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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role of logistics shifts to a system that supports supply chain management, the roles and 
functions of ports are becoming more expanded, complex, and sophisticated. Ports have now 
moved beyond simply supporting maritime transportation to playing a central role in the supply 
chain and national or regional economy. As a result,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investing 
and making efforts for port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ey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Pyeongtaek and 
Dangjin Ports, identify their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nd suggest way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stakeholders at Dangjin Port, and 
the 13 derived factor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mportance was found to be high in docking capacity, cargo 
processing speed, inland transportation connectivity, and creation of a port logistics cluster, but sat-
isfaction with these factors was relatively low.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smart ports and im-
proving the efficiency of CIQ (immigration and customs clearanc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lacking in satisfaction compared to their importance, requiring intensive improvement.

I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Dangjin Port, strengthening logistics in-
frastructure such as wharf expansion, creation of a logistics cluster, and rapid cargo handling is 
essential. In addition, port operation efficiency must be increas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mart 
port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IQ system. Through this, Dangjin Port will be able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in the future.

Key words: Port Competitiveness, Pyeongtaek·Dangjin Port, Development factor, Importance and 
Perfore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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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물류의 역할이 공급사슬관리를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하면서 항만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장되고,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 항만은 공급사슬에서 

중심축으로 전환되면서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하역, 

보관, 포장, 유통가공 등을 포함한 각종 부가가치 물

류를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국

가(정부) 또는 지자체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항만

의 개발과 운영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항만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항만의 경쟁력은 입지, 운영, 기능 그리고 배후권 

산업의 지원, 정책적 요인, 항만발전전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항만의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항만발전 

요인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 투자 및 강화 방안의 실

천이 중요하다(이충배 외 2).

평택·당진항은 수도권과 중부권 물류 지원을 목

적으로 1986년 무역항으로 개항한 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국 및 동남아 지역과 수도권의 수출입 물

동량 처리를 주로 수행해 왔다.1) 2023년을 기준으로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18개 컨테이너 및 카페리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화물은 벌크, 일반화

물, 자동차, 컨테이너 등이며 전체 항만물동량 기준

으로 4위에 위치해 있다.

지난 10여년간 평택·당진항은 수출입의 증가와 

항만시설의 적기 공급 등과 같은 우호적인 환경변화

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

근 한중과 미중 정치관계의 악화, 세계경제의 변동성 

증대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평택·당진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향후 항만을 둘러싼 이러한 

환경변화요인의 분석과 더불어 이에 대응한 발전전

1) 평택항은 당진항과 통합해 공식적으로는 평택당진항으로 
정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항계상 당진지역에 속하는 
항만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당진항으로 표기하
였음.

략의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평택·당진항의 현황, 경쟁력, 발전 방안 등에 대

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컨테이너 

부두와 자동차 부두 등이 위치한 평택항과 관련된 

연구였으며 항계상 당진의 부두를 중심으로 한 연구

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당진항의 발전 요인을 도출하여 중요

도와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당진

항의 항만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을 

실시하고 집단간의 요인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

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IPA)을 실

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한다.

Ⅱ. 평택·당진항 현황과 이론적 고찰

1. 평택·당진항 현황과 발전계획

평택·당진항은 수도권과 중부권 수출입을 지원하

기 위해 1986년 개항하였다. 2004년 항만법 시행령

의 개정을 통해 평택·당진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

였다. 이 중에서 당진항은 충청남도 당진시계에 송악

부두 13개 선석, 고대부두 10개 선석과 더불어 시멘

트와 잡화를 처리하는 서부두 7선석, 당진화력부두 3

선석을 포함하여 벌크화물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 수

도권과 인접하면서 서해안에서 중국의 산업 및 경제

중심지와 인접성으로 인해 두 지역간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최근 동남아 지역과의 화물

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

평택·당진항이 처리하는 화물은 벌크, 일반화물, 

컨테이너, 자동차 등이 있으며, 총 물동량기준으로 

2) 평택항 처리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경기
도가 63%, 수입은 66.8%를 차지하며 해외 기종점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수입은 중국 81%, 동남아 17%, 수출은 
중국 88%, 동남아 7%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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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4대 항만에 위치해 있으며 자동차 최대 수

출항만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화물량은 1억1천

만톤으로 전국 대비 7.5%를 그리고 컨테이너는 

725,047TEU로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항에 속하는 부두가 처리한 물동량은 4천9백만

