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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7년 ｢하천법｣ 개정 이후부터 하천기본계획을 수

립할 때 주민들이 하천공간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

도록 친수지구를 지정해 오고 있다. 관리청이 친수지

구를 지정하는 행위는 지역의 건전한 하천이용을 지

원하기 위한 행정적인 근거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지

닌다. 우선,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를 통해 광장, 산

책로, 자전거도로, 경관시설 등 하천이용을 위한 기반

을 확충하며, 이러한 친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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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national and local policies related to urban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welfare, culture and tourism, it is 

very important for river managers to designate and operate water-friendly river spaces in accordance with residents’ 

demands. Using mobile big data verified by the previous study (Lee, Lee and Choi 2019), this study aims to pro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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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관할 지자체에게 지원

하고 있다. 친수지구 관리에는 주민들의 하천이용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관리청은 지역주민들

이 요구하는 이용객 편의시설, 레저･문화시설 등의 

설치 규제도 하천법령과 점용허가 세부기준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게 된다(국토교통부 2018).

문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공간활용 

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수요조사 방법이 마련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는 근린친수와 친수거점으로 테마를 부여하는 등으로 

특성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견된

다(국토교통부 2015; 2016). 국가하천 정비 과정에서 

대규모로 지정하여 공원화한 뒤 이용객이 저조하여 친

수지구의 효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받는다든지, 정

비 후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음에도 지역･주

민 요청에 의해 공간 내 시설을 변경하는 일이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다. 친수거점지구를 지정한 뒤 랜드마

크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실제로는 

배후지역 주민 위주의 낮은 이용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천기본계획을 자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

으므로 사전 수요예측을 기초로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초기 지정된 친수지구는 이른바 ‘예

정지’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하천

을 대규모로 인공화하거나 근린친수나 친수거점으로 

특성화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하천이용 방식, 즉, 이용

도와 공간활용의 유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조심스럽

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예측의 실패는 주민

복지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하천을 조성･관리하게 되

므로 불필요한 시설 설치와 부적절한 규제완화로 하

천 난개발 등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 예산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통신 

빅데이터를 하천공간에 활용하여 그 해결책을 강구하

고자 하였다. 통신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 맞춤형 행정과 시민의 수요

에 따라 공원의 관리(오장근, 허학영, 심규원, 김태근 

외 2017)나 교통의 수요관리(성지은, 박기량 2014; 김

혜주 2017; 이광섭, 엄진기, 성명언, 유소영 외 2017; 

AirSage 2017)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인구와 인구밀도 추정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

보면 김종학, 고용석, 김준기, 김동한(2014)은 통신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의 활동을 시공간적의 변화에 

따라 분포시켜 공간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De Jonge, van Pelt and Roos(2012)는 통신 빅데이터로 

주간 인구 밀도와 통근자 이동성을 추정하여 공식 통

계화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Deville, Linard, Martin 

and Gilbert et al.(2014)는 위치 데이터를 셀 단위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인구밀도를 추정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Douglas, Meyer, Ram and Rideout 

et al.(2015)는 독립변수를 이동전화 통화량과 토지피

복데이터로 하여 인구 추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통신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범

위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친수지구 지정 후 하천공간을 체계적으

로 특성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친수지구의 이용도

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제시

한다. 이용등급은 상대적인 이용객 수에 대한 것으로 

친수지구 운영의 효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 예산 지원의 차등화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당 친수지구가 지역주민의 근거리에서 도시

공원이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는지, 아니면 문화･

관광시설과 같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

는지에 대한 유형을 구분한다. 이러한 유형구분은 기

반시설을 조성하거나 규제완화를 검토할 때 장소의 

특수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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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친수거점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 친수거점지구는 광역권의 명소

로 레저, 문화 등 이용수요가 풍부하고 시설물의 집중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하천의 고유 가치를 훼손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한다. 따

라서 친수거점지구를 지정하는 취지상 이용객이 상대

적으로 많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곳인지를 반

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친수지구 이용도 조사를 통해 이용등급과 공간활용의 

유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종소, 이상은, 최진영(2019)의 후속연

구에 해당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국가하천에 위치한 

297개 친수지구의 이용도 조사를 위해 통신 빅데이터 

자료의 유용성을 검증하였으며, 통신 빅데이터로부터 

추정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이용지표를 개발

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이용지표

를 자료원으로 활용하여 하천관리 정책과 실무 차원

에서 지역의 하천이용 수요를 잘 이해하고, 이로 인해 

친수지구의 계획, 유지관리, 인･허가에 있어서 합리적

인 결정을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II. 방법론

본 논문에서는 친수지구 이용지표를 활용하여 친수지

구 이용등급 및 상세유형화를 실시하고 친수거점지구

를 지정하는 방법을 <Figure 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친수지구 이용지표 산정

