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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변화와 발전

한반도는 예전부터 산과 강, 바다가 비단에 수를 놓은 

듯이 아름답다고 하여 ‘금수강산(錦繡江山)’이라고 불려

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국

토가 분단되고 황폐화되었다. 전국의 산업 시설과 공공 

시설은 물론 많은 주택이 파괴되었고, 특히 남한은 지하

자원, 삼림 자원,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경제

와 산업 기반이 붕괴되었다. 1960년대 초까지는 주로 외

국의 원조를 이용한 공공 시설 복구 사업 등 전쟁의 피해

를 복구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60여 년 간 

한국의 국토 변화는 정부 주도의 국토 개발 사업과 도시

화 및 산업화로 요약할 수 있다. 국토 개발 사업과 산업

화가 진전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

시의 성장과 도시 권역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의 계획적 국

토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단기간

에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장 거점 이론에 따라 

개발 효과가 큰 지역을 개발하고 그 효과가 주변 지역으

로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거

점 개발로 인해 주변 지역의 인구와 자본이 성장 거점으

로 유출되어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 개발 정책이 추진되었다. 

서울, 인천, 울산 등은 공업 단지로 개발하여 파급 효

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특정 지역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고, 산업화 진전을 위해 

1960년대 초반부터 울산과 서울을 시작으로 산업 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는 이러한 산업 단지 주변에 공업 도시 건설 사업이 병행

되어 울산, 여천, 포항, 구미 등 중화학 공업 중심의 도시

들이 성장하고 인구가 집중하였다. 

인구의 도시 집중, 핵가족화, 국민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욕구 등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주택 수

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주택 공급도 늘어났

다. 1950년 328만 호이던 주택 수가 2011년에 1,813만 

호에 이르게 되어 약 5.5배 증가하였고 주택 보급률은 이

미 2000년에 100%를 넘어섰다. 이것은 근대식 주택 건

설 사업, 주택 200만 호 건설 사업, 임대 주택 건설 사업, 

강남 개발 사업, 신도시 건설 사업 등 주택 관련 여러 가

지 개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 새마을 사업,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 

었다. 

우리나라 교통 분야 역시 1960년대 이후 수출 산업화 

정책을 통한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짧

은 기간에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모습이 국

토 공간 구조에 투영되어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의 지역 

성장 구조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교통

은 일제 강점기 때 침략과 수탈을 목적으로 건설된 철도

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55년 철도 운영권이 한국 정

부로 이관된 후 디젤 기관차 및 전철의 도입과 지속적인 

철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이르기까지 철도 교통의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도로 교통의 본격적인 발달은 1970년대 경부고속국도의 

건설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 기간 도로망의 건설로 시

작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자동차 수의 급증과 

이에 따른 도로 교통 수요의 증가로 지속적인 도로 건설

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상 교통은 국내보다는 해

외 수송을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데, 주요 항만이 남동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발달한 중화학 공

업의 원료 수입 및 제품 수출과 관련이 크다. 항공 교통

은 일제 강점기 군용 비행기 이착륙장 건설로 시작되었

고, 1958년 김포공항이 개항하였으며 2001년 영종도에 

인천 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외에도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림녹화  사

업, 간척 사업, 다목적 댐 건설 사업,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등 자원과 에너지 관련 사업들도 대규모로 진행되

었다. 

도시화는 인구적, 물리적, 사회 행태적, 경제적 측면에

서 도시적 특성이 나타나고 강화되는 과정이다. 점으로

서의 도시화는 도시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도시 수

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이 줄어들고 농림어업

직 종사자 수도 감소하게 된다. 한편 면으로서의 도시화

는 기존의 도시 영역이 확대되어 도시 주변의 농촌 지역

을 도시로 바꾸는 대도시권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도시 성장은 이촌향도(離村向都)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대도시권화가 특징이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도시에 

2·3차 산업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어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거 이동하였다.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도

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

라는 대체적으로 1980년대까지 급증세를 보이다가 그 이

후 완만해지고 있다. 1970~198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었다. 이에 농촌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경지 이용률 하락,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요를 달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도시에는 과도한 인구와 산업 집중으로 주택, 교통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고 공해와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졌다. 