톤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당진항 선석별 물동량 현황
(단위: 천톤)

2019 2020 2021 2022 2023

서부두(7) 8,602 8,461 5,417 6,060 6,277

고대부두 (10) 5,489 5,129 5,505 5,531 5,943

송악부두 (13) 40,709 38,033 37,515 36,589 37,463

합계 54,799 51,623 48,437 48,180 49,684

자료: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당진항은 개항 초기의 목적은 인천항의 대

체 항만 또는 보조 항만으로 이후 중국 교역의 관문

항으로 그리고 최근의 항만기본계획에서는 서해권 

다기능 복합거점항만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되고 있다. 2020년 발표된 4차 항만기본계획(2020∼

‘30)에 따르면 총 물동량은 1억2천5백만톤, 컨테이너

는 9십만TEU를 목표로 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20).

이후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에서 

평택·당진항은 서해권 다기능 복합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대중국 수출입 화물 처리를 위한 물류 거

점 및 중부권 기간산업의 중심항만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동

차, 철강 등 중부권 기간산업 기능 지원 강화와 항

만 및 배후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 지원 시설을 확

대하고 해양 관광 항만으로의 기능도 확대할 계획

이다.

이러한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에

서의 평택·당진항의 주된 개발 계획이 충청남도 당

진시에 위치한 송악, 고대 지구에 비해 경기도 평택

시에 위치한 포승지구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국제 여

객 부두의 건설과 임항 교통 시설 및 기타 시설 확충

이 평택항에 집중되어 있으며 당진항에 해당하는 고

대지구와 송악지구의 개발 계획에는 잡화부두 2선석

과 육상전원공급설비(AMP) 1식에 대한 계획만 포함

되어 있다.

표 2. 평택·당진항 항만기본계획 변화 추이

구분 1차 2차 3차 4차

개발목적 인천항대체 인천항 보조 권역경제 성장의 거점
서해권 다기능 복합 

거점항만

개발방향 지역항만 환황해권 거점항만 환황해권 거점항만
중부권 기간산업 

중심항만

역할(기능) 공업지원항 무역항 (상업항) 복합 무역항 (다기능) 복합 거점항만

개발기간(년) 1997-2011 2001-2020 2011-2020 2021-2030

총 선석수 62 97 79 73

컨테이너 선석수 - 7 9 　

총 물동량 (천R/T)) 86,913 123,836 158,953 125,623

자료: 해양수산부,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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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적인 평택·당진항의 발전요인의 도

출을 위해 선행연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항만경쟁력 요인과 평택·당진

항의 발전요인이다.

1) 항만경쟁력 요인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해

운항만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분야이며 따라

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격적

인 연구는 1980년대 이루어졌으며 Willingale(1981), 

Brooks(1984)에 의한 연구에서 시작되어 Slack(1985), 

Murphy et al.(1992), UNCTAD(1992), Tongzon & 

Heng(2005)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 연구는 주로 항

만의 이용자인 화주 또는 포워더에 의해 기항항만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을 설문분석을 활용하여 중요

도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어 졌다. 국내적으로

는 1990년대 김학소(1993)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유

사한 연구가 전체 화주 또는 특정 항만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하동우 외 1998). 

2000년대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항만경쟁 요소를 확인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이충배 외, 2003; 김율성 

외, 2004; Song & Yeo, 2004; 박병인·성숙경, 

2008; 유성재 외, 2011; 이홍걸, 2013; 정봉현, 

2014). 이들이 도출 또는 활용한 변수들은 주로 입

지, 시설, 운영, 항만연계 및 배후지, 마케팅,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연구 방법론은 설문분석, 

계층분석법(AHP),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등을 주

로 활용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Deloitte(2017)는 항만개발의 방

향성을 6개 요인 그린화, 스마트, 공급사슬의 통합, 

조직의 효율성, 안전 및 보안, 항만과 도시의 연계성

을 제시하였다. 채기영 외(2020)은 SWOT·AHP를 

활용하여 부산항의 경쟁력 평가에서 지정학적 입지, 

글로벌 네트워킹, 우수한 항만 인프라, 저렴한 항만 

비용을 중요 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강봉곤, 박홍규

(2020)는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자체 지

원 및 항만 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노윤진(2023)은 포항 영일만항이 경쟁력 확보를 위

