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CNI 세미나 2015-125

충남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연구교류 공동워크숍
- 충남 교통DB구축, 국가교통조사(여객O/D), KOTI Lab 플랫폼 개발 -

일시: 2015년 12월 8일(화) 13:30~15:30

장소: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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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13:30~13:4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3:40~14:20

(충남연구원: 15분)

Topic 1: 충청남도 교통수요분석 DB 구축 및 활용방안

김형철 박사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한국교통연구원: 25분)

Topic 2: 제4차 전국 여객O/D 조사 및 전수화 공동사업 추진계획

조종석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Topic 3: 2015년 국가교통통계 생성체계의 개선 – KOTI Lab 플랫폼 개발을 중심으로 –

천승훈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14:20~14:30 Coffee Break

14:30~15:20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강현수 원장(충남연구원)

토론자:

김명수 교수(한밭대학교)

김찬성 센터장(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김영선 팀장(충남도청 도로교통과 도로계획팀)

오용준 부장(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김원철 박사(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15:20~15:30 폐회 및 정리



충남 교통수요분석 DB 구축

및 활용 방안

2015. 12.08

김형철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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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배경 및 목적

■ 충남은사회간접자본시설(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대응논리를마련하
고국비확보를위해꾸준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 SOC사업 추진을위해서는 지역현실이반영된신뢰성있는분석기초자료가필수적이며, 

객관적·정량적인 장래교통수요예측 결과가요구됨

■ 장래교통수요예측에는 국가에서공인된KTDB의 O/D와 네트워크자료가통용되고있으나, 

KTDB 자료는충남의현실적인기·종점 통행량과통행패턴을 파악하기어려움

■ 충남의교통SOC 추진을위해중·장기적인 시각에서지역현실이반영된교통수요분석

DB구축과 관리방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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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활동체계의 변화
(Activity Shift)

활동체계
(Activity Systems&

Land-Use)

교통공급의 변화
(예, 도로, 철도

건설)

단기적 균형
상태

교통체계
(Transportation

System)

교통패턴(Pattern )
&

서비스수준(LOS)

장기적 균형상태
(Long-term
Equilibrium
Between

Activity and
Transportation

System)

교통수요

교통공급

교통체계와활동체계,  교통수요와 교통공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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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교통수요 변화와 교통시설 공급의 시점

E1

교통수요

시간S1
(완공)

E2 S2
(완공)

교통용량



교통수요분석 DB와 활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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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분석 DB와 활용범위

교통수요분석DB?

(※ 현황 및 장래 목적별, 수단별 기·종점 통행량)

+

O-D(Origin-Destination) 통행량 DB

Network DB
(※ 도로, 철도 네트워크: Node + Link + (itinerary) + VDF + turn info )

· Node 정보: ID, 좌표(x,y), 속성정보

· O-D table: 기점, 종점, 통행량(통행/일)

· 수단: 승용차, 택시, 버스, 철도, 항공, 도보, 기타 등

· 목적: 출근, 등교, 업무, 쇼핑, 학원, 귀가, 기타

· Link 정보: From Node, To Node, 길이, VDF No., Type, Capacity

· Itinerary 정보: Transit Line 속성(속도, 경유노드, 순환 또는 직결 정보 등)

· VDF 정보: 자유속도(free flow speed, BPR 계수(alpha, beta), Capacit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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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분석 DB 의활용범위는?

교통공학적 접근 교통SOC투자
교통체계관리
(T.S.M., 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교통수요예측(Demand Forecasting)
타당성분석 (Feasibility Study)

결정요소 
자

원
의

 
상

대
적

 
지

출
 

비
용

소규모 대규모

거시적 분석
Macroscopic
Analysis

미시적 분석
Microscopic
Analysis

교통수요분석 DB와 활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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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석Simulation

교통수요분석 DB와 활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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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scopic Simulation, 거시적 분석

교통수요분석 DB와 활용범위

* 프로그램: TransCAD, EMME, VISUM, CUBE

<사례> 수도권 지역의 1일 통행량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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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분석 DB와 활용범위

* 프로그램: DynaMIT, DynaSMART, Dynameq

Mesoscopic Simulation, 거시적-미시적 분석

5:00-6:00 PM 6:00-7:00 PM 7:00-8:00 PM 8:00-9:00 PM

<사례>
• 분석 구간: 경부고속도로, 판교IC-신탄진IC
• 분석 시간: 16:00-21:00
• 분석 기초자료: 시간대별 O/D, 네트워크

* INRO사 주관 Dynameq 한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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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분석 DB와 활용범위

* 프로그램: VISSIM, CORSIM, INTEGRATION, TransModeler

Microscopic Simulation, 미시적 분석

<사례>
• 분석 지역: 보령시 한내교차로 개선 대안
• 분석 기초자료: 교차로 기하구조, 신호운영,

접근로별 차량 통행량(확률적 배분)

<장래 예측 시 필요한 DB>
• 장래 주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주요 가로 통행량
• 주요 가로 통행량 예측은 KTDB O/D, Network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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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분석 DB와 활용범위

공간적 범위

국가교통계획

지역교통계획

도시교통계획

지구,단지 교통계획

거시적

미시적

계획 대상

대규모 SOC(도로, 철도)

교통관리, 교통운영 계획

간선도로계획, 대중교통계획

이면도로계획

교차로계획

주차시설계획

보행시설계획

교통수요분석 DB 의활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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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분석 DB와 활용범위

교통수요분석 DB 의타분야 활용범위는?

+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

산업, 경제 분야

· O-D table을 이용한 목적별 지역간 통행분포(Trip Distribution) 파악 및 분석

→ 지역간 상호 통행의 연계성 분석

→ 생활권으로 Grouping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됨

· 산업, 경제 분야의 분석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함

→ 애로사항: 교통존이 세분화되지 않아 세부 지역별 미시적 분석에 활용되기 어려움

(※ 지역별로 세분화된 교통존 단위의 O-D table이 필요함)



현황 및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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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한계점

O-D통행량현행화필요

à현실적인충남지역여건변화 반영이어려움

(  *  여건변화: 사회경제지표(인구, 종사자수등) 변화, 택지·산업단지개발)

■ 수도권 및 대도시권 광역시

– 국가교통DB구축 사업 직접 참여 à 지역 현실 반영된 O-D통행량 산출 가능

■ 충청남도

– 국가교통DB구축 사업 미참여 à O-D 통행량 현행화에 직접적인 관여가 어려움, 
국가교통DB센터에 건의와 요청을 통하여 수정 가능

∙ 교통정책 수립 시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속적인 DB의 관리로 O-D의 신뢰성 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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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 Network Compatibility
→ 교통존세분화로네트워크와상호호환성향상필요

현황 및 한계점

(Case 1) Zone Size > Network Size (Case 2) Zone Size < Network Size

주변 가로에 통행량 과소 추정
à 왜냐하면, 교통존 내부통행량이 네트워크 배정되지 않음

주변 가로에 통행량 과대 추정
à 네트워크가 세분화 되지 않아서

통행량이 몇 개의 링크에 몰림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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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통존 체계 현황

현황 및 한계점

교통존 세분화 지역

· 총 4개 지역

→ 공주시(113), 논산시(124), 금산군(55),

계룡시(40)    

교통존 세분화 필요 지역

(※ 괄호: 인구(단위: 천명))

· 총 11개 지역

→ 천안시(598), 아산시(293),

서산시(167), 당진시(162), 보령시(104),

홍성군(91), 예산군(84), 부여군(71), 태안군(62),    

서천군(57), 청양군(32), 

(※ 괄호: 2014년 12월 인구 (단위: 천명) )

(※ 괄호: 2014년 12월 인구 (단위: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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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명 2014년 12월말 기준 교통존 수 교통존 체계 단위

충남
천안시

서북구 : 336,578(명)
동남구 : 261,768(명)

2개 구 단위

아산시 293,954(명) 1개 시 단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375,851(명) 13개 동 단위

안산시 단원구 343,168(명) 12개 동 단위

현황 및 한계점

교통존 세분화 필요

충남 교통존 체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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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한계점

충남 일부지역 내부통행량 현황

활용 상의
해결 방안?

