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교통량조사는 1993년 이전에는 서울

시청에서 인력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1993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개선기획실에

서 루프검지기를 활용한 오프라인 조사방식을

통해 수행하여 왔다. 

2004년부터는 온라인 교통량조사를 통하여

실시간 교통량정보를 수집, 서울지방경찰청 종

합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 분석·관리함으로

써, 교통정보의 적시성과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

다. 

서울시 교통량 조사는 사대문 중심의 도심지

를 진출·입하는 지점에 설치한 도심, 한강교량

의 통과교통 측정을 위한 교량,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시경계 지점의 진출·입지점에 설치한 시

계, 기타 서울시내의 중요가로와 터널 등에 설치

한 간선지점으로 지점군을 4분류하여 조사를 실

시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기초조사) 및 동법

시행령 10조(기초조사내용)에 의해 지방자치단

체의 교통량조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연차별 교통량조사보고서를 발간·보급

함으로써 교통량 조사·분석 정보가 교통정책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량조사는 최근에는 도로교통시설

에 대한 기초조사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버스체

계개편으로 인한 서울시 주요 교통정책 모니터

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정

보제공의 기초자료로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통신호 운 등에 필요한 미시적 기본데이터

수집용도로써의 기능도 확보하고 있다. 본고에

서는 그간의 서울시 교통조사체계의 추진현황

및 활용사례와 향후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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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택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개선기획실 실장·공학박사

이 태 경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개선기획실 팀장

조 성 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개선기획실 주임

서울시 도로교통량조사체계

Ⅰ. 머리말



1. 지점선정

오프라인 교통량조사는 루프검지기 및 함체를

서울시 주요 시계 유출입지점 및 간선도로상에

설치하고, 조사자가 직접 1년에 2회씩 단기간(1

주일) 현장을 순회하면서 휴대용 교통량측정기

(막스맨:Max-Man)를 설치한 후 수거, 교통량

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본 교통량조사는 1992년~1993년에 지방비

(40억)를 투입하여 루프검지기를 서울시 24개

주요간선도로, 한강교량 및 시계 유·출입 도로

에 122개소를 설치·조사하고 있다. 

교통량조사지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설치기

준에 따라 도로기하구조 및 교통상황을 고려하

여 선정하 다. 

서울시 주요간선도로 및 교량, 터널등 도시

내 통행을 담당하는 주요 도로구간으로 서

울시 교통량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구간

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경기도로 유출입하는 시경계지점의 도로를

선정 서울시로 유입·유출하는 교통량을 파

악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교차로나 주·정차선이 있는 곳을 피하여

가급적 도로 링크구간 중앙에 설치한다.

교통량흐름이 도로의 분기 등으로 변화가

생기는 지점을 링크구간의 경계로 한다. 

검지기 매설 및 도로주변에 함체설치가 용

이한 지점에 설치한다.

2. 교통량조사장비

오프라인 교통량조사장비는 루프검지기, 함

체, 휴대용 측정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루프

검지기는 도로에 매설된 루프코일이 차량의 존

재 또는 통과할 때 나타나는 자기장변화를 전기

적으로 검출하여 교통량을 조사하는 장비로, 서

울시 전역에 차로당 2개씩 총 761개 차로에 설

치되어 있다. 

1차로에 2개의 루프를 설치하여 교통량뿐 아

니라 통과속도, 차량길이 등을 측정함으로써 지

점의 교통량, 지점속도, 차종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함체는 교통량측정 지점에 루프검지기

의 단말을 모아 휴대용측정기에 연결하고 휴대

용측정기를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

록 설치한 철제상자이다. 

함체의 하부에는 공사와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한 맨홀과 좌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내

가로변에 160개소 설치되어 있다. 휴대용측정기

는 8루프 4차로를 연결 측정할 수 있으며,

64KB메모리, 12V축전지를 내장하고 있어 1주

일간의 교통량을 시간단위로 측정하여 이를 컴

퓨터에 전송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휴대용측정기의 경우 교통량, 지점속도, 차종구

분 및 개별차량데이터의 수집도 가능한 기기이

지만 메모리와 축전지의 한계로 인해 기능의 제

약이 많다. 

