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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세계화와 지방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국가간에 FTA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Dubai, 상하이 푸동, 톈진 빈해신구(濱海新區) 등 경제자유지역(Free Zone) 등이 활발

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새만금지구가 동북아의 성장거점으로서 개발

이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 계획은 1989년 사업발표에 이어 1991년 11월 방조제공사의 착공으로

시작되었다. 1996년 전국 신항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1998년 “새만금 신항만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종료되었으나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연되면서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도 유보되던 중

2008년 9월 정부의 광역경제권 SOC분야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금년에 신항만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제1단계로 2021년까지

3선석 규모의 새만금 신항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제2단계는 새만금 배후지역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2030년까지 전체 24선석 규모의 서해안 거점항만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새만금지구는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및 농업단지 등으로 설정되어 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외 여러 기관 그리고 KDI가 물동

량을 예측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규모에 있어서 국토연구원 외 여

러 기관이 추정한 새만금 신항만의 소요 선석은 2021년 기준 8 선석이었으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표한 것은 3선석에 불과함으로써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새만금 신항만 개발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물동량 수요의 과소추정으

로 인한 개발규모의 축소, 둘째 새만금신항의 부상에 따른 기존 군산항과의 부두 기능

별 연계개발의 문제, 개발 계획에 컨테이너전용터미널 및 식품전용터미널의 미반영 등

을 들수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동북아 항만해운환경 속에서 새만금지구가 국가발전의 성장동력

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연구기관의 새만금신항에 대한 수요예측치를 비교 검토

하고 새만금 신항의 적정개발규모 및 기타 개발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제2장에서 선행연구의 검토 및 새만금신항만을 둘러싼 해운항만환경을 분석하고, 제3장

에서 주요 연구기관의 새만금신항 수요 예측치에 대해서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제4장

에서 결론이 제시되었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동북아 항만해운 환경 분석

1.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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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선행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박형창(2008)은 새만금신항을 식품특화항

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수요를 2020년 및 2030년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추정하고 식품특화항

만의 개발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채택된 시나리오1에 의하면 2020년 식품물동량은 약 30.6

만 TEU 3선석, 2030년 약 62.6만 TEU 7선석으로 추정되었다.

황호만(2009)은 항만물류환경의 거시적 변화와 정부의 새만금 신항만 건설계획 그리고 선

행 연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새만금 신항 개발을 위한 물류인프라 구축방향을 모색하

였다. 항만관련 SOC의 구축 등을 통한 유리한 물류환경의 조성, 새만금 신항에 대한 국제

적인 홍보활동과 항만마케팅 전략 수립, 물동량의 수급 예측 및 항만물류 정보망의 구축

등 로지스틱스 사슬의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학․관 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

한 로지스틱스 커뮤니티조성 등을 주장하였다.

여기태․서수완(2008)은 중국효과에 따른 새만금항만의 전략적 발전가능성을 공급사슬 및

네트워크 측면과 물동량증가 측면 그리고 기존항만과의 보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모색하

였다.

김정수․신계선(2008)은 항만경쟁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의해 항만경쟁력 결정요인으

로서 항만입지, 항만시설, 항만물류비용, 항만물류 서비스 수준, 항만관리·운영형태 등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새만금신항

의 조기착공과 터미널 면적의 대형화, 제품특성화에 따른 투자유치, 중국특정지역의 화물유

치, 그리고 기존 항만과의 연계프로그램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Jurgen Sorgenfrei(2008)은 새만금 신항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항만배후지역을

활성화하고 항만의 환적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Trevor D. Heaver(2007)

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물류비지니스의 중점산업을 제조

업으로 전제하고 역내 국가 간의 산업간 상호보완 및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2. 동북아 항만해운환경 분석

최근의 동북아 및 새만금신항만의 물류환경으로는 첫째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와, 둘째 상하이항의 양산항과 같은

중국 정부의 의욕적인 항만시설의 개발 및 공급, 세째 세계적 선사 및 대형선박에 의한

북중국 직기항 체제의 정착과 우리나라 서해안권 항만의 역할 강화 추세, 네째 중국 중

심의 항로 재편의 가속화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동북아 정기선 해운시장 변화의 4가지 패턴으로는 중국 물동량의 급증에 따른 중국