각 상황별로
개별 분석가에 의한
교통존 세분화 수행

세분화된 내부 교통존간 O-D pair의
일관성, 신뢰성(?) 저하 예상(중력모형?)

※ 외부존간 세분화: 인구수, 종사자수 기준의 세분화
※ 세분화된 내부존간 O-D pair trips

→ 직접수요모형 또는 중력모형 이용
국가에서 공인한 KTDB로 배포될 경우,
일관성, 객관성 확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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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장래 개발계획 미반영
■ 내포신도시, 아산·탕정 택지 개발 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 미반영

– KTDB의 O-D 통행량에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광역권을 중심으로 장래 개발계획
(택지, 산업단지 등)이 반영되어 있음

– 충남 지역의 경우는 대전광역권의 영향권 내의 공주시, 논산시의 장래 개발계획
만 반영 à 사업 타당성 저평가 우려

구분 지역명 사업 구분 사업명 계획 인구 준공 연도 위치

장래
개발계획이
반영된 지역

공주시

택지개발사업 월송보금자리주택 9,873 2013 신관동

산업단지

탄천일반산단 4,726 2013 탄천면

가산일반산단 1,564 2013 의당면

정안2농공단지 1,400 2013 정안면

신풍일반산단 2,155 2013 신풍면

지구단위계획
공주역세권 개발
제1종지구단위계획

30,000 2020 이인면, 노성면

논산시

산업단지 동산일반산단 2,625 2012 연무읍

지구단위계획
국방대학교 이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2,637 2016 양촌면

장래
개발계획이

미반영된 지역

국가교통DB(KTDB)에는 공주시, 논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충남 전지역에
장래 토지이용계획 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KTDB 상의 충청남도 장래 개발계획 반영 내역>

현황 및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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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장래 개발계획 미반영

현황 및 한계점

택지 개발계획 반영

· 약 30개 개발계획이 미반영 되어 추가 반영됨

충남지역 교통SOC
타당성 분석 시

개발계획 추가 사례

→ 30개 개발계획에 의한 추가 통행량: 

충남도를 기점이나 종점으로 하는 통행량이 약 42만 통행 증가

(※ 충청남도 도청이전 관련 내포신도시 (홍성군): 약 13만 통행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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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교통수요모형부재
■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별도의 교통수요모형 존재

– KTDB O/D 구축 방법 : 전국 지역간 여객 O/D는 수도권, 광역권, 기타권역, 그리고 전국 지역
간 O/D를 별도 구축 후, 251개 존 체계로 결합하여 구축

– 수도권및광역권: P/A 기반, 기타권역: O/D 기반

■ 충남의 경우 기타 권역의 교통수요모형을 일괄 적용

– 기타권역에속한모든지역의평균적통행행태(통행발생빈도,  목적지선택,  교통수단선택행태)를반영

à충남의통행특성반영이어려움(신뢰성있는예측한계)

<전국 지역간 O/D 구축 방법>

현황 및 한계점



교통수요분석 DB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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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분석 DB 구축 방안

충남교통존 체계의재정립필요

■ 교통존 세분화

– 현재 KTDB에서 충남 교통존은 시·군 단위임 à 읍·면·동 단위의 행정경계로 설정
하되 가급적 유사한 토지이용지역을 한 데로 묶어서 교통존 설정

– 교통존 체계의 설정은 분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KTDB의 분석 네트워크에서
전국권, 충남권 등의 상세 정도에 따라 국가교통DB센터와 협의하여 설정 필요

<교통존 세분화 개념도>



2626

교통수요분석 DB 구축 방안

충남교통수요모형개발필요

■ 충남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교통수요모형 개발

– 충남의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통행발생모형, 통행분포모형, 
교통수단선택모형 개발

■ 충남형 교통수요모형의 활용

– 변화하는 사회경제지표와 지역특성에 따라 통행패턴의 변화 예측 가능

– 특히, 교통수단선택모형은 장래 교통수단 분담률을 예측하고 도로, 철도 등의 개
통으로 인한 교통수단의 전환수요 추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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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분석 DB 구축 방안

충남 교통수요분석 DB와 KTDB의 O-D 통행량 융합 방안
■ 충남 내부교통존과 외부 교통존 연계

– 충남의 교통존 체계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고 교통수요모형을 이용하여 충남의 내부통
행량(Internal-Internal Trip) 구축

– 충남 외부 지역과 관련된 통행량을 연계하기 위해 내부-외부 통행(Internal-External Trip), 외
부-내부 통행(External-Internal Trip)을 KTDB의 전국 지역간 통행량과 융합

– 충남의 세분화된 교통존을 기반으로 내부통행량을 별도로 구축한 후, KTDB의 전국 지역간
O-D 통행량과 융합

<충남 교통수요DB와 KTDB의 전국 지역간 통향량 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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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분석 DB 구축 방안

관측교통량 조사지점 정비 필요
Cordon Line 조사지점

Screen Line 조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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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분석 DB 구축 방안

국가 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사업 참여 필요

→ 지속 가능한 DB 관리 필요
l 국가 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국가 공인 교통수요분석 DB를 구축할 수 있음

l 자체적 O-D 통행량 수정 시 공인된 KTDB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움

l 기·종점 O-D 통행량 매년 갱신, 교통수요추정의 신뢰성 개선

< 전국 7개 권역 >

5+2 권역 지도 그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수도권

대전·세종·
충청

광주전라

제주권

국가교통조사, KOTI 추진 현황(2016년~)



활용방안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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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l 국가 교통 SOC 건설의 대응 논리 마련에 활용
• 공신력있는분석자료로활용à지역특성반영O-D 통행량및교통수요모형으로 지역도로, 철도건설타당성

입증

• 정책대안시나리오발굴활용à다양한시나리오분석으로최적대안선정

l 교통 공급정책 수립에 활용
• 공급정책계획 수립에 활용 à 장래개발계획에 따른 선제적 대응

• 공급정책 분석 및 평가에 활용 à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투자

l 대중교통 운영정책 수립에 활용
• 대중교통 운영정책 및 수립에 활용 à 효율적 교통서비스 제공

l 충남 지역별 교통지표 산출과 DRT 세부 연구에 활용
• 충남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지표 산출(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활용)

→ 지역별, 연령별 통행 원단위, 평균 통행거리, 교통수단분담률, 통행분포 등

• DRT Route Scheduling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 계층별 Tour, Stop, Trips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 주요 이동경로 특징 파악: Trip Chain분석

(※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의 개인속성, 가구속성, 통행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유형별 맞춤형 DRT Route Scheduling 연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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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충남∙충북 교통수요분석 DB 통합 구축 !

제안

세종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와의 광역 통행량 증가
→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통행 패턴 분석 필요

→ 교통수요분석 DB의 관리 필요

→ 분석에 기초한 광역 교통SOC사업 개발에 활용

교통수요분석 DB 통합 구축
· 수도권 교통본부와 같이 독립된 권역으로 KTDB 배포자료로

Network & O-D 구축

· 세종·대전 ·충남 ·충북 지역의 신뢰성 높고 일관된 교통수요분석

DB 구축으로 광역적 차원의 다양한 교통정책대안 개발



감사합니다.



제4차 전국 여객 O/D 조사 및

전수화 공동사업 추진 계획

제4차 전국 여객 O/D 조사 및

전수화 공동사업 추진 계획

2015. 12. 08.

