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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 수립의 배경

◦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에 근거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0. 생략

◦ 서울시는 ‘(구)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 2005년 『서울특별시 도시

물류기본계획(2006-2015)』수립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주기

- 물류정책기본법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국가물류기본계획 기간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순차계획(rolling

horizon) 방식의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장

(특별시장)으로 하여금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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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분석

◦ 계획 기조

- 정책분야를 물류시설과 화물교통으로 나누어 수립하였으며, 주로 물류

현안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진

◦ 분야별 물류정책 수립 내용

- 물류시설분야 : 기존 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립, 민간 집배송센터 확충

사업, 그린벨트내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 화물교통분야 : 건축물부설 조업주차장 확충사업, 노상화물조업 주차

구획선 정비사업, 조업대기 주차시스템 확충사업, 소형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사업, 화물자동차 통행규제 정비사업

- 물류정보화분야 : 물류정보화 지원체계 구축사업

◦ 기존 계획의 평가

- 서울시 물류정책에 대한 장기 비전 제시 미흡

∙ 도시내 특정문제(화물차 주박차 문제, 조업환경 개선, 통행규제 등)에 중점을

두어 장기적인 비전 제시 부분이 미흡

- 법적 수립내용과 불일치하고 인접지역과의 연계성 미흡

∙ 물류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수립내용 일부가 누락됨

∙ 인접 광역지자체 관련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 또한 미흡한 실정임

- 세부추진과제와 성과지표 설정의 연계성 미흡

∙ 추진과제는 물류현안 해소에 초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와 연계

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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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존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결과

구분 사업내용 추진결과

물류시설분야

민간집배송센터 보관 배송 센터 건립지원 X

기존 3개 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 ○

동남권 유통단지 건립 ○

그린벨트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 X

화물교통분야

노상화물조업 주차구획선 정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내 화물조업주차장 확충 ○

화물조업 대기주차 공간 확충 X

소형 화물자동차 차고지(박차지)확보 △

화물자동차 통행규제 정비 X

3.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의 성격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서울시 물류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정 계획

-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서울시

여건에 부합하면서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비전을 제시

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천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계획기간은 2011～2020년이고, 서울시와 수도권 및 전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

- 시간적 범위 : 2011년∼2020년(10년)

∙ 기준년도 : 2010년

∙ 목표연도 : 단기 2013, 중기 2016, 장기 2020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수도권 및 전국

∙ 직접 영향권 : 서울시

∙ 간접 영향권 : 서울시와 관련된 수도권 및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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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획의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과 상위 및 관련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 서울시 물류환경 변화와 전망

- 서울시 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철도․

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 물류정책

- 서울시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 타 지역(권역)과의 연계물류체계 구축 및 개선

- 물류공동화, 정보화 등 물류체계 효율화

- 서울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물류인력 양성 및 물류기술 개발

- 서울시 차원의 국제물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시 도시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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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 도시 및 공간구조

◦ 2009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면적 중 주거지역은 307.86㎢(50.8%)이며,

녹지지역은 244.45㎢(40.3%)임

-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업 및 녹지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주거 및

상업지역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1> 서울시 용도지역 면적비율 변화

□ 인구 구조

◦ 서울시 인구증가 정체

- 서울시의 인구는 1998년 10,321천명에서 2010년 10,575천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0.19%로 소폭 증가

◦ 가구 수 증가추세

- 핵가족화에 따른 전체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1998년

3,459천세대에서 2010년 4,224천세대로 1.55%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 세대당 인구수는 1998년 2.98명에서 2010년 2.44명으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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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지속

-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1998년부터 505천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08천명으로 증가함

- 서울시 총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53%로 서울시는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음

□ 산업․경제 구조

◦ 서울시 지역내 총생산은 연평균 2.45% 증가

- 서울시 지역내총생산은 1996년 168,388십억원에서 2009년 237,594십억원

으로 2.45%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 서울시 사업체수 감소, 종사자수 증가

- 사업체수는 2002년 73.5만개에서 2009년 72.3만개로 감소

∙ 전체산업에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등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종사자수는 2002년 381만명에서 2009년 418만명으로 연평균 1.57%의 증가

<표 2> 서울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구 분 2002 2004 2005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735,258 740,779 741,229 728,614 719,687 723,086 -0.28%

종사자수 3,805,462 3,732,230 3,843,010 4,001,944 4,079,277 4,177,336 1.57%

자료 :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

◦ 경제활동 인구 증가 정체

- 서울시의 경제활동 인구는 2000년 4,917천명에서 2010년 5,180천명으로

0.47%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경기도는 3.11%의 증가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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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및 주차현황

□ 교통현황

◦ 서울시 자동차등록대수 중 화물자동차는 37.1만대로 12.6%차지

-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화물차 등록차량대수는 각각 4.1%, 3.0% 증가

- 2000년 이후 승용차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승합차, 화물차 등 물류

관련 차량의 등록 수는 감소 또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 서울시 도로현황

- 서울시 도로연장은 200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말 현재,

총 8,142㎞, 도로면적 82.47㎢, 도로율은 22.02% 수준임

- 수도권의 광역도로망은 총 12개축 46개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서울시를

중심으로 9개축 40개 도로와 인천시를 중심으로 2개축 5개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음

<표 3> 서울시 도로연장 추이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도로연장(km) 7,889 7,973 8,011 8,067 8,093 8,102 8,142

도로면적(㎢) 78.69 80.07 80.64 81.57 82.02 83.15 82.47

도로율(%) 21.01 21.38 21.53 21.78 21.90 22.20 22.02

자료 :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

◦ 서울시 지하철현황

- 서울시 지하철의 영업거리는 총 312.4km, 9개 노선이 운영중에 있음

<표 4> 서울시 지하철 운행현황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순환 지선

영업거리 312.4 7.8 48.8 5.4 6 38.2 31.7 52.3 35.1 46.9 17.7 25.5

역 수 293 10 43 4 3 34 26 51 38 42 17 25

평일운행회수 4,407 595 558 226 224 414 506 460 338 408 312 366

전동차수 3,611 160 790 20 24 480 470 608 328 499 126 96

자료 :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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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현황

◦ 화물차 차고지 현황

- 서울시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총 73,238개로, 이중 자가용은 36,172개이며,

용달은 24,362개, 개별은 11,246개, 일반은 1,458개임

- 개별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영등포구(1,209개), 송파구(1,077개), 중랑구

(927개)순이고, 용달화물자동차(개인)는 송파구(1,649), 중랑구(1,524),

동대문구(1,370), 영등포구(1,316)순임

- 반면 자가용 화물차동차 차고지는 강북구(2,829), 서대문구(2,814),

서초구(2,613), 강동구(2,154), 송파구(1,982), 용산구(1,935) 순임

◦ 서울시 화물자동차 주차실태 현황

- 2007년 서울시 주차실태조사에 의하면 불법주차대수는 적법주차대수보다

높으며, 야간 시간대 화물차의 불법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함

- 특히,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대수가 많은 자치구는 강서구, 중랑구이고

불법주차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 82.5%와 양천구 79.8%로 나타났음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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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시주차실태조사, 서울시(2007)

<그림 2> 영업용 화물차 불법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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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시설 및 산업현황

□ 물류시설 현황

◦ 서울시 소재 물류터미널(舊화물터미널)은 동부화물터미널, 한국화물

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3곳이 있음

- 기존 정기(구간) 화물운송 서비스가 택배업 등의 발달로 쇠퇴함에 따라

현재는 주로 화물주선기능(주선업 사무공간)과 화물주선 대기를 위한

단순 차고지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

- 3개 터미널 모두 시설 노후화로 주거․상업기능 등으로 변화된 주변

지역과 부조화를 보이고 있으나 물류터미널을 향후 추가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물류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함

- 수도권 지역의 신규물류단지는 대부분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동남권 물류단지가 조성 중에 있음

<표 5> 서울시 소재 물류터미널 현황

구 분 서부트럭터미널 한국물류터미널 동부물류터미널

위 치 양천구 신정동 812 서초구 양재동 226 동대문구 장안동 284-1

면적 / 시설 112,154㎡ / 41,382㎡ 96,017㎡ / 24,792㎡ 20,536㎡ / 4,465㎡

운영개시 1981. 7. 14. 1990. 3. 31. 1975. 8. 10.

