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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은 승객과

화물 수송 등의 목적으로 도심지역에서 운용되는 항공

교통수단이다 [1]. UAM 서비스에 이용되는 항공기는

전기동력수직이착륙(electric Vertical Take Off &

Landing, eVTOL)이라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고 전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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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정부와 산업계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본격적인 UAM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수한 성능의 기체개발, 네트워크 거점과 회랑(corridor) 설계,

운영관리 최적화,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관리 최적

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분야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추후 해결해야 할 연구 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연구자는 UAM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의도와 수용 모델, 버티포트 위치선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서비스 주문 수락(order acceptance), 항공기 재배치(repositioning), 배터리 충전과 유지보수

(charging and maintenance) 스케쥴링 등의 운영 최적화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도심항공교통, 메타분석, 운영관리, 최적화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y have presented a roadmap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UAM 
services and are promoting it in earnest. In order to introduce full-scale UAM services, there are various issues 
to be solved, such as the development of high-performance aircraft, the design of network bases and corridors, 
the optimization of operation manag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In this study, in 
terms of optimizing operation management, we will examine research trends by field, focusing on Korea, and 
derive research topics that need to be solved in the future. Korean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research is 
centered on UAM service usage fees, usage intentions and acceptance models, and vertiport location selection, 
but operational optimization studies such as service order acceptance, aircraft repositioning, and battery charging 
and maintenance scheduling are needed in the future.

Key words : UAM, Meta Analysis, Operation Management,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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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이 있다 [2]. 우리나라 정부와 산업계는 UAM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2021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기술 로드맵”, “2022년 모빌리티 혁신 로드

맵”을 제시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부

터 2024년까지 실증을 마무리하고, 2025년부터 부분적

상용화를 시작한 후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해 2035년까지 100개 노선과 호출형 서비스로 확대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본격적인

UAM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수한 성능의 기체개

발, 네트워크 거점과 회랑(corridor) 설계, 운영관리 최

적화,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이

슈를 가지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운영관리 최적화 측면에서 우리나라

를 중심으로 분야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추후 해결해

야 할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은 UAM 기본 개념과 운행 방

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3장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분

야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분야별 연구 주

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연구결과

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UAM 기본 개념

1. 기본 개념

UAM은 eVTOL을 이용하여 도심 내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UAM의 구동

방식은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저소음이며 1시간 정도의 육상 이동시간을 20분대로 단

축하는 장점이 있다 [3]. 한편, 선진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AAM)은 UAM의 확장된 개념으로 도시

간의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UAM 시스템은 1960~1970

년대에는 헬리콥터(helicopters), 1980년에는 틸트로터

(tiltrotors), 2000년대에는 소형항공기(the small aircraft

transportation system, SATS)와 소형제트항공기(very

light jet, VLJ), 2010년대에는 전기동력수직이착륙기

(eVTOL)의 형태로 기술이 진화하였다 [4].

2. 항공 기체

UAM 시스템 중 기체는 형식별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크게는 운용방식, 이·착륙 방식, 동력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용방식은 지상과 공중을 동시 운영이 가능한 것

인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착륙 방식은 ‘Non-electric’

과 ‘electric’으로 구분되며, 이·착륙 시 전기 모터의 활용

여부를의미한다 [5]. 현재서가장상용화에앞서고있는

것은미국 Joby 사의 S4이다. 해당 기체는 6인승(파일럿

1명+승객 5명)이고, 6개의 틸트 프롭으로 구동하는

Vectored thrust 방식이다. 최대속도는 322km/h, 단일 충

전비행거리 241km이다. 한편, 미국오버에어(Overair)는

우리나라 한화시스템즈와 함께 버터플라이(Butterfly)를

개발 중이다. 버터플라이는 6인승 기체로 4개의 틸트 프

롭으로 구동하는 Vectored thrust 방식이다. 최대속도는

322km/h, 단일 충전 비행거리 161km이다 [5].