한편, 도시의 성장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비대화와 더

불어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을 배경으로 한 항만 도시들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두 권역이 경부

축을 따라 연결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경부

축을 따라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수도

권의 발달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 서울로의 과도한 집

중이 이루어졌고, 인근 경기도의 위성 도시 발달로 인해 

수도권의 대도시권화가 나타났다. 서울의 인구 성장은 

1990년대부터 정체 및 감소 추세이지만 인접 위성 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 대도시

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의 변화
국토 공간의 변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공업 단지(현 산업 단지)와 공업 도시를 조

성하여 수출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울산 공업 단지, 1964년 서울 한국 수출 산업 공업 단지

(구로 공단)를 시작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

지 여천(여수), 포항, 구미, 인천, 창원, 반월(안산) 등 여

러 지역에 공업 단지 조성 및 공업 도시 건설이 이루어졌

다.

한편, 1960년대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경제 개발과 더

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 하부 구조의 건설이 빠

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 - 부산 

428km 연장의 경부고속국도인데, 1968년 착공하여 2년 

여 만인 1970년 개통하였고 우리나라의 국가 대동맥 역

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 추진된 경부고속철

도가 2004년 개통되면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 주요 항만은 원활한 수출입을 위해 주로 남동

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6년 부산신항이 개항되

어 국제 해상 수송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다지고 있다. 항

공 교통의 경우 1958년 김포공항, 1968년 제주공항이 개

항했으며, 2001년 영종도에 인천 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1960년대 들어 수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65년 

섬진강 유역에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인 섬진강 댐

을 건설하였다. 1970~1980년대에 다목적 댐 건설이 많

이 이루어졌는데, 소양강 댐, 대청 댐, 충주 댐 등이 대표

적이고, 수력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09년부터 한

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

으로 퇴적토 준설, 댐 건설 등이 이루어졌다. 197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1호기가 

준공되어 가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월성, 울진, 영광 등

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 중이다. 

한편, 지난 60년 동안 국토 면적이 6% 정도 증가했는

데, 주로 바다를 메워 육지로 만든 간척 사업의 결과이

다. 1970년대부터 식량 자급과 공업 기지 구축을 위해 대

규모 매립 및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1977년 아산방

조제, 1980년 서산간척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1994년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시화 지구에서 연안 지역 환경 문

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2010년 완료된 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도 최초의 농지 조성 목적에서 산업 단지 및 관광 용

지로 용도가 전환되었다. 

주요 국토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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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국가통계포털(2013), 국토교통통계누리(2013),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2013)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서울의 성장
(백만 명) 1992년 10,969,862명 (최고)

지하철 개통

강남 개발
1기 신도시 
개발

행정 구역 확대

광복

6·25 전쟁

1979년 8백만 명

1988년 천만 명

1968년 4백만 명

1959년 2백만 명

1953년 백만 명1942년 백만 명

서울연구원(20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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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8

7

6

5

4

3

2

1

0
1981 1991 2001 2011 (년)

교통 하부 구조 발달
(km, 백만 톤, 개소)

47,019 57,442

91,396

105,913

1212

17

15

248

  전체 도로 연장    고속국도 연장    철도 연장

   항만 하역 능력    공항  
국토교통통계누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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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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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87

UN(2012)  세계   선진국   대한민국   중국   북한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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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도시화율 변화 추이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년)

24.4
27.7

32.4

40.7

48.0

56.7

64.9

73.8

78.2
79.6 81.3

84.3
85.4 86.3 87.1 87.8 88.4

21.4

89.689.0

82.9

시기별 주요 국토 개발 사업

국가통계포털(2013), 국토교통통계누리(2013),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201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년)

소양강 댐 건설(1967~1973)
섬진강 댐 건설(1961~1965)

서산 지구(서산방조제) 건설(1980~1995)
시화 지구(시화방조제) 건설(1987~1994)

영산강 하구둑 건설(1978~1981)

광양 국가 산업 단지(1982~)
남동 국가 산업 단지(1985~)

대불 공업 단지(1989~)
명지 녹산 국가 산업 단지(1990~)

광주 첨단 국가 산업 단지(1991~)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1989~1996)

제주 국제 자유 도시(1999~)

창원 공업 도시(1974~)
창원 국가 산업 단지(1974~)

반월 안산 공업 도시(1977~)
반월 안산 국가 산업 단지(1977~)

구미 공업 도시(1969~)/구미 국가 산업 단지(1969~)

울산 공업 도시(1962~)
울산 미포 국가 산업 단지(1975~)

여천 공업 도시(1967~)/여수 국가 산업 단지(1967~)