도시계획 시설

(세부시설)

자동차정류장

(물류터미널)

유통업무설비(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창고)

자동차정류장

(물류터미널)

사업자 (주)서부트럭터미널 (주)파이시티, 파이랜드 선창산업(주), 주)신세계

입주업체 359개(주선285) 재정비 추진중 현재 시설폐쇄

◦ 창고시설

- 수도권에는 2010년 기준으로 237개의 물류창고가 있으며, 이중 5.6%인 42개가

서울시내에 위치함

- 서울시의 창고업체는 물류시설에 대한 기피, 지가상승, 용지부족등의

문제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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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산업 현황

◦ 물류관련 기업 현황

- 전국 물류기업 중 약 53%가 수도권지역(서울 23.65%, 인천 6.48%, 경기

23.02%)에 위치함

- 물류산업 업체수는 2000년 27,907개에서 2009년 39,389개로 3.18% 증가

∙ 화물운송업체는 2000년 27,051개에서 2009년 36,698개로 2.81%증가했으나 전체

물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반면, 운송주선업체수는 2000년 789개에서 2009년 2,637개로크게 증가함

<표 6> 물류산업 업체수
단위 : 개

구 분
서울 전국

업체수
업체수(2009)

2000 2009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26,977 36,563 155,111

해상화물운송업 74 135 326

소계 27,051 36,698 155,437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55 38 1,286

물류터미널운영업 3 3 15

소계 58 41 1,301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 12 13 93

운송주선업 786 2,637 9,699

소계 798 2,650 9,792

계 27,907 39,389 166,530
자료: 통계청, 『2009년도 운수업조사보고서』, 2010

◦ 물류산업 종사자수 현황

- 전국 물류산업 종사사 중 서울 39%, 인천 5%, 경기 15%로 수도권이

59%를 차지함

- 서울시 물류산업 종사자수는 2000년 10.6만명에서 2009년 18.5만명으로 5.1% 증가

∙ 육상화물운송업 종사자수가 2000년 5.9만명에서 2009년 13.4만명으로 7.7% 증가

∙ 반면 화물취급업 종사자수는 7.1%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물류산업에서의 비중도

27%에서 17%로 약 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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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물류산업 종사자수
단위 : 인

구 분
서울 전국

종사자수
종사자수(2009)

2000 2009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59,287 134,003 384,391
해상화물운송업 15,978 17,065 22,975

소계 75,265 151,068 407,366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2,703 2,695 12,872
물류터미널운영업 37 70 237

소계 2,740 2,765 13,109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 14,623 6,488 16,297
운송주선업 14,208 25,083 42,670

소계 28,831 31,571 58,967
계 106,836 185,404 479,442

자료: 통계청, 『2009년도 운수업조사보고서』, 2010

◦ 물류산업 매출액 현황

- 수도권이 전국 물류산업 매출액 중 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72.6%, 인천 2.3%, 경기5.6%로 서울시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남

- 서울시 물류산업 매출액은 2000년 22조원에서 2009년 49조원으로

7.6% 증가

∙ 물류터미널 운영업은 2000년 140억원에서 2009년 560억원으로 13.6% 증가

∙ 운송주선업도 같은 기간 동안 15조원에서 40조원으로 11.4% 증가

<표 8> 물류산업 매출액
단위 : 십억원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전국
2000 2009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3,429 10,927 1,026 3,051 24,624

해상화물운송업 16,862 33,883 35 0 35,368

소계 20,291 44,810 1,060 3,051 59,992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182 400 116 219 1,295

물류터미널운영업 14 56 4 0 87

소계 196 457 120 219 1,381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 667 1,327 272 0 2,169

운송주선업 804 2,630 90 543 4,237

소계 1,472 3,956 362 543 6,406

계 21,958 49,222(72.6%) 1,542(2.3%) 3,813(5.6%) 67,779(100%)

자료: 통계청, 『2009년도 운수업조사보고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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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물류활동 유형별 화물유발시설 현황

◦ 도시물류활동 유형별 구분

- 서울시의 도시물류활동을 제조 및 생산물류, 도소매 및 유통물류, 생활

밀착형 물류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그림 3> 도시물류활동 유형별 화물유발시설 현황

◦ 산업별 생산물류 현황

- 도시 내 제조업 등 산업 및 생산 관련 시설에서 주로 수행되는 물류활동으로

원자재 조달(수입 포함) 및 생산제품의 납품(수출 포함) 등이 해당

- 서울시 제조업 및 생산 시설이 집중된 산업단지는 디지털 국가산업단지와

온수일반산업단지 2개가 운영 중이며 마곡산업단지는 계획 중임

- 이외에도 아파트형 공장형태로 제조업 및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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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 및 유통물류 현황

- 도시 내 전통시장, 도매시장, 백화점, 대형할인상점, 전문점 등에서 주로

수행되는 물류활동으로 납품처(원산지)로부터 제품 입하와 판매 제품의

출하 활동이 해당

- 서울시 도․소매 활동이 집중된 도심(중구, 종로구), 강남, 영등포구

지역 등과 대형 할인상점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외곽 인구밀집지역에 위치

- 관련 화물이 입하되는 공간적 범위와 해당 시설 도․소매 고객의

공간적 분포 및 화물 유통경로 파악

◦ 생활밀착형 물류 현황

- 택배 및 퀵서비스, 편의점, 소화물(소포) 운송, 폐기물(쓰레기 등) 수거와

같이 도시민 거주지 및 직장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생활밀착형 물류활동이 해당

- 인구공동화 현상이 심화된 도심지역보다 신흥 택지개발 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외곽 거주지역에 주로 위치

- 택배, 우체국, 편의점 등 지역기반 생활 물류서비스의 Hub&Spoke체계

분석과 지역별 폐기물(쓰레기) 등 회수(역) 물류시스템 구조를 분석

∙ 서울시에 있는 대형 택배업체(총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택배터미널을 조사한

결과 업체별 물류전략에 따라 서울시 물류서비스 구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A업체> <B업체>

<그림 4> 택배업체의 서비스 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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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동량 현황

◦ 전국 지역별 총물동량

- 지역별 유출입 물동량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가 1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 12.9%, 경남 10.4%, 서울 10.1%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화물 유출입 물동량 비교결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은

유입량이 많고 그 이외 지역은 유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의 연간 총 유출입 물동량은 약 500백만 톤으로 전체 물동량 중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2008년 전국 지역별 총 물동량 현황

◦ 서울-전국간 물동량

- 서울시 유출입 물동량은 약 156백만톤으로 경기(51.2%), 인천(22.9%),

충남(5.9%) 순으로 유출입 물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서울시로 유출입되는 물동량은 전체의

74.1%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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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08년 서울시-지역간 물동량 유출입 현황

◦ 서울-수도권간 물동량

-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유출입하는 물동량은 116백만톤으로 유입은

88백만톤, 유출은 28백만톤으로 조사되어 소비도시형태를 보여줌

- 품목별 유입물동량은 화학공업품 40.01%, 금속기계공업품 29.76%이 가장

많고 유출물동량은 금속기계공업품 33.2%, 경공업품 20.2%, 화학공업품

19.3%, 농림수축산품 19.0% 순으로 나타남

<그림 7> 2008년 서울시 생활권-수도권간 품목별 유입 및 유출 물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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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내부 물동량

- 서울 내부 물동량은 강남구 11.5%, 중구 9.7%, 송파구 8.4%, 서초구

7.6%, 영등포구 7.0%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2008년 서울시 내부 물동량

<그림 9> 2008년 강남구 유출입 물동량

<그림 10> 2008년 중구 유출입 물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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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물자동차 통행량 현황

◦ 서울-전국간 통행량

- 서울시 유출입 통행량의 90%이상이 경기(77.8%), 인천(13.8%) 지역과

관련된 유출입 통행량으로 나타남

- 유입과 유출통행량의 비율은 59.6%대 43.1%로 유입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인천의 유입과 유출 통행량 비율은 61.3%대 38.7%로 조사됨

<그림 11> 2008년 서울-전국 유입 및 유출 통행량

◦ 서울-수도권간 통행량

- 수도권에서 서울로 유입 및 유출 통행량은 각각 57.1%, 42.9%로

나타났으며, 주로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

-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유출입 통행량은 각각 15%, 85% 내외이며, 수도권