1994년부터 34대의 교통량측정기를 운용하

으나, 장비노후로 인해 2004년 현재 10대의

교통량측정기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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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오프라인 교통량조사



46 「도로교통」제99호 2005. 봄

3. 오프라인 조사 방식의 문제점

이러한 오프라인 교통량조사는 조사·분석 상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사자가 현장에 나가 휴대용 교통량측

정기를 설치하여 단기간(1주일) 교통량을 수집

함으로써 동일기간 많은 장소에서 동시조사가

불가능하여 교통량의 적시성 및 상시성이 부족

하다. 

둘째, 루프검지기 등 현장장비에 대한 원격관

리시스템이 아니므로 기계장애 시 유지관리 정

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휴대용측정기(막스맨 장비)의 메모리부

족으로 장기간(1주일이상)에 걸쳐 교통량외 차종

및 속도값 등 다양한 교통정보 취득이 어려워 자

료의 양적·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넷째, 정보수집·분석까지 시간과 인력이 많

이 소요되며, 실시간 교통정보가 아님으로 실시

간 현장교통관리에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04년부터는 온라

인 교통량조사체계를 도입하 다. 

[그림 1] 루프검지기 설치도



1. 개 요

온라인 교통량조사는 정보통신(IT)기술을 활

용하여 오프라인 교통량조사에서 사용되던 현장

장비(루프검지기)를 온라인화하여 실시간 교통

정보 수집·분석·제공체계를 구축·운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은

2003년「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예산

(20억)을 배정하여, 122개소 오프라인 교통량조

사지점에 대해 현장과 센터를 유선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실시간 교통량조사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 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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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루프검지기 설치지점과 지점군 분류

번호 지 점 명 지점군 번호 지 점 명 지점군 번호 지 점 명 지점군 번호 지 점 명 지점군
1 삼청터널 도심 29 청담대교 교량 58 공수교차로 시계 84 군자교동단 간선
2 자하문터널 도심 30 잠실대교북단 교량 58-1 화곡로 시계 85 상월파출소 간선
3 사직터널 도심 31 청담교 간선 59 신월I·C 시계 86 강남태극당 간선
4 정동M B C 도심 32 동대교남단 교량 59-1 경인고속 시계 87 동아교차로 간선
5 서소문삼성건설앞 도심 33 성수대교북단 교량 60 유한공고 시계 88 종합운동장 간선
6 연세봉래빌딩 도심 34 동호대교남단 교량 61 천왕교차로 시계 88-1 백제고분로 간선
7 서울역 도심 35 한남대교남단 교량 61-1 지역도로 시계 089 오목교동단 간선
8 퇴계로입구 도심 36 반포대교남단 교량 62 개봉교 시계 090 대림성모병원 간선

8-1 소월길 도심 37 잠수교남단 교량 63 광명대교 시계 091 창동전화국 간선
9 남산3호터널 도심 38 동작대교남단 교량 64 철산교 시계 092 미아리고개 간선
10 동보성앞 도심 39 한강대교북단 교량 65 하안대교 시계 093 미미예식장 간선
11 장충체육관 도심 40 원효대교남단 교량 66 시흥대교 시계 094 연희I·C 간선

11-1 장충단길 도심 41 마포대교북단 교량 67 시흥대로시계 시계 94-1 연희로 간선
12 성동여상 도심 42 양화대교남단 교량 68 남태령고개 시계 095 구로종근당 간선
13 시청역 도심 43 성산대교북단 교량 69 양재I·C 시계 096 여의2교남단 간선
14 우면산터널 간선 43-1 강변북로 간선 69-1 양재대로 간선 097 서울교남단 간선