항만 특히 북중국항만에 대한 직기항 서비스의 지속적 증가, 기항 서비스의 수적 증대

와 각 서비스의 기항 항만 수의 감축 전략, SCM상 운송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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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북중국~북미서안 간 특송서비스의 증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 정기선시장은 다극화된 항만을 중심으로 직항서비스가 보다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향후 동북아 경제권의 환적화물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환황해권 중심항으로 발돋움하려는 새만금신항에게는

북중국 기항 선박에 의한 기항항만으로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해 둘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III. 새만금신항만의 물동량 예측 비교 분석

1. 새만금 신항의 비전

동북아지역은 <그림 1>과 같이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이 3개의 활축(arc)형태로 상

호교류 및 협력을 통한 경쟁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는 글로벌 광역

거점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입지 여건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십자로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는 중국, 일본이라는 주요 경

제대국과의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지역의 중심지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만금 지역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환황해권으

로 향하는 물자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서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와 같이 새만금지역은 국토공간상 서해안산업벨

트, 서해안관광벨트, 과학기술벨트 등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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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된다면 새만금신항만의 미래 정기 항로의

모습이 <그림 3>과 같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 조감도는 <그림 4>와

같다. 새만금 용지별 개발 계획 및 일정은 <표 1>과 같다.

<그림 2> 새만금지역의 입지 여건

자료: 전라북도, 『새만금 신항만 개발과 배후 물류단지 개발전략』, 2005

<그림 3> 새만금 신항만의 정기선항로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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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새만금개발 조감도

자료: 전라북도,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2008.8.

<표 1> 새만금 용지별 개발 계획 및 일정

구분
1단계(2020) 2단계(2021 이후)

면적(km2) 비율 면적(km2) 비율

용지조

성

계 184.1 65.1 98.9 34.9

산업용지 19.5 50.0 19.5 50.0

관광레저용지 5.0 20.1 19.9 79.9

국제업무용지 - - 5.0 100.0

과학연구용지 - - 23.0 100.0

신재생에너지용

지
8.3 40.9 12.0 59.1

농업용지 85.7 100.0 - -

도시용지 4.6 31.5 10.0 68.5

환경용지 50.0 84.0 9.5 16.0

기타용지 11.0 100.0 - -

기반시

설

항만 8선석 16선석

도로 17차로 41차로

철도 - 23.6km

용수 26만m
3
/일 42만m

3
/일

자료: 전라북도,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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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만의 비전은 환황해권 거점항으로 제시될 수 있다. 최근 컨테이너 모선의

북중국 직기항이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도 8월에 세계 3위의 프랑스 선사인

CMA CGM사가 최근 10년간의 컨테이너화물 취급의 역사 속에서 평택항에서 원양항

로 취항을 개시한 바 있다. 4,000-5,400TEU급 9척으로 ‘평택항~중국~루마니아~우크라이

나~유럽’항로를 서비스함으로써 향후 수도권 컨테이너화물의 취급을 바탕으로 북중국의

컨테이너화물의 환적화물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새만금신항만은 중부권 컨

테이너화물의 취급을 바탕으로 향후 컨테이너화물 취급 실적을 쌓아가면 원양컨테이너

선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OCS(2003)에 따르면 북중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공급은 증가추세를 제 때에 따르지 못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항만시설 과부족에 따른 자연발생적 환적물동량은 2010년

484만TEU, 2015년 1,550만TEU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해안권 항만은 향후 중

국과의 네트워크가 긴밀해질수록 물동량이 증가하고, 앞으로 새만금 신항에서 처리해야할

물동량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군산항 개발계획 및 예측 물동량

1) 군산항 개발계획

<표 2>에서 군산항은 2010년 현재 30선석 2,012만톤의 하역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구 분 2010(실적) 2020 비고

총 물 동 량(A) 19,262 27,766

타항 전이물동량 977 석탄화물은 인천항에서 전이

유류 물동량 1,683 1,946

시 설 소 요(B)
17,579 26,797

유류 제외, 수도권 석탄 물동량고려
(104) (303)

현재 하역능력(C)
20,124 29,122

기능전환 3선석 고려
(280) (280)

선석수(컨테이너 선석수) 30(2) 36(2)

과부족(C-B)
2,545 2,325

(176) (-23)

자료 : 국토해양부,『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 2011.7.