서부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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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08년 서울-수도권 시군구간 유출입 총통행량

◦ 서울 내부 통행량

- 5대 생활권 기준으로 유출입 통행량은 서남생활권(25.1%)와 동남생활권

(24.7%)이 높고 서북 생활권이 낮게 나타남

- 서울시 각 구에서 발생하는 유출입 통행량은 강남구 9.4%, 영등포구

8.8%, 중구 8.2%순임

<표 9> 2008년 서울시 5대 생활권별 통행량

구 분
통행량(대/일) 비중(%)

유입 유출 계 내부 유입 유출 계

도 심 권 27,337 29,332 56,669 7,971 17.9 19.2 18.6

동북생활권 34,674 32,923 67,597 13,624 22.7 21.6 22.2

서북생활권 15,343 13,499 28,842 2,014 10.1 8.9 9.5

서남생활권 38,710 37,670 76,380 35,667 25.4 24.7 25.0

동남생활권 36,394 39,034 75,427 18,152 23.9 25.6 24.7

합 계 152,458 152,458 304,916 77,427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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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위 및 관련계획

◦ 서울시 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은 국가계획과 광역

계획으로 구분

◦ 법적근거가 명확한 범위 내에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제안함

◦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활용 극대화 모색 후 신규 확충 방안 검토

필요

◦ 물류분야만이아닌도시 전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물류정책 수립 필요

<표 10> 서울시 물류기본계획과 연계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구분 계획명 계획 내용

국가
계획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2006-2020)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다핵 연계형 구조 제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
 효율적 물류활동을 통한 사회 경제적 비용 감소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
 거점 개발 시 수단연계
 도시물류 경쟁력 강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2008-2012)

 교통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물류시설 개발
 지역개발과 연계된 물류시설 개발
 친환경적인 물류시설개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2009-2013)

 Green 유통 확산
 유통채널 다양화, 유통구조 효율화, 유통산업

인프라 확충
 사회적 갈등구조 해소

광역 및
서울시

관련 계획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2006-2020)

 공업지역을 물류시설로 활용
 철도종합물류기지 조성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산업기반 물류네트워크 구축
 동남권 물류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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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래 물류여건 전망

□ 물동량 전망

◦ 서울-전국 물동량

- 장래 서울 유출입 물동량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

- 타 시도에 비하여 경기와 인천의 물동량 증가추이가 높은 편이라 서울

유출입 물동량의 수도권 의존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13> 2021년 서울-전국 유입 및 유출 물동량 전망

◦ 서울-수도권간 물동량

- 서울시내 5대 생활권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물동량의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생활권에서 2% 초반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서울시내 5대 생활권 기준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나가는 물동량의 증가

추이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심권의 증가율이 소폭 높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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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서울 생활권-수도권 유입 및 유출 물동량 전망

◦ 서울시 내부 물동량

- 유입물동량은 강남구와 중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유출물동량은 용산구, 구로구, 금천구의 증가율이 다른 구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5> 서울 구-구간 유입 및 유출 물동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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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통행량 전망

◦ 서울-전국 통행량

- 서울 유출입 통행량의 대부분은 경기와 인천에 집중되어 있고, 연평균

증가율도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16> 2021년 서울-전국 유입 및 유출 통행량 전망

◦ 서울-수도권간 통행량

- 수도권에서 서울시로 유입하는 통행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서울 5대 생활권으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통행량 추이를 보면

평균 2.9%의 증가율을 보임

- 서울시에서 수도권으로 나가는 통행량의 증가추이를 보면 동남생활권과

서남생활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높을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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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21년 서울-수도권간 유출입 통행량 전망

◦ 서울 내부 통행량

- 강남구, 영등포구, 중구순으로 구-구간 유출입통행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18> 2021년 서울 구-구간 유출입 통행량 전망





제3장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구상

1. 비전과 목표

2. 전략과 추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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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전과 목표

◦ (비전) CT-Logistics(City, Transportation & Logistics convergence)

친환경․고효율의서울형도시물류체계구축

- 사회경제․교통․물류부문의 환경변화 및 선진국 도시물류정책등을 고려한

서울형 도시물류기본계획의 비전설정

- 상위계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부합되는 친환경․고효율의 도시물류체계 구축

※ "CT-logistics"란 물류의 목적과 기능을 도시교통과 환경에 융합시킨

효율적인 서울형 도시물류체계를 뜻함

◦ (목표) 도시물류기반강화, 지속가능한물류체계구축,도시경제활성화지원

-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부합되고 서울시 정책 및 여건에 맞도록 설정

- 도시경쟁력 관점에서 도시물류기반(하드&소프트)강화, 삶의 질 개선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물류체계 구축, 물류를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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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및 추진분야

□ 추진 전략

◦ 도시물류기반시설 강화 전략

- 하드웨어 측면의 물류기반시설 확보와 소프트인프라 측면의 제도 및 운영

효율성 개선 등 균형 개발 및 연계

- 도시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인프라 기능 및 운영 시스템 강화

◦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구축 전략

- 도시내 물류활동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 사회적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물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류체계를 구축

- 물류활동의 친환경성 및 공공적 역할 제고

◦ 도시경제 활성화 지원 전략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분야의 지원체계 구축

- 물류산업이 독립산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 및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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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분야

◦ 물류기반시설 부문

- 서울시 물류터미널의 기능 재정비 및 조성지원

- 신규 도시형 물류시설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추진

- 간선수송과 집배송 기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물류시설 연계체계 검토

◦ 물류 소프트 인프라 부문

- 도시환경과 물류수요에 대응한 도시형 물류공동화 추진

- 물류분야 정보화 및 표준화를 통한 도시물류체계 효율화 추구

-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한 소프트

인프라 보강을 통해 운영체계 개선

◦ 물류환경개선 부문

- 도시내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친환경 물류체계 대응방안 수립

- 화물조업수요 유발 시설내부에 화물조업공간 확보 유도

- 도시물류수요에 대응하는 화물집배송 환경개선

◦ 친환경/공공물류 부문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관점에서 물류시설 및 운송수단 개선

- 소비자 피해 예방, 재난재해 대응 등 공공적 관점에서 대응

-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려한 공공물류 정책 개발

◦ 산업지원 물류 부문

- 지식기반산업(MICE) 등 서울시 전략산업에 대한 물류지원체계 구축

- 전통시장 등 물류혼잡지역에 대한 정비 추진

◦ 도시물류 경쟁력 부문

- 물류산업의 건전성 지원과 영세 중소 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

- 인근 지자체 및 해외 주요도시와 도시물류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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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의 위계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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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분야 추진과제 단위과제

1. 물류기반시설

1.1 물류시설 정비

1.1.1 수도권 물류네트워크 합리화

1.1.2 동남권 물류단지의 신속한 조성

1.1.3 물류터미널 기능 재정비

1.1.4 서울형 신 물류 인프라 개발

1.2 물류간선망 개선
1.2.1 물류간선망의 지속 확충

1.2.2 물류연계망의 병목현상 해소

2. 물류소프트

인프라

2.1 물류공동화사업
2.1.1 물류공동화 역량 제고

2.1.2 서울형 물류공동화 사업 발굴

2.2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사업
2.2.1 서울시 물류현황정보 구축

2.2.2 물류표준화 및 물류기술개발 추진

3. 물류환경개선

3.1 화물조업 및 주박차 환경개선
3.1.1 화물조업환경 개선

3.1.2 화물자동차 주박차 환경개선

3.2 화물집배송 환경개선
3.2.1 택배화물 집배송체계 효율화

3.2.2 이륜자동차 화물운송체계 정비

4. 친환경/공공물류

4.1 물류시설 및 운송수단 전환
4.1.1 친환경 물류시설 및 운송수단 전환

4.1.2 친환경 물류서비스 지원

4.2 물류기능의 공공성강화
4.2.1 물류부문의 복지 및 안전기능 강화

4.2.2 방재 대응형 긴급물류체계 구축

5. 산업지원물류

5.1 전략산업 물류지원
5.1.1 문화관광 및 MICE산업 물류지원

5.1.2 국제업무지구 물류서비스 일원화

5.2 기존산업의 물류효율화
5.2.1 산업단지 및 상업지구의 물류효율화

5.2.2 전통시장 맞춤형 물류지원

6. 물류산업

경쟁력

6.1 도시물류산업 활성화

6.1.1 영세 중소 물류기업 지원

6.1.2 영업용 화물자동차 이용 제고

6.1.3 물류효율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2 물류협력체계 구축
6.2.1 수도권 물류협력체계 구축

