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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article is about the various smart mobility strategies that are initiated by major 
global mega-cities so that they may develop into future metropolises. Despite the high quality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policies that Seoul has already put into place, the citizens of Seoul 
still have encounter some problems when using public transportation. One of the most practical 
solutions that can be suggested is applying the smart mobility system in appropriate way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fine the role of design research in developing a smart mobility system 
for rapidly changing future cities. 
Methods A literature review and a case study were conducted for this study. By using these 
methods, a variety of specific instances were categorized and analyzed in order to define the current 
state of smart mobility and its prospects. Through these processes, this article arguedfor the role 
and aim of design research in developing smart mobility.
Results The crucial components of smart mobility were identified as "intelligent""eco-
friendly" and "personalized." Based 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presented the prospects of design 
research.
Conclusions In this research, the possible role and expected contribution of design research in 
developing a smart mobility system for people in near future cities with improved quality of life 
were argued and identified.
Keywords Smart Mobility, Smart City, Design Research, Integrat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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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의 대중교통 인프라는 해외의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김순관(2014)에 따르

면, 교통 시스템이나 인프라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 서울의 대중교통 행복지수는 71.3점에 

불과하다. 오히려 인프라 측면에서는 낙후된 편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런던을 포함한 11개 대도시에서의 대중

교통 이용자의 행복지수 최하 점수(80.1점)가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최근 대도시에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이슈로 꼽히는 대중교통, 즉 이동성의 문제를 급격히 

발전하는 ICT기술과 서비스의 개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적 개념이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

티 구축을 위해 선진도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 및 행정적 비전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편의 증진계획>(2014.1)과 <서울시정 4년 계획>(2014.9)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의 건설 

및 변경에 포커스를 맞춘 대중교통 편의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메가시티의 대중교통

과 이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파워에 집중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향후 디자인 연구의 중요 영역으로 파

악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의 방향과 전략을 위한 기초연구가 되고자 한다. 

 1.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스마트 모빌리티는 기존 서울시의 정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프라의 건설에 기반한 교통정책에는 상반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가시티 내 스마트 모빌리티가 이용되고 있는 현황들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스마트 모

빌리티의 특징과 지향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확

산 가능성에 주목하여, 향후 디자인 연구가 지향할 스마트 모빌리티 영역에서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스

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변화는 경제, 도시문화의 변화에 기반한 것으로, 단순히 운송수단을 위한 디자인의 영역

에서 논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디자인 연구는 한 분야가 아닌 다학제적 디자인 연구의 경향을 띄게 된다. 즉,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연구는 사회, 문화, 경제의 변화와 맞물려 미래의 디자인연구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으

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탐색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의 기초적인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

다. 

2. 디자인학 연구에서의 스마트 모빌리티

Viechnicki(2015)에 따르면, 스마트 모빌리티는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를 새롭게 대중교통 인프라나 장비를 건

설하는 문제가 아닌, 이미 존재하는 인프라 위에 보다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따라서 최근 전동휠이나 전동퀵보드 같은 1인용 이동도구들이 스마트 모빌리티의 주요 대상으로 국

내외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내와 해외연구의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디자인 연구에 대해 2012년 이후 관련 학술검색을 한 결과, 국내연구

에서는 ‘지하철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안’(한혜정 외, 2014), ‘1인가구의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 

지역범죄예방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오은후 외, 2016)와 같은 정보시스템 기반

의 디자인 연구가 눈에 띄고, ‘사용자 중심의 카쉐어링 활성화 서비스 디자인’(박수지 외, 2014)와 같은 서비스 

디자인 연구가 있지만 카쉐어링 역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서비스로, 대부분의 연구가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기반의 정보 서비스 디자인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스마트 

기술 특히 모바일폰에 적용된 정보 서비스의 측면에서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게 제안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2011). 경기개발연구원(2012)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정의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로 더욱 범위를 한정

지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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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에서는 Lacey(2000)의 연구와 같이 시각장애인 등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를 위한 추가적인 기능이나 기술의 응용을 새롭게 제안하는 서비스 디자인 연구, 

Jensen(2016)의 연구처럼 드론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시티를 위한 새로운 운송디자인 연구가 눈에 

띈다.  