14-1 두무개길 간선 44 오류I·C 간선 70 세곡동교차로 시계 098 여의교북단 간선
15 동대문 도심 45 시흥I·C 간선 70-1 밤고개길 간선 099 고속터미널 간선
16 혜화전화국 도심 46 종로3 가 도심 71 복정검문소 시계 100 총신대입구역 간선
17 창경궁앞 도심 47 낙성대역 간선 72 남성대입구 시계 101 장지- 분당 시계
18 남산2호터널 도심 48 예술의전당 간선 73 서하남I·C 시계 102 내곡- 분당 시계
19 금호터널 간선 49 수서I·C 간선 74 상일동I·C 시계 103 서강대교 교량
20 금화터널 도심 50 을지로3가 도심 75 하일동I·C 시계 104 화곡터널 간선
21 구기터널 간선 51 구파발삼거리 시계 76 광장동시계 시계 105 원당사거리 간선
22 북악터널 간선 52 서오능입구 시계 77 망우리고개 시계 106 가양대교 교량
23 매봉터널 간선 53 국방대입구 시계 78 새우재고개 시계 107 안국역 간선
24 문성터널 간선 54 난지도시계 시계 79 삼육대입구 시계 108 노원역 간선
25 상도터널 간선 55 행주대교남단 교량 80 동일로시계 시계 109 신내I.C 시계
26 남산1호터널 도심 56 개화교 시계 81 도봉로시계 시계
27 천호대교북단 교량 56-1 개화I.C 간선 82 월계1교 간선
28 올림픽대교남 교량 57 오쇠리시계 시계 83 중랑교 간선

Ⅲ. 온라인 교통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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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및 속도 등 주요 정책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분

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교통정책수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도로이용자에게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인터넷

(http://www.spatic.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

교통국 자료실)을 통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아울러 실시간 원격감시, 전원 및 통신이상

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교통량조사체계 관리

및 운 이 가능하여졌다. 

2. 교통량조사 시스템

조사장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현장

부, 자료수집계, 가공처리·제공계로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현장부는 차로당 2개의 루프

검지기가 설치되어있으며 이러한 루프검지기는

인입선을 통해 함체내에 설치된 VDS제어기와

연계되어 수집된 통계자료를 집계한다. 또한 1분

단위로 통신장비(모뎀, 전용회선)를 통해 센터의

VDS 중앙처리장치로 전송된다. 

자료수집계는 센터 내에 있는 운 단말기와

중앙처리장치로 운 자 입ㆍ출력 단말기 및 실

시간 자료를 집계하고 가공·처리하여 이를 제

공계에 송부한다. 가공처리·제공계에서는 교통

정보·웹 서버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

제공체계(인터넷, ARS, 팩스 등)를 통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전용선을 통해 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림 3]은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운 자 단말기 및 인터넷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http://www.spatic.go.kr) 제공되는 조회·분

석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온라인 교통량조사 시스템 구성도



3. 교통량조사 알고리즘

루프검지기에 의한 주요 교통정보의 산출은 2

개의 루프를 사용하여 검지시각, 점유시간을 기

본 자료로 교통량, 속도, 차량길이, 차간시간 등

을 산출하며 이러한 정보를 산출하는 알고리즘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량(Volume) : 검지기의 점유, 비점유를

통해 교통량을 산출하며 검지기 규격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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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통량데이터 모니터링·조회 및 분석전용 프로그램

(a) 이미지 모니터링시스템 화면 (b) 1시간 교통량 조회화면

(c) 인터넷 교통량 조회화면 (d) 인터넷 도심교통량 조회화면

[그림 4] 검지기규격



속도(Speed) : 검지기간 거리를 1검지기와

2검지기간의 점유시각 차이로 나눈값과 검

지기간 거리를 1검지기와 2검지기간의 점

유이후 비점유시각 차이로 나눈값의 평균

치를 적용

VP`̀=(̀ +` )̀/2

여기서, VP`̀=`지점속도

여기서, d`̀=`검지기간거리(2.5m)

여기서, tP`1`=`1검지기 점유시각

여기서, tn`1`=`1검지기 비점유시각

차종 : 속도는 다음과 루프의 길이, 루프간

격, 차량길이를 합한 거리를 1검지기를 검

지한 시점과 2검지기를 비점유한 시점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도 있다.