주 : ( )내는 컨테이너.

<표 2> 군산항 항만 개발계획(2011년)
(단위 : 천RT/년, 천TEU/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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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의하면 군산항은 향후 2020년

까지 6선석을 추가 확보하여 총 36선석 2,912만톤의 하역능력을 보유할 계획이다.

2) 군산항 물동량 전망

군산항 물동량은 <표 3>과 같이 2010년 실적 1,926만톤에서 2020년 2,777만톤으로

동기간 중 연평균 3.7% 성장하며, 2030년에 3,495만톤으로 2020-2030년 기간 중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기간 중 일반잡화 및 컨테이너 품목의 물동량을 살펴보면, 일반 잡화 물동량은 동

기간 581만톤에서 787만톤, 942만톤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컨테이너 물량은 2010년 10

만 4,000TEU에서 2020년 30만 3,000TEU, 2030년 51만 TEU로 증가될 전망이다.

품 목 2010 2020 2030 비고

양 곡 1,716 1,363 34,946

시멘트 1,150 1,326 1,551

석탄 - 2,978 3,697
수도권 석탄

물동량 고려

목재류 1,448 1,907 2,000

모 래 575 897 1,136

철광석 34 50 67

철 재 772 871 1,061

고 철 490 486 486

자동차 4,133 4,846 6,520

일반잡화 5,807 7,865 9,417

컨테이너

(천TEU)

1,454

(104)

4,208

(303)

7,130

(510)

유류 1,683 1,946 1,921

합계

(연평균증가율, %)

19,262 27,766 34,946

3.7(10-20) 2.3(20-30)

자료: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결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예측센터, 2011

주: 2010년은 실적치임

<표 3> 군산항 품목별 물동량 예측

(단위 : 천RT/년, 천TEU/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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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기관별 새만금신항 물동량 추정

새만금신항에 대한 물동량 추정은 국토연구원 외(이하 국토연구원) 연구기관1)과

KDI에 의해 수행되었다. 국토연구원의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물동량 추정은 <표 4>와

같다.

<표 4> 국토연구원 새만금 신항만 물동량 추정
(단위: 만톤)

대안 1 대안2

2020년 2021 이후(2030) 2020 2021이후(2030)

목재 0 0 0 93

모래 0 0 0 31

철재 44 87 44 93

자동차 213 427 213 427

일반잡화 157 315 157 984

컨테이너

(만TEU)

542

(32.8)

1,086

(65.7)

542

(32.8)

1,843

(111.4)

합계

(만TEU)

956

(32.8)

1,915

(65.7)

956

(32.8)

3,471

(111.4)

자료: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2008

KDI 예비타당성 조사의 물동량 예측은 방법론상으로 원단위 적용에 의한 개별항만

예측이었다.2) 그러나 여기에는 중부권으로부터 유치할 물동량, 연안해운 물동량 및 중

1) 전제조건

- 원단위 산출법에 의해 예측

- 대안1은 산업용지만 고려

- 대안2는 산업용지 +FDI용지 +배후권 물동량 고려

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06.12)에 의하면 각 무역항의 물동량이 2020년까

지 예측 배분되어 있으므로, 2021년 이후 새만금 배후권물동량은 배후권물동량에서 2020년 군장

항 하역능력을 차감한 시설부족 물동량으로 추정하였음. 즉 기존 군장항의 개발계획을 2020년까

지 인정하였음.