3. 메가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

 3. 1. 메가시티에서의 교통이용자와 이동성의 관계 변화

     3. 1. 1. 메가시티에서의 이동성

메가시티는 UN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구 천만 명 이상을 보유한 도시권역을 일컫는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메가시티를 규정하는 세부기준은 여러 인구통계학적 요소 외에도 기능적, 문화적 일체성을 보유한 

권역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정의되며 서울시는 메가시티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대표적 메가시티 중 하나이다. 

Table	1	Definitions	and	Detailed	Standards	of	Mega	City

메가시티	정의 세부	기준

인구	1000만	이상 ·	UN이	정의한	메가시티	기준인	인주	1000만	이상을	보유한	광역권역

국내외	영향력	보유 ·	GDP	5%이상	비중을	차지하거나	국내	상위	1~2위	수준의	경제규모	보유권액

·	행정	영향력	/	국제적	위상	보유권액

일일	생활권액 ·	대중교통(전철)	보급권액

·	중심도시	기준	편도	2시간	내	통행가능	범위권액

기능적	/	문화적	일체성	보유권액 ·	언어적	일체성	보유권액

·	정치	/	역사적	동질성	확보권액

·	계획수립	및	실행의	일관성이	확보된	행정구역	단위

출처	:	동아일보사,	미래의	경쟁력	메가시티,	2009

도시문제와 미래에 대한 컨설팅 업체인 Scottish Enterprise(2014)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에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중교통이 꼽혔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의 경우 이동의 질을 떨어트림으로써 시민

들의 생활의 효율을 떨어트리는 것이 대중교통의 가장 큰 문제이다. 향후 메가시티에서의 인구밀도는 더욱 늘

어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세계의 메가시티는 도시의 현재문제이면서도 미래의 대표적 문제로 대중교통, 즉 시

민의 이동성을 꼽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2014)의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전

체비율에서 교통약자는 23%에 달하며, 교통약자 중 고령자의 인구는 50% 이상을 차지하며 고령화 사회로 접

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성에 대한 전면적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급격히 고령화 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교통약자 등을 고려한 시스템 보완과 디자

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4년 1월에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4

년까지 저상버스가 55%에 이를 수 있도록 추가도입(현재 30.3%)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전용 개인

택시’를 증차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시정4년계획(2014년 9월)을 통해 노후차량 및 시설의 전면 교체, 신분

당선 연장, 남부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와 경전철사업의 조기추진, 사람 중심의 보행친화도시, 베리어프리

(Barrier-free) 버스 정류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관련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보면, 서울시의 교통약자와 친환

경 도시를 고려한 대중교통 정책은 새로운 인프라의 추가 혹은 건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인프라에 집중되어 온 대중교통 연구 및 정보시스템에 초점이 맞추어진 디자인연구에서 통합

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 연구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프트파워에 집중한 스마

트 모빌리티의 개념, 정의 및 디자인 연구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와 사례들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 향후 디자인

연구의 방향성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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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2. 메가시티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오늘날의 ‘스마트’라는 용어는 모든 형태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서비스를 일컫는 것으로 통용될 정도로 

포괄적이고 모호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해외에서도 스마트함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이를 구성하는 근

본적인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Janssen etc., 2015).  스마트 모빌리티

는 스마트 시티의 하위개념으로 언급되는데, 스마트 시티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대체로 유사하게 정의되고 

있다 (Glasmeier etc., 2015). 

스마트 시티의 근본적인 특징은 도시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

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자율적인 권한을 지닌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시에 새로운 교통인프라들을 대규모 공사를 통해 신축, 증축하는 작업이라기보다

는 기존의 체계에서 부적절하게 낭비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가

깝다고 할 수 있다. 

메가시티 중 서울은 특히 IT 및 서비스 인프라 등의 기술적 측면과 아파트 등의 다수의 인구밀집지역으

로 새로운 인프라의 빠른 도입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으로 평가받는다 (Nah, 20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Viechnicki(2015)은 이러한 인프라가 갖추어진 메가시티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

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논한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스마

트 테크놀러지를 적용한 대중교통 서비스라는 기존 국내의 정의보다는 기존 존재하는 인프라에 추가한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스마트한 이용’에 중점을 두어 논하고자 한다.  