국가교통DB 센터

조 종 석



Ⅰ. SOC 투자정책에서의 KTDB

Ⅱ. 제3차 전국 여객 O/D 조사 및 전수화 소개

Ⅲ. 제4차 전국 여객 O/D 조사 및 전수화 추진계획

Ⅴ.  공동사업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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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DB

— 시도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 시도별 광역도시계획 수립

— 시도별 대중교통정비계획 수립

— 시도별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 시도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 시도별 광역도시계획 수립

— 시도별 대중교통정비계획 수립

— 시도별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 국토개발종합계획 수립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국가물류계획수립 등

— 국토개발종합계획 수립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국가물류계획수립 등

— 시설물 교통영향분석

— 민자사업 수요분석

— 시설물 교통영향분석

— 민자사업 수요분석
— 교통관련 정책개발

— 교통관련 기초학술 연구 등

— 교통관련 정책개발

— 교통관련 기초학술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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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DB 
배포자료
KTDB 

배포자료

기종점
통행량
(O/D)

기종점
통행량
(O/D)

통행비용
함수

통행비용
함수

사회경제
지표

사회경제
지표

재차인원재차인원

도로/철도
네트워크,

주제도

도로/철도
네트워크,

주제도

교통조사
자료

교통조사
자료

교통유발
원단위

교통유발
원단위

통계자료통계자료

< 통계집>< 통계집> < 여객/화물O/D>< 여객/화물O/D>

< 인구, 종사자수>< 인구, 종사자수>

< 네트워크, 주제도>< 네트워크, 주제도>

< 교통유발시설원단위>< 교통유발시설원단위>

< 교통조사 자료>< 교통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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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예측과정교통수요예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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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통행실태조사>< 가구통행실태조사> < 고속도로요금소조사>< 고속도로요금소조사> < 여객시설물면접조사>< 여객시설물면접조사> < 교통량조사>< 교통량조사> < 사업체물류현황조사>< 사업체물류현황조사> <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

조사 자료조사 자료 기준년도 O/D기준년도 O/D 검증검증 장래년도 O/D장래년도 O/D 검증검증

사회경제지표 및
수송실적

사회경제지표 및
수송실적

- 인구, 종사자수
- 교통량, 수송실적
- 도로공사 TCS, 
교통카드데이터

- 인구, 종사자수
- 교통량, 수송실적
- 도로공사 TCS, 
교통카드데이터

네비게이션
Data

네비게이션
Data

네트워크 현행화
(도로/철도)

네트워크 현행화
(도로/철도)

교통시설계획 수집
(도로/철도 신설,확장)

교통시설계획 수집
(도로/철도 신설,확장)

장래 네트워크 구축
(도로/철도)

장래 네트워크 구축
(도로/철도)

장래 사회경제지표 및
개발계획

장래 사회경제지표 및
개발계획

- 인구, 종사자수
- 장래 토지이용계획
- GRP

- 인구, 종사자수
- 장래 토지이용계획
- GRP

교통량,
속도 자료
교통량,

속도 자료
통행비용함수

구축
통행비용함수

구축

검증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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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추진배경

- O/D 및 네트워크는 SOC 투자평가사업 및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써 그동안 국가주도로

구축되어져 왔음

- 최근 교통 SOC 수요예측의 정확도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세부적인 지역여건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수요예측의 정교화 필요

- 또한 공동사업을 통하여 지자체의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화 도모

구분 추진배경

국토교통부

- 지자체 참여를 통한 전국 O/D 조사 및 구축 비용 절감

- 개별교통조사 수행으로 인한 중복 투자 방지 및 KTDB와 지자체 교통수요예측 결과의 괴리 방지

- KTDB O/D 및 교통수요분석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를 통한 수요분석 신뢰도 제고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교통조사 및 교통수요예측 수립)

지자체

- 지자체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항목 추가 반영

- 현실성있는 지자체 교통여건을 반영한 O/D 및 교통수요분석 모형 구축

- 지자체 교통정책 분석을 위한 교통정책 지표(통행원단위, 목적별 통행비, 수단분담비 등) 확보

- 권역내 업무대행자 참여를 통한 권역내 교통관련기관의 교통조사 및 교통수요예측 관련 기술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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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범위과업의범위

과업의범위과업의범위

수도권

광주광역권

대전광역권

부산울산권

대구광역권

공동전수화지역 대도시권

국토교통부 전국지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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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별조사내용및조사규모조사별조사내용및조사규모

조사 구분 조사 내용 조사 규모

가구통행실태조사
전국 지역내 거주 가구원의 하루 통행 일지 조사

(출발/도착지, 통행목적, 통행수단, 소요시간 등)

전국 총가구의 3.07% 표본조사

(전국 54만 가구)

주말조사
가구통행실태와 동일하나, 

주말(토일)에 대해 조사
가구통행실태조사 대상가구 중 5% 표본조사

교통량조사 시군별 유출입 도로 및 주요 스크린 지점의 통과차량 전국 약 500개소, 전수조사

재차인원조사
시군별 유출입 도로 및 주요 스크린

지점의 통과차량
전국 약 600개소, 표본조사

노측면접조사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하는 승용차 전국 약 250개소, 표본조사

여객교통시설물조사
전국 주요 여객 터미널, 철도역, 공항 이용승객에 대한

접근지 분포, 이용목적, 접근수단 등
전국 약 400개소, 표본조사

첨단교통조사
가구통행실태조사와 동일항목 조사로써

통행궤적을 자동으로 수집 가능함

가구통행실태조사 대상가구 중 5% 이내 표

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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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별주요결과물사업연도별주요결과물

- 2011년 전국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사업

• 2010년 전국 여객 O/D 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준연도 및 장래연도 O/D 구축

- 2012년~2015년 전국여객O/D 현행화 공동사업

• 매년 현행화를 통해 변화하는 교통여건과 사회경제여건을 반영하여 현시성 있는 자료로 O/D 보완·갱신

구분 주요 결과물

여객 기종점통행량(O/D)

- 기준년도 전국지역간 및 대도시권 기종점 통행량

- 장래년도(2015년~2040년) 전국지역간 및 대도시권 기종점 통행량

- 목적, 주수단 O/D, 장래토지이용 계획 자료

- 기준년도 및 장래년도 사회경제지표 자료

교통 분석용 Network

- 기준년도 전국지역간 및 대도시권 교통분석용 Network

- 장래년도(2015년~2040년) 전국지역간 및 대도시권 교통분석용 Network 

- 도로, 도로철도통합 Network, 철도 Line Data, 도로 및 철도 장래 개발계획 자료

통행비용함수(VDF)
- 도로 등급별 도로 통행비용함수 (VDF)

- VDF별 통행속도, 용량, 파라미터 값

교통 통계지표

- 전국지역간 및 대도시권 통행 원단위

- 목적별 통행비율 및 수송분담비(총 수송분담비, 대중교통 수송분담비)

- 장래 통행분포 특성 및 수단분담율

- 년도별 통행 인-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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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별주요결과물사업연도별주요결과물

- Ex) 교통 통계지표 : 목적통행량 및 목적별 비율

구분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광역권 광주광역권 대전광역권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출근 10,635 10,863 11,050 11,025 3,280 3,445 3,490 3,603 1,694 1,765 1,820 1,864 749 778 808 879 1,276 1,309 1,326 1,329

등교 4,724 4,617 4,477 4,387 1,532 1,322 1,287 1,238 993 896 840 819 402 395 386 375 631 629 629 616

귀가 23,912 24,179 24,251 24,368 7,756 7,791 7,919 8,009 4,655 4,702 4,670 4,709 1,858 1,866 1,899 1,978 2,965 3,013 3,048 3,079

업무 5,027 4,862 4,863 4,940 809 834 855 872 711 737 739 742 225 250 257 266 530 547 547 535

