산업을 중심으로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 컨테이너 

항만들의 발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나

종호 외(2006)는 세계의 항만 물류 환경 및 포항 영

일만 신항의 현황과 개발 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바

탕으로 항만 관련 제도의 개선, 배후단지 인프라 구

축, 마케팅 개념의 도입 등 3가지 포항 영일만항 신

항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마케팅 전략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배후단지 시설 

확충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뿐 아니라 항만 민

영화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포항 영일만항 관련 선행

연구가 존재하나 2009년 이후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이후 포항영일만항과 배후단지 활

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포항 영일만항

의 물동량 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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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SWOT과 fuzzy-AHP의 결합

SWOT 분석은 경영전략수립을 위해 관련 요소들

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포괄적으로 원인을 분석

하여 전략을 수립해내는 도구이다. SWOT 분석은 내

부요인(강점, 약점)과 외부요인(기회, 위협)으로 구성

되며, 조직이 직면한 내·외부 환경에 대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채기영·이철영, 2020). SWOT 

분석은 기업의 내부 및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데 사

용되는 잘 알려진 도구이다. 비즈니스 전략 및 체계

적인 의사결정 접근 방식을 수립하기 위해 내부 요

인의 강점과 약점, 외부 요인의 기회와 위협을 식별

한다(그림 1 참고). SWOT 분석은 강점과 기회를 최

대화하고 약점과 위협을 최소화하는 포괄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된다(Kahraman et 

al., 2007). 

SWOT 분석의 한계점으로 의사결정에 있어 여러 

요인의 중요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과 

어느 요인이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지 파악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SWOT 분석을 퍼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론과 결합할 수 있다(Kim et al., 

2020).

<그림 1> SWOT 분석의 계층

AHP방법은 여러 속성의 계층적 분류를 사용하여 

각 요소의 중요성을 식별하고 쌍별 비교를 통해 정

량적 우선 순위를 도출한다(Kim et al., 2021). 

SWOT/AHP 분석은 단순하게 SWOT 그룹 내에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그룹별 중요도나 

요인별 중요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SWOT/AHP분석은 기존 SWOT 분석에 AHP 방법을 

결합함으로써, SWOT 분석에서 도출된 요인들에 대

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여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Kurttila et al., 2000).

SWOT/AHP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

를 통하여 수행된다(Kim et al., 2020). 첫 번째 단계

로 SWOT 분석을 수행한다. 즉, 내·외부 환경에 대

한 요인들을 우선 인지하고, AHP 분석에서 쌍대비교

가 가능하도록 SWOT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 단계로 

모든 SWOT 그룹 내의 요인을 쌍대비교를 통해 평가

를 수행한다. 고유치방법을 사용하여 SWOT 그룹(강

점, 약점, 기회, 위협그룹) 내의 요인들을 쌍대비교·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 중요도는 요인들

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세 번째 단계로 SWOT 그룹에 대한 쌍대

비교 평가를 수행한다. 각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그룹 

내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진 요인은 그 그룹을 대표

한다. 이 4가지 요인들을 쌍대비교하고 상대적 중요

도를 두 번째 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이것

은 SWOT 그룹의 척도 요인이며 각 그룹 내 독립적 

요인들의 전체적 중요도 계산에 이용된다. 마지막으

로 도출된 결과를 전략 설정 및 평가의 절차에 활용

한다.

퍼지 AHP를 SWOT과 함께 사용하는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수행되었다(Lumaksono, 2014). 영일만항

과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관련 분

야의 불확실성이 만연한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포항 영

일만항이 필요한 운영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

해 포항 영일만항이 지닌 SWOT을 파악하고 그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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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전략을 수립

하기 위해 SWOT/퍼지 AHP 분석을 적용하였다.

동일한 수준의 상대 기준 가중치는 쌍별 비교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선정된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다가가 “영일만항과 배후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고려

할 때 어떤 기준을 더 강조해야 하고, 얼마나 더 강

조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한다. 이러한 인간 언어

의 모호함을 보완하기 위해 언어적 판단을 삼각퍼지

숫자(TFN)로 변환할 수 있다. 퍼지 집합인  ̃는 X 

내에 인수 x를 가지며, 여기서 멤버쉽 함수 


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이면 

x는 완전히 A에 속하고 
   이면 x는 A에 속

하지 않는다. 또한   
   의 경우 x는 A에 

부분적으로 속한다. TFN의 범위는 (l,m,u)로 표시되

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Kim and Seo, 

2020).