6.2.2 해외 도시와 물류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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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기반시설

도시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서울시내 도시물류 기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활성화 도모

하드웨어와소프트인프라의 균형적인 개발 및 연계를 위해 효율적인 도시물류기반 시설 구축

물류터미널 개발 및 정비시 물류기능의 공공성과 물류네트워크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도시

물류기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 접근

□ 현상 및 문제점

◦ 서울시 물류시설의 부족

- 택배, 유통 등 도시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 기존 물류시설의 재정립과 동남권 물류단지 개발 이후에도 여전히

물류시설의 부족할 것으로 전망

◦ 물류시설의 제기능 상실

- 기존의 물류시설이 도시물류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역 간

물류, 생산물류 운송을 위한 대형 화물차량 중심의 주차장 및 운송

주선형태의 운영구조 유지

- 이에 비하여 물류환경은 소형, 다품종 소비재 운송을 위한 소형화물자동차

중심의 운행구조로 전환됨으로써 간선수송과 집배송 기능 상실

- 물류시설의 노후화, 수익성 악화, 물류시설 주변의 시가지화로 인해

사업자의 용도전환 및 인근 주민의 이전 요구 증대

◦ 물류거점시설의 연계교통체계 미비

- 간선도로, 집분산도로 등 물류시설의 연계교통체계가 미흡하여

화물자동차의 접근성 및 물류흐름의 효율성 향상에 한계

- 수도권 차원의 물류네트워크 개념 및 물류체계 효율화 정책 부재로

물류거점시설 마다 개별적인 물류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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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류시설 정비

1.1.1 수도권 물류네트워크 합리화

○ 수도권과 연계한 광역 물류시설 네트워크 조성

- 수도권 지역의 물류시설 간 상호 협력 및 보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국토해양부 등 협력 필요)

- 수도권 광역물류시설과 서울시 도시물류시설(3개 물류터미널, 동남권물류단지)은

상호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역할 재정비

- 새로운 물류시설 공간 개념 검토 및 도입(지하공간, 철도역세권 등 포함)

○ 수도권 광역물류체계 관점에서의 물류시설 기능 제고

- 광역물류거점과 지역물류거점에서 복합적인 물류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서울시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도권 물류시설의 기능 제고

- 광역물류거점인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군포, 수도권북부)은 서울시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연계 방안 모색

- 지역 물류거점으로 서울 소재 3개 물류터미널과 동남권 물류단지를 택배, 유통등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와 연계하여 개발 추진

1.1.2 동남권 물류단지의 신속한 조성

○ 동남권 물류단지의 역할

- 수도권 동남권 지역의 대규모 물류기능 수행

- 서울 및 경기도 동남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물류기능을 통합 운영

- 개별 업체 중심으로 운영 중인 소규모 물류시설을 공동화하여 동남권 물류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 집적화되고 체계화된 물류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친환경 물류시설 구축

- 수도 서울의 위상을 고려한 친환경 물류시설의 선도적 모범사례 구축

- 시설의 기능 및 외관, 역할 측면에서 철저한 친환경성 확보 유도

(실시계획(변경)시, 교통/환경영향 평가시 친환경프로그램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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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물류기업 지원

- 동남권 물류단지 입주대상자 공모시 전체 규모의 20%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소물류

업체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 체결

- 서울시의 중소업체기업지원 대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체 선정 및 지원

∙1단계 : 중소영세기업 공동물류센터 유치(화주 중심)

∙2단계 : (공동물류를 수행하는) 중소물류기업

∙3단계 : 중소·영세기업 대상의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유치(대형물류기업)

○ 동남권 물류단지와 기존 물류시설의 역할 정비

- 동남권물류단지는 한국화물터미널(양재동)과 공간적 서비스 범위의 중첩성을 고려

하여각시설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역할을 상호보완

- 서울시내 물류시설은 수도권 지역의 물류시설과 공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중첩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으므로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 추진 필요

1.1.3 물류터미널 기능 재정비

○ 물류터미널이 지역물류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재정비

- 화물 보관 및 집․배송시설 등의 물류기능이 유지되도록 개발하고, 미래 친환경

도시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념 구상

- 물류터미널 재정비 계획 수립시 지역여건, 친환경, 공공성 등을 강조

- 개발면적이 대규모인 경우 순차적인 개발을 통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물류업체의

피해 최소화 필요

∙ 가락동농수산물시장과 같은 순환개발방식 필요

- 복합개발방식으로 추진시에는 물류시설의 수요면적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복합개발허용 검토

○ 한국화물터미널(양재동)

- 경부축 중심의 전국단위 및 서울 남부지역 물류기능 수행

- 기존 계획대로 재정비 사업의 지속 추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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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

- 경인축 중심의 거점물류 기능 및 서울 서부지역 물류 기능 수행

-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물류시설로 조성 유도

- 재정비시 물류여건 변화에 맞추어 간선과 집배송기능의 물류시설 개발

○ 동부화물터미널

- 서울 도심 및 동북권 중심의 지역물류거점 기능 수행

- 공공 및 생활밀착형 물류기능 중심으로 특화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 유도

- 도심 및 주거지 인접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용 소형 화물자동차 중심의 공동물류

운영체계 조성

- 재정비시 물류시설의 수요조건 충족 선행

○ 서울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택배터미널, 창고 등 소규모 단위의 물류

시설을 물류터미널에 집적화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유도

- 전자상거래증가로 인한택배물동량증가에 따라 물류터미널 개발에 대한 중요성 부각

- 기존의 운송주선 및 차고지 기능을 탈피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연관된

최적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

- 소규모 기업화물 등과 관련된 택배화물, 영세상공인 물류서비스 제공 등 일정지분에

대하여는 특정 목적으로 개발 및 운영 유도

1.1.4 서울형 신 물류 인프라 개발

○ 새로운 물류시설 부지 확보

- 도시물류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3개 물류터미널과 동남권 물류

단지 외에 소규모 물류시설공간의 지속 확보 추진

- 역세권 지역에 별도의 물류공간을 확보하여 철도 등 친환경 수송수단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확대

- 부도심, 주요 환승역, 철도 차량기지 등 결절점 중심의 거점을 확보하여 소형화물

(택배화물)위주의 물류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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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공간, 역세권, 철도 차량기지 등을 이용한 물류시스템 구축

- 지하물류시스템 구축, 철도 중심의 소형화물 물류체계 구현으로 화물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한 물류서비스 구조 형성

-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 소비자가 방문하여 찾아가는 물류서비스 제공

도봉
기지

신내
기지

고덕
기지

모란
기지

천왕
기지

방화
기지

<그림 19> 도시철도(5～8호선) 차량기지의 물류시설 활용 개념도

1.2 물류간선망 개선

1.2.1 물류간선망의 지속 확충

○ 수도권 광역 네트워크의 지속적 구축 및 활용

- 기존에 계획 중인 수도권 중심의 고속도로, 철도 등을 지속적 건설에 따른 서울시

물류체계 개선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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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물류시설과 간선망의 연계성 향상

- 물류시설의 고속도로 접근성 확보(화물차 전용 고속도로 진출입 램프 설치)

- 신규 도로망, 철도망 구축에 따른 물류시설과 연계성 확보 및 강화

- 주요 간선망 구축 제안 및 활용방안 검토

- 서울시 도로 중 물류적 관점에서의 중점관리대상 도로 선정

- 도로망 및 철도망, 복합운송체계 구축 등 관련계획의 지속적 추진

한국화물터미널 동남권유통단지

<그림 20> 물류시설의 고속도로 접근성 검토사례

1.2.2 물류연계망의 병목현상 해소

○ 화물자동차 주요 운행경로의 지정 및 운영 관리

- 화물자동차가 주로 운행하는 서울시내 간선도로를 주요 축으로 지정하여 물류네트

워크 개선 및 화물자동차 집중관리정책 추진 시 활용

○ 주요 간선축의 화물자동차 소통 개선

- 서울시 상습 정체구역 중 화물자동차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를 검토한 후, 병목