해 항로 및 항차 증설, 스마트 항만 개발, 항만클러

스터 조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2) 평택·당진항의 발전요인

항만발전 결정요인에서 평택·당진항에 초점을 맞

춘 연구는 학술지에 발간된 연구 외에 주로 중앙정

부, 지자체 또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위탁으로 진행

되었다. 학술적인 연구는 평택항의 발전 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충배(2002)는 평택항 

발전을 위해 항로 추가 신설, 항만시설 확충, 배후도

로 건립,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노윤진 외(2007)의 연구에서도 평택항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유사한 요인인 물동량 증대, 항만비용, 입

지, 마케팅 등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현인규, 박

소진(2010)은 발전전략으로 항만서비스 강화 및 부

두사용의 편리성 제고, 행정자치단체간의 상호보완

적 행정능력 보강 및 긴밀한 업무협조, 평택․당진항

의 내륙수송망 연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는 비록 평택·당진항이라는 공식 명칭

을 사용하고 있지만 당진항보다는 평택항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규모면에

서 평택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컨

테이너, 자동차, 배후단지 등의 다양한 기능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20년 이후 평택항과 당진항 관련 발전요인에 대

한 연구가 두 지자체에 의해 수행되었다. 평택항은 

평택대와 중앙대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진항은 청운대

에서 이루어졌다(평택대·중앙대, 2019; 디엔아이·

중앙대, 2020, 중앙대, 2021; 청운대, 2022).

청운대의 연구에서는 당진항의 발전방안으로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 항만기본계획 수정, 양곡의 항만별 

재배분, 당진지역 유휴 부두의 활성화, 지역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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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산업 발굴, 항만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실무협의

체 구성, 항만 분리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제

시하였다. 중앙대의 연구에서는 3차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발전방안의 핵심과제로 배후수송망 

조기 확충, 배후부지 개발, 스마트 항만, 친항만 개발

과 친수공간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학술적인 연구로는 신성호(2020), 변백운(2020), 

윤상열(2022), 정현재(2023)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

들이 제시하고 있는 발전요인은 항만시설, 입지, 스

마트 항만, 네트워크 강화, 자동차 클러스터, 콜드체

인, 홍보 강화 등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표 3>은 항만의 발전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

합한 것이다.

표 3. 항만의 발전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저자 연도 방법론 요인

Willingale 1981 선사설문
항해 거리, 시장규모, 배후지 근접성, 항만접근성, 항만시설, 선석가용성, 

터미널 운영, 기존항로, 항만요율,

Brooks 1984 선사설문 항만비용, 기항빈도, 항만명성 또는 충성도, 직기항, 화물손상 등

Slack 1985 선사설문
운송비, 항만비용, 해상운임, 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속성, 항만장비시설, 

내륙운송과의 연계, 해상서비스 빈도

Murphy et al. 1992
항만 및 선사 

설문

비정형화 화물 처리시설, 대량선적, 처리비용, 손실과 손상, 장비 가용성, 

픽업과 배송, 선적정보, 클레임처리, 특수한 하역

UNCTAD 1992 문헌고찰
지리적위치, 배후운송연계, 이용가능성과 효율성, 가격, 사회경제적 안정성, 

통신

김학소 1993 선사설문
연간 화물량, 해상 수송거리, 톤당 화물가격, 선적기간, 항만 평균 

체선시간, 내륙수송비용

이충배외 2003 선화주설문 항만시설, 입지, 물동량, 비용, 서비스

여기태외 2004 선사설문

항만접근성, 기간항만 및 수출입 국가와의 연계성, 적기선적의 용이성, 

항만시설사용료, 화물발생지와의 인접성, 효율적인 배후연계 네트워크 등 

14개

Song & Yeo 2004 AHP
물동량 처리 규모, 지정학적 위치, 항만서비스 수준, 항만시설, 항만당국의 

대응

김율성외 2004 선사설문
항만시설, 항만요율, 항만서비스, 입출항 여건, 지정학적 위치, 

배후경제규모

Tongzon & 

Heng
2005 OLS 물동량, 효율성, 비용, 처리시간, 기항빈도, 수심, 환경수용성, 육상접근성

노윤진, 김승철 2007 IPA 항만물동량, 시설, 비용, 서비스, 마케팅

박병인, 성숙경 2008 AHP 선사 비용운영, 항만관리, 항만입지, 항만인프라

현인규, 박소진 2010 IPA
항만입지, 규모, 서비스, 물류시스템 연계, 사용료, 내륙과 교통연계 등 

10개

유성재외 2011 AHP 기항지 시설 및 연계성, 비용 및 서비스, 배후시장, 정보통신과 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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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모형과 변수 설정

