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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ITS 정책방향 



제1장 ITS 계획 개요 

배경 및 목적 

민간분야 교통정보인프라와 기존 ITS 인프라 간 효율적 연계활용, 교통안전중심 

협력형ITS(C-ITS) 도입확대 필요 

ITS 혁신 및 정책방향 전환에 따른 기존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투자계획 수정 필요                   

         자동차도로 ITS 계획 수립 및 추진의 효율성 제고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 육상교통수단 

   (철도제외)과  

   이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 

   시설이 위치하는  

   전(全)국토 

• 기준연도 : 2014년 

• 목표연도 : 2020년 

 - 1단계 : 2016년 ~ 2017년 

 - 2단계 : 2018년 ~ 2020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C-ITS 본사업 시행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의 
ITS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분석 및 계획  
수립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의 ITS 계획
은 교체법 제73조, 시행령  제68조
를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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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ITS 정책방향 



제2장 ITS 계획 추진 성과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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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법적 근거 마련 

교통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정부차원에서 지능형교통시스템 추진 

~’99년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이전 

‘00년~’09년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이후 

’09년~’13년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전부개정 

’14년~ 
민관협력 및 

협력형ITS 

(C-ITS) 도입 

체계적인 ITS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체계의 정비 및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 국가기간도로망에 대한 지능화사업 추진 

지자체의 교통관리/대중교통분야 사업 확대 추진 

민간교통정보 서비스의 활성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09.12) 

제17회 부산 ITS 세계대회 개최(‘10.10)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계획 2020 수립(‘12.06)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14.06) 

민관 협업을 통한 ITS 혁신 방안(‘14.08)  

C-ITS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14.07~) 

IT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14.12)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개최((‘15.11) 



제2장 ITS 계획 추진 성과 

추진 성과 

주요 교통시스템 중심 지능화사업의 확대추진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과 가시화 

   지자체의 지능형교통체계 도입 확산  

- 전국 46개 도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교통  소

통 및 안전 개선[ 33개(‘10)⇒ 46개 (‘14) ]  

- 72개 지자체 BMS/BIS를 구축·운영하고 광역BIS 

구축 범위 확대 [ 50개(‘10)⇒ 72개 (‘14) ] 

- 실시간신호제어 ⇒ 지체감속 및 통행속도 증가 

  고속국도 등 간선도로망 중심 지속적 확대  

- 고속국도 전(全)구간(4,139km)에 FTMS 구축·

운영으로 기본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서

비스 등 제공 

- 일반국도 20.4%(2,784km), 도시부도로 10.0% 

(7,215km) 등에 다양한 ITS 서비스 제공 중 

   대중교통서비스 및 운영체계 개선 

- 버스운행의  규칙성, 안전성 등 시내버스서비스 개선 

- 주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및 환

승정보 제공 

- One Card All Pass 체계 구축 

  국가교통정보센터 연계통합서비스 효과  

- 간선도로 등과 철도, 항공 등의 교통정보를 연

계·종합·제공 및 관리 

- 돌발·특별 상황에 대한 대응력 향상 및 교통혼

잡 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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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ITS 계획 추진 성과 

추진 성과 

자동차도로 ITS 분야의 지속적인 기반조성 

ITS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ITS 상호 운영성·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 ITS 호환성·연동성 확보를 위해 표준제정·보급, 

표준검증·인증 및 국제표준화 활동 등 추진 

- 표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표준화전담기관, 적용 

검증·인증을 위한 표준적용검증기관, 표준인증기

관 지정·운영 중 

  ITS 구축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09.12) 

-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15. 10) 등,  각종 ITS 사업지침 개정·통합 

-  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운행  

    구간 지정 등 관련 제도 정비  

ITS산업 국외진출 및 국제행사 개최 등 해외홍보 

- 전세계 34개국에서 총 88건, 약 11억 달러의 수주  

성공 및 EU 등 선진국과 활발한 협력관계 중 

- 도로·교통분야 ITS 수출지원 전담기관 설립(’14) 

- 「제17회 부산 ITS 세계대회」(’10), 「제25회 서울 

세계 도로대회」(’15) 등 성공적 개최 

 

 안전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C-ITS 도입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2013.5)에서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로 구현을 위한 C-ITS 도입 명시 

- 스마트 하이웨이 R&D를 통한 기술 검증(‘14) 및 

C- ITS 시범사업 시행중(‘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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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ITS 계획 추진 성과 

추진 효과 

교통혼잡비용 감소 효과 정보기반 교통량 분산 효과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 효과 