쇼핑 2,086 2,099 2,084 2,142 863 895 941 948 486 490 528 534 173 175 179 191 240 242 249 247

학원 2,125 2,095 2,067 2,008 739 762 745 726 496 454 461 453 159 173 162 159 245 252 245 241

기타 7,723 7,559 7,599 7,790 2,094 2,202 2,234 2,275 1,675 1,523 1,510 1,535 552 563 579 595 767 785 793 810

합계 56,232 56,275 56,392 56,661 17,073 17,251 17,472 17,671 10,535 10,568 10,569 10,656 4,118 4,198 4,270 4,443 6,656 6,778 6,838 6,857

(천통행/일)

출근, 19% 출근, 20%
출근, 17% 출근, 20% 출근, 19%

8% 7% 8% 8% 9%

귀가, 43% 귀가, 45% 귀가, 44% 귀가, 45% 귀가, 45%

9%
5% 7% 6% 8%

4% 5% 5% 4% 4%4% 4% 4% 4% 4%

14% 13% 14% 13% 12%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광역권 광주광역권 대전광역권

0.00

0.10

0.20

0.30

0.40

0.50

출근 등교 귀가 업무 쇼핑 학원 기타

2014년 사업 목적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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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별주요결과물사업연도별주요결과물

- Ex) 교통 통계지표 : 수단통행량 및 수단분담 비율

구분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광역권 광주광역권 대전광역권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도보 14,020 13,966 13,838 13,724 4,583 4,568 4,566 4,543 2,888 2,866 2,846 2,827 1,170 1,179 1,162 1,161 1,846 1,839 1,839 1,833 

승용차 17,470 17,881 17,878 18,121 6,561 6,536 6,681 6,767 4,309 4,383 4,425 4,440 1,713 1,752 1,798 1,955 3,048 3,070 3,121 3,107 

버스 15,052 15,546 15,468 15,511 3,676 3,707 3,721 3,829 1,729 1,768 1,754 1,838 831 826 878 880 963 1,044 1,075 1,128 

철도 7,639 7,946 8,231 8,511 838 946 978 995 354 366 400 412 50 54 56 55 114 124 126 130 

택시 3,805 3,809 3,807 3,806 1,563 1,532 1,517 1,526 830 831 829 828 350 350 350 350 564 564 567 559 

기타 3,528 3,585 3,628 3,684 901 917 946 968 279 840 873 875 184 189 190 194 409 415 418 419 

합계 61,514 62,733 62,850 63,357 18,121 18,206 18,410 18,628 10,389 11,053 11,126 11,220 4,298 4,349 4,433 4,594 6,944 7,056 7,146 7,176 

(천통행/일)

22% 24% 25% 25% 26%

승용차, 29%
승용차, 36%

승용차, 40%
승용차, 43% 승용차, 43%

버스, 24%
버스, 21%

버스, 16%
버스, 19%

버스, 16%
철도, 13% 철도, 5% 철도, 4% 철도, 1% 철도, 2%

6% 8% 7% 8% 8%6% 5%
8%

4% 6%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광역권 광주광역권 대전광역권

0.00

0.10

0.20

0.30

0.40

0.50

도보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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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별주요결과물사업연도별주요결과물

- Ex) 교통 통계지표 : 장래 총통행량 및 원단위(2014년 현행화 사업 예측치)
(천인, 천통행/일, 인/통행)

구분
2013년 2020년 2030년 2040년

인구 총통행 원단위 인구 총통행 원단위 인구 총통행 원단위 인구 총통행 원단위

수도권 24,222 56,661 2.34 25,662 59,624 2.32 26,273 58,969 2.24 25,838 54,998 2.13 

부산울산권 7,216 17,671 2.45 7,252 17,471 2.41 7,136 16,462 2.31 6,839 15,202 2.22 

대구광역권 4,292 10,656 2.48 4,273 10,624 2.49 4,192 10,027 2.39 4,047 9,240 2.28 

광주광역권 1,780 4,443 2.50 1,825 4,576 2.51 1,792 4,406 2.46 1,715 4,082 2.38 

대전광역권 2,994 6,857 2.29 3,304 7,603 2.30 3,582 8,071 2.25 3,568 7,782 2.18 

2.00

2.20

2.40

2.60

2.80

3.00

52,500

54,000

55,500

57,000

58,500

60,000

2013년 2020년 2030년 2040년

수도권 수단통행 수도권 원단위

2.00

2.20

2.40

2.60

2.80

3.00

13,000

14,000

15,000

16,000

17,000

18,000

2013년 2020년 2030년 2040년

부산울산권 수단통행 부산울산권 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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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별주요결과물사업연도별주요결과물

- Ex) 교통 통계지표 : 장래 총통행량 및 원단위(2014년 현행화 사업 예측치)

2.00

2.20

2.40

2.60

2.80

3.00

8,500

9,000

9,500

10,000

10,500

11,000

2013년 2020년 2030년 2040년

대구광역권 수단통행 대구광역권 원단위

2.00

2.20

2.40

2.60

2.80

3.00

3,800

4,000

4,200

4,400

4,600

4,800

2013년 2020년 2030년 2040년

광주광역권 수단통행 광주광역권 원단위

2.00

2.20

2.40

2.60

2.80

3.00

3,800

4,000

4,200

4,400

4,600

4,800

2013년 2020년 2030년 2040년

광주광역권 수단통행 광주광역권 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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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현황활용현황

- SOC 투자평가사업 및 교통관련 연구

- 수송분담율, 통행 발생량 원단위 등 통계지표 활용

최근3년간공동사업성과물제공현황최근3년간공동사업성과물제공현황

사용 목적 2012년 2013년 2014년

타당성 평가 등 수요분석 사업 61건 51건 130건

개인연구, 논문, 개인활용 43건 76건 224건

제안서 작성 및 자체검토,  자체연구과제 20건 42건 86건

통계자료 제공 6건 13건 15건

0

100

200

300

타당성 평가 등

수요분석 사업

개인연구, 논문, 개인활용 제안서 작성 및 자체검토,  

자체연구과제

통계자료 제공

61 43 20 6

51 76
42 13

130
224

86
15

2014년

2013년

2012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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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배경

- 국가교통조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의거하여 5년 주기로 수행함

• 1차 ’98년, 2차 ’05년, 3차 ’10년

- 조사 결과는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SOC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됨

- 교통정책 수립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조사자료의 효율화 및 신뢰성 증대 필요

추진방향추진방향

조사기법 다양화03

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조사 수행

ü 전화 조사 수행

조사 효율화01

ü 첨단교통정보 활용 표본설계

ü 10년 3.07% à 16년 1.16%

매칭펀드 확대04

ü 10년 8개 à 16년 11개 시도 추진

ü 개별 교통조사의 중복투자 방지

ü 지역여건 반영

수집정보 상세화02

ü 출·도착지/환승지 상세화

ü 주요 통행 시설물 등 좌표화

ü POI 활용

첨단교통정보자료 활용

조사의 효율화

수집정보 상세화

국가교통조사의 효율성 및 활용성 제고

수집정보 상세화로 정부·지자체 및
민간기관 자료 활용성 증대

신뢰성 있는 교통분석자료 제공
국가교통통계 및 교통정책 신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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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범위과업의범위

과업의범위과업의범위



1
 

월~11
 

월

1
 

월~4
 

월

사업 추진 내용 2016년 2017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월~12월

기준년도전수화O//D 구축
장래년도수요예측

여객 O/D 전수화

21

사업범위및추진체계사업범위및추진체계

국가교통DB
점검단

국가교통DB
점검단

공동조사 및 전수화
협의체(지자체)

공동조사 및 전수화
협의체(지자체)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업무대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지자체 지정기관)

업무대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지자체 지정기관)