1. 연구 모형 설계 및 변수 설정

본 연구는 항만의 발전 요인에 대한 여러 선행연

구 및 평택·당진항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당진항의 

발전을 위한 항만 발전 요인을 도출하여 각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인식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당진항을 이용하는 이용자 그룹과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그룹이 인식하고 있

는 항만 발전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분

석을 통해 당진항이 발전하기 위해 강화하여야 하는 

항만 발전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모형을 설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 및 각

종 자료를 통해 도출된 항만 발전 요인 13개에 대해 

이홍걸 2013 IPA 선적용이성, 접근성, 연계성, 지리적 인접성, 배후연계 등 20개

정봉헌 2014 AHP 항만입지, 항만시설, 항만비용, 항만운영관리, 배후지 여건

Lee et al. 2014 AHP 항만입지, 항만시설, 화물량, 서비스 수준

Deloitte 2017 문헌고찰
그린화, 스마트, 공급사슬의 통합, 조직의 효율성, 안전 및 보안, 항만과 

도시의 연계성

변백운 2019 AHP, IPA 네트워크, 항만시설, 비용, 운영, 배후권역, 서비스 및 지원, 마케팅

평택대, 중앙대 2019
문헌과 

현황분석

정기항로활성화, 카페리 선진화, 항만시설 맞춤화, 고객만족, 클러스터, 

배후단지, 친수공간, 관광레저 등

해양수산개발원 2019 설문조사 배후물류시설, 운송비용, 서비스, 취항선박, 배후도로 등

Kaliszewski et 

al.
2020 ANOVA

터미널 서비스 품질, 항만운영, 접근성, 배후연계성, 신속한 통관, 

복합운송여부, 항만비용, 해운연계성

채기영 이철용 2020 SWOT, AHP
지정학적 입지, 글로벌 네트워킹, 인프라, 항만비용, 부가가치 창출, 정책, 

스마트 항만 등 15개

강봉곤, 박홍규 2020 AHP, IPA 항만비용요인, 항만의지리적입지, 항만의운영관리, 항만시설

디엔와이 

중앙대
2020 설문조사

복합거점 항만개발, 항만운영효율화, 항만배후 개발 및 연계강화, 해양관광 

및 친수기능 활성화

중앙대 2021 IPA
항로 및 항차 증설, 항만카케팅, 스마트항만, 보안 위험관리, 친환경 항만, 

CIQ, 항만클러스트

청운대 2022
문헌과 

현황분석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 항만기본계획 수정, 양곡의 항만별 재배분, 

당진지역 유휴 부두의 활성화, 지역별 미래 성장산업 발굴, 항만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실무협의체 구성, 항만 분리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 검토 

윤상열 2022 SWOT, AHP
지리적 이점, 산업단지, 물류 인프라, 자동차 수출입, 동남아 물동량, 

항만배후단지 등 16가지

노윤진 2023 AHP
특화항만개발, 항만운영효율화, 항만배후 개발 및 연계 강화, 해양관광 및 

친수 기능 활성화

정현재 2023 AHP 디지털 항만, 특화 항만, 상생 항만, 안전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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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리커트 척도를 이용해 중요도와 만족도를 각

각 측정하고 13개의 항만 발전 요인을 3개의 상위 

요인으로 그룹화 하였다.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도출한 항만 발전 요인 중 당진항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요인들로 내륙교통연

