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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국제경기의 악화로 인한 항만물동량 감소 및 터미널의 무한경쟁체제 상황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은 효율적으로 비용을 감소하는 방

안을 마련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화주와 선사는 높은 서비스수준을 원하며 터미널은 한정된 자원에

서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요구가 맞물려 컨테이너 터미널의 반출입시간의 조정 및 사전 예약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

정이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반출입 예약제는 업무피크의 분산으로 터미널의 효율과 생산성 향상, 운송차량의 회전율 향상 및 교통체증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출입예약제를 통한 컨테이너 터미널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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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ue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downturn and the increasing competition, container terminals have been trying to
achieve cost effectiveness and high service levels. Shipping companies want to get better services from container terminals but
container terminals only have limited space and equipment. Frequently, too many external trucks come to the terminal at the same
time, and create bottle necks at the terminals. Ouside the container terminals traffic jams occur as well. As a result, stakeholders
need a vehicle booking system. By VBS, container terminals can plan efficiently in advance to avoid work delay and the truck drivers
can finish their jobs quickly. This paper aims to search efficient models for the container terminals by using V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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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과 서비스레벨의 향상을 위하여

항만은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국제경기의 악화로 인

해 국내 항만의 물동량이 감소하고 더불어 톈진항의 폭발사고

와 관련해 컨터이너 터미널 장치장과 운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항만의 서비스레벨 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제력과 효

율성을 높이며 더욱 의존 가능한 시스템이 항만에 도입될 필요

가 있다.

‥‥(중략)‥‥..

2. 컨테이너 반출입 예약시스템

<표1>과 같이 화주는 화물이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

길 원하며 외부트럭인 운송사는 작업을 언제하느냐 보다는 작

업이 지체되지 않느냐, 신속히 끝나느냐에 관심이 있다. 컨테이

너 터미널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작업이 한 순간에 몰릴

경우엔 화주입장에서는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고 운송사는 작업

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외부 트럭이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컨테이너 반출입 예약

시스템이며 이것은 운송사가 화주 또는 선사에게 반출입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각을 터미널이 계획한 시간대에 예약하고 예약

한 일자에 맞춰 예약을 지킨 차량에게 우선적으로 작업을 처리

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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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주체
요구사항

화주
화물 반출입시 높은 서비스 수준

화물의 정시성, 적시성

터미널
화주의 서비스 수준 충족

한정된 자원(장치장,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운송사
작업의 지체 회피

신속한 작업의 종료

<표 2> 물류주체의 needs

이를 통해 터미널의 피크타임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분산시

키고 나아가 도시 교통 체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와 터

미널의 상호 실천 및 협력은 물론이며 인센티브 제공이나 페널

티의 부과와 같은 서비스수준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중략)‥‥..

3. 반출입예약시스템의 설계

<그림 1> VBS 개념도

반출입 예약 시스템은 상호 교환정보가 연계되도록 구축되어

야 하며 인터넷 기반의 정보 연계 기능이 장착되어야 각 물류

주체별 간의 정보교류가 원활할 것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운송사들이 추가적인 단말기의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웹

기반으로 연동하는 것이 보급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운송사와 컨테이너 터미널이 반출입 가능 시간에 예

약을 하고 선사 및 화주와 포워더는 운송 결과와 화물의 반출

입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중략)‥‥..

4. 시뮬레이션 실험

외부트럭이 터미널에 도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게이트를 통

과하게 된다. 게이트에 차량이 몰려 있다면 외부 트럭은 대기를

하게 된다. 게이트를 통과하고 나면 장치장으로 가는데 장치장

에서도 다른 작업 중이라면 대기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외

부트럭 총 프로세스 시간의 최소화가 선박의 양적하 프로세스

에 영향을 미치면 곤란하므로 작업의 우선순위는 선박의 양적

하에 있도록 한다. 가장 먼저 병목이 일어나는 곳은 우선 게이

트이며 게이트에서 예약반출입을 실행할 때와 실행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여 실험하도록 한다. 다음 정체는 장치장에서 발생

하는데 장치장의 상황, 화물의 종류, 입출항 선박의 존재 여부

등으로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실험하도록 한다.

‥‥(중략)‥‥..

5. 결 론

부산의 북항 및 신항 배후도로는 출퇴근 시간과 화물트럭이

몰리는 시간에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물류업계 뿐만

아니라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를 확충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방식의

개선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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