 









 




 


 ≤  ≤ 
 ≤  ≤ 

    

       (1)

이 연구에서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

해 <표 1>에 제시된 TFN을 AHP의 쌍대비교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사용하였다(Park et al., 2018).

<그림 2> 삼각퍼지숫자(멤버십함수)

퍼지 숫자 언어 용어
퍼지 숫자 

규모

 똑같이 중요함 (1, 1, 3)

 약간 중요함 (1, 3, 5)

 중요함 (3, 5, 7)

 매우 중요함 (5, 7, 9)

 절대적으로 중요함 (7, 9, 11)

표 1. 언어 용어에 대한 퍼지 멤버십 함수

SWOT/퍼지 AHP의 절차는 다음 단계로 구성된다

(김아롬 외, 2019, Saaty, 1980).

1단계 : SWOT의 하위 요소 도출

문헌을 기반으로 각 중앙값 분류의 하위 요소(강

점, 약점, 기회 및 위협)가 식별된다. 분석을 위해 이

러한 하위 요인의 수는 10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Kim et al., 2020).

2단계 : 그룹 내 각 요소 간의 쌍대비교 설정

하위 요인 간의 상대적 가중치는 다음 행렬  ̃를 

사용하여 쌍별 비교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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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때, 

         


  


   



3단계: 퍼지 기하 평균과 퍼지 가중치 정의

를 l번째 전문가에 의한 기준 Ci 및 Cj (i, j=1, 

2, ..., n)의 쌍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판단이라 할 

때, m명의 전문가∈에 의한 Ci 와 Cj 간의 집

계된 가중치 비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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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다음으로, m명의 전문가에 의한 Ci와 Cj 간의 i번

째 기준 가중치 Wi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

4개의 SWOT 그룹(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비교

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한다. 

4단계: 일관성 계산

기준의 고유값을 나타내는 상대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ax max 


  






  





(5)

다음으로 식(6)을 통해 일관성 비율(CR)을 계산하

여 쌍대비교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CR 값이 0.1보다 

크면 쌍대비교의 불일치가 나타나며 전문가는 판단

을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판단은 0.1 이하의 허용 

가능한 CR 수준을 가져야 한다.

 

max 
   


           (6)

여기서 CI는 일관성 지수, max 는 비교 행렬의 

주요 고유값, RI는 평균 Random Consistency 지수, 

n은 기준의 수를 의미함

5단계: 역퍼지화 및 순위 도출

영역 중심(COA) 또는 중심 지수(CI)에 따라 최상

의 퍼지값을 결정한다. 각 가중치(l, m, u)에 대한 

BNP(Best Non-fuzzy Performance) 값의 계산 방법

은 다음과 같다.

  


    (7)

마지막으로, 기준은 BNP 값을 사용하여 순위가 매

겨진다. BNP 값이 큰 기준은 다른 기준에 비해 그 

영향력이 더 강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통해 영일

만항 및 배후단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프

로세스를 수행한다. 쌍별 비교를 통해 도출된 전반적

인 우선 순위는 영일만항 및 배후단지 효율적인 전

략적 발전에 활용될 수 있다.

2. 데이터 수집

설문 대상자는 포항영일만항 및 배후단지에 대하

여 충분한 지식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여야 하며, 또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청, 포항시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개발원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대구·경북지역의 전문가

에서 선정되었다. 경력은 포항 영일만항 및 배후단지

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회사 사장부터 관리자

까지 다양했다. 2021년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46개의 설문지가 전문가에게 배포되었고 설문조

사 중 38개가 회수되었다. 일관성 지수에 따라 조건

(CR 0.1 미만)을 만족하는 8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30개의 설문지를 분석(총 응답률 65.2%(30/46))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제기되는 연구의 타

당성 및 적절성에 부합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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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Random Consistency 지수

size (n) 1 2 3 4 5 6 7 8

RI 0 0 0.52 0.89 1.11 1.25 1.35 1.40

직위 No 경력기간 No

관리자급 17 10년 미만 9

임원급 8 10년 이상 15년 미만 11

CEO 5 15년 이상 10

표 3. 응답자 프로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거점항인 포항영일만항과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목표는 계층의 첫 번째 수준, 두 번째 수준