2) o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새만금 권역의 산업시설 가운데 최근에 착공하여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와

사업승인이 되어 추진되는 새만금 신항 배후권역에서 발생하는 시.군의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물동량

- 시나리오 2: 시나리오1+FDI 1단계 물량

- 시나리오 3: 시나리오1+FDI 1단계 및 FDI 2단계 물량

o 전제

새만금신항 배후권역 소재 산업시설의 발생 물동량은 새만금신항이 처리

o 배후권역: 직배후지 군산시, 김제시,부안군 그리고 인접하는 익산시, 정읍시, 전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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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환적화물 물동량은 배제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KDI에 의한 새만금 신항 물동량

의 시나리오별 추정 및 소요선석은 <표 5>와 같다.

<표 5> 새만금 신항의 소요선석 추정(2021년 기준)

연도
자동차 일반잡화 컨테이너

2만톤급 2만톤급 2만톤급

시나리오 1
1 선석

(102,518톤)

1 선석

(498,604톤)

1 선석

(42,708TEU)

시나리오 2
1 선석

(103,176톤)

1 선석

(499,942톤)

1 선석

(42,824TEU)

시나리오 3
1 선석

(103,176톤)

1 선석

(499,942톤)

1 선석

(42,824TEU)

<표 6> KDI와 국토연구원의 새만금신항만 물동량예측치 비교

(단위: 만톤, 만TEU)

국토연구원 외

대안I 대안II

자동차 잡화 컨테이너 기1타 계 자동차 잡화 컨테이너 기1타 계

20

20

21

3

15

7

542

(32.8)
44

956

(32.8)

(8선석)

21

3

15

7

542

(32.8)

44
956

(32.8)(8선석)

20

30

42

7

31

5

1086

(65.7)
87

1915
(65.7)
(14선석)

42

7

98

4

1843

(111.4)

21

7

3471

(111.4)(24선석)

KDI 예비타당성 조사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자동차 잡화
컨테이

너
계 자동차 잡화

컨테이

너
계 자동차 잡화

컨테이

너
계

20

20
10.3 49.9 4.3 10.3 50.0 4.3 10.3 50.0 4.3

20

30
3 7.0 152.0 12.2 50.3 179.1 14.4 71.5 222.1 19.1

주: 기타 화물은 목재, 모래 및 철재화물

KDI가 추정한 새만금 신항의 시나리오별 2020년 소요선석은 <표 5>와 같이 합계 3

충남 서천군

o 배제한 물동량: 중부권으로부터 유치할 물동량, 연안해운 물동량 및 중국 환적화물 물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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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석에 불과하다. 따라서 <표 6>과 같이 국토연구원과 KDI의 물동량 추정치를 최대

물동량 시나리오(대안)로 비교하면 2020년(또는 2021년)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국토연구

원은 32만8천TEU, KDI는 4.3만TEU로 8배의 차이가 난다.

자동차의 경우 각각 213만톤, 10.3만톤으로 21배의 차이가 나며, 잡화의 경우 157만

톤, 50만톤으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30년에는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국토연구원 111만TEU, KDI 19만TEU로 5.5배를 보이고, 자동차화물의 경우 각각 427

만톤, 72만톤으로 약 6배를 나타내고, 잡화의 경우 각각 984만톤, 222만톤으로 약 4.4배

를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새만금신항만 물동량 추정과 비교하면 KDI 예타의 물동량이 과소 추

정되어 있다. 이의 원인으로는 우선 두 기관의 추정방법이 똑같이 원단위 추정법에 의

해 추정하였으나, KDI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원단위 추정에서 새만금신항만에 대해

서 산업별로 전국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수입물동량의 경우 전국원단위 평균은 0.41톤

/m
2
이고 수도권 원단위는 0.62인데, 새만금 신항만은 미래형 항만이므로 전국보다는 수

도권의 특성을 반영하면 새만금 신항만의 수입물동량은 50% 증가하게 된다.