계성, 부두 접안 능력, 주변 산업 단지 조성, 철재 특

화 항만 개발, 화물 처리 속도, 항만 이용료의 조정, 

친환경 항만 조성, 스마트 항만 도입, CIQ의 편의성, 

항만물류클러스터 조성, 부두 기능의 재편성, 화물유

치 인센티브, 항만 민관 발전 위원회 운영 등 총 13

개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세부 요인들을 3가지의 

상위 요인으로 분류하여 내륙교통연계성, 철재 특화 

항만 개발, 부두 접안 능력, 주변 산업 단지 조성의 

4가지 요인은 환경/시설적 요인, 화물 처리 속도, 항

만 이용료의 조정, 친환경 항만 조성, 스마트 항만 

도입, CIQ의 편의성은 운영적 요인, 항만물류클러스

터 조성, 부두 기능의 재편성, 화물 유치 인센티브, 

항만민관발전위원회 운영은 정책적 요인으로 설정하

였고 이는 그림 4로 정리하였다. 도출된 13가지의 요

인들은 전국 항만 기본 계획에서 언급된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며 선행된 연구에서 평택항 및 중소 항

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요인과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된 요인으로 구성하여 현

재 당진항이 발전하기 위해 해당 요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지, 당진항이 현재 해당 요인에 대해 얼마만

큼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4. 설문 문항의 구성

변수 및 측정 항목 선행 연구자

환경/시설적 

요인

내륙교통연계성

Willingale(1981), 중앙대(2021), 

청운대(2022), 정현재(2023)

부두접안능력

주변 산업단지 조성

철재 특화 항만 개발

운영적 요인

화물처리속도

UNCTAD(1992), 청운대(2022), 중앙대(2021),

Song & Yeo(2004), 평택대·중앙대(2019), 

중앙대(2021), 

항만이용료의 조정

친환경 항만 조성

스마트 항만 도입

CIQ의 편의성

정책적 요인

항만물류클러스터 조성

평택대·중앙대(2019), 변백운(2020), 윤상열(2022), 

청운대(2022), 노윤진(2023)

부두 기능의 재편성

화물 유치 인센티브

항만민관발전위원회 운영

연구 주제인 당진항 항만 발전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대분류

로 환경·시설적 요인, 운영족 요인, 정책적 요인으

로 구분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 13개 요인으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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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Ⅳ. 실증 분석

1. 설문 조사의 개요

당진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요인들의 중

요도와 성과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항만 관련 이

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

으로 당진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 실화주 업체

의 종사자와 항만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조직으로 

부두 운영사, 하역사, 해운 대리점, 항운 노조원 그리

고 공공기관 종사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24년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열흘간 진행하였

다. 응답자의 편의성을 위해 구글 폼의 URL을 설문 

조사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응답을 받는 방법으로 실

시되었다. 전체 응답자는 108개 였으며 이중 서비스 

이용관련자는 58개 공급관련자는 49개였으며 이들을 

설문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Excel, 

Jamovi, Python을 활용하였다.

2.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검증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 참여한 설문 응답자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 108명의 소속과 경

력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은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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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대상자의 특성

소속 빈도수(명) 비율(%) 경력 빈도수 (명) 비율 (%)

선사(이) 39 36.11% 20년 이상 25 23.15%

국가 기관

(공공 기관)(공)
17 15.74% 15년 이상 ~ 20년 미만 19 17.59%

포워더(이) 15 13.89% 10년 이상 ~ 15년 미만 20 18.52%

대리점(이) 11 10.19% 6년 이상 ~ 10년 미만 10 9.26%

부두운영사(공) 7 6.48% 3년 이상 ~ 6년 미만 17 15.74%

실화주(이) 5 4.63% 3년 미만 17 15.74%

항운 노조원(공) 5 4.63% - - -

하역사(공) 4 3.70% - - -

운송사(이) 3 2.78% - - -

지방공기업(공) 1 0.93% - - -

예선사업자(이) 1 0.93% - - -

주: (이) - 항만이용자, (공)-서비스 공급자

 

108명의 분포를 살펴보면 선사 39명(36.1%), 공공 기

관 17명(15.7%), 포워더(13.9%)의 순이었으며 경력은 

10년 이상이 59.3%를 차지하였다.

전체 설문 조사 대상자 108명의 응답을 토대로 항

만 발전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인식 정도

를 파악하고자 통계분석을 통해 <표 6>와 같은 결과

를 도출하였다.