VP`̀=`

여기서, ld`̀=`루프길이(1m)

여기서 , d`̀=`검지기간거리(2.5m)

여기 , vd`̀=`차량길이

여기서, tnP`2`=`2검지기 비점유시각

여기서 , tp`1`=`1검지기 점유시각

그러나, 차량길이가 미지수이므로 차량의 속

도를 상수화 하면 위식에서 산출한 속도값을 활

용 다음 식에 의거 차량길이를 구한다.

vd`̀=`VP(tnP`2-tp`1)-ld-d

차량길이가 산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차종을

다음과 같이 대·중·소형으로 구분

- 소 형 : 차량길이 < 4m

- 중 형 : 4m ≤ 차량길이 ≤ 8m

- 대 형 : 차량길이 > 8m  

루프검지기를 활용한 차종구분은 차량길이 산

출이 차량의 최저지상고와 관계가 크기 때문에 오

차가심한편으로지속적연구가필요한사항이다.

국내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6,206.3Km,

100개구간에 설치·운 (가로변차로 : 35개구

간, 170.9Km, 중앙차로 : 65개구간, 35.4Km)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를 170.9Km 56개구간에 설치·운 하고 있으

며, 또한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따라서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35.4Km, 5개 구간(수색·성산로,

도봉·미아로, 강남대로, 천호대로, 삼일로)에

설치·운 하고 있다. 7월1일 시행된 서울시 대

중교통체계 개편이후 도입된 중앙버스전용차로

ld+d+vd

tnp2-tp1

d

tnp2-tnp1

d

tp2-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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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평가 활용사례[그림 5] 속도 및 차종구분 알고리즘



제 시행에 따라 향권내의 도시통행자 통행패

턴이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본

고에서는 서울시 교통량조사체계를 이용하여 최

근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에 따른 운전자의 통

행패턴변화를 분석하 다. 

1. 조사개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도입에 따른 운전자의 통

행패턴 변화를 분석하기위하여, 연중 평균수요

가 회복되는 9월~10월 중 중앙버스전용차로구

간 및 우회로의 교통량(일교통량, 24시간 교통

량) 변화를 조사·분석하 다. 

조사는 온라인 교통량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CCTV화면녹화분석및현장실사를통해보완조사

실시하여 온라인교통량조사 결과를 검증하 다.

조사기간은 9월 2째주, 10월 2째주로 2주간으로

하 으며, 조사지점은 총 11개소로 중앙버스전용

차로구간7개소와우회도로4개소를선정하 다.

2. 조사방법

서울시 교통량조사체계를 이용하여 중앙버스

전용차로 도입으로 인한 향권의 통행량변화

및 경로전환·수단전환·시간대전환 등 운전자

의 통행패턴 변화를 [그림 7]과 같이 조사·분석

한다. 통행량변화분석은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축별·지점별 교통량변화를 분석하 으며, 아울

러 우회도로의 교통량변화를 조사하여 운전자의

경로전환을 분석하 다. 

또한 시간대 교통량전환를 확인하기위해 시간

대별 교통량을 수집하여 일일 TOD(Time Of

Day)분포를 도시하여 분석하 다. 이외에도 교

통량의 수단전환을 확인하기위해 동기간 서울시

버스, 지하철 이용율을 조사·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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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사지점도

<표 2> 교통량조사 분석지점

본구간 (7개소) 우회로 (4개소)

도로명 지점명 도로명 지점명

수색·
성산로

국방대입구,
연희IC,
금화터널

강변북로
난지도
시계

서오릉로
서오릉
입구

도봉·
미아로

도봉로시계, 
창동전화국,
미아리고개

동부간선 월계1교

동 일 로
동일로
시계

강남대로 강남태극당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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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가. 서울시 전역 교통량조사

서울시전역 교통량은 <표 3>과 같이 2003년

9월대비 2004년 10월 평균교통량을 비교한 결

과, 5.9% 감소하 다. 지점군별로는 도심군의

교통량 감소폭이 시계군과 교량군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승용차 자율요일제(2003년 7월 시행) 정

착, 유가인상 및 버스체계개편의 효과외에도 중

앙버스전용차로 안정화에 따른 승용차의 대중교

통 수단전환 향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교통카드 사용실적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9월 대비 2004년 10월 서울시 전역 대