• 분석방법 : 교통우회정보 미제공시 
감속되는 속도를 적용하여 혼잡비용 
비교 분석 시행   

• 대상 : 일반국도 ITS 구축 구간 

• 범위 : ‘11년과 ‘12년 비교 

• 효과 : 혼잡비용 0.43% 감소(229억원) 

• 교통사고 발생 정보제공에 따른 
교통량 우회 효과 분석 

• 대상 : 오산IC ~ 동탄JC(사고구간) 

            안성JC ~ 송탄IC(우회구간) 

• 범위 : ’12년 10월, 12~14시 

• 효과 : 사고발생 후 우회가능구간 
(안성JC ~ 송탄IC) 의 교통량이 미
사고시와 비교하여 증가함  

2011년 2012년 

원안 53,114 54,350

ITS 미구축 53,114 54,579

 52,500

 53,000

 53,500

 54,000

 54,500

 55,000

혼
잡

비
용

(일
반

국
도

) 
단

위
: 
억

원
 

0.43% 증가 

2.76% 
증가 

2.33% 
증가 

• 분석방법 :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구간별 교통량 및 통행속도 비교  
분석 시행 

• 대상 : 중부(호법 JC), 서해안(서평택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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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ITS 계획 추진 성과 

추진 평가 



중앙정부의 ITS 정책방향 



제3장 ITS 계획 수정 배경 

교통여건 진단 및 전망 

교통 현황 검토 및 여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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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대중 
교통 

환경 
에너지 

•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추세(△ 3.5%)이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2.4명/자동차1만대 →   

    33개국 중 31위) 

• 고령자 사망자수 및 고령운전자 증가 추세 

• (고령자 사망자수 ’09년 4.6% → ’13년 6.5%) 

• 대중교통 수송인원 증가(택시는 감소 추세) 
• 버스분담율 지속 증가 (연평균 4.8% 증가) 
• 대도시권 버스 통행속도 전년도 대비 2.2km/h 감소  

• 도로교통이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 중 약 81%, 
•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추세 

도로
시설 

• 투자규모 증가 추세(1.7%)이나,  

   자동차등록대수 증가(3.0%) 대비 도로시설 확충(0.4%) 저조 

교통 
소통 

• 도시부도로 교통혼잡비용 크게 증가 

   (지역간도로 2.5%, 도시부도로 4.0%),  

• 대도시권 통행속도 평균 27km/h 내외 



제3장 ITS 계획 수정 배경 

교통여건 진단 및 전망 

장래 여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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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환경 교통 여건 정보·통신 환경 

고령화 사회 진입 

• ‘10년 고령화 사회(11.1%) 
→ ‘20년 고령사회(15.8%) 

• 교통약자의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 향상 필요 

교통투자 규모 감소 

•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교통투자 규모 감소 

• 교통분야 투자 효율화 필요  

에너지 소비 및 대기오염  

• 도로부문 에너지 소비·대
기오염물질 배출 대책 필요 

교통수요 패턴 변화 

지역간 
여객수요 

도로교통 
분담률  

 1.6% 증가  1.8% 감소 

다수단 교통망 형성 

• 교통수단과 경로선택을 지원
하는 교통정보 필요성 증대 

재난·재해 및 대형사고 대응   

• 재난·재해 및 교통사고 대
응 교통안전서비스 및 방재
기능 필요성 증대 

민간정보 서비스 보편화/대중화 

• 스마트폰 보급 확대(11% 증가) 

• 민간정보 서비스 보편화/대중
화에 따른 ‘선순환구조’ 발생 

ICT기반 스마트카 실용화 가속 

• 차량-IT 융합형 무인 안전주행 
기술 적용 확산 

서비스 
보편화/대중화  

서비스 이용자 
증가 

서비스 
신뢰성/정확성 

향상 

이용자 
편의성/정보 
정확성 증가 



제3장 ITS 계획 수정 배경 

주요 정책 변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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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업을 통한 ITS 혁신방안 

[교통정보체계 개편 후 기대효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창조경제 

- 혼잡권역 고속도로망 확충, 도시 혼잡도로 지원 확
대, 철도병목구간 개선  

- 전국 대중교통망 연계·통합 계획 수립, 고속도로 통
행료 합리화,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체계 개선 

• 국민안전 

- ’17년까지 OECD 수준의 도로교통안전 확보  

 23개 국정과제 중 ‘교통안전 선진화’ 과제의 주요 추진계획    
중 ‘C-ITS 도입’ 명시 

• 민간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체계를 활용한 ITS 사
업의 효율화 

- 민간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전국 소통정보 수집
체계와 정보제공관련 개인단말기를 통한 제공체
계 활용 

