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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차량
30년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 손강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철도 차량 현황

자료출처 ·자료출처 1990, 1995, 2000~2012년 철도통계연보 참고문헌 ·알기 쉬운 철도용어 해설집(한국철도학회)

• 연령평균은 디젤동차가 17.7년으로 가장 많고 사용내구연한을 대비하여 계산한 연령평균 역시 0.89로 가장 높다. 이는 수명을  

100년으로 가정한다면 89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에 가장 젊은 차량은 2004년부터 개통한 고속철도차량이다.

• 전체 차량 중 화차가 12,705대(68.8%)로 가장 많고, 객차와 화차 및 기타를 제외한다면 전기동차가 2,363대(53.2%)로 가장 많다.

• 1990~2012년 중 전체 객차 대비 연식이 21년 이상인 객차의 비율이 12.5%로 가장 높은 연도는 2012년이다.     

•2009년 이후로 신조차가 없다.

새마을:  연식이 21년 이상인 차량이 80대로 전체 중 70.2%차지    

무궁화: 연식이 21년 이상인 차량은 47대(5.2%)이지만 16~20년 차량이 269대(29.7%)에 이른다.

*기타 : 간선형전기동차, ITX청춘, 증기기관차, 발전차, 난방차, 기중기, 통일호 전기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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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디젤기관차: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동력을 이용하여 열차를 견인하는 동력차(ex : 새마을호, 무궁화호) / •디젤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동력을 이용하여 여객을 수송하는  

 차량(ex : 바다열차) / •전기기관차 : 전기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차를 견인하는 동력차로 타 동력차에 비해 견인력이 높음(ex : 새마을호, 무궁화호) / •전기동차 :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차량을 움직여 

 여객을 수송하는 차량(ex : 전철)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전기기관차 전기동차고속철도차량 객차 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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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차의 연도별 연령대별 분포2

2012년 차량보유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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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호

고속철도 
26.1%

디젤기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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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동차 
8.9%

전기기관차 4.6%

객화차 
제외 현황전기동차

53.2%

고속철도 1,160 (6.3%)기타 259 (1.4%)
디젤기관차 315 (1.7%)

디젤동차 397 (2.2%)
전기기관차 204 (1.1%)

객차1,057 (5.7%)화차
12,705 
(68.8%)

전체 
차량 현황

전기동차 
2,363 

(12.8%)

 ● 연한대비연령평균● 연령평균 

906 (85.7%)

무궁화

객수화물 11 (1.0%)
수화물우편 26 (2.5%)

새마을 114 (10.8%)

*자료: 철도안전법 제37조제1항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동법 시행규칙 제70조 [별표 21], 제71조

*주: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15년의 범위에서 정밀진단기관이 인정하는 기간까지로 연장하고, 연장기간 5년마다 안전진단 평가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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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DB TREND

ESCAP(UN지역경제위원회) 
최신 통계집 및 동향
ESCAP(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UN(United Nation) 산하 경제사회이사회의 5개 지역경제위원회 중 아시아 태평

양 지역을 관할하는 기구로써 가입국 간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 및 사회발전, 교통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

를 수행한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ESCAP의 교통 부문 최신 통계자료를 소개하고 동향에 관한 개략적인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통부문에서는 최근 성과, 교통부문에 대한 소개(교통시설, 교통물류, 교통정책), 향후 행사 계획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및 교통

정책 관련 주요활동에 대한 개요와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주소: http://www.unescap.org)

ESCAP최신 자료소개

시사점

발간물 소개

통계자료 소개

발간물 목록 제공   •저자별, 자료유형별, 국가별, 주제별, 부문별 검색 가능   •최근 자료 순으로 자료제공

•발간일 : 2012년 9월

ESCAP 가입국 간 교통관련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62개 가입국과 협력국에 대한 116개 교통관련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기준, 1980-2010년 자료)

ESCAP 가입국과 해당 국가들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시 유용하나 최근 자료로의 갱신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Model on Integrated 
Controls at Border 
Crossings 