표 6. 항만발전 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

분류 항목
중요도 

평균
순위

만족도 

평균
순위 t-검정 p-값

환경/시설적 

요인

내륙교통연계성 4.24 3 3.32 3 9.94 0.000

부두접안능력 4.35 1 3.52 1 7.89 0.000

주변 산업단지 조성 4.12 6 3.23 5 7.59 0.000

철재 특화 항만 개발 4.03 9 3.48 2 4.78 0.000

환경/시설적 요인 4.19 1 3.39 1 10.08 0.000

운영적 요인

화물처리속도 4.26 2 3.27 4 9.45 0.000

항만이용료의 조정 3.99 10 3.20 7 6.91 0.000

친환경 항만 조성 3.84 12 2.94 11 7.73 0.000

스마트항만 도입 4.07 7 2.81 13 11.81 0.000

CIQ의 편의성 4.13 5 3.14 8 10.20 0.000

운영적 요인 4.06 2 3.07 2 12.04 0.000

정책적 요인

항만물류클러스터조성 4.20 4 3.22 6 9.48 0.000

부두기능의 재편성 3.97 11 3.05 9 8.20 0.000

화물 유치 인센티브 4.06 8 2.94 12 10.27 0.000

항만민관발전위원회 운영 3.66 13 2.99 10 6.24 0.000

정책적 요인 3.97 3 3.05 3 11.3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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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발전 요인별 중요도에서 상위요인으로 환경/

시설적 요인이 4.19로 가장 높았고 운영적 요인

(4.06)과 정책적 요인(3.97)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부두 접안 능

력(4.35), 화물 처리 속도(4.26), 내륙교통연계성

(4.24) 순이었다. 이에 반해 항만민관발전위원회의 

운영(3.66), 친환경 항만 조성(3.84), 부두 기능의 재

편성(3.97)의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과 만족도에서 상위요인은 환경/시설적 요인

(3.39), 운영적 요인(3.07)과 정책적 요인(3.05) 순으

로 중요도가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역시 13

가지의 하위 요인을 측정한 결과 부두 접안 능력

(3.52), 철재 특화 항만 개발(3.48), 내륙 교통 연계

성(3.32)의 순이었다.

 각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응답자 

결과를 토대로 각 요인 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중요도에 대한 인식보다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본 설문 조사의 응답자인 당진항 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7. 중요도에 대한 응답자 그룹별 인식 차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공급자 그룹과 이용자 

그룹으로 나누어 독립변수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환

경/시설적 요인의 p값은 0.955, 운영적 요인의 p값

은 0.922, 정책적 요인의 p값은 0.974로 모든 요인의 

p값이 0.05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

급자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중요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요인별 

t-검정값과 p값을 살펴보면 화물처리속도(p=0.057), 

친환경 항만 조성(p=0.054)로 나타나 유의 수준인 

0.05에 근접한 수준이었으나 두 요인 모두 0.05보다

분류 항목 공급자(A) 이용자(B) 차이(A-B) t값 p-값

환경/시설

적 요인

내륙교통연계성 4.24 4.24 0.01 -0.052 0.959

부두접안능력 4.27 4.42 -0.16 1.135 0.259

주변 산업단지 조성 4.22 4.03 0.19 -1.241 0.217

철재 특화 항만 개발 4.02 4.03 -0.01 0.079 0.937

환경/시설적 요인 전체 4.19 4.18 0.01 -0.056 0.955

운영적 

요인

화물처리속도 4.10 4.39 -0.29 1.926 0.057

항만이용료의 조정 3.92 4.05 -0.13 0.821 0.414

친환경 항만 조성 4.02 3.70 0.33 -1.948 0.054

스마트 항만 도입 4.08 4.07 0.01 -0.092 0.927

CIQ의 편의성 4.14 4.12 0.02 -0.164 0.87

운영적 요인 전체 4.05 4.06 -0.01 0.098 0.922

정책적 

요인

항만물류클러스터조성 4.18 4.22 -0.04 0.278 0.781

부두 기능의 재편성 4.02 3.93 0.09 -0.545 0.587

화물 유치 인센티브 3.98 4.12 -0.14 0.861 0.391

항만민관발전위원회 운영 3.71 3.61 0.10 -0.525 0.601

정책적 요인 전체 3.97 3.97 0.00 -0.033 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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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p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든 세부 

요인의 p값이 0.05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공

급자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중요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공급자 그룹과 이용자 그룹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도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p값을 

구하였다.