해소, 도로 확장, 우회도로 개설 등 대상 후보지 선정 및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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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소프트 인프라

자가 및 개별물류 중심의 물류체계를 물류공동화 사업을 통하여저비용 고효율 물류체계로

전환

이와관련하여 도시물류 활동과 관련된 물류정보 DB 구축 및 국가 주도의 표준화 사업 동참

물류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 및 발굴

□ 현상 및 문제점

◦ 물류공동화 추진체계 미흡

- 개별 화주 및 비영업용 차량 중심의 물류활동은 비효율을 야기하고

물류비를 증가시켜 물류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자가 및 개별물류 중심의 소형화물자동차 운행구조는 많은 통행량을

유발하여 교통혼잡 가중, 화물조업 및 주정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 발생

- 그러나 물류공동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고 성공사례가 거의

없어 물류관련 주체의 참여 유도가 어려움

◦ 체계적인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구축 저조

- 물류 정보화(물류시설, 화물자동차 통행, 물류통계 등) 구축 미흡으로

도시물류구조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물류정책의 수립체계 약화,

신뢰성 및 적시성에 대한 문제 발생

- 정부차원의 표준화 확산 정책이 추진 중이나, 팔레트 표준화 외에는

실질적인 효과 미미

◦ 기존 물류인프라의 활용방안 미흡

- 하드웨어적인 물류인프라 구축은 부지 및 예산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기존 시설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비하려는 정책 추진 중

- 재정비 사업은 물류기능 제고보다는 시설 자체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운영체계 개선정책 부재로 물류시설 활성화 방안과 연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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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물류공동화 사업

2.1.1 물류공동화 역량 제고

○ 서울시 물류공동화 추진 매뉴얼 구축 및 보급

- 물류공동화의 추진 목적 및 대상 설정

- 목적 및 대상별 물류공동화 추진 방안 도출

- 서울시, 자치구, 민간 등 참여주체간 역할 분담 및 행정·제도적 지원방안 수립

○ 물류공동화 관련 산·학·연·관 협력 추진체계 개발

- 물류공동화 사업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에서 활성화 단계까지

산․학․연․관 공동의 협력 및 모니터링 체계 수립

- 전문가 풀 구성 및 기존 위원회 활용방안(또는 신규 위원회 설립) 검토

2.1.2 서울형 물류공동화 사업 발굴

○ 물류공동화 시범사업 추진 : 대형 건물 및 건물 군(群)

- 대형 건물 또는 집단 건물군(群)에서 발생/도착하는 물품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동으로 처리하는 물류공동화 시범사업 추진

- 택배사업자 : 조업시간 단축, 물동량 증가에 의한 택배차량의 수급불균형 해소

- 건물주 : 시설보안 강화, 주차장 회전율 증가, 에너지 사용 감소 등

-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방안 검토

○ 대규모 아파트 단지 물류공동화 사업 확산

- 대형건물 물류공동화 시범사업 추진결과 분석에 따라 아파트 물류공동화 사업 확대

- 대규모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를 한 블록으로 지정하고, 무인택배시스템 도입 또는

아파트 단지별 내부는 노인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배송시스템 추진

○ 클러스터형(지구단위, 단지, 거점 등) 물류공동화 사업 발굴 및 지원

- 화물운송물품 및 행태가 비슷한 지역단위로 물류공동화 체계 구축

- 지역 및 거점별 산업지원 물류체계와 연계하여 추진

- 지구단위, 단지, 거점 등의 특성을 고려한 물류공동화 시범사업 발굴(예: 동대문

지역) 및 지원을 통한 도시물류공동화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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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물류 공동화 사업 발굴 및 지원

- 회수물류 사업대상지역 품목 설정 및 지원 방안 수립

- 녹색물류 실현을 위한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 극대화 도모

2.2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사업

2.2.1 서울시 물류현황정보 구축

○ 주기적인 서울시 물류현황 조사체계 구축

- 주기적인 물류현황조사 시행

∙물류정책기본법에 지역물류현황조사를 명시하고 있는 실행방안 마련

∙국가교통DB조사는 효율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 중

∙서울시 물류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물류정책 수립과 연계되도록 추진

※ 서울시 물류현황 조사

- 과거 물류현황조사에는 '물류조사 및 물류종합계획수립 구상'(1998년), '도시물류기본

계획'(2005년)이 있음

- 물류조사 및 물류종합계획수립 구상(1998년)

∙일반지구, 단위지구, 도로노측으로 구분하여 조사

- 도시물류기본계획(2005년)

∙시설물 현황 조사, 화물자동차 운행특성 조사, 노측조사 실시

- 물류현황 조사체계 구축

∙서울시 공간구조의 특성과 도시물류활동 유형을 고려한 조사내용 설계

∙서울시 전역의 물류현황은 10년단위로 지구별․업종별․품목별 및 도로노측 조사

실시로 물류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정책수립

○ 물류현황정보의 DB 구축

- 화물자동차 통행관련 정보 DB 구축(높이, 무게, 통행시간, 경로 등)

∙도로, 교량, 철도 등 관계기관(경찰청, 관련부서 등)과의 정보공유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프로그램 개발 유도

- 화물자동차 차고지 정보 구축(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

∙자치구별 차고지 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하여 물류관련 업체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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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조업 및 주정차 허용장소 정보 DB 구축(구역, 차종, 요일, 시간 등)

∙이면도로, 주말 전통시장 주변 등 주정차 허용 구간 정보 구축

- 물류업체현황 정보 구축

∙일반, 개별, 용달, 주선업체, 국제물류주선업체 등에 대한 기업정보를 구축 및

제공하여 중소·영세 화주의 이용 편의 제공

-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통계DB 구축(지역별, 지점별, 유형별 등)

∙화물자동차 관련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 예방

∙화물차 교통사고통계 자료 수집(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협조), 사고유형별 분석,

대응방안 마련

- 유통물류시설정보 구축(창고, 터미널 등 민간물류시설 중심)

∙물류시설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영세기업의 민간 물류시설 활용도 제고

∙지점별 시설 제원, 규모, 물류서비스 구조 등을 구축하여 민간에 정보 제공

2.2.2 물류표준화 및 물류기술개발 추진

○ 국가물류표준화사업 지원

-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물류부문 표준화사업의 서울시로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

- 표준화 사업을 통한 물류 효율성 증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참여 유도

○ 국가주도의 물류기술개발 R&D사업 유치

-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도시 물류부문R&D사업을 서울시에 유치할수 있도록 지원

-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신교통 물류기술의 현장 적용시 서울시에 도입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추후 확대방안 검토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관련 시범사업 촉진시 유치 및 적극 협조

○ 서울시 자체 R&D사업 중 물류부문 발굴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R&D사업에서 도시물류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

- 교통혼잡감소,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R&D 사업을 발굴및 추진시 지속

가능한 도시물류체계 구축 관점에서 물류부문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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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환경개선

원활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물류수요가 발생하는 도시물류활동 유발시설 내에서 화물

조업 유도

소규모 다거점 위주의 주박차 공간 확보

신속한 물류체계의 정비를 위한 택배화물 수송체계와 이륜자동차 운송체계 정비

□ 현상 및 문제점

◦ 화물조업 및 주정차 공간 부족문제 지속 발생

- 서울시는 생산 보다는 소비 중심의 구조로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서

물류수요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교통혼잡이 빈번히 발생

- 화물조업 공간의 절대적 부족은 물류수요 유발시설 주변의 공공시설

(도로, 인도 등)을 무단 점유하여 보행 및 도시미관 저해

- 공공시설의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세 차주 및 택배

기사에게 부담으로 작용

◦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물류서비스 증가

- 전자상거래 증가 등 유통체계의 변화에 따라 생활과 밀접한 택배서비스,

이륜차 특송 등 신속물류체계의 중요성 증가

- 동대문, 남대문 시장 일대의 밀집된 지역에서는 소형트럭, 이륜차 등이

집중되어 심각한 교통혼잡 유발

◦ 기존 화물조업 공간의 비효율적인 운영체계

- 청계천로, 을지로, 남대문 등을 중심으로 640면의 화물조업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장기주차, 이중주차 등의 비효율 발생

- 주차회전율 제고, 차종별 이용시간대 차별화 등 주차장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화물조업행위 유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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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화물조업 및 주박차 환경 개선