포항 공업 도시(1968~)/포항 국가 산업 단지(1975~)
대덕 연구 단지(1973~)

한국 수출 산업 국가 산업 단지(구로 공단)(1964~)

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1991~2010)

대청 댐 건설(1975~1981)
충주 댐 건설(1978~1985)

서울 강남 개발(아파트 지구)(1975~)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20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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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공항

항만

고속국도

일반국도

주요 교통 시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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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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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주요 교통 시설

주요 철도망

컴퓨터가 보급되고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이 발달하면

서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해 정보 통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컴퓨터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대량 공급이 가능해졌고, 기존과는 달리 쌍방향의 복잡

한 형태로 정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통신의 가장 중요한 매체인 유선 전화 가입자 수

는 2008년부터 절대수가 감소하는 데 비해 이동 전화 가

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2004년 대비 2012년

에 시내 전화는 20% 감소, 이동 전화는 46% 증가를 보

인다. 이동 전화 중에서도 스마트폰의 보급과 확산으로 

2012년부터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비스마트폰 가입자 보

다 많아져서 점유율 50%를 넘겼다. 

2011년 현재 인터넷 이용률은 78.0%, 무선 인터넷 이

용률은 65.2%를 나타내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으로 

무선 인터넷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2~19세 청소년의 무선 인터

넷 이용률이 85.2%, 20대가 94.1%로 나타난다. 30대 

78.2%, 40대 53.0%로 감소하기는 하지만 절반 이상으

로 나타나고, 50세 이상 무선 인터넷 이용률도 22.8%로 

나타난다.

교통·통신의 발달

1960년대부터 교통 하부 구조의 건설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국가 기간망인 고속국도, 철도, 공

항, 항만 건설이 이루어졌다. 주요 산업이 경부축을 중

심으로 발달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주요 교통망 건설

도 서울 -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 경부고

속국도의 개통으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었고, 이후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졌다. 시내 교통인 지하철을 살펴보면, 1974년 서

울지하철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1980년 2호선, 1985년 

3호선과 4호선이 개통되어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4년에는 부산지하철이 개통되었다.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개인 교통 

수단인 승용차가 급증하였다. 1966년 2만 대에 불과했던 

자동차 등록 대수가 1990년 200만 대를 넘었고 2013년

에는 1,500만 대를 돌파하여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

록 대수가 300대를 나타냈다. 이에 도로의 수요도 급증

하여 고속국도를 비롯한 도로 건설이 가속화되었다. 철

도 교통은 화물 수송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여객 수송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변화를 겪었다. 

국내 및 국제 항공 편수

울릉도

독도

연간 국내 항공 편수 (편수, 2013)

10,000 초과 
5,000 - 10,000
1,000 - 5,000
500 - 1,000
100 - 500

인천

김포
원주

양양

군산

청주

대구
포항

울산

김해
광주

무안
여수

사천

제주

중국

일본

타이

홍콩

베트남

필리핀

카타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타이완

싱가포르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
미얀마

라오스

몰디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95,264

73,218

9,319

17,241

908

마카오 1,696

4,769

19,473

5,627

17,494

10,520

4,553

1,378

950

3,407

193
258

1,046

895
418

1,676

2,016

312

362

948

5,313 러시아

5,500 독일

2,210 프랑스

2,068 영국

612 핀란드

601 노르웨이

591 체코

473 에스파냐

414 스위스

302 룩셈부르크

185 스웨덴

166 벨기에

142 덴마크

846 이탈리아

1,034 네덜란드

하와이

괌

캐나다

미국28,923

2,013

3,118

3,478

오스트레일리아

피지

팔라우

사이판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506

208

1,993

520

313

2,043

224
312 케냐

에티오피아

기타

브라질488

557

주: 연 100편 이하 노선 생략, 출발·도착 노선 합계

백령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강원

경북

경기

제주

울산

부산

인천

서울

광주

충북충남

대전

전북

광주

전남

서울

경남

대구

대전

충북충남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철도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한국공항공사(2014), 인천공항공사(2014)

춘천시

양평군

용인시

시흥시

아산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하철 노선 (2012)

서울 1호선
서울 2호선
서울 3호선
서울 4호선
서울 5호선

서울 6호선
서울 7호선
서울 8호선
서울 9호선
인천 1호선

공항철도

경춘선

분당선

신분당선

중앙선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2013)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2013)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2013)