-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가능(약 1.4조원) 

- 절감된 예산은 사고 예방대응 첨단 인프라 구축 



제3장 ITS 계획 수정 배경 

주요 정책 변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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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 비전 : 자율주행차 보급으로 교통안전 향상, 신성장 
동력 창출 

• 목표 : ’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일부 레벨 3) 

- 차량 기술개발은 선진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제도·인프라 조기 구축으로 상용화 시기 단축 

•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자산의 
효율적 활용  

- 신규 건설 → 기존 도로의 효율적 이용 

[도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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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Strategic Plan 2015-2019(’14) 

전체 관계도 

 6 가지 전략 목표  

   - 안전성, 양호한 유지보수 상태, 경제적 경쟁력, 생동     

      있는 커뮤니티, 보안, 환경 지속성 

 5가지 전략 테마  

   - 안전 증대, 이동성 향상,  환경영향 제한, 혁신 증진,  

      교통정보 공유 지원 

 6가지 프로그램 

   - Connected Vehicles, Automation, Emerging  

      Capabilities, Enterprise Data, Interoperability,  

      Accelerating Deployment 

 6가지 프로그램 중 Connected  Vehicle과  
Automation을  우선 추진 프로그램으로 제시 

  - 최근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로 통칭,   

     사용하고 있음 

  - Connected Vehicle 시범사업: 연방정부 중심으로  

     진행중, Safety  Pilot ⇒ CV Pilot Deployment  

‘ITS Strategic Plan 2015-2019’ 6가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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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형ITS (C-ITS) 기술 연구개발 현황  
 연방교통부(NHTSA, USDOT)는 자율주행기술의 시험운행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량의 기능과 성능(capabilities)

에 적합한 도로, 교통, 환경에만 시험운행을 제한하도록 권장 

 자율주행차(Automated Vehicle, 이하 AV)의 개념도 C-ITS(즉, Connected Vehicle, 이하 CV) 기술과 연계한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 로 전환되어 추진하고 있음 

 C-ITS 시범사업은 차량(안전)중심 Safety Pilot(Ann Arbor, Michigan)  인프라구축 중심 CV Pilot Deployment  
전환되어 진행,  최근 3개 시범사업지  선정(NYC, FL-Tampa, Wyoming) 

출처: U.S. DOT Automation Program Update, 19th ITFVHA 
Meeting, October 4, 2015 

 3개 지역도로 특성 고려 
- Manhattan Grid(사고율 높음) 
- Manhattan FDR(트럭/버스 제한) 
- Flatbush(고도제한, 낮은 속도) 
 ‘Vision Zero’ 제시, 15개        

서비스 (V2V 6개)제공 예정 

NYC 
 Selmon expressway :  
 - Reversible Express Lane 운영, 
    통게이트, Selmon connector,    
    진입연결로 등으로 구성   
 통행속도 개선, 트럭상충위험  

개선, 도시 신호 등  
    9개 서비스 제공 

FL-Tampa 

 Major truck corridor(I-80)  
 - 트럭비율이 30~50%(첨두 70%) 
    으로 일반차량과의 상충위험   
 악천후 관련 사고 및 2-3차    

사고 다발 구간으로 도로기상 
정보와 연계한 서비스 중점     
추진 

Wy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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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CV Pilot 로드맵) 

 

 

 C-ITS(VII  IntelliDrive  Connected Vehicle)  US DOT Automation Program Roadmap 

 

로드맵(자율주행 로드맵) 

U.S. DOT Automation Program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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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ing and Testing of L2 Automation Applications

Future Forecast of Enabling Technologies

Assessment and Guidance for Digital Infrastructure

Technology 
Guidance

Integration of Connected Vehicle and Automated Vehicle Technology

Performance 
Guidelines  & 
Requirements

Driver Acceptance of Automated Vehicle Systems

Testing & Evaluation of L1 Transit Automation Applications

Test Procedures 
& Evaluation 

Results

Cybersecurity Requirements for Automated Vehicles

Assessment of Training Requirements for Drivers of AVs

Function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AVs

Electronic Control System and Vehicle Health Management Analysis

Program Plan Development & Stakeholder Outreach

Application Design 
& Implementation 

Guidance

Benefit 
Estimates

Concept Development of L1 Automation Applications

Prototyping and Testing of L1 Automation Applications

Concept Development of L2 Automation Applications

Concept Development of Limited L4 Automation Applications Prototyping and Testing of Limited L4 Automation Applications