3.1.1 화물조업환경 개선

○ 화물조업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 공간 확보 의무화

∙물류수요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 부지내 화물

조업주차공간 확보필요

∙여객과 화물의 동선 분리와 화물조업의 효율성 제고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지침에 세부시설 기준 반영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 적정위치 및 동선체계, 조업

관련 시설물 설치규정 등 마련

-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용도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화물조업 주차면 원단위 조사 및 산정

∙원단위 산정 시 조업주차시간과 조업대기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회전율을 반영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화물조업주차면 산정기준 정립

- 화물조업주차장 적정 위치 및 동선체계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위치는 건축물별 특성에 맞춰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

∙화물조업주차장 유출입동선과 일반차량동선이 상충되지않도록 함

- 화물조업주차장 관련 시설물 설치규정

∙건축물 용도, 화물조업 차종 등을 감안하여 화물조업주차면의 규모(면적) 결정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화물조업주차" 또는 "화물조업주차구역" 표시

∙무질서한 화물 조업을 막기 위해 화물조업구역 내에 하역대(도크), 캐노피 등을

설치함(화물엘리베이터와 하역대는 가깝게 설치)

○ 기운영중인 도시물류 조업공간 정비

- 노상 하역주차공간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시간대별 운영, 유휴지 활용, 거주자 우선주차장 활용 등

∙하역주차구획 수요 파악(구 협조), 거주자 우선주차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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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대기주차장 활성화 및 지속 확충

∙화물대기주차장 활성화 방안 : 홍보강화(주변 상가연합회, 용달화물협회 등),

하역주차구획 연계 강화

∙기부채납 예정인 훈련원 주차장(2017)을 화물관련 주차공간으로 활용방안 검토

- 불법주차 단속 강화

∙화물조업 및 주정차 공간 확보 이후 주기적 불법주차단속 및 상습주차차량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3.1.2 화물자동차 주박차 환경개선

○ 노드(결절점) 개념의 주박차 공간 확보

- 공공시설 주차장을 화물차 (야간)주박차 공간으로 활용

∙대상 : 시/구 관련 공공시설, 유수지 등

- 공영주차장내 화물주박차공간 확보 제도화 추진

∙소형 화물자동차는 주박차가 가능하도록 공영주차장 시설지침 개정 검토

- 민간 대형건축물의 (야간)주박차 공간 확보

∙민간시설 주차장을 야간시간에 개방하도록 인센티브(에코마일리지) 제공방안 검토

- 인접시도(인천, 경기)와의 협력을 통한 수도권 차원의 주박차 공간 확보 및 운영

체계 구축

∙수도권으로 광역화되는 도시물류체계에서 서울시 자체적인 해결방안 제시보다

인접시도와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체계 마련

○ 링크(도로) 개념의 주박차 공간 확보

- (야간)간선도로상 화물주박차공간 확보

∙야간시간 대 간선도로변 화물 주/박차 허용 방안 검토

∙간선도로 활용을 위한 주/박차 허용기준(도로구조, 차량소통 영향 정도, 시간대,

주변지역 영향, 보행자 위험 발생 여부 등)검토

∙시범사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52 -

3.2 화물집배송 환경개선

3.2.1 택배화물 집배송체계 효율화

○ 택배화물유발시설의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집하관점) 발굴

(동대문, 남대문, 전문상가지역 등)

- 수배송 중심의 물류공동화 사업 반대 개념으로 화물의 집하관점에서 접근

- 대규모 화물유발시설은 택배업체와의 협력(공동브랜드)을 통한 물류공동화 추진으로

통행량 감소와 적재 효율성 증대 고려

○ 무인택배 보관함(아파트, 지하철, 주민센터 등) 확대 설치 및 활성화

- 증가하는 다양한 택배화물의 배송 및 접근성 제고

- 이용객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점으로 배송지점 확대

○ 권역별 택배화물 공동배송 제고

- 택배서비스 제공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공동배송지점 확대

- 주민센터 및 노인정을 이용한 택배화물 대리수령서비스 운영

3.2.2 이륜차 화물운송체계 정비

○ 이륜차 화물운송 실태 조사 수행

- 이륜차밀집시설의 현황 및 주정차 실태, 운행현황, 이용 주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

-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추진

○ 이륜차(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운송시스템 개선

- 도로상(건물 신축 또는 재정비시 건물전면) 또는 부설주차장내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 (교통영향평가/건축허가 협의시 의견제시)

- 관련 법규 개정 후 이륜차주차장 및 대기장소 확보

- 도심권 이륜차 주정차 정보시스템 구축 검토

○ 친환경 이륜차 운송수단 도입 및 활용

-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 자전거 택배화물 서비스 발굴(밀집지역)

- 오토바이 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검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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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공공물류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구축 및 서울시 위상에 부합하는 물류정책의 공공성을 선도하기 위해

도시물류활동의 사회적 기능 강화 필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물류 실현, 물류부문의 고용, 복지, 안전성을 강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물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접근

□ 현상 및 문제점

◦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가

- 주거지 및 상업시설 개발확대로 도시 내 물류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

되거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기피시설로 전락

-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및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모달시프트

(Modal Shift), 친환경기술개발, 자원순환 등 녹색물류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

◦ 물류서비스 제공 대상의 변화

-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서울시 물류활동은 제조․기업물류 중심에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비․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

- 국민 1인당 택배이용건수가 2002년 약 9회에서 2009년 약 2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기초서비스화 급격히 진행

◦ 물류부문의 공공성 증대

- 효율성 추구와 환경성․안전성(보안)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작용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력 확보가 향후 물류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

- 방재 대응형 물류체계, 긴급물류지원체계, 물류보안, 안전 등과 같이

공적 기능으로서의 물류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미흡

- 물류적 관점에서 기본권(평등권) 보장, 범죄 및 피해예방,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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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물류시설 및 운송수단 전환

4.1.1 친환경 물류시설 및 운송수단 전환

○ 친환경 물류시설 조성 유도 및 지원

- 환경친화적 물류시설 조성 지원

∙동남권 물류단지와 3개 물류터미널에는 친환경시설이 되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

∙민간시설 개발계획에 대한 친환경성 심사를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친환경 물류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

∙개발단계에서 친환경 물류시설로 조성되도록 협의과정시 검토

(에너지사용 저감, 주변 시설과의 조화 등)

○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

- 친환경 및저공해화물차(전기차, 클린디젤차량) 도입지원(지경부, 환경부 등과 연계)

- 공공건물 중심의 친환경차량관련 인프라(전기충전소) 확충 지원

○ 화물차량의 운행환경 개선 지원

- 에코 마일리지제도 도입(일본사례, 택배회사 지원, 에코 포인트)

∙환경부 사업의 물류부문 적용방안 검토

- 대기오염 저감장치 부착사업, 노후차량 개선사업 등 홍보 및 지원

- 화물종사자 교육과정에 에코드라이빙 등 친환경 관련 교과 및 내용 추가

-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혼잡통행료 및 주차비 할인 등 추진

- 화물자동차 통행제한구역의 친환경차량 이용 유도, 장기적 의무화 추진

4.1.2 친환경 물류서비스 지원

○ 지하철 택배시스템 도입

- 인구밀집지역, 교통혼잡지역 등을 대상으로 역세권 중심의 지하철 택배 서비스 제공

- 도시내 화물자동차 통행량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

- 지하철역과 연계수단 검토 및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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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이용한 택배서비스 사업 지원

- 평지구조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 택배서비스를 도입 지원

- 장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및 통행제한 구역을 대상으로 택배서비스 발굴

-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과 연계하여 추진

4.2 물류기능의 공공성 도입

4.2.1 물류부문의 복지 및 안전기능 강화

○ 물류부문의 복지기능 도입

- 공공근로사업과 지역내 물류서비스기업을 연계하여 고용창출 유도

∙주거밀집지역의 경로당,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화물 공동배송서비스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유도

∙택배화물의 집배송업무를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고용확대 추진

- 공동주민시설을 활용한 택배서비스 개선 추진

∙고령화 사회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응형 공공시설(주민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물류지원체계 구축