국토의 변화

서울시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버스   택시  지하철  승용차    서울연구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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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통계청(2011), 국토교통부(각 연도)

(년)

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승용차 대수 집계값

(대)(만 대)

 자동차 등록 대수(만 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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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별 화물 수송 분담률 추이

  공로    철도    해운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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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별 여객 수송 분담률 추이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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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2014), 한국철도공사(2014), 국토교통부(2014)

주요 교통망의 형성 과정

중앙고속국도(1995)
중부내륙고속국도(1977)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호남고속국도
남해고속국도(1973)

영동고속국도(1975)

서울•부산 무궁화호(1960)

증기기관차 종운식(1967)
호남선 복선화(1968)
서울•인천 복선화(1969)

김포, 제주, 광주공항

대구공항(1961)
울산공항(1970)

여수공항(1972)
김해공항(1976)

청주공항(1992)

수도권 전철 개통(1974)

충북 복선 개통(1980)
경의선 임진각역 운행(2001)

경부고속철도 개통(2004)

88올림픽고속국도(1984)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1991)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2000)

서해안고속국도(2001)

울산고속국도(1969)

인천국제공항(2001)
무안공항(2007)

고속국도 
경인고속국도(1968) 경부고속국도(1970)

영동선 명명(1963)철도

공항

(년)

컴퓨터 보유율 및 와이파이 AP 수

울산
4,900

서울
76,717

인천
12,199

강원
8,247

충남
10,585 대전

11,255

전북
8,892

경북
14,897

대구
16,835

부산
24,576

경남
16,814

광주
13,174

전남
6,404

제주
3,586

충북
7,965

경기
51,552

10,000

컴퓨터 보유율(%, 2010)

와이파이 AP 수(개, 2012)

85 초과

80 - 85
75 - 80
70 - 75
70 이하

울릉도

독도

백령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통계청(2011), 미래창조과학부(2013)

인터넷 이용률 변화 추이
(%)

  인터넷 이용률    무선 인터넷 이용률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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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는 도시 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 규모 성장

과 함께 도시의 수적 증가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도

시 인구가 교외로 이동하면서 도시 주변으로 광역화되

고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면적 성장도 나타났다. 교통의 

발달과 거주의 교외화가 진전되면서 도시 외부에서 통

근·통학하는 인구가 증가하였고, 생활 공간이 확대되

었다. 수도권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천과 경기도에서 서

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980년 239,000여 명에서, 

1990년 669,000여 명, 2000년 1,072,000여 명, 2010

년 1,423,000여 명으로 증가했고,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

도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도 같은 기간 152,000여 명에

서 336,000여 명, 527,000여 명, 572,000여 명으로 증

가했다. 시·도 간 통근·통학뿐만 아니라 시내 통근·

통학도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 내의 통근·통학은 1980

년 3,109,000여 명이었는데, 1990년 4,680,000여 명, 

2000년 4,656,000여 명, 2010년 5,257,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인천 내 통근·통학은 1980년 343,000여 

명, 1990년 644,000여 명, 2000년 983,000여 명, 2010

년 1,237,000여 명으로 늘었다. 경기도 내 통근·통학

은 1980년 937,000여 명, 1990년 1,768,000여 명, 2000

년 3,441,000여 명, 2010년 5,111,000여 명으로 매우 크

게 증가했다. 통근·통학 수단으로는 1980년에 시내 버

스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 전철 및 지하철이 건설되

고 승용차가 증가하는 등 통근·통학 수단이 다양해지면

서 2010년에는 시내 버스의 비중은 20% 이하로 줄어들

었다. 전철과 지하철을 이용한 통근·통학 비중은 2010

년 서울에서 약 18% 정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의 변화

지난 60여 년 간 국토 공간 전반에서 나타난 변화는 도

시화의 진전이다. 도시화 지표의 대표적인 것은 전체 인

구 중 도시 지역 거주 인구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도시화율이다. 행정 구역상 동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읍 지역을 포함시키는 경우에 따라서 수치가 달

라지지만, 읍 이상을 도시 지역에 포함시켜 계산할 경우 

한국은 이미 도시화율이 90%를 넘었다. 