여객기종점통행량(O/D)조사 및 전수화여객기종점통행량(O/D)조사 및 전수화

사업추진일정사업추진일정

현장답사 및 계획보완
위탁사업자 선정

7종의 조사 수행
가구통행/교통량조사 등

첨단교통자료 수집
TCS, 교통카드자료 등

입력/검증시스템유지관리
조사진행에따른보완

검수결과에 따라
보완조사 수행

조사자료 검수
오류 수정 및 보완

조사 사전 준비

본조사 수행

자료 수집

조사자료 검수/입력

보완조사 수행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조사별 기초통계분석
통계적 유의성 검증

조사결과 기초분석

`

5
 

월~6
 

월

7
 
월~8
 

월

7
 

월~9
 

월

10
 

월

9
 

월~11
 

월

201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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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별표본수조사별표본수

구분 2010년 조사대상 2016년 조사대상 비 고

가구통행
실태조사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국 총조사가구의 3.07%

(538천가구)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국 총조사가구의 1.16%

(225천가구)

표본 재설계에 의한

조사물량 축소

주말통행
실태조사 본 조사의 5% (29천가구) 본 조사의 5% (11천가구) -

장거리
통행조사 가구통행실태조사에 삽입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국 총조사가구의 0.18%

(31,221가구)

조사 응답률 향상을 위해

별도로 수행

여객시설물
통행특성 조사

(역/터미널/공항/항만)

전국 여객시설물별 승차장

(총 532개소, 102,859부)

전국 여객시설물별 승차장

(총 657개소, 62,015부)

여객시설물 신설에 의한

개소수 증가

고속도로 요금소
우편조사

전국 폐쇄식 TG 요금소

(총 310개소, 27,822부)

전국 폐쇄식 TG 요금소

(총 335개소, 25,017부)

요금소 신설에 의한

개소수 증가

교통량조사

163개 시군별 코든라인 지점

수도권 및 광역권 주요스크린 지점

(총 547 지점)

162개 시군별 코든라인 지점

수도권 및 광역권 주요스크린 지점

(총 794 지점)

시군별 코든라인 지점

추가 보완

재차인원조사
승용차, 택시 (370지점)

버스 (305지점)

전국 전세버스 등록대수 중

5% 표본조사

(1,824대)

승용차, 택시: 가통자료활용

시내/시외/고속버스

: 교통카드 및 전산집계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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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개선조사표개선

<통행목적 기준> <통행수단 기준>

예비조사 수행 결과
범례식이 통행원단위가 높음

<범례식 조사표><표기식 조사표>

2.3

2.4

2.5

2.6

2.7

목적통행 수단통행

표기식

범례식

표본설계개선표본설계개선

- 통계적추정대상을명확화: 시군구자전거분담률(상대오차30%)

- 수송실적및첨단자료를활용한표본율축소: 2010년대비약5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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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반 출퇴근
통행분포>

<가정기반 출퇴근 통행량>

추정대상 (시군구 기준) 상대오차 5% 상대오차 10% 상대오차 20% 상대오차 30% 상대오차 40%

통행발생 원단위 0.1036% 0.0259% 0.0065% 0.0029% 0.0016%

목적통행 분포 26.8866% 8.8232% 2.4263% 1.1011% 0.6242%

승용차 수단분담률 1.2581% 0.3189% 0.0800% 0.0356% 0.0200%

자전거 수단분담률 23.2699% 7.4011% 2.0121% 0.9109% 0.5159%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추정대상 및 상대오차에 따른 표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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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방법개선표본추출방법개선

- 읍면동→  조사구단위로변경

- 동질적인인구특성을갖는조사구단위로표본을

- 수집함으로써조사자료의통계적신뢰성증대

① 조사 대상 지역 선정

② 주택형태 및 추출목표에 일치하는

조사구 선정

③ 해당 조사구와 특성이 같은 인접

조사구 추가 추출

④ 구역별로 조사구를 할당하여

조사 수행

- 2010 인구주택총조사 기반

à 통계청 관리정보 포함(+요도)

- 물리적 인접성/가구수 주택형태 등

동질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구성

- 평균 60가구(40-80가구)

첨단조사기법도입첨단조사기법도입

- 접촉이어려운가구, 1인가구에대해조사가용이

- 인터넷POI 검색을통한정확한기종점자료수집가능

- 전화조사는장거리통행조사및보완조사에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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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도O/D 전수화방법기준년도O/D 전수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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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내부에대해세분화O/D 구축

지역간은시군구기준O/D 구축

권역내부에대해세분화O/D 구축

(지자체참여 권역 대상)

지역간은시군구기준O/D 구축

지역간: 기업도시, 혁신도시반영

대도시권: 대도시권내해당사업반영

-기타권역의장래개발계획미반영

전국의장래개발계획반영

-기타권역을포함한장래개발계획반영

사업구간이대도시권과지역간에

걸쳐있을경우장래모형적용이어려움

기타권역의경우고유모형부재

권역내사업구간에대한일관된모형적용

※ 일부권역의경우시군구O/D

모형상세화를통한권역별특성르을

고려한고유모형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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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객 조사 예비조사 정기조사
중간연도

보완조사
예비조사 정기조사

O/D 구축

본조사

O/D 전수화

(기준연도: ‘16)

O/D 현행화

(기준연도: ‘17)

O/D 현행화

(기준연도: ‘18)

중간조사

O/D 현행화

(기준연도: ‘19)

O/D 현행화

(기준연도: ‘20)

주요 내용

표본자료를

Weight 하여

기초분석

기준연도 및

장래 O/D 구축

시군별

코든/스크린

교통량 조사

기준연도 및

장래 O/D 구축

기준연도 및

장래 O/D 구축

□ 통계청 인구/가구자료 배포 예정 시기

- 인구센서스 결과(16년 7월), Micro data 배포(16년 12월)

- 장래추계인구 (전국: 16년 12월, 시도별: 17년 6월)

□ 공동조사(안)

- 16개 시도별 50: 50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 추가예산 편성하도록 함

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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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개선방향

• 지자체 연구원과의 상호 교류를 통한 공동사업의 필요성 공감 필요

• 지자체 대행기관(지자체 연구원)의 공동사업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자체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필요

•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교통조사 및 O/D를 구축하고 국가교통DB센터에서는 표준화된 조사 및

O/D 구축 지침을 제시하고, 지역별 구축결과를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함이 바람직함

공동사업추진 한계점공동사업추진 한계점

• SOC 투자정책에서의 교통조사 및 O/D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에의 지자체 참여율이 낮음

(교통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조사 및 O/D 구축 업무가 국가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교통조사 및 O/D 구축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국가교통DB센터와는 달리 지자체 연구원의 경우 이

러한 경험이 일천하여 과업 진행에 어려움 존재

(O/D 구축 과정 및 구축 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매우 오래 걸림)



사람·환경·교통의 조화 속에 미래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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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교통통계의 현황 및 한계점 진단 



1. 국가교통통계의 현황 및 한계점 진단 

1. 국가교통통계 구축현황 
 

● 교통통계는 교통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대규모 투자사업 등 교통정책 결정이나 계획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국내에서 생성되고 있는 국가교통통계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교통 

통계 

  
  

  

  

교통시스템의 공급 통계 

교통시설, 교통수단보유, 교통시스템 상태 

교통시스템의 성능통계 

도로성능, 대중교통망 성능 

교통사고 및 안전통계 

교통사고, 교통안전, 차량검사 

교통과 경제 통계 

국민경제, 교통부문 소비지출, 운수업, 
교통부문 정부재정, 외부비용 

에너지 및 환경 통계 

교통부문 에너지소비, 에너지 강도 및 연료, 
환경 

교통시스템의 수요 통계 

차량통행, 여객수송, 여객통행지표  
화물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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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교통통계의 현황 및 한계점 진단 

1. 국가교통통계 구축현황 
 

● 2014년 국가교통통계(국내)는 총 120건의 통계가 생성되었으며, 수요통계가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능통계가 5건으로 가장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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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4 국가교통통계 국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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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교통통계의 현황 및 한계점 진단 

2. 국가교통통계 활용현황 
 

● 2015년 국가교통통계(국내)는 수요통계가 23,347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에너지 및 환경  
통계가 771건으로 가장 적게 활용되었음 

※ 교통성능통계는 KTDB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실적에서 제외됨  

 

 

출처: KTDB 내부 실적자료(2015년 1월 13일~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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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교통통계의 현황 및 한계점 진단 

3. 국가교통통계의 한계점 
 

● 현재 많은 교통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실제 필요한 통계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이용상 어려움이 있음 

● 여러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통계의 경우는 활용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생성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그림> 자주 인용되는 국가교통통계 현황 

시의성의 한계 
 - “2014년 자료가 필요한데 2012년까지밖에 자료가 없네?” 