둘째, KDI 예타의 새만금 신항만의 배후권역은 새만금신항만의 배후세력권으로서 새

만금신항이 속하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및 인접한 익산시, 정읍시, 전주시와 충청남

도의 서천군으로 직배후권만 설정하였다. 따라서 새만금신항만의 배후권역에는 전북권

에서도 일부 시군이 제외되어 있으며, 특히 향후 새만금신항만이 기본 물동량을 확보하

여 선박기항 빈도가 적정선으로 높아질 경우 전북권 컨테이너화물 중 타항만을 이용하

는 화물과 중부권역 즉 충청권과 전남 일부까지도 배후권역으로 확대될 경우 물동량은

추가로 증가할 여지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환적 및 연안해운 물동량이 고려되지 않았다. 환적물동량은 2000년대에 들어와

서 북중국 직기항선박이 크게 늘고 정착화된 상태에서 2020년 이후 북중국 직기항선박

이 새만금신항에 기항함으로써 창출되는 물량이다. 향후 녹색성장시대에 ‘그린물류정책’

에 따라 육상수송 특히 화물자동차수송보다는 새만금신항에서 연안해운에 의한 부산항

또는 북중국항으로의 수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신항 직배후지 물량만 대상으로 추정함으로써 전북도의 식품전용

항만으로서 우리나라 중부권의 배후권역에 대한 식품관련 창출물동량도 배제되었다. 박

형창(2009)의 연구에 의하면 새만금신항을 식품특화항만으로 개발할 경우 중부지역 전

체를 대상으로 배후권역으로 설정하여 물동량을 추정한 결과 최소물동량 시나리오에

의하더라도 2020년 515.3만톤(약 30.6만TEU3))로 3선석4), 2030년 1,049.3만톤(62.6만

3) 연구자가 식품관련 물동량을 컨테이너물동량으로 환산

4) KMI 양곡부두 하역능력 산정 방식에 따라 3만톤급의 하역능력 133.1만톤을 1선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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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U)로 7선석 규모의 물동량이 추정된다.

IV. 결론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결론은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첫째 보다 정교한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수요 추정 및 보완

새만금 신항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추정치와 KDI의 추정치가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국토연구원은 32만8천TEU, KDI는 4.3만TEU로 8배의 차이가 난다. 자동차의 경우 각

각 213만톤, 10.3만톤으로 21배의 차이가 나며, 잡화의 경우 157만톤, 50만톤으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30년에는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국토연구원 111만

TEU, KDI 19만TEU로 5.5배를 보이고, 자동차화물의 경우 각각 427만톤, 72만톤으로

약 6배를 나타내고, 잡화의 경우 각각 984만톤, 222만톤으로 약 4.4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KDI 예타의 물동량이 과소 추정된 원인으로는 우선 새만금신항만에 적용된 원

단위가 수입물동량의 경우 수도권 원단위(0.620.41톤/m
2
) 대신 전국원단위 평균(0.41톤/m

2
)

를 적용함으로써 이를 고려하면 새만금 신항만의 수입정물동량은 50% 증가하게 된다.

둘째, KDI 예타의 새만금신항의 배후권역은 새만금신항의 배후세력권으로서 직배후

지만 설정하고 전북권내 일부 시군이 제외되어 있다. 특히 향후 새만금신항만이 기본

물동량을 확보하여 선박기항 빈도가 적정선으로 높아질 경우 전북권 컨테이너화물 중

타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중부권역 즉 충청권과 전남 일부까지도 배후권역으로 확대

될 경우 물동량은 그만큼 추가로 증가할 여지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환적 및 연안해운 물동량이 고려되지 않았다. 환적물동량은 2020년 이후 북중

국 직기항선박이 새만금 신항만에 기항함으로써 창출되는 물량미여, 향후 녹색성장시대

에 ‘그린물류정책’에 따라 육상수송 특히 화물자동차수송보다는 새만금신항에서 연안해

운에 의한 부산항 또는 북중국항으로의 수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신항 직배후지 물량만 대상으로 추정함으로써 전북도의 식품전용

항만으로서 우리나라 중부권의 배후권역에 대한 창출물동량도 배제되었다. 박형창

(2008)의 연구에 의하면 새만금신항을 식품특화항만으로 개발할 경우 중부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배후권역으로 설정하여 물동량을 추정한 결과 최소물동량 시나리오에 의하더

라도 2020년 515.3만톤(약 30.6만TEU)로 3선석5), 2030년 1,049.3만톤(62.6만TEU)로 7선

석 규모의 물동량이 추정된다.