도시화율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 급증세를 보

이다가 이후 완만해졌고 이는 도시화 곡선에서 우리나라

가 가속화 단계에서 종착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 주

는 것이다. 한편 물리적 측면에서는 도시 지역 면적 비중

으로 도시화 정도를 고찰해 볼 수 있는데, 이때 도시 지

역은 도시 계획법상 도시 계획 구역(육지부+해수부)으

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각 지역별 면적 중 도시 지역 육

지부의 비중으로 시가지 면적 비율을 계산하여 지도화하

고 시·도 단위에서 이러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의 비율을 나타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

권, 기타 광역시의 시가지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도시의 성장을 살펴보면, 1950년대 초·중반 

서울(1953년), 부산(1955년)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가 되었고, 이후 대구(1969년), 인천(1979년), 광주(1988

년), 대전(1989년), 울산(1997년)이 차례로 100만 명 이

상 도시가 되었다. 광역시 외에는 수원(2002년), 창원

(2010년)이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성남시, 고양시

가 뒤이어 100만 명 돌파가 유력하다. 

서울은 1988년에 인구 1,000만 명을 넘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대 도시가 되었고, 제2도시 부산은 1979년 

300만 명을 넘은 이래 인구가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 감

소하였다. 도시의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비

대화와 남동 공업 지역을 배경으로 한 항만 도시들의 발

달이 뚜렷이 나타나며, 이 두 권역이 경부축을 따라 연결

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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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2012)

주요 도시의 인구 성장

 100만 명 돌파 시점   200만 명 돌파 시점

(백만 명)

12

10

8

6

4

2

0

 

 

통계청(2014)

197019531955 1960 1966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년)

1,000만 명

1953

1959 1984

198919881955 1969 2002
수원대전광주

2010
창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1979 1997

1992

1988

500만 명

300만 명

1972

1979

1970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
(%)(백만 명)

50

40

30

20

10

0

100

80 

60

40

20

0

통계청(2011)주: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은 행정 구역 기준 읍급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  총인구(백만 명)    도시 인구(백만 명)    도시화율(%)

(년)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4.5

37.0

50.2

59.1

69.4

77.3

82.7
86.4 87.8

89.9 90.7

수도권 통근·통학자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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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행정 구역 내 통근·통학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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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변화와 발전

절대 인구 증가에 따라 주택 수요와 공급이 증가해 왔

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주택 공급이 급증하여 2000년

에 1,000만 호를 넘었고, 신 주택 보급률(주택 수에 다

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하고 1인 가구도 가구 수에 포함)

은 2008년 100%를 넘었다. 전통적으로 주택 유형은 단

독 주택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아파트 공급 비중

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 비율이 상당

히 높아졌다. 1980년 단독 주택 비율이 87.5%였던 것이 

2010년 27.3%로 하락하였고, 반면 아파트는 같은 기간 

7.0%에서 59.0%로 증가하였다. 아파트 공급 비율은 지

역적 차이를 보이는데,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특별시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경향

을 보인다. 

주거 환경의 변화 중 상수도 보급률은 1981년 57.0%

에서 2011년 94.6%로, 하수도 보급률은 같은 기간 

8.3%에서 90.9%로 증가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보여 준다.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인구에 대한 주간 인구 비율을 나

타내는 지수이며, 주간 인구는 상주인구(야간 인구) + (유입 

인구 - 유출 인구)로 계산한다. 주간 인구에는 해당 지역에

서 일하는 취업자나 통학자가 포함되는데, 통근·통학 인

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주

간에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상업·업무 지구의 성격이 

강하고, 100 이하로 나타나면 주간보다 야간 인구가 많은 

곳으로 주거 지역의 특성을 보인다.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

면, 중심 업무 지구인 중구(348.1)와 종로구(238.7)는 주간 

인구가 상주인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

이다(2010년 기준). 이외에도 주요 도시 중심 업무 지구의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대

도시 중심부는 상업·업무·행정 등 중추 관리 기능이 밀

집하게 되고, 반면에 주택은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된

다. 이에 도시는 공업·상업·주거 지역 등 기능 지역으로 

분화되고, 교통의 발달과 도시의 확대로 인구 유동이 더욱 

심화된다. 주간 인구 지수는 대도시 도시 문제와 관련이 깊

은데,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의 격차가 커지면서 도심 공

동화(空洞化) 현상을 야기한다. 주간에는 인구가 집중하지

만, 야간 거주자가 감소하여 이웃이 없어지고 도심 빈곤화

를 초래하여 행정구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

르기도 한다. 또한 직주 불일치가 심화되면서 도시 외곽의 

주택지에서 도심지까지 출퇴근이 매우 혼잡해지고 교통난

이 가중되는 등 비능률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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