중교통이용객은 12% 증가하 으며, 수단별로는

지하철이 10%, 버스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대중교통으로의 수단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도심군의 통행량은 9.1%감소 하 으며 통행

특성은 교통량의 유입·유출이 비슷하나, <표

4>와 같이 2003년대비 2004년은 주중 금요일

의 교통량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 다. 시계군

의 통행량은 교통량이 3.9% 감소하 으며 통행

특성은 교통량의 유입·유출 차가 크고, 2003년

대비 2004년은 금요일·토요일은 유출교통량

이, 일요일은 유입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주5일제 확대시행에 따른 여가통행의

증가로 인한 향으로 판단된다.

[그림 7] 조사·분석방법



나.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교통량조사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교통량은 해당 축의 지

점교통량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 다. 축별 교통

량변화를 살펴보면 수색·성산로의 경우, 2003

년 9월 교통량이 109,530대/일에서 2004년 10

월에는 84,054대/일로 23.3% 감소하 으며, 도

봉·미아로의 경우, 93,201대/일에서 67,829대

/일로 27.2%감소하 고, 강남대로의 경우,

111,185대/일에서 81,939대/일로 26.3% 감소하

다. 

「도로교통」제99호 2005. 봄 53

서서울울시시 도도로로교교통통량량조조사사체체계계

<표 3> 서울시 전역 교통량조사

구 분
2003년도 9월교통량(대/일) 2004년도 10월 교통량(대/일) 증감율(%)

합계 유입 유출 합계 유입 유출
계 8,553,316 4,282,007 4,271,309 8,076,887 4,032,919 4,043,968 ▼5.9 ▼6.9 ▼4.9
도심 1,253,712 640,777 612,935 1,139,187 561,287 577,900 ▼9.1 ▼ 12.4 ▼5.7
교량 1,537,603 788,377 749,226 1,469,406 729,119 740,287 ▼4.4 ▼7.5 ▼ 1.2
간선 2,895,242 1,441,400 1,453,842 2,712,454 1,384,830 1,327,624 ▼6.3 ▼3.9 ▼8.7
시계 2,866,759 1,411,453 1,455,306 2,755,840 1,357,683 1,398,157 ▼3.9 ▼3.8 ▼3.9

합계 유입 유출

주) 101개소, 2003년 9월 2째주 주중평균교통량은 오프라인 교통량조사자료,  
2004년 10월 2주째 주중평균교통량은 온라인 교통량조사자료

<표 4> 요일별 교통량 비율표

구 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도심

2003년
요일별

교통량비율

합계 1.00 1.05 1.07 1.06 1.02 1.00 0.80

유입 1.00 1.05 1.07 1.06 1.02 1.00 0.80

유출 1.00 1.05 1.07 1.06 1.02 1.00 0.80

2004년
요일별

교통량비율

합계 0.99 1.04 1.04 1.05 1.06 1.00 0.82

유입 0.99 1.04 1.04 1.05 1.06 1.00 0.82

유출 0.98 1.04 1.05 1.05 1.06 1.00 0.82

시계

2003년
요일별

교통량비율

합계 0.98 1.01 1.02 1.00 1.03 1.05 0.91 

유입 0.98 1.01 1.01 1.00 1.03 1.04 0.92 

유출 0.98 1.01 1.02 1.00 1.03 1.06 0.89 

2004년
요일별

교통량비율

합계 1.00 1.01 1.01 1.02 1.02 1.06 0.90

유입 1.00 1.01 1.01 1.02 1.01 1.04 0.93

유출 1.00 1.01 1.01 1.02 1.03 1.07 0.87

주) 교통량비율 = (해당요일 일교통량)/(일주일 평균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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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에서 교통량이 20%이

상 감소한 원인으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구

간의 차로감소로 인해 일반차로의 도로용량이

감소하 으며, 버스정류장 설치로 인한 횡단보

도·신호등 증가로 승용차의 통과교통량이 감소

하 다. 이는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에서 승용차

가 우회도로로 우회하거나 대중교통수단으로 수

단전환에 따른 소통상태의 안정화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주요 축별, 지점별 일교통량을 살펴보

면 이러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성산·수

색로 중 교통량감소가 큰 연희 IC 유출부는 일반

차로 감소로 인한 용량 감소효과로 기존 가로변

1차로, 일반3차로의 도로조건이 중앙1차로, 일반

2차로로 1차로 감소하 으며, 램프미터링 도입,

횡단보도증설로 인하여 통과교통량이 감소하

다. 도봉·미아로의 경우도 창동전화국과 미아

고개의 경우 역시 일반차로 감소로 인한 용량감

소로 통과교통량이 상당히 감소하는 결과를 초

래했다. 