일관성의 한계 
 - “동일한 통계항목인데 기관별로 값이 다르네?” 

신뢰성의 한계 
 - ”행정보고 실적중심의 보고통계는 신뢰성이 있는가?” 
 - “통계 산출 근거가 명확한가?” 

공간적·시간적 범위의 한계 
 - “읍면동 단위의 자료가 필요한데 시도까지밖에 자료가 없네?” 

 - “주말자료가 필요한데 평일밖에 자료가 없네? 

다양성의 한계 
 - “통계생성이 너무 공급과 수요 통계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 ”우리나라 교통망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통계가 있는가?” 
 - “전국의 혼잡을 평가할 수 있는 통계가 있는가? 

공급 

시설연장 등급, 관리 주체별 통계작성 시군구별 통계 없음 

시설 개소수 버스정류장, 역개소 정보 등 시군구 단위 없음 

수요 

수송실적 (여객/화물) 
보고통계 기준, 시군구 지역구분 한계, 

비영업용차량 2011년 추가 

기종점통행량(여객/화물) 조사통계기준, 1일 기준 통행량 통행체인파악 

철도 수송실적 내부공문으로 요청 작성 

성능 

자동차 주행거리 4년 이상 차량의 등록지 기준 통계(교통안전공단) 

자가용승용차 주행거리 이용 지역 승용차 통계(한국교통연구원) 

속도 일부지점 수시조사 다수 포함,  조사 지점수의 한계 

경제 

도로교통혼잡비용 
도로교통량조사자료 활용으로 조사지점수 및 공간적  

범위 제한 

교통사고비용 
통합 DB 활용으로 미신고 사고 누락, 교통사고 발생 

지점 기준 사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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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통통계 생성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2. 교통통계 생성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통계생성체계는 시대적·정책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고 있음 

  최근 교통통계 생성체계는 “통계생성의 아젠다 

변화”, “데이터 생성환경 변화”, “통계생성 및 관리 

체계의 변화”와 맞물려 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통계생성 환경의 변화 

통계생성의  
아젠다 변화 

데이터 생성 
환경 변화 

통계생성 및  
관리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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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통계 생성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1. 통계생성의 아젠다 변화 
 

 

 

 

 

 

 

 

 

 

● 과거 교통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한 건설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었고 이에 대한 교통시스템의 공급과  
수요위주의 통계가 주로 생성되었음 

● 건설인프라가 일정수준이상 충족이 된 이후 교통혼잡, 사고, 환경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시스템 성능평가통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었음 

● 미국에서는 2012년 MAP-21을 발효하여 교통성능평가통계를 정책시행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교통망 성능평가통계에 대한 구축이  
매우 미비한 실정임 

● 미국의 HPMS, TTI 및 DOT 등에서는 다양한 교통망 성능평가통계를 생성 및 활용하고 있음 
(HPMS 차량주행거리, 텍사스 교통혼잡비용) 

 
 

 

 
 

 

2020 1980 1970 2010 

통계생성 아젠다변화 

2000 1990 

건설정책 중심 

- 교통시스템의 공급과 수요 위주의 통계 

- 수집자료의 1차원적 활용 

교통혼잡, 교통사고, 교통환경 등 
교통관련 문제 증대 

 - 지속가능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 교통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노력요구 

미국의 교통문제 개선정책 
- MAP-21 입법화(2012년) 

 - 교통시스템 성능평가 통계를 정책결정 및 
예산지원의 핵심통계로 활용 

교통문제 개선정책 중심 

- 교통시스템 성능평가의 필요성 증대 

- 수집자료의 2차지표 생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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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통계 생성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2. 데이터의 생성환경 변화 
 

● PC, 인터넷, 스마트폰 등 첨단기기의 이용이 생활화 됨에 따라 일상생활의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데이터로  
저장이 되며 이로 인해 디지털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교통통계 생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아날로그 데이터 환경에서 디지털 데이터 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2 Days  

= 5,000 years 
-Eric Schmidt, CEO Google 

출처: 워싱턴 포스트 

2020 1980 1970 

인터넷/모바일 시대 PC 시대 

빅데이터 시대 도래 

 - 디지털 정보량의 폭발적 증가 

1990 20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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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통계 생성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3. 통계생성 및 관리체계의 변화 
 

● 기존 교통통계 생성체계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적절히 소화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 및 관리할 수 있는 교통통계 생성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미국 HPMS는 1978년 부터 통계생성체계를 시스템화 하였으며, 현재 시스템 유지를 위해 플로리다주 71억,  

캘리포니아 9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망성능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모든 연방정부 시행 중) 

− 미국 TTI에서는 2002년 부터 혼잡비용, 통행시간 등 교통망성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음 

− 즉, 통계생성 및 관리체계는 인력식 생성체계가 아닌 시스템 생성체계로 변화하고 있음  

 
 

 교통통계 
구축수준 

교통통계 
갱신주기 

교통통계 
자료수집절차 

교통통계 
생성방법 

아날로그 환경 디지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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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통계 생성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4. 교통통계 생성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 교통통계 생성체계는 통계생성 아젠다와 데이터 및 통계 관리체계의 환경 변화와 맞물려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기존 교통통계 생성체계 
아날로그 기반, 공금수요 통계 중심 

교통통계 생성체계 개선 
시스템 기반, 성능통계 중심 

교통정책 변화 
통계생성 변화 

데이터환경 변화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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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통통계 생성체계 개선  
(KTDB Lab 플랫폼) 



3. 교통통계 생성체계 개선(KTDB Lab 플랫폼) 

1. 교통통계 생성체계 개선방향 
 

● KTDB는 기존 교통통계 생성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함 
 

 
 

 
“계절, 분기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 

“ 읍면동 수준의 공간적범위, 평일,주말, 특송 등의 시간적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통계지표를 생성하자” 

“일관성 있는 전국단위의 통계생성체계를 구축하자” 

“기초자료 및 산출방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자” 

“그 동안 정확히 생성해 낼 수 없었던 교통망 성능평가 통계인  
 교통혼잡, VKT, 혼잡비용에 대한 통계를 생성하자” 

시의성의 한계 

일관성의 한계 

신뢰성의 한계 

공간적·시간적 범위의 한계 

다양성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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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통계 생성체계 개선(KTDB Lab 플랫폼) 

2. 새로운 교통통계 생성체계 구축 
 

● KTDB는 교통통계 생성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공동으로 교통정보DB 통합관리 방안을 수립
하고, KTDB Lab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DB수집·가공과정의 시스템화 및 수요자 중심의 이용편의성
을 증진 시키고자함 

 

수집 가공 제공 

교통DB 수집창구의 일원화 필요성 통계가공의 시스템화의 필요성 
수요자 중심의 통계제공 및  

이용자 편의성 확대 

개별적인 교통DB 수집 인력식 통계가공 체계 공급자 중심의 통계제공 

교통정보DB 통합관리 방안 KTDB Lab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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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통계 생성체계 개선(KTDB Lab 플랫폼) 