이종소, 이상은, 최진영(2019)은 국가하천 297개 친수

지구를 대상으로 통신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검토하고 

이용지표를 산정하여 친수지구를 이용하는 정도와 방

식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 직

접 계측한 친수지구 이용객 수와 통신 빅데이터로 산

정한 친수지구 이용객 수를 동일 날짜, 동일 시간대에 

대해 비교하여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Table 

1>과 같이 친수지구의 이용도 조사를 위해 면적당 이

용객 수, 하천이용 첨두율, 월 최대 이용시기, 주중 이

용률, 배후지역 이용빈도, 이용객의 성비, 이용객의 

우점연령층, 1인당 이동거리 등 8가지 이용지표를 정

의하고 2017년도 기간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표값을 

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종소, 이상은, 최진영

2. Estimation of Water-Friendly Space 
Grade

- Normality Test
- Outlier Test
- Criteria for Grade of Water-Friendly Space 

1. Estimation of Water-Friendly 
Space Indicators

4. Designation of Water-Friendly Space

- Extraction of Population Data
in Water-Friendly Space

- Field Survey Verification
- Definition and Estimation of 

Water-Friendly Space Indicators

- HighWater-Friendly Space Grade
- Characterization of Culture, Leisure, 

Tourism etc.

3. Classification of Water-Friendly Space

- Clustering Analysis
- t-test
- Estimation of Discriminant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igure 1 _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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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에서 제안한 다양한 이용지표 가운데 이용등급 

산정과 친수거점지구 판별에 불필요한 월 최대 이용

시기, 이용객의 우점연령층, 이용객의 성비 등을 제외

하고 면적당 이용객 수, 하천이용 첨두율, 주중 이용

률, 1인당 이동거리 등의 네 가지 지표를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2. 친수지구 이용등급 산정

1) 정규성 검정

친수지구 이용도를 등급화하기 위해 전체 이용객 수, 

면적당 이용객 수, 전체 이용객 수와 면적당 이용객 

수의 조합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이용객의 방문이 활발한 정도를 상대 비교하기 위해 

친수지구 면적당 이용객 수를 토대로 등급화를 시도

하기로 하였다. 2017년도 297개 친수지구의 면적당 

이용객 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결과 로그노멀

(lognormal) 확률밀도함수와 유사한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으므로 로그노멀 확률밀도함수에 대한 정규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자료의 정규성을 검정하기 위해 표본수가 많

을 때 적합한 검정인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적

용하였다. Kolmogorov-Smirnov 검정은 누적 분포함수

(Cumulative Distribute Function)의 개념을 이용하며 

귀무가설      는 ‘표본의 분포는 정

규성을 만족한다’, 대립가설   ≠  는 

‘표본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로 정의된

다. 여기서,  는 가정된 이론 확률분포의 누가확

률분포이며, 는 표본자료의 누가확률분포이다.

통상 검정결과가 유의수준 5%에서 p-value가 0.05 이

상이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성

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2) 이상치 검정 및 친수지구 이용등급 기준 산정

자료의 정규성 검정과 함께 이상치 검정을 실시하였

다. 자료의 이상치(Outlier)는 어떤 집단으로부터 추출

한 무작위 표본에서 다른 값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을 말하며, 이상치가 존재하면 계산된 

통계량에 편중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는 Tukey(1977)가 제안한 이상치 판정 방식 가운데 제

1사분위수( ), 제3사분위수( ),    

을 기준으로  ± × 를 적용해 면적당 이

용객 수에 대한 이상치의 상･하한을 판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친수지구의 이용등급 기준을 산정하기 

Characteristics Indicator Definition Use in This Study

Spatial Use

Number of Visitors per Area(people/m2) Number of Visitors per Water-friendly Space Area(people/m2) ✔

Peak Visit Rate(%) Maximum Number of Visitors/Minimum Number of Visitors ✔

Maximum Use Month(-)* Month with the Most Visitors

Weekly Visit Rate(%) Weekly Visitors/Weekend Visitors ✔

Residents’ Visit Frequency(times) Average Number of Visits of Residents

Travel Distance per Visitors(km) Travel Distance per Visitors ✔

Visitors
Gender Ratio(%) Ratio of Male/Female Visitors

Maximum Age Group(-)* 10s or Less, 20s, 30s, 40s, 50s, 60s or More

Source: Lee, Lee and Choi 2019.