Framework for Estimating Impacts of Automated Vehicle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odels for AV Impacts

Functional Descriptions and Test Methods for Emerging AV Systems

Functional, Controlled Testing of AV Systems

Naturalistic Testing of AV Systems

Standards Analysis and Definition for Automated Vehicles

Automated Vehicle Policy Issue Evaluation

Automated Vehicle Policy Issue Recommendations
Policy & 

Standards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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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형ITS(C-ITS) 기술 연구개발 현황 AD level 3&4에 대한 통합 로드맵 

 

 

 

 AD를 위한 ITS의 중요성 강조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are seen as  

     an important enabler of AD in many of the 
roadmaps 

 AD 추진분야  

  - 차내기술, 인프라, 빅데이터, 시스템  설계, 법제도,  

     사회적공감 ,시스템통합, 표준화  

  - 인프라: 노변에 통신장치인프라 구축 필요(도시지역 필수) 

* Source: European Roadmap Smart Systems for Automated Driving, EPoSS, April 2015 

 

자율주행을 위
한 차량기술과 C-ITS기술이 연계추진되고 있음 

 자율주행기술과 C-ITS기술 간 연계 개발 추진: 
Connected  Cooperative  Automated  

 현재, C-ITS 기술은 시범사업(예: Drive C2X, FOTsis, 
Compass4D) 이후 현재 본 사업(예: Cooper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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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AD 시스템 로드맵) 

 Automated Driving System Research Program, 
2014 

 -  SIP: 범부처 전략 혁신 증진 프로그램(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  SIP-adus: One of ten SIP projects  Innovation of  

     Automated Driving for Universal Services(adus) 

 

 C-ITS 인프라(예: I2V)는 상용화 사업(ITS Spot  ETC 
2.0)을 추진 중이며, 자율주행차와 연계하여 Next 
generation C-ITS로 추진 중 

 자율주행자동차는 Auto-pilot System(MLIT)  
adus(SIP) 전환 추진 중 

출처: SIP-adus Update, 19th ITFVHA Meeting, October 4, 2015 

협력형ITS (C-ITS) 기술 연구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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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ITS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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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편리·성장 중심의 스마트 도로교통 비전 

목표 

안전 혁신 

편의 증진 

지속 성장 

  획기적 교통사고 감소·예방 가능한 안전한 도로교통 

  전국단위 끊김없는 정보와 시설 이용이 편리한 도로교통   

  친환경·고효율의 지속적 성장 가능한 도로교통 

추
진
계
획 

서
비
스 
 

분
야
별 
 

계
획 

교통관리 

대중교통 

전자지불 

  전국기반 안전관리 및 소통을 위한 교통정보체계 구축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교통수단·시설의 전국화환으로 운영효율성 및 이용편리성 극대화 

교통정보유통 

부가교통정보 

지능형차량·도로 

  민관 교통정보의 실시간 연계·관리·제공체계 구축 

  공공부문 교통운영·관리정보 연계기반 여행의 정시성 제고 

  사고예방을 위한 지능형 차량·도로 연계체계 구축 

화물운송   신속하고 안전한 화물운송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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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교통사고 감소·예방 가능한 안전한 도로교통 



제4장 ITS 계획 수정 방향 

11개 중점 추진과제 및 서비스 분야 

20 

전국단위 끊김없는 정보와 시설이용이 편리한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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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중점 추진과제 및 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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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및 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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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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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vs. RoDAS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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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lf-driving cars – The next generation, CAR) 

 자동차와 도로기술의 관계 

 자동차 진화: Sensor-based Solution Only(ADAS) 

 도로인프라 진화: Connected Vehicles Solution Only(RoDAS) 

 자동차와 도로인프라 연계융합: Converged Solution(CAV 또는 ADS >>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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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추진 

Deployment 
FOT 

(실 도로 시험) 

Pre- 
Deployment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U-Transportation 등 

Pilot test 
SH 체험도로/시범도로 

C-ITS 시범사업 
(2014~2017) 

C-ITS 시범사업 확대 
및 본 사업 

Probe of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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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연구개발 정책 

 상업용차량(트럭 군집주행, 자율주행공유택시), 대중교통버스, 교통약자이동수단 
등 자율주행 관련기술 개발 완료 및 상용화 단계 

 법제도적 및 사회적 수용성 측면을 고려한 C-ITS 기반 공공부문 자율주행서비스 

(Source: Automated Driving Roadmap, ERTRAC, July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