표 8. 만족도 인식에 대한 응답자 그룹별 차이

환경/시설적 요인의 p값은 0.172, 운영적 요인의 

p값은 0.592, 정책적 요인의 p값은 0.591로 모든 요

인의 p값이 유의 수준인 0.05를 초과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각 세부 요인 별 t-검정 값과 p값을 살펴보면 부

두 접안 능력 요인의 t-값은 1.993, p값은 0.049로 p

값이 0.05보다 낮아 공급자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부

두 접안 능력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철재 특화 항

만 개발 요인의 t-값은 2.397, p값은 0.018로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낮아 공급자와 이용자의 만족도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

과를 얻었다.

분류 항목 공급자(A) 이용자(B) 차이(A-B) t값 p값

환경/시설적 

요인

내륙교통연계성 3.39 3.27 0.12 -0.769 0.444

부두접안능력 3.31 3.70 -0.39 1.993 0.049

주변 산업단지 조성 3.18 3.27 -0.09 0.445 0.657

철재 특화 항만 개발 3.22 3.70 -0.47 2.397 0.018

환경/시설적 요인 3.28 3.48 -0.21 1.377 0.172

운영적 요인

화물처리속도 3.29 3.25 0.03 -0.184 0.855

항만이용료의 조정 3.14 3.25 -0.11 0.709 0.480

친환경 항만 조성 2.86 3.02 -0.16 0.873 0.385

스마트 항만 도입 2.80 2.81 -0.02 0.109 0.914

CIQ의 편의성 3.08 3.19 -0.10 0.662 0.510

운영적 요인 3.03 3.11 -0.07 0.537 0.592

정책적 요인

항만물류클러스터조성 3.24 3.20 0.04 -0.239 0.812

부두 기능의 재편성 3.08 3.02 0.06 -0.364 0.717

화물 유치 인센티브 2.96 2.92 0.04 -0.246 0.807

항만민관발전위원회 운영 3.08 2.92 0.17 -1.024 0.308

정책적 요인 3.09 3.01 0.08 -0.539 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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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A 매트릭스 분석

IPA 매트릭스는 X축에는 만족도, Y축은 중요도를 

설정하고 중요도와 만족도의 각 평균 값을 기준선으

로 삼아 네 개의 사분면을 설정하고 각 요인들이 어

느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기법이다.

그림 2. 그룹별 IPA 매트릭스 분석

공급자 그룹 이용자 그룹

전체 그룹

I사분: 유지강화II사분: 집중노력

III사분: 열등순위 IV사분: 과잉지양

주: 1.내륙교통연계성, 2.부두접안능력, 3.주변산업단지조성, 4.철재 특화 항만 개발, 5.화물 처리 속도, 6.항만이용료의 조정, 
7.친환경 항만 조성, 8.스마트 항만 도입, 9.CIQ의 편의성, 10.항만물류클러스터 조성, 11.부두 기능의 재편성, 12.화물
유치 인센티브, 13.항만민관발전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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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1사분면에는 

5개의 요인 부두접안능력, 내륙교통연계성, 주변산업

단지조성, 화물처리속도, 항만물류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 이 요인의 특성은 중요도와 성과 만족도가 높

이며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요인들의 

특성은 항만의 물동량 창출과 화물의 신속한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항만의 경쟁력은 화물의 유치와 

하역 및 수배송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들 요인

들은 지속적으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2사분면에 속하는 요인으로 스마트 항만 

도입과 CIQ의 편의성이 있다. 이 구간은 중요성은 

높은 반면 성과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요인은 상대적으로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서 집중적 강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마

트 항만의 도입은 상하이, 로테르담, 부산항 등을 포

함한 글로벌 중심항만이 추진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중소항만으로 확산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관련 당사

자들은 도입의 필요성에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와 동시에 통관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사분면의 특성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요인들이며, 여기에 포함된 요인으

로는 정책적 요인인 화물유치 인센티브, 부두 기능의 

재편성, 항만민관발전위원회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응답자들은 당진항의 발

전에서 정책적인 요인보다는 화물의 창출 여건 조성

과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마지막 4사분면은 과잉 지향 영역이며 응답자들은 

이 구간의 요인으로 철재 특화 항만 개발과 항만이

용료의 조정 요인을 들고 있다. 이는 중요성이 높지 

않음에도 경쟁요인으로 집중화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당진항의 특화는 이미 철재부두에 집중화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항만이용료가 가지는 중요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특화와 항만이용료 인하와 같은 조치는 