(국경지역 통합관리모형) 

내용  국경지역에 대한 다수의 이

해관계자들 간의 정보 전달 및 공

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문서화 및 업

무수행 절차 제공

 Efficient Cross-border 
Transport Models

(효율적인 국경지역 교통모형) 

내용  제약사항 및 계획의 부재로 

인한 국경지역의 교통운영의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Secure Cross Border 
Transport Model 
(국경지역 교통안전 모형) 

내용  국경지역의 수송 안전성 확

보를 위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s),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 첨단기술 활용방

안 제시

➊ ➋ ➌
➊ ➋ ➌

주제별 및 국가별 통계제공

주제별 목록: 화물, 여객, 
교통시설, 차량, 에너지 사용량, 
환경, 도로 안전 등

부문별 목록: 도로교통, 
철도교통, 해운교통, 항공교통

자료 선택 시 자료형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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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 통계

• Statistical Abstract of Transport:  
부문 또는 주제별 통계제공, 국가별 통계제공

• Road Safety:  
국가별 지역별 도로사고 통계자료 제공

• United Nations ESCAP Statistics:  
ESCAP 통계 페이지로 이동하여 인구, 교육, 고용, 환경 

등에 관한 전반적인 통계제공

• Asian Highway :  
아세안 고속도로 관련 통계 제공

• Trans-Asian Railway:  
아시아 횡단철도 관련 통계 제공

• Euro-Asian Linkages 
(Project | Background docs):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노선을 구축하기 위한 연합 

프로젝트 관련 통계 제공

(주: 2011년 12월 게시자료가 최근 자료이며, 국가별 최신 연도 갱신여부에는 차이 있음)



교통수요예측과 관련한 국가교통DB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FOCUS : 조종석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김동호(한국교통연구원 전문원)

도로, 철도와 같은 SOC사업의 예측 교통량이 실제 교통량과 큰 차이를 보여 교통수요예측 결과의 신뢰도 문제가 언론보
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 하지만 최근에는 “교통SOC의 부실한 교통수요예측” 의 주원인이 “KTDB의 신뢰성 저하”
에 원인이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명보도를 진행함.

“현재 수요예측 부실로 문제가 되는 사업들은 국가교통DB를 사용
하지 않은 1990년대 설계된 사업들이므로 국가교통DB 신뢰도와 수
요예측 미달은 무관함.”

“기사에서 인용한 국가교통DB의 신뢰성 평가는 개별 교통관측지점
의 예측/관측 통행량 간의 오차율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이를 근거
로 국가교통DB 전체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정한 방식이라
는 지적임.”

“선진국들도 개별 지점의 교통량이 아닌 전체 도로체계에 대한 신뢰
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가교통DB의 신
뢰도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임1).”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69101&call_from=extlink

http://economy.donga.com/3/all/20131024/58447500/2

교통수요예측 부실의 주요 원인을 교통수요예측의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국가교통DB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언론보도의 주내용은 개통한 주
요 고속도로의 추정 교통량 수준이 관측 교통량의 5~34%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이러한 원인은 국가교통DB의 신뢰도 저하때문이라는 것. 여기서는 국가교
통DB의 신뢰도 지표를 전국 주요 3,000여개 도로지점의 관측 교통량과 추정 교통량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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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http://www.korea.kr/common/searchPrint.do

① 교통수요예측의 문제가 지적되는 SOC 사업 과연 국가교통DB 사용 사례는 얼마나 되는가?
  � 현재 교통수요예측 부실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등)은 국가교통DB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 국가교통DB 구축   
   이전인 1990년대에 설계된 사업들임.
  � 이러한 부실 수요예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3년부터 국가교통DB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
  � 국가교통DB 자료를 활용한 사업의 결과는 최근 완공되는 사례들2)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분석시의 기본 가정과 개통된 후의 기본 가정
   (개발 계획, 토지이용, 인구 등)에 대한 면밀한 비교 후 평가가 필요함.