5) KMI 양곡부두 하역능력 산정 방식에 따라 3만톤급의 하역능력 133.1만톤을 1선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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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새만금신항만의 컨테이너부두 개발 수요 전망
(단위: 만TEU)

2010 2021 2031

새만금

신항

국토연구원 외

(대안2)

32.8

(총956만톤, 8선석)

111.4

(총3,471만톤, 24선석)

KDI 예타물량 4.3( 총3선석) 19.1(총3선석)

예타물량 보정* 5.4 23.9

식품전용항만**

(최소물량 시나리오)

30.6

(515만톤, 3선석)

62.6

(1,049.3만톤,7선석)

* 예타물동량에서 수입물동량 보정계수 50%, 따라서 수출입전체물동량에 대해서 25%를 가중

시켜서 반영 가능

** 이 물동량 중에서 전북권 이외 지역으로부터 유치물동량을 분리하여 반영가능.

2020년 및 2030년 추정치를 각각 2021년 및 2031년으로 대체함.

2. 가급적 조기에 선제적으로 대형항만으로 개발

새만금 신항만은 국내적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용산과 비교해서 입지조건이 열

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Dubai 및 중국의 상하이 푸동, 톈진의 빈하이신구

등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이미 1,000만 TEU급 이상으로 안정된 물류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조건보다도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을

조기에 유치하여야 새만금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하는바, 새만금 개발 및 외자의 유

치를 위해서 새만금신항만은 가급적 조기에 선제적으로 대형항만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컨테이너전용부두 및 식품전용부두의 개발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서 전북도내 군산항과 새만금항의 배후권역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중부지방의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새만금신항에 기능을 부

여하고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퇴적토가 쌓임으로써 수심이 낮은 기존

군산항의 컨테이너부두기능을 새만금항으로 이전하여 컨테이너전용터미널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컨테이너전용터미널은 가장 깊은 수심 전면에 12,000TEU급(선석당 450m)

의 미래형 터미널로 설계하되 우선은 다목적 컨테이너부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의 특화항만인 식품전용부두를 새만금항에 조성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

품전용항만으로써 전라북도뿐만아니라 식품허브항만으로 특화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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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바이형 포트밸리의 개발

두바이당국은 인공 섬인 두바이 해양도시(DMC)를 일체의 해운항만서비스 제공이 가

능한 도시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을 창출하고 있다. 즉,

DMC를 해운센터, 산업단지, 항만관리단지, 항만거주지역, 마리나 지역, 교육지구 등 6

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DMC를 해운산업의 6개분

야 즉 마케팅, 경영관리, 서비스, 교육, 레크리에이션, 선박설계 및 조선업 등 해운항만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5. 친환경 항만 개발 및 육성

항만구역내 온실가스 배출완화, 항만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경감, 친환경 하역장비

기술개발 및 도입, 트럭 등 육상운송장비의 친환경화 등이 요구된다.

6. 관광활성화를 위한 크루즈항만의 개발

관광기능이 새만금지역에서 핵심 기능이므로 국내외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크루즈항만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지역은 관광상품 그 자체가 특급의 경관은 되

지 못하므로 지역내 모든 건물이나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과 건설이 요구된다. 크루즈항만도 역시 이 범주에 포

함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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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새만금 신항만의 수요추정 비교분석 및 개발방안

조진행․김재진

오늘날 세계화와 지방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국가 간 FTA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Dubai, 상

하이 푸동, 톈진 빈해신구 등 경제자유지역(Free Zone)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에서는 새만금지구가 동북아의 성장거점으로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동북아 항만해운환경 속에서 새만금지구가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연구기관의 새만금신항에 대한 수요예측치를 비교 검토하고 새만금 신항의

적정개발규모 및 기타 개발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론으로는 첫째 보다 정교한 새만금신항만 수요의 추정 및 보완이 요구, 둘째 컨테이너전용

부두 및 식품전용부두의 개발, 관광활성화를 위한 크루즈항만의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

핵심 주제어 : 새만금 신항만, 군산항, 개발방안, 물류, 수요예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