크게 필요치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PA 분석을 통해 향후 당진항의 발전을 위한 방안

을 제시하면 항만의 물동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항만

물류 클러스터, 부두확충 등의 요인과 신속한 화물처

리와 수배송 연계 도로망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항만의 정책적 요인은 상대적

으로 중요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성과 

만족도도 낮아 다른 요인에 비해 후순위적인 실행과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항만의 특성상 당진항은 벌크 화물에 특화되어 있

다. 대부분의 부두는 전용부두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부두운영회사(TOC: Terminal Operating Company) 

제도로 운영되는 부두는 제한적이다. 비록 항만발전

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특화요인이 있을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당진항은 현재 벌크 중심에서 잡화와 

같은 부가가치 화물의 유치를 위한 부두의 활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곡 국가산업단

지 전면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예정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항만의 발전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항만경쟁력 제고는 중요

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항만 발전은 지리적요인과 같

은 자연적 요인뿐만 아니라 항만시설, 산업단지, 배

후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운영의 효율화, 서비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는 당진항의 발전을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별 중요성과 성과 만족도의 분석을 통해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IPA 분석

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이 당진항의 항만 발전 요인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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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것은 부두 접안 능력이며 화물 처리 속도

와 내륙 교통 연계성, 항만 물류 클러스터 조성, CIQ

의 편의성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서는 부두 접안 

능력, 철재 특화 항만 개발, 내륙 교통 연계성, 화물 

처리 속도, 주변 산업단지 조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당진항의 항만 발전 요인으로 도출된 3개의 

상위 요인과 13개의 세부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

족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만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있어 만족도는 

중요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응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을 

분석하여 IPA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한 결과 향후 지

속적 유지가 필요한 중요 요인으로는 환경/시설적 

요인에 해당하는 내륙교통연계성, 부두접안능력, 주

변산업단지조성 요인과 정책적 요인인 항만물류클러

스터 조성, 운영적 요인인 화물처리속도로 나타났다. 

집중 노력이 필요한 요인으로는 운영적 측면에 해당

하는 스마트 항만의 도입과 CIQ편의성으로 나타났

다. 반면 철재 특화 항만 개발과 항만 이용료의 조정 

요인은 높은 만족도 인식에 비해 중요도 인식은 낮

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공급자는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여 

해당 요인을 개발 후순위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용자

는 해당 요인이 집중 노력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당진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요인으로는 스마트 항

만의 도입과 CIQ편의성으로 운영적 요인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 또한 화물유치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당진항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IoT를 활용하여 선박의 입항 시 감속 운항 모니

터링과 석탄, 슬래그 부두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당진항의 CIQ관련 업무 처리 기관은 당진

이 주체가 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다. 

출입국과 관련한 업무는 당진시에 설치된 대전출입

국관리사무소 당진 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통

관 업무는 평택 세관에서 평택·당진항의 해상 부두 

지역을 담당하며 당진시의 일부 지역은 천안 세관 

대산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역은 국립 평택 

검역소에서 당진항 구역까지 함께 관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IQ 편의성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당진항의 CIQ

업무는 평택과 대산 등에 소속된 기관의 부속 행정

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진항의 선석

이 평택항에 비해 많지만 CIQ업무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자 및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를 개

선하기 위해서는 당진항에 독립적인 CIQ가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물유치인센티브 요인의 측면에서 당진항은 철재 

화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철재 화물 외에 

다른 화물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항만배

후단지 구역 내에 있는 기업이 당진항을 통해 수출

입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당진항의 화물 물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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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솜 ․ 이충배

국문요약

물류 역할이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항만의 역할과 기능도 더욱 확장되고 
복잡하며 고도화되고 있다. 항만은 단순히 해상운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공급망 및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정부는 항만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평택·당진항 개발을 위한 주요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한 
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진항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13개의 요인을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접안 능력, 화물 처리 속도, 내륙 교통 연결성, 항만 물류 클러스터 조성 등의 요소에서 
중요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해당 요소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스마트 항
만 도입과 CIQ(출입국 및 세관 절차) 효율성 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도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집중
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당진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두 확장, 물류 클러스터 조성, 신속한 화물 처리 
등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스마트 항만 도입과 독립적인 CIQ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당진항은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다.

 

주제어: 항만경쟁력, 평택·당진항, 발전요인, 중요도·만족도 분석, I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