② 교통수요예측의 오차는 국가교통DB 신뢰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가?
  � 국가교통DB는 개별 사업에 대한 수요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 이때,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O/D 및 네트워크)는 일종의 “중간 생산품”이며 개별 사업자는 이러한 중간 생산품을 사업지 특성에 
   맞게 “세분화3)”하여 “최종 상품”을 만드는 것
  � 국가교통DB 신뢰도가 개별 SOC 사업의 교통수요예측 오차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업자가 세분화시에 적용하는 사회경제지표, 개발 
   계획, 적용모형, 정산 방법 등에 따라 교통수요예측 결과는 다르게 분석될 수 있음.

③  지점 교통량 자료를 기준으로 한 배정 교통량과 관측 교통량의 차이를 가지고 국가교통DB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은 과연 적정한가?
  �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O/D는 교통수요(Travel Demand)이므로 일반적으로 배정 교통량과 관측 교통량을 비교하여 신뢰도를 평가
      •시스템차원의 비교(Systemwide Level Comparison): 대상 지역의 관측 지점들을 집계하여 비교       •개별 링크 비교(Specific Link Comparison): 개별링크에 대해 비교

  � 지역간 O/D의 경우 시스템 차원의 비교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언론보도에서처럼 지역간 O/D의 교통량 오차를 개별 링크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이와 관련된 사항은 스페셜 리포트 “KTDB 개별 지점 정산 신뢰도 평가의 문제점” 에서 보다 상세히 다룸)

① 국가교통DB 신뢰도 자체진단 결과는 어떠한가? 외국 기준과 비교할 때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현재 미국 DOT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비교방식인 %RMSE 기준으로  
  미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KTDB 오차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미국 DOT 기준 국가교통 DB센터

%RMSE : 45%이내 %RMSE : 46%

국가교통DB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선 언론에서 제기하는 국가교통DB와 
관련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음.

1  들어가며

2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

3  국가교통DB 신뢰도 관련 사항
▒ FDOT Acceptable  ▒ FL  ▒ IN  ▒ MD  ▒ OH  ▒ TN  ▒ UT  ▒ KTDB

(%RMSE)

5,000
0.0

30.0

60.0

90.0

120.0

1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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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량 수준별 %RMSE 비교 |

주 : FDOT에서 제시한 %RMSE 허용 기준을 토대로 미국 DOT와 KTDB의 %RMSE를 비교함  
참조 : Validation and Sensitivity Considerations for Statewide Models, ASSHTO, 2010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인구밀도, 가로망 네트워크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모델의 현실구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정확도는  
  선진외국에 비교하여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님.



② 국가교통DB 신뢰도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국가교통DB의 오차 요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4가지로 분류하면
 � 첫째, 조사 오차로써 O/D 구축을 위한 표본조사(가구통행실태조사, 여객교통시설물이용실태조사 등)의 대표성 문제(sampling errors)는 일반적인 표본 
  조사의 공통적인 문제
 � 둘째, 모형 오차로써 O/D를 구축하기 위한 수요예측모형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복잡한 대중교통망과 다양한 교통수단을 표현하는데에는 아직 한계를  
  지님.  특히, 대중교통수요예측 모형은 외국보다 더 복잡한 요금체계 및 대중교통망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승용차에 기반한 외국모형을 사용함에 따 
  른 한계가 있음.
 � 셋째, 2차 자료(secondary data)의 신뢰성 저하로 인한 오차로써, O/D 구축 및 검증을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2차 자료(교통량, 택시, 버스 수송실적 자 
  료) 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뢰성 있는 2차 자료의 개소수가 매우 미흡4)