∙맞벌이 부부, 어린이 및 노약자 안전등을 고려한 부재중 수령 방안 검토

∙대학가 주변, 원룸/오피스텔 밀집지역, 단독/다세대 주거지역 등 소재 주민센터를

활용한 부재중·택배 대리수령서비스 확대

∙물품 분실, 파손 등에 대한 대응, 종사자 산재 처리등 검토

○ 물류부문의 안전기능 강화

-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강화

∙화물차 주요 경로, 사고다발지점 및 유출입 차량이 많은 지점에 대한 정보 제공

(표지판 설치 등)

∙후면반사지 설치 확대(관련법령 개정 건의 : 자동차관리법) : 현재 EU 규정(적재

중량 4.5톤 이상)을 준수하나 미부착차량의 야간 사고위험성 증가

∙화물차 운전자 교육시 도시내 화물운송관련 교통사고 예방, 에코드라이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56 -

- 수송, 보관, 하역 등 물류기능별 안전(식품, 위험물 등)체계 구축

∙물류시설의 화재방지, 식품유통 및 물류체계의 안전 확보, 위험물 수송체계 정비 등

도시물류 안전방재계획 수립 추진

4.2.2 방재 대응형 긴급물류체계 구축

○ 비상사태, 자연재해 등에 대한 긴급 물류체계 대책 미흡

- 최근 일본의 지진 발생시 긴급 구호물자 전달체계 미비로 이재민의 고통이 심화됨

- 대지진과 원전사고가 향후 동북아 물류환경변화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비상사태,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물류부문은 배제되어 있음

○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예방체계 강화와 도시형

재난에 대비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구축하도록 제시

- 특히, 도시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통계 정비,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관리체계 지원 등 통합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물류부문에서도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와 위기대응능력 확보 필요

○ 국가비상사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긴급물류지원체계 구축

- 재난발생시 물류수송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민관 합동 대응체계 수립, 물류기업 비상 동원 및 협력 방안)

∙일본의 지진해일 참사로 물류간선망이 파괴되어 이재민에 대한 구호품 전달체계

문제 발생

∙국내 방재계획은 자연재해(홍수, 산사태 등) 발생시 인명구조 이후 이재민에 대한

체계적인 구호물자 전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행정안전부에서 재해구호물자 통합정

보시스템 구축 예정)

- 전시동원대상차량(화물차)을 국가지정 재난․재해 시에도 동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관련계획 포함 등 건의(구호물품 및 긴급물자운반 지원체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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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지원물류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주요 산업에 대한 물류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

서울시 주요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에 특화된 물류서비스 제공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클러스터형 물류서비스 제공

기존 산업의 물류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검토

□ 현상 및 문제점

◦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

-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를 기존산업과 전략산업으로

구분하여 육성정책을 추진 중

- 기존산업은 전통시장, 도소매 및 유통관련 산업이 해당되고 전략산업은

문화관광산업, 국제 전시 및 행사 등 지식기반산업(MICE)을 의미

- 기존산업 및 전략산업은 클러스터(밀집된 지구 또는 지역)를 형성

하는 구조로 집적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산업지원 물류체계 구축 미흡

- 산업정책과 물류정책을 통합․연계하려는 고민이 부족하여 물류인프라

구축, 물류효율화, 화주대응, 물류기업의 서비스 역량 등 물류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임

- 전략산업을 육성 및 활성화하려는 정책에는 물류지원체계가 고려대상에서

배제되어 경쟁력 제고에 한계 발생 예상

- 기존산업은 오래전부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물류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경쟁력 저하로 악순환 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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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략산업 물류지원

5.1.1 문화관광 및 MICE산업 물류지원

○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물류서비스 발굴

- 주요 관광지 내 관광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와 연계하여 외국인 대상으로

물품을 일시보관하거나 공항 또는 본국까지 탁송하는 서비스 개발

- 국제거점(김포공항), 문화관광거점(호텔 등), 물류업체와 연계

○ 프로젝트형 물류수요 대응 One-Stop Single Window 운영

(Project 물류서비스 제공)

- 대규모전시, 박람회, 국제 행사 등 일시적 물류수요 집중시 일괄물류행정서비스 제공

- 물류처리존 설정, 대형차량의 운송경로 지정 및 도심통행 일시허가 등 관계기관

협력지원, 관련 매뉴얼 작성 및 제공

5.1.2 국제업무지구 물류서비스 일원화

○ 고층건물 중심의 국제업무지구 물류서비스 제공

- 국제업무지구의 고층건물 등에 대한 수직 물류공동화 서비스 발굴

- 공공시설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적용 확대 추진(서울시 신청사 등)

5.2 기존산업의 물류효율화

5.2.1 산업단지 및 상업지구의 물류효율화

○ 서울시 산업특성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이루고 있음

- 전통시장, 전문상업지구, 농수산물시설, 제조업 밀집지구 등으로 특성화

- 장기적으로 물류공동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매력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해 왔음

- 산업별 지구단위 관점에서 물류정책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구단위 계획시

물류부문을 포함하여 물류효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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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밀집지구 물류효율화

- 식품의 안전부문과 연계하여 신선물류체계 중심의 물류효율화 추진

- 포장부문의 표준화 제고(용기 표준화 R&D사업과 연계 검토)

- 지역간 물류와 지역내 물류간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시 이동동선 등을 고려함

○ 제조업 및 전문상가밀집지구 물류효율화

- 산업단지, 공장지구 등 대량화물 중심의 간선수송체계 개선

- 공구상가, 을지로, 전자상가 등 소규모 업체 밀집지구의 물류공동화 추진

5.2.2 전통시장 맞춤형 물류지원

○ 전통시장 유형별 물류효율화 시범사업 발굴

- 골목형, 건물형, 단지형 등 전통시장 유형별 물류체계 개선

- 물류공동배송, 조업공간 확보, 대기주차장 확보 등을 통하여 물류효율화 방안 추진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하여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타 부문의 참여의지 제고

- 서울시 주도 보다는 산․학․연․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 중심의 사업추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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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류산업 경쟁력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자가물류기능을 제3자 물류로 전환하도록 지원

영업용 차량의 이용 제고․연계 및 통합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적 협력방안을 모색

물류관련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해야함

□ 현상 및 문제점

◦ 중소 영세기업 및 자가용 소형화물자동차 중심의 물류구조

- 영세 중소기업에 의한 자가용 및 소형화물자동차 중심의 물류활동은

네트워크 기반의 소비․생활밀착형 물류체계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

- 전자상거래 및 유통채널 다변화, 택배서비스 증가 등 물류환경 변화와

업무영역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 및 정책 미흡

- 물류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공동화에 대한 의지와 준비 부족

- 특히, 낮은 급여수준과 고용 저하, 근로여건 악화, 우수인력 유입 미약,

기피산업으로 인식 등으로 물류기업의 영세성을 지속화․가속화

◦ 도시구조의 광역화 및 국제화에 대한 대응체계 미비

- 서울시 중심의 도시구조가 광역화됨에 따라 물류활동의 범위가 확대

되고 있으나 서울시 자체적인 대응방식으로는 한계

-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공동으로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부문에서의 협력

체계는 전무한 실정임

- 세계 및 국제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는 여객교통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물류부문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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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도시물류산업 활성화

6.1.1 영세 중소 물류기업 지원

○ 공공물류시설 입주시 우대

-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조성시 중소기업입주비율할당, 임대료감면 등 중소물류기업에

대한 배려 방안 검토

- 현재 추진중인 동남권 물류단지에 중소물류업체의 지원방안 검토

- 기존 서부․동부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협의시 중소 물류업체 지원방안검토

○ 물류공동화 사업 추진 지원프로그램 개발

- 효율적인 물류공동화가 추진되도록 산․학․연․관 협력 프로그램과 연계

- 정보 유출에 따른 물류공동화 기피현상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시설입주시 인센티브방안검토

○ 영세 중소물류기업 지원 제도 개선

- 물류정보화 및 공동화 추진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프로그램개발

(산․학․연 지원체계 구축)

- 중소영세기업의 물류공동화 촉진 지원(컨설팅, 세제지원 등)

6.1.2 영업용 화물자동차 이용 제고

○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

- 낮은 물류효율을 나타내는 자가물류행위를 지양하고 물류공동화를 통하여 물류산업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정책 마련 검토