3. 교통정보DB 통합관리 방안 
 

● 국토부와 KTDB는 기존 자료수집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기관의 교통DB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교통정보DB 통합관리 방안을 수립함 

● 교통정보DB 통합관리 대상을 3개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점진적으로 통합이 진행중임 
− 1단계: 국토교통부 내부 및 산하기관 간 교통정보의 통합관리 

− 2단계: 지방자치단체 보유 교통정보의 통합관리 

− 3단계: 민간부문 교통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국가교통정보 통합DB 구축 

 

 

 

 

 

 

 

통합관리 1단계 
(진행중) 

통합관리 2단계 

통합관리 3단계 

국토교통부 교통정보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교통정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교통정보 및 융합 가능정보) 

민간부문 교통정보 

민간 내비게이션 사업자, 민간 교통카드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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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통계 생성체계 개선(KTDB Lab 플랫폼) 

4. KTDB Lab 플랫폼 개요 
● KTDB Lab 플랫폼의 정의 : 교통분야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DB 및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교통정책 지원 

시스템 

● 해외 유사 시스템 : 미국의 HPMS (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TTI (교통혼잡비용
산정시스템) 
− 기초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시스템의 성능 평가, 교통정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표를 생성 

− 실시간 소통정보 등의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의사 결정자를 위한 교통정책 지원 시스템 

 

      

 

 

 

 

 

 

 

국가교통DB 신뢰도 강화 교통통계지표 생성 

교체법 12조 및 17조에 의거한  
국가교통조사 결과의 신뢰도 강화 
(기종점 통행량, 통행수요예측 등) 

교통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신규 교통통계지표 

(혼잡비용, 총차량 주행거리, 혼잡지표, 통행 접근성 지표 등) 

주요 목표 

2차 생성 지표 : 교통안전지표, 교통환경지표 등 교통 융복합 지표 부가 산출물 

※ 부가 산출물(2차 생성 지표)는 기존 유사 교통지표의 보완 및 설명력 강화(시공간적 세분화, 보조 지표 생성 등)를 목적으로 하며,  
중복성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기존 유사 교통지표 생성 주체와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 

교통기초DB/정책지표 
   조사교통DB(조  사  지점)  
+ 추정교통DB(비조사 지점) 

+ 정책지표(조사/비조사 지점) 

시스템 개요 

교통분야 연구 분석,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기초 교통정보 관리/응용 시스템  
전국 범위 모든 도로구간의 교통량, 속도 정보 등의 현황정보와 이를 활용하여 산출된 교통정책지표의 통합관리분석 시스템 

연계 GIS DB 
GIS 체계 간의 호환을 위한 통합네트워크 관
리 (ITS 국가표준노드링크, 민간 GIS DB 등 
복합 네트워크 연계) 

DB 분석 시스템 
 

교통 및 GIS DB의 관리/분석/표출을 통한 
교통정보DB 활용 기반(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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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통계 생성체계 개선(KTDB Lab 플랫폼) 

5. KTDB Lab 플랫폼 구성(2015년) 
 

 

      

 

 

 

 

 

 

 

관측교통량 
(KOTI, KICT,  

지자체, TCS OD) 

① 
내비게이
션 데이터 
가공 

내비게이션 
변환 데이터 

2014년1월~12월

Upload 

 Raw 속도Profile, 링크 별/교차로 회전 별  Probe 생성 
<Output> 

기초 DB KTDB Lab 플랫폼 가공 시스템 

수집교통정보 
Navigation 

Data(TXT) 

N1 
Level6 네트워크 

N-P 

[ 전국 시/도 주제도 ] [ 전국 시/군/구 주제도 ] [ 시/도 별 주제도 ] 

 분석시스템 - 주제도 

② 
Probe 및 
프로파일   

 생성 

③ 
링크단위 
경계속도 
산정 

④ 
링크단위 
혼잡지표 
(원단위) 

경계속도 
(Lev6 링크) 

B 
원단위 
혼잡지표 

(Lev6 링크) 

⑤ 
교통량  
전수화 

공간DB 
- Lev6 네트워크 

 - 행정구역 

분석맵 
생성 

분석맵 
(상위레벨) 

N1 

링크별/ 
교차로 회전별 
추정 교통량 

Q ⑦ 
교통 

소통지표 

1. 평균속도 
2. 혼잡시/정상시 평균속도 
3. 85%속도 
3. 평균지체 
4. 혼잡강도 
5. 교통혼잡비용 

 온라인 시범 서비스 구성   

N2 

관측 
교통량 
링크매칭 T 

1. 데이터 필터링 
2. 데이터 경로보정 
      <Output> 

 UI:기간선택
<Input> 

<Output> 

 경계속도 
<Input> 

<Output> 

 P
ro

b
e
 

<
In

p
u
t>

 

<Input> 

C 

C 
원단위  
혼잡지표 

Display 

사고데이터 

사고 
데이터 
링크매칭 A 

1. 링크 별 Probe 데이터 생성 
2.교차로 회전 별 Probe 데이터 생성  
3. 속도 프로파일 생성 1km~150km 

⑦ 
교통 
사고율 

교통사고율 

TAR 

⑦ 
교통 

환경지표 

⑦ 
교통 
사고 
노출도 

1. 이산화탄소 배출량 
2. 미세먼지 배출량 
3. 연료소모량 
4. 일산화탄소 배출량 
5. 아황산가스 배출량 
6. 탄화수소 배출량 
7. 질소산화물 배출량 

교통사고노출도 

<Input> 

<Input> 

<Input> 
<Inpu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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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통계 생성체계 개선(KTDB Lab 플랫폼) 

5. KTDB Lab 플랫폼 구성(2016년 이후) 

● 교통정보DB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 

● 교통접근성지표, 대중교통지표, 교통환경지표, 교통안전지표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고자함 
 

 

      

 

 

 

 

 

 

 

교 통 정 보 
통 합 관 리 

K T D B  L a b  맵  관 리 시 스 템 
K T D B  L a b  
D B 분 석 시 스 템 

K T D B  랩  플 랫 폼  시 스 템 

외
부 
 

자
료 

교통접근성지표 분석시스템 
대중교통지표 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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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통계 생성체계 개선(KTDB Lab 플랫폼) 

6. KTDB Lab 플랫폼 제공지표(2015년) 
 

 

      

 

 

 

 

 

 

 

교통량 

속도 

혼잡지표 

차량주행
거리 

교통혼잡
비용 

지표설명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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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통계 생성체계 개선(KTDB Lab 플랫폼) 

7. KTDB Lab 플랫폼 웹 시범 서비스 화면 
● KTDB Lab 플랫폼의 웹 시범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교통통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음  

 

      

 

 

 

 

 

 

 

- 기간별 : 주중, 주말, 공휴, 특송 

- 권역별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도로별 : 도로등급 별 

교통혼잡지표 주제도 

교통혼잡지표 통계 

22/35 



4.주요 교통망 성능평가 통계개선 



4. 주요 교통망 성능평가 통계개선 

1. 차량주행거리(VKT) 생성체계 개선 

● 기존 차량주행거리 생성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차량주행거리(VKT)는 교통망의 성과, 기능, 활용도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교통망의 성능 및 신뢰도 향상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임 

−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산출하고 있음 

− 기관간 산출방법이 상이하고 기초데이터의 한계로 차량주행거리 통계의 시간적·공간적·내용적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방법론 방법론 방법론 

장점 장점 장점 

한계점 한계점 한계점 

- 16개 광역시도 차량 수검차량 대상 
- 조사기간 내 검사를 받은 모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사하여 개별자동차의 1일  
   평균, 연평균 주행일수 계산 