의 주요 기준, 세 번째 수준의 하위 기준으로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분석의 계층 구조

Ⅳ. 실증분석

1. SWOT 분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거점항인 포항 영일만항

의 SWOT 분석을 통하여 영일만항의 및 배후단지 활

성화 방안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영일만항의 강점요인으로 

배후단지에 철강, 배터리 산업 등 물동량 창출 산업 

집적, 인입철도가 연결되어 환경친화적, 대규모 운송 

가능, 포항항계 내 부두 기능 재조정 및 지속적 개발 

계획, Ro-Ro, 페리, 크루즈 등 산업을 통한 여객운송 

및 물동량 증대 인프라 구축 등으로 볼 수 있다. 약

점요인으로는 신생 컨테이너항만으로서 국내외에서

의 낮은 인지도로 인한 항만 네트워크 및 항차의 부

족, 얕은 수심, 부족한 항만 시설 등 인프라 문제, 배

후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대 미지정, 낮은 항만 서비

스 품질, 통관 및 검역센터 비효율성 등이 있다.

기회요인으로는 러시아 극동항만의 적극적인 항만

인프라 확충 추진 및 TSR과의 연계 가능성 증대, 환

동해 교역 및 북극항로의 중심항만으로의 발전 가능

성, 통합신공항과의 Sea & Air 연계를 통한 복합물류

체계 구축 및 물동량 창출, 구주해상운임 폭등에 따

른 TSR 이용 증가 등이며, 위협요인으로는 인접대형

항만(부산항, 울산항)에 물동량 유출, 북극항로의 채

산성 부족 및 환경문제 대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여객사업 중단 및 이를 이용한 물류 중단, 북한과의 

요원한 관계 개선으로 환동해 사업의 정체 등이 있

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비교하여 본 연구의 시점에 도

출한 SWOT 분석의 결과는 <표 4>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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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배후단지에 철강, 배터리 산업 등 물동량 창출 산업 집적

·인입철도가 연결되어 환경친화적, 대규모 운송 가능

·포항항계 내 부두 기능 재조정 및 지속적 개발 계획

·Ro-Ro, 페리, 크루즈 등 산업을 통한 여객운송 및 물동량 

증대 인프라 구축

·얕은 수심, 부족한 항만 시설 등

·배후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대 미지정

·항만 네트워크 및 항차의 부족

·낮은 항만 서비스 품질, 통관 및 검역센터 비효율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러시아 극동항만의 적극적인 항만인프라 확충 추진 및 

TSR과의 연계 가능성 증대

·환동해 교역 및 북극항로의 중심항만으로의 발전 가능성

·통합신공항과의 Sea & Air 연계를 통한 복합물류체계 구

축 및 물동량 창출

·구주해상운임 폭등에 따른 TSR 이용 증가 

·인접대형항만(부산항, 울산항)에 물동량 유출

·북극항로의 채산성 부족 및 환경문제 대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여객사업 중단 및 이를 이용한 물

류 중단

·북한과의 요원한 관계 개선으로 환동해 사업의 정체 

표 4. 포항 영일만항 SWOT 분석 결과

항만의 활성화라는 주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소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이해는 물동량 창출, 

거점 항로 개발, 배후시설 등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

았다. 항만 배후권역의 경제활동을 통해 움직이는 물

동량의 유출입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항

만의 하드웨어적 인프라의 적정성과 적시성, 그리고 

정보와 물동량 이동의 가시성과 여러 리스크를 해결

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웨어적 역량이 

가장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국가단

위 항만 개발 계획에 적극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버넌스 역량 관리도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2. SWOT/퍼지 AHP 분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거점항인 포항영일만항과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우선순위 도출을 위

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SWOT/퍼지 AHP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포항 영일만항의 개별 평가속성에 대하여 상

대적 중요도인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SWOT 그룹의 상대적 중요도는 <표 5>와 같이 약

점(0.333), 위협(0.267), 기회(0.211), 강점(0.192) 순

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약점과 위협요인이 상대

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SWOT 그룹 BNP 순위

강점 요인 0.192 4

약점 요인 0.333 1

기회 요인 0.211 3

위협 요인 0.267 2

* CR=0.062

표 5. SWOT 그룹의 우선 순위 및 일관성 비율

강점요인에서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표 6>

과 같이 배후단지(0.293), 항만개발(0.260), 인입철도

(0.254), 여객산업(0.196) 순으로 나타났다. 약점요인

에서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인프라 부족

(0.329), 네트워크 부족(0.268), 서비스 부족(0.220), 

FTZ 미지정(0.185)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기회요인에서 평가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표 8>

과 같이 러시아의 극동개발(0.305), TSR 이용증가

(0.252), 환동해 및 북극항로(0.234), 통합 신공항

(0.213) 순으로 나타났다. 위협요인에서 평가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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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중요도는 <표 9>와 같이 인접항만(0.353), 남

북관계(0.252), 코로나 19(0.203), 북극항로 채산성

(0.195) 순으로 나타났다.