반면 우회도로구간의 교통량변화를 살펴보면,

수색·성산로의 우회도로인 강변북로는

253,090 대/일에서 258,060대/일로 2.0%증가

하 으며, 서오릉로는 42,662대/일에서 43,919

대/일로 2.9% 증가하 다. 도봉·미아로의 우회

도로인 동일로는 102,599대/일에서 107,036대/

일로 4.3%증가하 으며, 동부간선도로는

155,202대/일에서 154,644대/일 0.4% 감소하

으나, 서울시 전역 교통량감소율이 5.9%보다

낮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승용차의 우회로 인

해 우회도로구간의 교통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시간대별 교통량 분석결과, 2003년대비

2004년 서울시로 유입되는 교통량은 <표 7>과

같이 서울시 전역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미설치구

간에 비해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의 교통량이, 일

평균교통량에 비해 첨두교통량이 급격히 감소하

다. 아울러 우회도로(강변북로, 동일로 등)의

교통량이 오전첨두 시 증가하여 운전자의 우회패

<표 5>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우회구간 교통량 변화

구 분
2003년/9월 2004년/9월 2004년/10월

교통량(대/일) 교통량(대/일) 증감대수(대) 증감율(%) 교통량(대/일) 증감대수(대) 증감율(%)

수색·성산로 109,530 80,714 ▼28,816 ▼26.3 84,054 ▼25,476 ▼23.3

강변북로 253,090 259,616 △6,526 △2.6 258,060 △4,970 △2.0

서오릉로 42,662 43,364 △702 △1.6 43,919 △ 1,257 △2.9

도봉·미아로 93,201 66,481 ▼26,720 ▼28.7 67,829 ▼25,372 ▼27.2

동부간선 155,202 152,330 ▼2,872 ▼1.9 154,644 ▼558 ▼0.4

동일로 102,599 103,711 △ 1,112 △ 1.1 107,036 △4,437 △4.3

강남대로 111,185 82,988 ▼28,197 ▼25.4 81,939 ▼29,246 ▼26.3

주) 2004년 9월 자료는 3주째 주중평균교통량, 10월 자료는 2주째 주중평균교통량 (△:증가, ▼:감소)



턴이 현격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운전자들이 중

앙차로 도입이후 해당 노선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고집하기보다는 경로와 대중교통수단으

로전환을하 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 주요 축별로 교통량의 TOD분포를 도시

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전·후로 교통량의

변화를 비교분석하 다. 

[그림 8]과 같이 TOD분포는 오전, 오후첨두

시간대에 곡선이 좌우로 확대되지 않고 있어, 운

전자는 출·퇴근 시 시간대를 조정하면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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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사지점별 교통량 변화

구 분
2003년 9월 2004년 9월 2004년 10월
교통량(대/일) 교통량(대/일) 증감(대) 증감율(%) 교통량(대/일) 증감(대) 증감율(%)

수색·성산로

국방대입구
계 80,951 71,005 ▼ 9,946 ▼ 12.3 70,954 ▼ 9,997 ▼ 12.3
유입 40,464 35,240 ▼ 5,224 ▼ 12.9 35,331 ▼ 5,133 ▼ 12.7
유출 40,487 35,765 ▼ 4,722 ▼ 11.7 35,623 ▼ 4,864 ▼ 12.0

연희IC
계 146,417 97,846 ▼ 48,571 ▼ 33.2 103,616 ▼ 42,801 ▼ 29.2
유입 76,248 54,510 ▼ 21,738 ▼ 28.5 62,280 ▼ 13,968 ▼ 18.3
유출 70,169 43,336 ▼ 26,833 ▼ 38.2 41,336 ▼ 28,833 ▼ 41.1

