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 배경

우리나라 지역 간 항공 이동은 국내선이 운행되는 공항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심항공교통(이하 UAM)에 

있어서도 지역 간 이동은 발전 단계 중 활성화 이후 단계

라고 할 수 있으며, 공항이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할 것

으로 판단된다. 현재 공항은 항공 기반시설이 집중되어 있

고, 또한 도시 내로 이동이 가능한 여러 환승 교통이 연계

되어 있다. 추후 UAM이 활성화되면 기존 공항의 유휴부

지 혹은 주차장 상부를 활용하여 버티허브를 구축하고, 이

를 주축으로한 UAM 노선 연결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공항에 버티허브가 구축될 것을 가정하고, 공항

에 들어설 버티허브를 중심으로 UAM 개발 단계별 이동 

가능 거리에 따라 공항에서 연결되는 버티포트의 입지와 

현재 공항 이용률에 기반한 공항 내 버티허브 구축의 규

모 및 그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항에 구축되는 버티허브를 

중심으로 UAM 이용 시 공항의 도시 내 위치에 따라 UAM 

단계별 이동 가능 거리를 기준으로 UAM 활용 가능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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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찰한다. 또한, 현재 이용률 분석을 통하여 추후 버티

허브 구축 규모의 타당성과 그 활용에 대한 판단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국 공항의 도시 

내 위치 및 각 공항 간의 거리를 조사하고, 단계별 UAM

의 이동 가능 거리를 고려하여 지역 내 주요 거점과의 연

결 가능성을 분석한다. 두 번째, 공항 간 노선 및 공항 이

용률을 비교하여 추후 버티허브 구축 시 규모와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한다. 세 번째, 현재 계획된 김포공항

의 버티허브 구축계획 사례에 기반하여 전국 공항의 위치

와 거리, 이용률을 고려한 구축계획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1.3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김포공항의 버티허브 계획을 근거로 하여 

UAM 활성화에 전국 공항이 버티허브를 구축할 것으로 가

정하였고, 전국 공항의 버티허브에서 연계 가능한 UAM 

노선을 그 범위로 한다.

2. 본론

2.1 국내 공항 위치 및 공항 간 거리

김포공항의 버티허브 구축 계획을 고찰해보면, UAM이 

상용화될 때 현재 지역 간 광역 이동의 중심인 공항에 버

티허브가 설치되어 UAM은 도시로 연결되는 환승 교통의 

하나가 될 것이다. 국내 공항은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분

포되어 있어 버티허브가 구축될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된

다. 이를 위해 먼저 각 공항 간 거리를 비교하였다.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 공항에서 양양 공항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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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km)가 가장 멀었고 김포 공항에서 인천 공항의 거리

(34km)는 가장 가까웠다.

표 1. 국내 공항별 거리     그림 2. 국내 공항과 지역 

거점 및 UAM 초기 단계 

이동 가능 거리

공항에 버티허브가 구축되면 그림 2에서처럼 UAM 초기 

단계부터 김포고항, 김해공항, 인천공항 등 인구가 많은 

도시에 위치한 공항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UAM 노선이 우

선 활성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AM 초기 단계의 이

동 가능 거리를 통해 도시 거점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국내 공항 노선수 및 이용률 비교

국내 공항에 구축되는 버티허브는 규모 산정에 있어 공

항의 노선 개수 및 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

내선 노선별 운항 편수를 비교하면 표 2와 같이 김포-제

주 구간이 월등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김

포-김해 구간, 제주-청주 구간, 김해-제주 구간 순으로 노

선이 많지만 김포-제주 구간에 비해 3배 이상 차이가 난

다. 

공항별 국내선 이용률은 2023년을 기준으로 노선이 많

은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김해공항 또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나 세배이상 차이가 

났다.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은 전국 공항과 연결된 노선이 

있어 이용률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인구가 

많은 서울과 부산에서 가까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이 노

선수와 이용률에서 높게 나타나고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인 제주도는 항공을 통한 이동이 불가피하여 노선수와 이

용률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노선별 운항(편) 수 (출처: 한국항공공사)

2.3 김포공항 버티허브 구축계획 사례 분석

정부에서 계획한 UAM 2단계 실증사업노선을 보면 김포

공항은 주차장 부지에 버티허브를 계획하고 있으며, UAM 

복합환승센터로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면 계획을 보

면 1~5층에 상업 시설, 문화 시설 등이 로비와 관리 시설

과 함께 배치되고, 최상층인 6층에 기체 대기 및 관제 시

설이 있다. 공항의 이용률 및 주변 거점과의 거리 등을 고

려하여 계획안에서 보여지는 UAM 관련 면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도

공항
2019 2020 2021 2022 2023

청주 1,255 964 1,310 1,583 1,586

광주 1,010 861 1070 1032 1,024

김포 10,625 8,481 11,280 12,140 10,133

제주 6,707 10,385 12,924 14,786 13,942

사천 111 14 0.05 68 93

군산 153 55 138 201 85

여수 313 319 556 504 297

대구 1,041 763 1,020 1,082 1,095

울산 388 274 435 384 186

원주 55 19 66 96 102

양양 11 113 102 178 52

김해 3,630 3,040 4,395 4,412 3,567

포항 45 32 77 123 126

청주 1,255 964 1,310 1,583 1,586

인천 312 51 9 25 194

표 3. 공항별 국내선 여객 수 (단위: 1,000명) (출처: 

한국항공공사)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항에 버티허브가 구축될 

것을 가정하고 공항에서 UAM 발전 단계별 이동 가능 거

리 안에 도시 내 거점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는 공항에 구축되는 버티허브가 UAM 활용의 중심적 역할

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항 간 거리 비교

를 통해 UAM 활용 성숙기로 들어서면 공항의 버티허브가 

주요 거점으로 활용 가능함을 판단할 수 있다. 각 공항의 

노선수와 이용률을 분석하여 공항을 기반으로 한 버티허

브의 활용 정도를 분석하였다. 현재 공항은 지역 간 이동

의 적정 거리에 있어 UAM 운용을 위한 허브로 구축될 경

우 많은 이점이 있다. 그 중 수도권에 위치한 김포공항은 

인천공항과 함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이며, 공

항 이용률을 분석했을 때 제주공항과 김해공항도 버티허

브 구축 시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김포공항

은 버티허브 구축을 추진 중이며, 다른 공항도 버티허브를 

구축하여 UAM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버티허브 

설계 시 지역의 특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지역 간 광역 이동 거점인 공항을 기준으로 버티허

브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향후 연계 교통수단인 기

차, 지하철, 버스 등의 환승에 관한 추가 연구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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