Table	2	Comparison	of	Conventional	Public	Transportation	and	Smart	Mobility	

현재의	대중교통	운영방식 스마트	모빌리티	방식

특징 운영자	위주의	단방향	체계 대규모	개방형	데이터를	통한	정보공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는	개인맞춤형	정보제공

인프라	건설	및	구축	중심 이동수단	서비스	인프라의	긴밀한	연계

도시	보유	자원의	효율적	활용

4. 메가시티에서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디자인의 필요성

 4. 1. 메가시티에서의 대중교통 디자인의 접근과 한계

통상적으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메가시티의 대중교통체계는 대규모의 유동인구들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여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거점

과 시간대를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군집기반의 대중교통체계는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인원수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정한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는 각 이용자들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고려되지 않는

다. 강성중(2015)은 대중교통에서의 디자인의 한계로, 외국인을 위한 정보전달,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동자 개개인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을 구체적 예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노선도에서 역과 역 사이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는 나타나있지 않으며 한 지하철 역 내에서의 환

승구간 거리에 대한 정보도 파악할 수 없다. 버스 정류장의 경우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에 대한 위치표시 안내가 

따로 없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빚고 있다. 또한 설재훈(2004)은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디자인을 문

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단차 및 간격 차이의 문제는 휠체어의 바퀴가 빠질 

위험이 있어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인접도시들의 경우에 각각의 운용체계가 달라 

교통체계구현을 위한 호환이 어렵다(송지성 외, 2012). 

즉, 대중교통의 디자인은 개인화된 상황을 고려한 디자인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체중심적인 대중교통 

디자인은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한계점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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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스마트 모빌리티 : 개인 맥락 중심 디자인으로의 전환

반면에 스마트 모빌리티는 군집기반의 대중교통체계보다는 각 개인이 처한 맥락에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지니

고 있다. 이렇게 기존에는 다뤄지지 않았던 각 이용자들의 조건과 요구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적극적으로 도입

하면서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기존의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은 대규모개방형데이터의 구

축이나 맞춤형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정보적 차원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이동을 돕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과 같은 교통약자들을 돕는 보조 장

비들을 언급할 수 있다.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교통인프라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분명 인도적인 차

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서울시(2014)에 의하면 서울시의 교통약자는 23%이며 그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더욱 시급한 안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구

축하는 것은 한편으로 유동인구의 흐름을 원활하게 향상시키는 효율성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도 하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시에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사용자들이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성향을 지닌다. 이러한 개개인의 효율적 선택과 기능적 지원을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는 더욱 정보기술의 지능화를 지향하며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정보시스템 및 물리적 기기의 형태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최신기술들과 밀접한 연관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 모빌리티의 현황과 전망을 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실질적인 분류할 필요성이 있

다.

 

5.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의 사례분석

 5. 1. 방법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디자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2012년 이후의 온라인 자료 중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와 

디자인을 키워드로 검색한 뒤, 유사한 사례를 통합하고 특징들을 파악하여 분류하였다. 다양한 사례들은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는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지도제공과 같은 단순한 정보제공 방식에서 사용

자의 데이터를 맥락에 맞게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을 파악하고 ‘지능화’로 정리하였다. 또

한 메가시티에서의 대중교통을 통한 환경오염과 인구의 군집화로 인한 공기오염 등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모

빌리티 디자인 사례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사례들을 통합하여 에너지자원의 측면에서 ‘친환경화’ 사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측면에서, 교통약자 등 특정사용자의 이동성을 위한 특화된 경험을 제시하

는 사례들은 ‘개인화’ 사례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사례들은 분석의 측면에 따라 같은 사례라 하더라도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의 사례 영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다

음 장에서 세부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Figure 1 Areas	of	Smart	Mobil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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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 분석

     5. 2. 1. 지능화 사례 

모빌리티에 적용된 스마트한 기술의 발전과 진화는 기존의 교통체계에 스마트 기술이 융합되면서 점차 지능화

되며 새로운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동수단과 이동환경이 연계되는 서비스

가 진보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모바일 플랫폼에 제공하는 정보화 방식과는 차별화되며 점차 데이터공

유를 통한 지능화된 사용자 맞춤 서비스로 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홍갑선 외, 2011). 따라서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수단과 이동환경을 포괄하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러

한 시스템 내에서 사용자는 제시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에 따

라 본 장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정보적 측면을 핵심 키워드로 파악하고, 지능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

수단과 이동환경이 연계되는 현재의 서비스들을 조사, 지능화의 범주에서 언급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하였다.