강점 요인 BNP 순위

 (S1) 배후단지 0.292 1

 (S2) 인입철도 0.253 3

 (S3) 항만개발 0.261 2

 (S4) 여객산업 0.197 4

* CR=0.083

표 6. 강점 요인 비교의 우선 순위 및 일관성 비율

약점 요인 BNP 순위

 (W1) 인프라 부족 0.331 1

 (W2) FTZ 미지정 0.185 4

 (W3) 네트워크 부족 0.268 2

 (W4) 서비스 부족 0.219 3

* CR=0.012

표 7. 약점 요인 비교의 우선 순위 및 일관성 비율

기회 요인 BNP 순위

 (O1) 러시아의 극동개발 0.304 1

 (O2) 환동해 및 북극항로 0.233 3

 (O3) 통합 신공항 0.213 4

 (O4) TSR 이용증가 0.252 2

* CR=0.027

표 8. 기회 요인 비교의 우선 순위 및 일관성 비율

위협 요인 BNP 순위

 (T1) 인접항만 0.353 1

 (T2) 북극항로 채산성 0.196 4

 (T3) 코로나 19 0.201 3

 (T4) 남북관계 0.252 2

* CR=0.033

표 9. 위협 요인 비교의 우선 순위 및 일관성 비율

또한 의사결정의 대상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종합

화를 통해 평가대상이 되는 각 그룹별 세부요인들의 

종합순위를 계산하였다. 즉, 2번째 계층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하위계층의 중요도를 곱한 값을 통해 각 

그룹별 요인들의 최종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SWOT 그룹별로 세

부속성요인들의 최종 중요도 결과를 살펴보면, 약점

요인에 속하는 인프라 부족(0.110)이 가장 높은 중요

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부족(0.089)과 

서비스 부족(0.073)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위협요

인의 인접항만(0.094)와 남북관계(0.067)가 본 연구

에서 포항 영일만항 및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

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WOT Normalized BNP 순위

 (S1) 배후단지 0.056 8

 (S2) 인입철도 0.049 14

 (S3) 항만개발 0.050 12

 (S4) 여객산업 0.038 16

 (W1) 인프라 부족 0.110 1

 (W2) FTZ 미지정 0.062 7

 (W3) 네트워크 부족 0.089 3

 (W4) 서비스 부족 0.073 4

 (O1) 러시아 극동개발 0.064 6

 (O2) 환동해 및 북극항로 0.049 13

 (O3) 통합 신공항 0.045 15

 (O4) TSR 이용증가 0.053 10

 (T1) 인접항만 0.094 2

 (T2) 북극항로 채산성 0.052 11

 (T3) 코로나 19 0.054 9

 (T4) 남북관계 0.067 5

표 10. 전체 요인의 우선순위

최종 중요도를 분석해본 결과, 포항 영일만항 및 

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약점 요인과 위협 요인으

로 부각된 인프라, 네트워크, 서비스 부족, 인접항만

으로의 물동량 유출, 남북관계의 불안정 등을 보완하

기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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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부가적으로 강점 요인과 기회 요인으로 부각

된 배후단지의 물동량 창출 산업 집적, 러시아의 극

동개발 등의 요인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약점 요인과 위협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우선적인 전략적 선택임을 보

여준다. 이렇게 분석된 SWOT-AHP의 결과를 통해 

<표 11>과 같은 포항 영일만항 및 배후단지 활성화 

전략들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동해안 권역과의 인적ˑ물적 교류 

지원 등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만물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즉,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동

북아 및 환동해 권역의 지역항만의 항만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복합물류운송네트워크