 � 넷째, 장래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초자료인 장래인구, 종사자수 등의 사회경제지표자료가 정확해야 함에도 불확실성이 있으며, 장래개발계획이 중단 
  되거나 지연 또는 축소되는 사례가 빈번함. 또한 대상 지역에 새로운 교통수단(공항버스, 광역버스)의 추가적인 도입으로 인해 여건이 변화하여 예측치 
  와 실측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③ 향후 국가교통DB 및 교통수요예측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 국가교통DB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공동교통량 조사, 수송실적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실적·ITS  
  등 첨단자료 활용 등을 추진중. 기초자료인 교통관련 통계자료의 활용도 및 자료 신뢰성 향상은 국가교통DB이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임.
 � 우리나라 대중교통 및 환승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형 교통수요예측 모형 개발 필요
 � 신뢰도 높은 국가교통DB 활용이 반드시 개별 SOC사업의 수요를 담보하지는 못함. 개별 사업의 자체적인 특성 및 장래의 사회경제여건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 개별 사업의 교통수요예측의 신뢰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국 기준의 국가교통DB를 활용하되, 교통수요분석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춘 교통수 
  요예측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한 수요검증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교통수요예측 모형 개발 및 방법론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4  글을 마치며

본 글에서는 최근 SOC 사업의 과대수요예측의 원인이 KTDB의 신뢰성 저하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의 “오해”에 대해 KTDB 신뢰성은 외국에 비해 결코 낮
지 않으며, KTDB의 역할은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초자료(중간 생산품)의 제공이라고 지적함.
본 글의 목적은 KTDB의 신뢰성과 그 역할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는 것이며, 무엇보다 KTDB가 수요예측의 만병통치약으로 간주되는 최근의 일부 그릇
된 시각을 개선하고자 함. 우리나라와 같이 역동적인 사회는 불확실성이 커 KTDB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임.
앞의 언론보도자료 이외에 몇몇 보도자료의 경우에는 교통수요예측 오차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하였기에 소개함. 아래 기사들은 교통수요예측부실의 원인으로
써 무분별하게 과대예측되는 지자체의 장래사회경제지표예측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개별사업에서의 교통수요예측과정에서 전문가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함.

주 1)  ’11년 자료 대상 시스템 비교방식(%RSME) 적용시, 국가교통DB 46%, 미국(NCHRP: 도로협력프로그램) 45% 근접   2) 국가교통DB를 활용하여 개통된 일부 사업 모두 개통 후 2년 미만으로 수요예측결과를 진단  

 하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짐.   3) ①세분화란 분석가가 사업대상지 주변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써 국가교통DB 제공 기초자료(사회경제지표, 네트워크)의 세분화, 토지이용계획의 추가반영, 적용모형   

 세부정산 등을 포함함 ② KDI의 예타지침에 따라 재가공됨   4) 우리나라는 전국 교통량 상시조사 지점이 약 500개소에 불과하며, 이들 상시조사지점 중 O/D구축 및 검증을 위한 지점은 매우 미미함.

➌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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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➊ : 2013년 10월 29일(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뉴스 그건 이렇습니다.「[참고] 교통SOC사업 수요예측 미달과 국가교통 DB 신뢰도는 무관」   ➋ : 2013년 10월 25일(금) 동아일보 B02면, 「“SOC 사업부실, 엉터리  

 수요 예측 탓”」   ➌ : 2013년 10월 28일(월) 한겨레신문 09면, 「‘2020년 인구 6200만’ 턱없는 예측… SOC 과잉 이어져」  「교통시설 수요예측 변수 많아 오차 크지만, “조사자 노력 따라 정확도 향상 가능” 지적」



관측(실제)교통량

배정(추정)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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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실제)교통량은 특정 조사일의 통과 교통량일뿐더러 통행수요  

자체는 일변동에 의하여 관측교통량 역시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값을 나타내는 KTDB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을 비교할  

경우 관측교통량 자체의 일변동 편차가 고려되어야 함

• 또한 교통량이 큰 경우에는 일변동 자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교통량이 작은 도로의 경우 일별 변동의 크기가 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허용 오차도 크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비게이션 자료를 이용하여 VDF등급별 존 내부 통행량 비율의 분석결과 다차로도로의  
존 내부 통행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존 내부 

통행량

존간 

통행량+

(검지기나 관측자에 의해 해당 검지지점을 통과
하는 모든 차량들을 집계하여 산출)

존간 

통행량

(통행배정을 통해 계산되는 존간 통행으로 
정의되는 통행량만을 포함)