Table	3	Examples	of‘Intelligent’in	Smart	Mobility

항목 구현	서비스 내용 사례

정보	

전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위치정보	서비스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사용자가	개인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대입하여	효율적인	

경로를	예측

T	Map,	김기사	등

모바일	플랫폼	

기반	O2O	서비스

스마트	디바이스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수집	

하고,	이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상호작용	

구현하며	정보제공

쏘카	등의	카쉐어링서비스	및	

카카오택시	등의	이용자	중심	운송	

정보제공	서비스

이동	

수단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부주의에	대해	운전자의	안전

을	확보하는	무인자율주행차량기술의	개발

Google,	Tesla	등의	

무인자율주행차량

스마트 모빌리티의 지능화 사례에서 정보시스템은 개별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각 플랫폼

의 연결을 통한 통합적 정보제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사례들과는 달리, 이동수단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사례들은 아직 여러 세부적인 실험과 실패 

그리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 단계로 보인다. 지능형 자동차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운전자의 과실, 부

주의에 대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무인자율주행차량기술의 개발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기술을 개

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개발 업체 중 하나로 Google을 손에 꼽을 

수 있으며, Google의 무인자율주행차량은 인지된 주행 환경 정보와 함께 활용하여 무인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

도록 목표하고 있다(이준영 외, 2015). 특히 최근 Google사에서 낸 자율주행기술 관련 특허에서는 자차량 주변 

차량들의 현재 거동뿐만 아니라 미래거동을 예측하고 이를 고려하여 차량을 제어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서 

향후 지능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은 지속적일 것으로 논의된다(Ferguson etc., 2013).

  

Figure 2 The	Concpet	of	Google’s	Automatic	Driving	Car

앞에서 논의한 스마트 모빌리티에서의 지능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구현하는 디자인의 영역을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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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lements	for‘Intelligent’and	Related	Design	Realms

지능화	구현	항목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	영역

사용자	위치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실시간	공공데이터가	적용된	맞춤형	서비스 상호작용형	대중교통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자율주행에	따른	인터페이스 모빌리티	조작	인터페이스	디자인

     5. 2. 2. 친환경화 사례

스마트 모빌리티의 사례에서 주요하게 발견되는 또 다른 중요 키워드는 친환경이다.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의 

약 46%(2007년 기준)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당되었다(임근희, 2010).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이미 2000만 

대를 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황은 세계의 메가시티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스마트 

모빌리티는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근본적 지향점을 

두고 있다(홍갑선, 2007). 일반적으로 메가시티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로 승용차의 운행을 감소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정형 외(2003)에 따르면, 정책적 측면에서 주요 방향은 “편리성과 여러 이점을 

부여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장려하는 방식, 일부 구간에서 차량통행을 억제하거나 요일제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

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방식, 혹은 자동차를 대체할 다른 이동수단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p 72).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 사례들은 이러한 방침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사례들이 파악되었다. 먼저, 실시간 위치정보, 경로 검색과 같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고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개방형데이터(Big Open Linked Data: 

BOLD)를 통해 유동인구가 밀집되는 시간과 구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낭비를 최소화하는 효율적

인 대중교통 노선배치가 가능해진다. 교통혼잡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악명이 높은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

이루(Rio de Janeiro)의 경우에는 실시간 모바일 통신망으로부터 모은 정보를 분석하여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모이는 실질적인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합당하게 대중교통 배치를 증차시켜 혼잡과 오염을 예방하고

자 한 사례를 들 수 있다(Janssen, et al., 2015). 