금화터널
계 101,220 73,290 ▼ 27,930 ▼ 27.6 77,591 ▼ 23,629 ▼ 23.3
유입 51,635 36,252 ▼ 15,383 ▼ 29.8 38,409 ▼ 13,226 ▼ 25.6
유출 49,585 37,038 ▼ 12,547 ▼ 25.3 39,182 ▼ 10,403 ▼ 21.0

강변북로 난지도시계
계 253,090 259,616 △ 6,526 △ 2.6 258,060 △ 4,970 △ 2.0
유입 120,525 129,518 △ 8,993 △ 7.5 127,976 △ 7,451 △ 6.2
유출 132,565 130,098 ▼ 2,467 ▼ 1.9 130,084 ▼ 2,481 ▼ 1.9

서오릉로 서오릉입구
계 42,662 43,364 △ 702 △ 1.6 43,919 △ 1,257 △ 2.9
유입 21,967 23,198 △ 1,231 △ 5.6 23,525 △ 1,558 △ 7.1
유출 20,695 20,166 ▼ 529 ▼ 2.6 20,394 ▼ 301 ▼ 1.5

도봉·미아로

도봉로시계
계 84,251 72,822 ▼ 11,429 ▼ 13.6 69,662 ▼ 14,589 ▼ 17.3
유입 42,873 36,833 ▼ 6,040 ▼ 14.1 35,064 ▼ 7,809 ▼ 18.2
유출 41,378 35,989 ▼ 5,389 ▼ 13.0 34,598 ▼ 6,780 ▼ 16.4

창동전화국
계 90,256 57,201 ▼ 33,055 ▼ 36.6 59,120 ▼ 31,136 ▼ 34.5
유입 44,868 28,623 ▼ 6,245 ▼ 36.2 27,804 ▼ 17,064 ▼ 38.0
유출 45,388 28,578 ▼ 16,810 ▼ 37.0 31,316 ▼ 14,072 ▼ 31.0

미아리고개
계 105,097 69,421 ▼ 35,676 ▼ 33.9 74,703 ▼ 30,394 ▼ 28.9
유입 53,880 37,841 ▼ 16,039 ▼ 29.8 39,507 ▼ 14,373 ▼ 26.7
유출 51,217 31,580 ▼ 19,637 ▼ 38.3 35,196 ▼ 16,021 ▼ 31.3

동부간선 월계1교
계 155,202 152,330 ▼ 2,872 ▼ 1.9 154,644 ▼ 558 ▼ 0.4
유입 71,988 70,927 ▼ 1,061 ▼ 1.5 72,029 ▼ 41 ▼ 0.1
유출 83,214 81,403 ▼ 1,811 ▼ 2.2 82,615 ▼ 599 ▼ 0.7

동일로 동일로시계
계 102,599 103,711 △ 1,112 △ 1.1 107,036 △ 4,437 △ 4.3
유입 49,936 50,633 △ 697 △ 1.4 52,248 △ 2,312 △ 4.6
유출 52,663 53,078 △ 415 △ 0.8 54,788 △ 2,125 △ 4.0

강남대로 강남태극당
계 111,185 82,988 ▼ 28,197 ▼ 25.4 81,939 ▼ 29,246 ▼ 26.3
유입 62,975 46,494 ▼ 16,481 ▼ 26.2 46,443 ▼ 16,532 ▼ 26.3
유출 48,210 36,494 ▼ 11,716 ▼ 24.3 35,496 ▼ 12,714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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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고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OD분포가 상하로 변동하여 교통량이 중앙버스

전용차로구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운전자들이 우회도로로 경로전환하거나 대중

교통으로 수단전환을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

타낸다고 판단된다. 