○ 영업용 차량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우대 및 지원 추진

- 조업주차요금할인, 공공시설의 주박차 공간 우선 제공 및 요금할인 등에 대해 영업용

차량 우대

- 현재 15분인 영업용 화물차량의 무료조업시간 연장검토

- 회전율 제고, 실질조업시간 반영한무료조업시간 조정(2개 업체 이상에 공동배송시)

- 친환경 물류기업 인증업체(ISO 인증, 녹색물류인증 등) 및 영업용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연계 검토(혼잡통행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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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물류효율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우수 추진사례 발굴

- 물류공동화, 친환경 물류시설/운송수단 등 도입사례 발굴

-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관련 사례 발굴

∙서울시 물류개선사업 공모지원사업(소규모 중심) 추진

(물류혼잡지역 정비 아이디어 공모전 등)

- 산업특성별 맞춤형 물류서비스 제공사례 발굴

- 물류개선사업 추진 시 실무 참여기회 제공(인턴쉽 제도 등)을 통한 인력 양성

○ 물류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검토

- 우수 추진사례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및 참여율 제고

- 서울시 물류정책의 성공적 추진사례 홍보를 통한 도시물류 효율화 사업 추진의

용이성 제고 및 물류활성화 도모

○ 우수 물류업체,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제도화

-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물류정책의 추진동력 확보

6.2 물류협력체계 구축

6.2.1 수도권 물류협력체계 구축

○ 수도권 차원의 공동 대응 및 협력 물류체계 추진

- 수도권 물류현안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 제고

- 주요 협력내용

∙지역물류기본/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 협력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화물차휴게소 등 물류시설의 배치

∙화물자동차 통행, 주․박차, 배출가스 저감 등 관련 현안사항

∙친환경 화물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활성화 방안 (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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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물류관련계획 수립시 수도권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토록 건의 (서울시 ⇒ 국토해양부)

∙수도권 지자체 내 광역물류현안사항 발생시 상호 교류․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임시협의체 구성 제안 (서울시 ⇒ 경기도, 인천시)

6.2.2 해외 도시와 물류협력 추진

○ 외국의 주요 도시간 협력 및 정보교류 추진

- 세계 도시물류연구센터의 지역물류연구센터 유치 및 교류 정례화

- 외국의 주요 도시(협정 체결도시 등)와 교류시 물류부문 포함

○ 민관 공동대응형 협력체계 구축

- 공공주도의 물류정책 추진시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유도

- 민간부문의 물류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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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성과지표

추진분야 성과지표 단위
단기

(～‘13)

중기

(～‘16)

장기

(～‘20)

1. 물류기반시설
물류시설 정비 건 1 2 3

도로확충/병목현상해소 추진 개소 4 8 12

2. 물류 소프트인프라
물류공동화시범사업 추진 건 5 10 15

정보화/표준화 구축 건 4 8 12

3. 물류환경개선
화물조업환경개선 건 4 8 12

이륜차 주차환경 개선 개소 3 5 8

4. 친환경/공공물류

친환경 운송수단도입 건 1 3 5

주민센터 택배서비스 제공 개소 5 20 100

실버택배거점 확보 개소 5 20 100

5. 산업지원 물류
전략산업 물류지원 건 5 10 15

기존 산업 물류효율화 사업 건 5 10 15

6. 도시물류 경쟁력
영업용 화물차 이용 우대 확대 개소 2 5 10

물류협력추진 건 2 3 5

□ 총 투자규모

추진분야
비용부담 주체 총사업비

중앙 서울시 민간 관련기관 금액(억원) 비중

물류기반시설 30.5 2,274 12,001 1,101
15,605.5

(79,885.5)

83.16

(96.19)

물류 소프트 인프라 17 253 188.5 6.5 465
2.48

(0.56)

물류환경개선 3 248 105 8 364
1.94

(0.44)

친환경/공공물류 220 440 920 32 1,612
8.59

(1.94)

산업지원 물류 150 292 227 3 672
3.58

(0.81)

도시물류 경쟁력 - 42 - 5 47
0.25

(0.06)

합계

금액(억원) 420.5 3,549
13,441.

5
1,155.5

18,765.5

(83,045.5)
100.0

비중(%)
2.24

(0.51)

18.91

(4.27)

71.63

(16.19)

6.16

(1.39)
100.0 -

주: ( )안은 물류간선망(도로망) 확충에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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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물류기본계획 대비 비교표

구분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2011～2020)

비전
◦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강국

◦『CT-Logistics』

친환경․고효율의 서울형 도시물류체계구축

목표
◦ 물류를 통한 국부창출

◦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

◦ 물류산업의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

◦ 도시물류기반강화

◦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구축

◦ 도시경제 활성화 지원

추진

전략

◦ 물류효율화 구현

◦ 소프트 인프라 확보

◦ 선진물류체계 구현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 하드웨어와소프트인프라의균형적개발및연계

◦ 친환경 물류체계 및 물류기능의 공공성도입

◦ 산업경제 지원 및 물류산업 활성화

①물류

효율화구현

◦ 공항만등물류거점 연계성강화와투자효율화

◦ 통합적 물류네트워크 구축 계획 수립

◦ 기존 물류거점의 효율화․운영 활성화

◦ 도시물류 활성화

◦ 물류시설 정비 / 물류간선망 개선
◦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사업
◦ 화물조업 / 주박차환경개선
◦ 신속물류체계정비
◦ 전략산업 물류지원 / 기존산업의 물류효율화
◦ 도시물류산업 활성화

②소프트

인프라확보

◦ 물류정책의 총괄추진체계 구축

◦ 정확한 물류통계 생성을 위한 시스템구축

◦ 근로환경 및 고용여건 개선추진

◦ 맞춤형 물류인력 양성

◦ 물류표준화의 공동화 추진

◦ 물류공동화 사업

◦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사업

◦ 신속물류체계 정비

◦ 전략산업 물류지원 / 기존산업의 물류효율화

③선진물류

체계구현

◦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근거한 녹색

물류전환 추진

◦ Modal Shift와분야별녹색물류 전환 추진

◦ 물류보안 체계 조기구축으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 친환경 물류체계 조성

◦ 물류기능의 공공성도입

④물류산업

경쟁력강화

◦ 전통적 물류기업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 종합물류기업을글로벌물류기업으로 육성

◦ 공항만 물류거점의 동북아 물류허브화

◦ 물류협력체계 구축

⑤물류

산업의

경쟁력제고

◦ 전통적 물류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물류시장 재편

◦ 3자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시장 규모 확대

◦ 물류산업 육성을위한 정책적 지원수단 마련

◦ 도시물류산업 활성화

◦ 물류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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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계획 비교표

구분 2005 서울특별시 도시물류기본계획 2011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

수립근거 ◦ 화물유통촉진법 ◦ 물류정책기본법

목표연도 ◦ 2006～2015 ◦ 2011 ～ 2020

비전
도시물류 고도화 추진을 위한

「효율적․환경친화적 도시물류체계 기반구축」

『CT-Logistics』

친환경․고효율의 서울형 도시물류체계 구축

목표

◦ 서울시 물류시설 정비

◦ 환경친화적 서울시 물류시책사업 구현

◦ 민간물류활동 지원체계 확립

◦ 도시물류기반강화

◦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구축

◦ 도시경제 활성화 지원

추진전략

(핵심사업)

◦ 도시물류시설 확충 및 정비

◦ 화물자동차 조업 및 주박차 환경 개선

◦ 화물자동차 통행규제 정비

◦ 하드웨어와소프트인프라의균형적개발및연계

◦ 친환경 물류체계 및 물류기능의 공공성도입

◦ 산업경제 지원 및 물류산업활성화

도시물류

기반강화

◦ 기존 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립

◦ 민간 집배송센터 확충사업

◦ 그린벨트내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 물류정보화 지원체계 구축사업

◦ 물류시설 정비

◦ 물류간선망 개선

◦ 물류공동화 사업

◦ 신속물류체계 정비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구축

◦ 건축물부설 조업주차장 확충사업

◦ 노상 화물조업 주차구획선 정비사업

◦ 소형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사업

◦ 화물조업 / 주박차환경개선

◦ 신속물류체계 정비

◦ 친환경물류체계 조성

◦ 물류기능의 공공성도입

도시경제

활성화

지원

◦ 전략산업 물류지원

◦ 기존산업의 물류효율화

◦ 도시물류 활성화

◦ 물류협력체계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