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일본 서안 및 극동러시아 지

역은 항만육성에 적극적이므로 이 지역에 대해 포트

세일즈를 병행한 포트얼라이언스 강화를 통해 일본-

러시아 지역의 물동량 연계 및 중국 동북3성 및 북

한권역 물동량 연계까지도 추진해야할 것이다. 신생 

소규모항만인 영일만항은 철재 부두, 동해 최북단 컨

테이너 부두 등의 다양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 항로의 연결성과 배후권역이라는 관점에서 환

동해권 중심항만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할 필요가 있

다. 동해안권역 국내 타 항만과 비교하였을 때 극동

러시아, 일본 서안권역까지의 해상거리, 향후 북한 

항만의 현대화 및 중국 동북3성과의 다양한 네트워

크 등의 명확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

은 영일만항의 활성화에서도 이들 권역과의 연계를 

통한 인적·물적 교류를 지원하는 항만물류 활동이 

장기적 관점에서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및 환동해 권역의 지역항만의 경우 영일만항을 중심

으로 항만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복

합물류운송네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

략은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선택집중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포항권내에는 무역항과 연안항이 존

재하고 있으며, 이들 항만 간 국가단위 개발 계획에

서 장기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

통의 과정이 필요하다(이승은 외, 2021). 포항 영일

만항의 경우 배후 제철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 지원 

강화와 항만이용여건 개선을 통해 환동해 물류·관

광 거점항으로의 역할상의 반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포항항 항계 내에서의 통합·조정 활동을 위해 

국가 단위 정책에 반영되기 전 기존 포항 구항과의 

기능 재조정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기존 연안여객터미널의 경우 도시 인접성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형 화물부두로의 전환, 구항 내 

송도부두는 항만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통한 영일만

항으로의 기능 이전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가단위 및 도시개발 정책과의 반영 

및 현실화가 필요하다. 

다수의 항만 활성화 및 발전전략에서 하드웨어적 

인프라의 구축은 필수적 요건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생항만의 장점으로 언급되

는 각종 비용 인센티브 제공이 항만의 인프라 및 배

후단지의 활성화와 연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용

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항만을 이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전체 비용 

측면으로만 고려되므로 작은 물류단위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제도만의 적용으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영일만항의 경우 최근 인입철도의 구축, 

기타 배후권역의 도로망의 연계와 국제여객부두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항만물류를 

위한 냉동·냉장시설 기반과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의 확충 등으로 항만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만배후부지의 권역을 항만과 인접한 

배후산단까지 확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전통적 항

만배후단지의 기능과 함께 관련 스타트 업 기업의 

유지 등을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활동도 적극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품목에 따른 최적화된 마케팅 수행 및 시설 

운영 등을 항만배후단지에서 수행하여 음료/주류/조

제식품, 동식물의 생산품을 위한 항만 내 냉동/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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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플라스틱/고무제품

과 비철금속제품 등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은 특화된 배후단지 시설의 구

축을 위해 배후단지 입주기업 계획 및 선정 시 중점

적으로 유치해야할 것이다. 또한 포항-영덕-울진-삼

척을 연결하는 동해안고속도로와 부산~유럽까지의 

아시안하이웨이까지로의 연결을 통해 북방교류협력

을 선점함과 동시에 북방 진출의 시작점을 포항의 

영일만항으로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단순히 남쪽과 

북쪽의 연결이 아닌 영일만산업단지-영일만항-포항철

강단지-블루밸리산단-울산공업단지-부산항으로 연결

되는 산업물류수송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환동해권 도시 및 물류 연대를 통한 육상운

송과 해상운송의 단절없는 연결에서 영일만항이 중

요한 고리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판단된다.

현재 영일만항에 운영되고 있는 항로의 경우 노선 

및 빈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한 재고

관리 방식을 따르며 리드타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전

기전자 제품, 자동차 부품 등의 화물을 유치하고 확

장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실제로 선박스케쥴(선적스케줄의 적시

성 미확보)에 대한 우려와 항로의 부족(직항로의 다

양성 부족)등이 대표적으로 영일만항을 이용하지 않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기항로의 기항지 