<표 7> 첨두시 및 일교통량 비교표

구 분
2004년 9월 2004년 10월

오전첨두 전체 오전첨두 전체

교통량 증감율(%) 교통량 증감율(%) 교통량 증감율(%) 교통량 증감율(%)

전체교통량 252,030 ▼ 12.95 3,861,895 ▼ 12.77 241710 ▼ 8.80 4,008,625 ▼ 9.40
중앙차로구간 30,013 ▼ 17.97 550,069 ▼ 12.71 30,276 ▼ 16.66 560,615 ▼ 11.21
수색·성산로 7,297 ▼ 28.69 126,002 ▼ 23.73 7,327 ▼ 27.82 136,020 ▼ 18.88

강변북로 6,515 △ 17.79 129,518 △ 7.45 6,120 △ 10.65 127,976 △ 6.17
서오릉로 1,509 ▼ 10.34 23,198 ▼ 5.68 1,518 ▼ 9.80 23,524 ▼ 7.10

도봉·미아로 5,895 ▼ 33.43 103,297 ▼ 26.67 6,184 ▼ 30.65 102,375 ▼ 27.63
동부간선로 3,379 ▼ 7.30 70,927 ▼ 1.50 3,578 ▼ 1.84 72,029 ▼ 0.03
동 일 로 2,873 △ 2.79 50,633 △ 1.39 2,960 △ 5.90 52,248 △ 4.61
강남대로 2,545 ▼ 14.22 46,494 ▼ 1.63 2,589 ▼ 12.74 46,443 ▼ 1.73

비중앙차로구간 201,017 ▼ 12.33 3,311,826 ▼ 12.78 211,434 ▼ 7.83 3,448,010 ▼ 9.18
간선 72,443 ▼ 12.37 1,218,191 ▼ 11.47 78,007 ▼ 5.81 1,292,365 ▼ 5.96
교량 36,439 ▼ 16.78 615,024 ▼ 16.09 37,586 ▼ 11.32 637,809 ▼ 10.39
도심 34,424 ▼ 10.25 571,902 ▼ 11.19 36,000 ▼ 6.93 576,991 ▼ 11.11
시계 57,711 ▼ 11.63 906,709 ▼ 13.68 59,841 ▼ 8.92 940,845 ▼ 10.63

[그림 8]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의 TOD분포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교통개선기획실)의

서울시 도로교통량조사체계 추진현황과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정책평가 활용사례

를 살펴보았다. 서울시 교통량조사체계는 기존

오프라인 교통량조사에서 온라인 교통량조사로

전환되면서 실시간 교통량 정보수집, 분석, 제공

체계가 구현됨으로써 교통정책의 효율적인 모니

터링과 도로이용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원격감시를 통해 효

과적인 시스템관리 및 운 이 가능하여졌다. 하

지만 아직 온라인 교통량조사는 1년간의 시범운

기간을 거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기능

개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주요 향후과제로는 첫째, 교통량조사지점을

양적으로 확대해나간다. 현재 122개 지점에 대

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업시행 전·후분석에 사용할 정도의

분석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지점수가 아직까지 부

족한 실정이다. 교통량 조사지점을 매년 연차적

으로 확대하여 자료 요청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

록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설치기준도 현

재 교통환경 변화 추세 맞추어 개선하는 것이 필

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조사지점 확충

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량조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나

가야 한다. 루프검지기는 정확성이 우수하며 유

지관리에 유리하지만 최종정보가 지점정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철강재 교량 등 일부지역

은 시공성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 루프검지기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검지체계를

구축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검지기체계를 보

완하여 교통량, 통행속도, 도 등 다양한 교통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단순한 교통량 조사체계에

그치지 않고 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 교통정보

의 지점검지체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타 검지기( 상검지기, AVI 등)와의 통합운

을 통한 자료융합을 통해 자료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한다.

셋째, 과학적인 교통정책 수립 및 운전자 교통

정보제공을 위하여 교통계획뿐만 아니라 교통공

학분야에서도 필요한 다양한 교통알고리즘 및

시뮬레이션모형과의 접목을 통해서 정보의 축적

과 활용도를 높여나간다.

넷째, 교통량조사체계에 대한 정보이용자 요구

사항분석과이를통해도출된보완사항을지속적

으로 기능개선하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운

자뿐 만아니라, 도로이용자 측면에서도 시스템

의활용도를지속적으로높여나가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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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