- 실제 자동차의 운행기록 자료이므로  
   총량적으로 의미가 있음 

- 차량 등록지와 실제 운행지가 다를 경우  
   실제 VKT와는 차이가 있음 
- 출고 4년 미만의 신차누락 
- 조사자 위주의 편의표본 추출 

- 한국도로공사 운영 영업소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대상 
- 이용자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노선을 이용한다는 전제로 주행거리  
   산정 

- 자동화 요금징수시스템으로 출발지 
   ~도착지간 주행거리 자동집계가능 

- 영업소 기준 출발지-도착지간 최단거리  
   노선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로 
   선택이 다른 경우를 반영하지 못함 

- 교통량통계연보 기준 교통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도로등급별, 차종별 주행거리  
   산정 

- 기존 교통량 조사자료를 이용하므로  
   비용 효과적임 

- 도시부 주행거리 통계 산출불가 
- 도로관리체계 기준이므로 도로기능별  
   주행거리 산정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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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교통망 성능평가 통계개선 

공간적  
범위 

방법론 내비게이션 데이터와  

교통량 자료를 활용하여 미관측

지점에 대한 교통량을 추정하여 

링크별 차량주행거리 산정 

1. 차량주행거리(VKT) 생성체계 개선 

● 차량주행거리 생성체계 개선 
− 교통량과 내비게이션 자료를 활용하여 미관측 지점의 교통량을 우선 추정하고, 이를 통해 링크별 차량주행거리 산정 

− 전국단위로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통계의 일관성 및 시의성이 확보되어 활용성이 증대됨 
 

전국단위 개별링크 

(링크 커버리지 92% 수준) 

동종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전국 

단위 차량주행거리 산정의  

일관성 확보 

KTDB Lab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자료수집 후 자동산정  

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웹서비스를 통한 활용성 증대 

일관성 
시의성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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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교통망 성능평가 통계개선 

지역간 교통혼잡비용 도시부 교통혼잡비용 

방법론 방법론 

한계점 한계점 

- 도로교통통계 연보의 교통량 자료 활용 
- 운행속도는 BPR식 활용 
- 1일 혼잡비용 추정후 평일을 곱하여 1년 
   단위로 추정 
-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지도, 지방도에 
   대한 교통혼잡비용 추정 

- 교통량 자료의 한계: 교통량 조사구간만 
   을 대상으로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하기  
   때문에 미관측 구간에 대한 추정 불가 
 
- 속도 자료의 한계: BPR식을 활용하여 
   운행속도를 산출 
 
- 추정방법론의 한계: 방향별 혼잡을 고려 
   하지못함, 대구간 단위의 추정방법 

- 도시부의 교통량 및 속도가 조사된 도로 
   에 대해 교통혼잡비용 추정 후 조사 도로 
   연장과 도시 전체 도로 연장과의 비율을  
   이용하여 해당도시의 총 교통혼잡비용  
   추정 

- 교통량 자료의 한계: 도시부 교통량자료 
   가 매우 부족하며, 24시간 자료도 부족 
  
- 속도 자료의 한계: 각 도시별 상시조사 
   지점만의 평균속도자료 활용 
 
-  추정방법론의 한계: 한 지점의 교통량  
    분포를 도시의 교통량 분포로 확대,  
    수집주체별 각기 다른 도로연장 

2. 교통혼잡비용 생성체계 개선 

● 기존 교통혼잡비용 생성체계의 현황 및 한계점 
− 교통혼잡비용은 교통계획 및 정책수립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거시지표로써 지난 20여년간 우리원에서 추정해왔음 

− 교통량과 속도의 기초자료 부족으로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짐 

− 지역간과 도시부를 이원화해서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일관성이 떨어짐 
 

“기초자료의 한계가 
가장 큰 문제이며,  
이로 인해 방법론 

 및 적용상의 한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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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교통망 성능평가 통계개선 

공간적  
범위 

방법론 - 내비게이션 자료를 활용한 

   전국단위 개별링크 교통량,  

   속도자료 생성 

- 이를 이용한 세부구간, 방향별  

   교통혼잡비용 추정 

전국단위 개별링크 

(링크 커버리지 92% 수준) 

지역간, 도시부의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의 일치 

KTDB Lab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자료수집 후 자동 추정  

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웹서비스를 통한 활용성 증대 

일관성 
시의성 
활용성 

2. 교통혼잡비용 생성체계 개선 

● 교통혼잡비용 생성체계 개선 
− 전국단위 개별 링크별 교통량,속도 등 기초자료 구축을 통한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함 

− 지역간과 도시부의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을 일원화시켜 일관성을 확보함 

− 교통혼잡비용의 경우 교통계획 및 정책수립 시 중요한 거시지표로써, 통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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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교통망 성능평가 통계개선 

3. 교통혼잡지표 생성체계 개선 

● 기존 교통혼잡지표 생성체계의 현황 및 한계점 
− 현재 교통혼잡지표는 단순한 속도의 표출로써 교통망의 성능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현황 

한계점 

- 현재 교통혼잡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기관은 없음 
   단, 수집된 속도정보를 정량적인 
   범주로 구분하여 혼잡과 비혼잡을 구분 
   하고 있음 
- ITS 국가교통정보센터, 지자체 교통정보 
   센터,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속도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교통혼잡지표의 부재: 교통혼잡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기에 한계가 있음 
        
- 수집자료 공유체계의 한계: 수집된 속도 
   자료에 대해 표출용으로만 활용되는것이 
   대부분임 
 
- 교통혼잡의 기준상이: 각 수집기관별 
   제시하고 있는 교통혼잡의 기준이 상이 

교통소통지표 기관별 교통혼잡기준 

ITS 국가교통정보센터 

중앙교통정보센터
(UTIS) 

서울시(Topis) 

울산교통정보센터 

부산교통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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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교통망 성능평가 통계개선 

시공간적  
범위 

방법론 - 내비게이션 자료를 활용한 

   전국단위 속도자료 생성 

- 이를 이용한 평균속도, 혼잡 

  속도, 비혼잡속도, 혼잡시간 

  강도, 혼잡빈도강도, 혼잡기대 

  강도 등의 다양한 혼잡지표 제시  

- 전국단위 개별링크 

   (링크 커버리지 92% 수준) 

- 평일, 주말, 공휴, 특송 

다양한 기준의 혼잡지표를 제공

함으로써 교통혼잡에 현황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

음 

KTDB Lab 플랫폼 웹 서비스를 

통하여 교통혼잡지표 통계를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대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증대 

다양성 활용성 

3. 교통혼잡지표 생성체계 개선 

● 교통혼잡지표 생성체계 개선 
− KTDB Lab 플랫폼에서는 평균속도, 혼잡시 속도, 혼잡강도 등 다양한 혼잡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교통망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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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및 2016년 추진계획 



5. 결론 및 2016년 추진계획 

통계생성의  
아젠다 변
화 

데이터 생성  
환경변화 

통계생성 및  
관리체계의  
변화 

교통망 성능통계 의 
생성 

빅데이터 기반 
교통통계 생성 
체계 구축 

교통통계 생성 및 
관리의 시스템화 

KTDB 
Lab 플랫폼! 

1. 결론 
● KTDB에서는 다양한 교통통계생성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KTDB Lab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통통계 생성체계를 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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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2016년 추진계획 

2. KTDB Lab 플랫폼의 기대효과 

“교통통계의 활용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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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2016년 추진계획 

3.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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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2016년 추진계획 

4. 2016년 주요 행사 
● 상반기 

− 교통혼잡비용 공청회 추진, 해외전문가 초청(미국 교통통계청 등) 국제세미나 추진 

● 하반기 
− KTDB Lab 플랫폼 신규버전 소개, K-HPMS·신규통계 담은 국가교통 통계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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