또한, 직접적인 승용차 운행 완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카쉐어링 서비스도 대표적 사례이다. 카쉐어링 

서비스는 차량보관소가 주택가나 대중교통거점 등 일상생활공간에 근접한 장소에 위치하고 이용절차가 간단하

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렌트형 서비스이다(윤병운 외, 2010). 이러한 사례들은 자동차를 쉽게 공유할 있

도록 유도하여 자동차를 반드시 소유해야 할 필요성을 낮추는 것으로, 대표적인 서비스로 온디맨드 운송 서비

스인 Uber, Lyft, 카쉐어링 서비스인 Zipcar, Car2go 등이 있다. 다양한 해외의 사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좁은 지역에 과도하게 밀집된 한국 도시의 특수한 상황에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는 IT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편의성을 극대화시킨 도심형 자동차 공용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고객이 보다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윤병운 외, 2010). 

Figure 3 Bicycle	and	Car	Sharing	Services	

이에 더해,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간편한 개인 맞춤형 운송수단들을 통해 복잡한 도심

에서의 이동을 보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들은 원활한 근거리 이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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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차량감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및 대체 운송수단 외 근본적인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에

너지 개발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주요 이슈이다.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전기자

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연간 사용하는 연료비용도 훨씬 저렴하다(임근희, 2010). 그러나 

2015년까지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의 보급대수는 5700대에 머물러 향후 전기차를 짧은 시간 내에 충전할 수 있

는 급속충전소의 배치 등을 통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관련 시스템이나 캠페인 등이 진행될 것으

로 예측된다. 

Figure 4	Electric	vehicle	

Table	5	Examples	of‘Eco-friendly’in	Smart	Mobility

항목 구현	서비스 내용 사례

공기질	

개선

차량	운행	감소를	

위한	서비스

유동인구가	밀집되는	시간과	구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낭비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노선배치

대규모개방형데이터(Big	Open	

Linked	Data:	BOLD)이용한	공공	

서비스

자동차를	쉽게	공유할	있게	만들어	자동차를	

반드시	소유해야	할	필요성을	낮추는	

카쉐어링	서비스

온디맨드	운송	서비스인	Uber,	

Lyft,	카쉐어링	서비스인	Zipcar,	

Car2go

차량을	대체하는	

대체	이동

복잡한	도심에서의	이동을	보완적으로	대체하

는	퍼스널	모빌리티	수단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전동퀵보

드,	전동휠	등	

에너지	

대체

친환경	에너지	이용 이산화탄소	배출을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전기

에너지	적용

전기자동차

앞에서 논의한 스마트 모빌리티에서의 친환경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구현하는 디자인의 영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6	Elements	for‘Eco-friendly’and	Related	Design	Realms

친환경화	구현	항목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	영역

차량	운행	감소를	위한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디자인

차량을	대체하는	운송수단 포터블	퍼스널	모빌리티	디자인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이동 친환경	에너지	적용	시스템	관련	서비스	디자인	

     5. 2. 3. 개인화 사례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정보의 지능화와 친환경화 외에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한 사용자 개인의 맥락 맞춤 

구현 사례들을 파악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2011)에 따르면 스마트 모빌리티는 기존 첨단교통 시스템과 달리 

각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쾌적성, 안전성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이용자 개개인의 이동을 중요시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기존 대중교통 디자인에서 주로 배려하고자 고려된 사용자는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이나, 

이용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원, 2011).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미미한 가운데, 미래의 교통약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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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11)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2.7%로 UN이 정한 바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속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노인인구 비율이 18.6%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2030년 28.1%로 초 고령 사회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등록 장

애인 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교통약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의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 연구는 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이들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찾기가 

어려웠다.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의 개인화 사례들은 사용자 맥락을 고려한 전략들이 반영되었으며 주로 교통

약자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다른 신체적, 지적 차이가 고려된 디자인 사례들이다. 

교통 약자 중 노약자를 위한 개별화된 스마트 모빌리티의 대표적 사례로는 스마트 케인(Smart Cane)과 보행보

조로봇(Personal Adaptive Mobility AID, PAM-AID)을 언급할 수 있다. 두 기기는 모두 시력이 약화된 노인들

을 대상으로 야외에서의 자율적이고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스마트 케인의 경우, 기존의 일반 

지팡이가 지녔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지팡이에 초

음파 혹은 레이저와 같은 센서를 부착하여 무릎 이상의 높이 위치한 장애물들도 보다 먼 거리에서 미리 파악하

여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기기는 사고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보행보조로봇도 마찬가지로 시력과 신체기능의 저하로 외부로의 출입이 점차 어려워지는 고령층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이동수단이다(Lacey etc., 2000). 