그림 1 | 존 내부 통행비율

다차로 도로 존 내 통행량 30~50% 수준

현재 KTDB의 신뢰도 평가방법은 개별 링크의 배정(추정)교통량과 관측(실제)교통량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전국의 관측 교통량 지점은 6,800여개 수시·상시 지점이며, 현재 이를 모두 정산 신뢰도 평가대상 지점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하지만, 이를 모두 정산 신뢰도 평가대상 지점으로 포함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

개요

±30% 이내의 포함여부를 판단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관측 교통량이 많은 곳과 작은 곳을 

구분해 허용오차값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❸ KTDB 개별 지점 정산 신뢰도 평가지표의 문제점

따라서, 개별 링크의 배정(추정)교통량과 관측(실제)교통량을  

비교하여 개별 지점의 신뢰도를 평가할 경우 관측(실제)교통량의 

존 내부통행량을 제외하여 배정교통량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산방법임

오차율 Є (%)
ƒ est   -   ƒobs

ƒobs= X 100l l

l ƒobs
l

= 통행배정 분석 결과에 의한 Link의 배정(추정)교통량

= Link의 관측(실제)교통량

ƒ est
l

❶ 관측(실제)교통량의 존 내부 통행량 포함 문제

배정(추정)

교통량

관측(실제)

교통량
현재 KTDB의 
신뢰도 평가

비교

0.00

0.10

0.20

0.30

0.40

0.50

고속도로 및 
도시고속도로

차로수 1차로
(존내 통행량 비율)

1 2 3 4 5 116 127 138 149 1510 16 (VDF 등급)서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용경로에서 배제되는 링크

KTDB 개별 지점 정산 신뢰도 평가의 문제점
천승훈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김성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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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현재 KTDB의 정산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 개별 지점에 대해 배정(추정)교통량이 관측(실제)교통량을 어느 정도 적절히 추정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함

• 이를 위해 전국 6,800여개 개별지점을 모두 포함하여 정산 신뢰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별 지점을 모두 포함하기

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

• 또한 KTDB O/D는 전국 지역간 통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KTDB의 전국 지역간 O/D 및 네트워크로 지역내 통행을 담당하는 

소규모 지역까지 신뢰도 평가대상지점으로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까지 KTDB 신뢰도는 매우 불합리한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

한 KTDB 신뢰도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교통DB센터에서는 신뢰도 정산 대상지점 선정기준 수립, 신뢰도 평가지표 개선, KTDB 교통망 구축·정산 및 검

증 과정 평가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KTDB 신뢰도 측정방법을 도출하고자 함

• 통행배정 과배정 문제는 존 센트로이드에서 통행이  

시작되어야 하는 현 체계의 특성상 존 센트로이드  

커넥터에 의해 직접 연결된 관측지점 링크 및 인접  

링크들은 과다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현재 KTDB 전국 지역간 존 체계 하에서는  

존 센트로이드 위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미배정 및 과다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

• <그림 2>는 통행배정 미배정 문제로  

교통망 외곽 영역의 링크(해안가 도로)의  

경우 현 존체계 하에서는 배정이 불가능한  

링크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 | 통행배정 교통량 미배정 문제

그림 3 | 통행수요의 일변동과 배정-관측 교통량 편차

기종점 통행량 일변동

KTDB 배정 통행량

통행일

관측 교통량

통행일

기종점 통행량

❷ 존 센트로이드 커넥터 위치에 따른 통행배정 미배정 및 과다배정 문제

따라서 이러한 지점이 정산 대상지점으로 사용될 경우 KTDB의 신뢰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능한 지점에 대하여 정산지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곽존의 통행 발생방향 
배후 링크에서 문제발생

관측교통량 조사일

KTDB의 기종점 통행량은 평균적인 

통행수요를 나타내는 값임

관측교통량은 특정 조사일의 통과교통량

관측교통량은 기종점 통행수요의  

일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KTDB를 이용한 통행배정결과와는 

편차가 존재함

존센트로이드

통행발생방향

교통망 경계지역

관측 교통량은 있지만 배정교통량이 0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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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가교통DB센터 : 김찬성, 황순연, 오연선 문의 ktdbnews@ktdb.go.kr 