3. 이·착륙

UAM 이·착륙장은 UAM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기

반시설(교통시설). 육상, 수상, 또는건물 옥상 등에 위치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정비 지원이나 승객 탑승·하

기·환승 및 화물 적재·적하 등을 위한 시설 등을 의미한

다. 이·착륙장은 크기와 기능에 따라 버티허브, 버티포

트, 버티패드로 불리운다. 버티허브(VertiHub)는 UAM

기체의 모(母)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2개 이상의

착륙대를 보유하여 기체 점검과 정비, 충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버티포트(Vertiport)는 도심지 이착륙장으로 1

개의 착륙대와 2~3대의 기체를 주기(駐機)한다. 버티패

드(VertiPad)는 1개의 착륙대와 1대의 기체를 주기(駐

機)하는 형태이다.

4. 운행 방식

UAM 서비스 운행 방식은 기차와 같은 정기노선

(timetable), 택시와같은실시간호출(on-demand), 비행

기와 같은사전예약(reservation) 형태를 고려할 수있으

나, 새로운 항공 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육상 교

통수단과 달리, 추가적으로 기술적 한계점, 물리적 공간

제약, 높은 고객 요구수준 등 다양한 제약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분야별 연구 동향

선행연구에서는 다이나믹 토픽모델링 방법론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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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2018~2022년 사이 우리나라 UAM과 관련된

연구 주제의 시계열적 변화추세를 분석한 바 있다

[3]. 201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UAM 관련된 연

구가 미비하였으나, 2018년 이후 관련 연구가 본격

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분석결과 항공기체 개발, 신뢰성과 안전에 관한 연

구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사회적 수용, 이용

요금, 운영통제 등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3]. 본 연구에서는 운영관리 측면에서 서

비스 이용요금, 이용 의도와 수용 모델, 버티포트

위치선정, 항공기 재배치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서비스 이용요금

다항로짓모델(multinomial logit model, MLM)을 이용한

UAM 서비스 요금추정 모형을개발하여 서울역과인천

공항의 예상 요금을 추정한 결과 96~108 USD로 나타났

다 [6]. 한편, 인천국제공항과인천길병원노선을이용하

는 대중교통 이용자 840명을 대상으로 선호의식(stated

preference, SP)조사를 통해 수단선택모형을 이용하여

통행에 대한 시간가치를 분석한 결과 시간당 가치는

54,096원으로 나타났다 [7].

2. 이용 의도와 수용 모델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수용관련 연구에서 공통적

으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일괄되게 사

용되는 연구 모형이다 [8]. TOE(Technological,

Organizational, Environmental context) 모형을 이용

하여 UAM의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 의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UAM 기술, 신뢰, 가격이 인지된 유용성

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만 보안, 인프라, 소음은 인

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또한 기술수용모형(TAM)과 통

합기술수용모형(UTAUT)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모형

을 수립하고 분석한 결과 UAM 서비스의 편의성과

유희성이 각각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만, 경제성과 신뢰성은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사용 용

이성, 지각된 유용성, 사회적 영향과 촉진조건 등은

모두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9]. 한편, 기존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피로도가

높을수록 UAM 이용 의도가 높아지고 버티포트를 포

함한 지상기반시설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다. 또한, 이

용 목적에 있어서 출퇴근 목적보다는 타 지역 여가활

동을 위해 UAM 이용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3. 버티포트 위치선정

수도권 고속도로 나들목 근처의 버티포트 4곳을 선

정한 후, eVTOL 유형별로 대중교통 수단과 UAM

의 소요시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소요

시간은 승용차에 비해서 1/9 수준으로 감소하고, 대

중교통과 비교하면 1/1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11]. 한편 우리나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통계청

거주지 및 이동 인구 데이터를 통해, K means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군집화하여 버티포트 후보지를

각각 5개, 40개, 100개를 제시한 바 있다 [12,13].