   

Figure 5	Smart	Cane

교통약자 중 장애인을 위한 개인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사례로는 애니모터스, 랜턴, 

매빌리티 등을 들 수 있다. 

Figure 6 Animotus

애니모터스의 경우, 큐브 형태로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네비게이션이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촉각이 발

달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손의 촉감을 통해 거리의 장애물과 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으

며, 실시간으로 방향과 길 안내, 관련 정보들을 제공한다.

랜턴이나 구글에서 개발한 매빌리티와 같은 모바일폰 기반의 정보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이다. 스

마트폰과 연동되는 어플을 실행하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에 설치된 비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하철 내부의 길 

안내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의 행동을 파악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

한다. 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모빌리티 디자인은 교통약자가 증가하는 미래사회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

의 이동성 확대를 통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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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xamples	of‘Personalized’in	Smart	Mobility

항목 구현	서비스 내용 사례

교통약

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물리적	보조	서비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용자의	신체적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절되는	이동	보조	수단

스마트	케인(Smart	Cane)과	

보행보조로봇

정보	서비스 장애의	등급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안내받는	정보서비스

애니모터스,	랜턴,	매빌리티	

앞에서 논의한 스마트 모빌리티에서의 개인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구현하는 디자인의 영역을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Table	8	Elements	for	‘Personalized’	and	Related	Design	Realms

개인화	구현	항목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	영역

물리적	보조	서비스 개인별	특성에	따라	변형/변화되는	보조기기	디자인

개인	맞춤형	실시간	정보	서비스 개인별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상호작용형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6. 결론

본 연구는 메가시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스마트 모빌리티의 영역에서 디자인 연구가 초점을 맞출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메가시티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의 집중에 따른 

과밀화와 대중교통의 혼잡이다. 추가적인 교통인프라의 구축이나 물리적인 도시구역의 확장이라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교통체계의 효율

성을 높이고자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자 미래 도시의 주요 경쟁력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가 새롭게 등장한 분야인 만큼, 그간에 논의된 연구들과 메가시티들에서 선보인 스마트 모빌

리티 사례들에 주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의 주요 영역과 방향을 분류, 분석하여 

디자인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사례들이 지향하고 있

는 특징을 ‘지능화’, ‘친환경화’ 및 ‘개인화’로 분류하고, 해당 사례들에서 도출되는 디자인 영역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 도시는 미래의 경쟁력과 창조성, 삶의 질과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시에서의 보행자 흐름과 개인의 특성에 기반하여 맞춤화 된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은 메가시티 내에

서 이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앞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은 기존의 친환경, 과밀화와 같은 대

중교통에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삶의 환경을 향상시키며 시민의 만족과 편리함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의 역할은 한 분야에 국한된 형태가 아닌 다양한 융복합적 구조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음을 논하며,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키워드를 가진 다양한 연구와 시도들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디자인 분야가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향후 본 연구가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을 위한 디

자인학 연구가 체계화되는 데 기초 연구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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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배경 본 연구는 서울시가 구축한 높은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 및 다양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질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요인을 스마트 모빌리티의 체계적 도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스마트 모빌

리티 사례들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미래 도시를 위해 향후 스마트 모빌리티의 적극적 도입과 디자인

연구가 스마트 모빌리티의 영역에서 구축할 수 있는 방향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문헌연구방법과 사례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파악

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현황 및 미래 방향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도출한 분석항목을 기준으로 현재의 스마트 모빌리티의 사례들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에서의 디자인연구의 방향과 역할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사례들을  ‘지능화’, ‘친환경화’, 그리고 ‘개인화’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분류하였

다. 각 사례들에서 도출된 지향성에 대응하는 디자인 영역을 도출하며 향후 디자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삶의 개선을 위해 근미래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을 위한 디자인 연구의 방향성과 역할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 도시, 디자인 연구, 통합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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