보도자료

‘노인 교통사고 특성 분석결과 - 사망 빈도 높아’ 보도자료

일자 2013년 10월 14일(월), 15일(화), 16일(수)

주최 주승용 국회위원(국토교통위원장),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내용 전남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1위 ∥ 

 노인 교통사고 급증하는데… 말뿐인 ‘실버존’

홈페이지  www.kukinews.com, www.newsway.co.kr, www.asiae.co.kr 외

‘화물 기종점통행량조사 결과 분석’ 보도자료

일자 2013년 10월 30일(수)

주최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내용 화물차 기종점 유형은 거주지가 가장 많아

홈페이지 www.koti.re.kr, www.ktdb.go.kr

센터행사안내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광역권, 광주광역권 여객 O/D 현행화 공동 
사업 중간보고회

일자 2013년 9월 27일(금), 10월 1일(화), 10월 2일(수)

장소 경기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내용 권역별 여객 O/D 현행화 과업의 기준연도 O/D 및 네트워크 구축결과 보고

물류지도 관련 전문가 세미나

일자  2013년 10월 2일(수)

장소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내용 물류지도 시스템에 활용되는 기초자료 및 구글맵 관련 소개

발표자 케이엘넷 김동진 계장

국도 ITS 사업 관련 전문가 세미나 개최

일자 2013년 10월 17일(목)

장소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내용 국도 ITS 사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와 국가교통DB사업과의 연계성

발표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여환 박사

자동차이용실태조사 관련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설명회

일자  2013년 10월 17일(목)

장소 전국전세버스연합회 회의실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내용 13년도 전세버스 이용실태조사 관련 설명회 및 전국 16개 시도 전세

 버스 연합회 업무협조를 위한 회의

■2012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구축자료 배포

 : 내용   2011년 기준 및 장래목표 년도 지역간 여객/화물 기종점통행량

(O/D),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 일자  2013년 7월

■2012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최종보고서

 : 내용  KTDB 2012년 사업 결과보고서

 : 일자  2013년 7월

■2012년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 성과발표회 자료집 배포

 : 내용  2012 국가교통통계 및 국가교통통계해설, 2014~2018 국가교통 

  조사계획(안), 대중교통수요분석의 현황진단 및 향후 개선방안,  

  KTDB뉴스레터 통합본

 : 일자  2013년 5월

주최: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홈페이지: http://www.ktdb.go.kr

자료안내

NEWS 자동차이용실태조사 관련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설명회

NOVEMBER 2013

「미국의 장래교통수요 예측 사례 발표」 세미나

일자 2013년 11월12일(화)

장소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내용 미국 교통 수요분석 기술 동향 및 국내 활용 방안

발표자 Citilabs 함희주 박사

「교통자료의 OPEN API 응용기술」 세미나

일자 2013년 11월 13일 (수)

장소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내용 교통자료와 Google map 등을 결합한 효율적인 Infographics 표출을 

 위한 OPEN API 응용기술

발표자  충북대학교 통계학과 허태영 교수, P&D 솔루션 김성기 상무

국내행사안내

대한교통학회 제69회 추계학술발표회

일자 2013년 10월 25일(금)~10월 26일(토)

장소 공주대학교(공주캠퍼스, 신관동)

내용 ①교통정책 및 분석시스템 개발(5차년도) 중 교통수요 분석시스템, 

 교통정책 지원시스템, 교통투자평가 SW 등 연구성과 홍보 및 시연

 ②위원회 패널토론(교통수요현안 논의), 교통정책 및 계획 세션 

「교통정책 지원 및 분석시스템(5차년도) 화물시스템부문」 철도학회 논문발표

일자 2013년 11월 8일(금)

장소 대구 인터불고 호텔 철도학회장

내용 연구 성과 철도학회 셰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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