AHP 방법론을 사용하여 UAM을 포함한 신규 운송

서비스의 수용에 미치는 요인의 가중치를 도출하였

다. 연구결과 경제적 요인이 0.525로 가장 높은 중

요도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 기술적 요인이 0.325,

마지막으로 법·제도적 요인의 중요도가 0.149로 조

사되었다 [14]. ANP(Analytic Network Process) 모

형을 이용하여 UAM 버티포트의 입지선정 요인과

중요도를 분석한 바 있으며 연구결과, 대중의 수용

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각적 소음, 시각적 방해, 환

경 문제 등을 포함하는 소음과 환경 요인의 중요성

이 제일 높았다 [15].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론을 적용하여 버티포트 입지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의 중요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

요도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 0.348, 사회적수용성

요인 0.346, 접근성 요인 0.306의 상대적 중요도로

나타나 3가지 요인의 가중치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16].

4. 항공기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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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버티포트에는 필요 이상의 항공기 공급으로

유휴 항공기가 발생하고 특정 버티포트에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 대비 항공기가 부족한 불균

형 현상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배치

(repositioing) 전략이 요구된다. UAM의 온 디맨드

(on-demand) 서비스 운영시 항공기(eVTOL)의 불균

형 문제 해소를 위해 항공기를 인접 버티포트로 재배

치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 전략의 개념과 필요성

만 제시된 바 있다 [17].

IV. 추후 연구 주제

지금까지 UAM 관련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전공(교통, 항공, 경영, 물류, 산업공학, 도시

계획 등)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UAM의 본격적인 상용화 도입에 따른 복잡성

(complexity)을 해결하고 고객서비스 향상과 운영비

용 절감 측면에서 운영관리 최적화 이슈를 해결하

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 버티포트 위치선정

기존 연구는 버티포트 위치의 중요도와 가중치를

도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버티포트 위치선정 문

제는 최적화 이론 측면에서 최적위치선정문제

(facility location problem, FLP)에 속하는 문제이

다. 해외의 경우 FLP를 응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지만[18], 국내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최적화 이론에

기반한 수리적 모형과 해법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FLP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내 후보지 위치

와 버티포트 구축비용 등에 관련된 세부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주문 수락 및 이행 가능성

UAM 이용고객은 30분~1시간의 이동시간 절감을 위해

택시 요금의 3배~5배를 지불할 의향을 가진 고객이므로

고객의 이용 희망 시간에서 추가적인 지연 또는 대기시

간이발생하지않고신속하게약속된서비스를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와 제반 자원으로 약

속된 서비스의 이행가능성(feasibility)을 고려한운행 스

케쥴링 모형 또는 UAM 운영자의수익(revenue) 최대화

모형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19].

3. 항공기 재배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UAM 서비스 수요는 해외로

출국하는 수도권 공항(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 이용객

으로추정되고있으며수도권버티포트에서 공항으로수

요가편중되는패턴을보일것으로예상할수있다. 그러

나, UAM 네트워크의 거점에 해당하는 버티포트는 제한

된 면적을가지므로 잉여 항공기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적 제약을 고려한 재배치 최적화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공유 자전거와 컨테이너 재배치 문제에서는

새로운 운반수단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차량경로문제

(vehicle routing problem, VRP)로 접근하고 있으나

[20], UAM 항공기는 자체동력으로 이동이가능하기 때

문에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어 새로운 접근과 모형 개발

이 필요하다.

4. 배터리 충전과 유지보수

UAM eVTOL의 배터리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

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능은 제한적이므로 운행과정

에 충전 필요성이 발생한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이

용자의 관심이 높으므로 eVTOL은 수시로 유지보

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적화된 eVTOL

배터리 충전 및 유지보수 스케쥴링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21].

Ⅴ. 결 론

우리나라 정부와 산업계는 UAM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2021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

드맵”, “2022년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여 본

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

까지 실증을 마무리하고, 2025년부터 부분적 상용화

를 시작한 후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

해 2035년까지 100개 노선과 호출형 서비스로 확대한

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 UAM 연구 동향을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본격적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3, pp.701-706, May 31,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705 -

인 UAM 상용화 시대에 대비하고 고객서비스 향상

과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운영관리 최적화 측면에

서 추후 연구 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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