확대와 빈도의 증대는 대형화주의 입장에서 항만하

역요금,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보관시설 규모, 화물

도착의 정시성 등의 다른 요인보다 우선되는 요인으

로 작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연안선 재개를 통한 부

산신항-영일만항 간 연계를 통하여 글로벌 허브항인 

부산항과의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항만활성화의 

모색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북극항로의 거점항

으로서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항로의 개설과 운

영이 필요하다. 향후 북극항로의 상용화까지 단계적

으로 품목과 항로의 개설과 운영에 대한 전략의 수

립이 필요하며, 포항-극동 러시아 지역의 제한적 항

로에서 부산-포항-러시아-북극항로-유럽 등으로 연결

될 수 있는 노선의 고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특성에 맞는 화

물의 유치 및 부가가치화 활동이 필요하다. 가장 기

본적으로 현재 처리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우드

펠릿의 경우 계량적 요소와 비계량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며, 일정 컨테이너 야드에 대한 전용블록 공간 

사용권을 화주에게 제안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화주인 포스코와 협력하여 선

재제품의 컨테이너화의 강화와 코일 제품의 컨테이

너화도 프로젝트성 화물에서 상시 화물 운송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벌크화물인 지

역의 고철화물에 대한 컨테이너화를 위해서 대구·

경북권 철스크랩 유통구조에 대한 분석과 글로벌 유

통과정에서 선진화할 수 있는 물류서비스를 구축해

야 할 것이다. 특히 포항 영일만항의 항만인지도 제

고 및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한 항만이

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선사들에게 정기적으로 

항만 인프라 확장 및 현재 상황 등 관련된 최신 항만 

정보를 제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언제든지 영

일만항의 현 상황을 숙지하고 이 항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항만 인프라 정보

는 물론이고, 주변 산업단지의 기업유치 현황 및 시

설 착공 등 모든 종합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경비 절감 등 영

일만항의 강점 부각을 통한 효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경쟁항만과의 수속절차를 정밀하게 

비교 및 검토하여, 편리한 서비스 개발 또는 관련 정

보를 화주 및 물류담당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영일만

항 선택을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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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포항 영일만항의 물동량 증대와 활성화

를 위한 전략을 SWOT 분석과 fuzzy-AHP 방법을 사

용하여 발굴하여 보았다. SWOT 분석을 통해서는 외

부환경, 항만산업, 항만시장의 분석을 통해 4개의 기

회요인과 4개의 위협요인을 선택하였고, 포항 영일만

항의 내부적인 자원과 역량을 분석하여 4개의 강점

과 4개의 약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는 포항 영일만항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fuzzy-AHP를 이용하여 분석

함으로써 찾아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이 우선시하는 대내외적 요인들을 발견하고, 우선요

인들을 중심으로 한 영일만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일만

항의 전략을 고찰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자체는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야기한 국제무역의 극

단적 쏠림현상, 선복의 부족, 물류활동의 차질에 따

른 선박의 지연,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TSR/TCR 수

요의 증대,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리쇼어링과 

니어소싱의 부각, 무역에서의 강대국들의 첨예한 의

견 대립 등은 다른 요인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충분

히 다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 번째

로 포항 영일만항의 활성화 방안을 기술적인 방식이 

아닌 분석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두 개의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보다 분석적인 연구결

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결합한 혼합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질적 연구방법은 SWOT를 이용한 요인도출, 

fuzzy-AHP를 이용한 요인분석, 다시 SWOT를 활용

한 전략도출은 차후의 연구에서도 활용할만한 방법

론적인 단계를 제시한다. 셋째로 포항 영일만항의 운

영주체에게 항만의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항만 

운영주체 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나 고객

인 화주의 추가적인 관심 및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항만을 계획하는 국가에게 포

항 영일만항이 처한 외부환경 및 산업요인의 중요도

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세련된 항만정책을 계획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것이란 

사고에서 벗어나서 항만이 차별화를 통해 경쟁적 우

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을 강

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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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거점항인 포항영일만항과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서 포항 영일만항 및 배후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적절한 전략을 찾기 위해 SWOT 분석과 결합된 Fuzzy-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
석을 전략적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적용하였다. SWOT 요인 중 약점 점과 위협 요인이 포항 영일만항 
및 배후지역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인프라 부족(W), 인접 
항만(T), 해상 네트워크 부족(W), 낮은 서비스 수준(W), 남북관계(T) 순으로 전략적 우선순위가 도출되
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 영일만항의 핵심 취약점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항만을 계획하는 국가에게 포항 영일만항이 처한 외부환경 및 산
업요인의 중요도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세련된 항만정책을 계획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것이란 사고에서 벗어나서 항만이 차별화를 통해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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