Table 1 _Definition of Water-Friendly Space Indicators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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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면적당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다섯 가지 등급으

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로그로 변환된 면적당 이용객 

수의 확률밀도 함수를 동일한 면적의 5개의 구간, 즉, 

이용도가 매우 활발한 I등급부터 이용도가 매우 저조

한 V등급으로 이용등급 기준을 구분하고 다시 면적당 

이용객 수로 환원하여 등급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3. 친수지구 상세유형화를 위한 판별식 도출

1) 군집분석

본 논문에서는 성격이 유사한 친수지구들을 특정 유형

으로 묶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군집

분석은 데이터가 어떤 군집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거리값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끼

리 묶어 분류하는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종류 중 하나로 기본 원리는 군집 내 응집도를 최대화

하고 군집 간 분리도를 최대화하여 유사한 속성을 지

닌 대상끼리 묶어 분류하는 것이다. 군집분석은 크게 

계층적 군집(Hierarchical Clustering)과 분할적 군집

(Partitional Clustering)으로 나뉘는데, 본 논문에서는 계

층적 군집의 종류 가운데 Ward 연결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Ward 연결법은 군집 내의 오차제곱합(Error 

Sum of Square)에 기초하여 군집을 수행하며, 병합된 

군집의 오차제곱합은 이전 각 군집의 오차제곱합보다 

커지게 되는데, 그 증가량을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군

집을 형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노이

즈나 이상치에 덜 민감한 장점이 있다(Ward 1963).

자료를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것인가는 군집분

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Charrad, 

Ghazzali, Boiteau and Niknafs(2014)는 최적의 군집 개

수를 찾아내기 위해 Software R의 패키지인 NbClust를 

개발하였다. NbClust는 30개의 최적 군집의 수 결정 

방법과 군집의 수, 거리 측정 값, 군집 방법 등의 모든 

조합 결과를 통해 최적의 군집개수를 제안하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Charrad, Ghazzali, Boiteau and 

Niknafs(2014)가 개발한 NbClust를 활용하여 최적의 

군집개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친

수지구의 유형을 판단하는 데는 <Table 1>의 8가지 

이용지표 가운데 월단위 첨두율, 주중 이용률, 1인당 

이동거리 총 세 가지를 적용하였다. 또한 전체 이용객

이 매우 적거나 월평균 이용객이 0~1명에 불과한 친

수지구는 이용객 1인에 대한 지표 영향이 지나치게 

커 이상치를 야기하므로 해당 친수지구를 제외하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2) 독립표본 t검정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유형 간의 특성을 통계적으

로 분석하고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지표 각각

에 대해 독립된 두 모집단 평균차이 검증에 사용되는 

t검정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특정 유형과 타 유형 간

에 이용지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하에 귀무가설   
  

 와 대립가설 

  
 ≠


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는 I번째 

유형의 번째 지표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는 타 

유형들의 번째 지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또한 군집

분석 결과에 따라 는 유형의 개수를 는 군집분석에 

사용된 월단위 첨두율, 주중 이용률, 그리고 1인당 이

동거리 등 세 가지 이용지표를 각각 의미한다. 통상 유

의수준 5%에서 p-value가 0.05 이상이 되면 귀무가설

을 기각할 수 없게 되므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은 회귀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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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류로서, 종속변수가 이분화된 범주형 변수일 경

우 주로 사용된다. 종속변수를 확률변수인 로짓(Logit)

으로 변환하여 선형적인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한 뒤 

모형의 회귀계수 등을 산정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들 간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다변량 정상분포 가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분화된 범주형 예측변수의 사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의 회귀계수를 추정할 때에

는, 최소자승법(Least Square Estimation)이 아닌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한다. 이

는 준거변수가 이분변수(0과 1만 존재)일 경우 이분변

수의 특성상 이분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

소자승법의 가정인 오차의 동분산성을 만족시키기 어

렵기 때문이다. 또한 준거변수 값의 빈도가 0일 경우 

로짓의 값이 정의될 수 없어 음의 값이 예측되거나 부

호 자체가 달라지는 등 추정값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

다(박광배 1999; 2000; Mertler and Vannatta 2001).

개의 설명변수 (     )에 대하여 1을 가

질 확률을         라고 표시할 때 

다음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exp  ⋯ 

exp  ⋯ 

<식 1>

여기서 는 절편을 의미하고,   ⋯

들은 회귀계수들을 의미한다. 이때   ⋯ 

는 최대우도법에 의해 추정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은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연속형 및 범주형 설명변수가 모두 포함된 모

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계묘진 2012).

III. 결과 및 검토

1. 친수지구 이용등급 산정

lognormal 확률밀도함수로 변환된 면적당 이용객 수의 

자료는 다음 <Figure 2>의 (a) 히스토그램과 밀도함수 

그리고 <Figure 2>의 (b) Q-Q plot과 같이 정규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Kolmogorov-Smirnov 

검정 결과, 양측검정에 대한 p-value는 0.38로 유의수

준 5%에서 귀무가설인      를 기각

할 수 없어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치 

검정을 위해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1분위수(Q1) 

=－2.60, 중간값(Median)=－0.86, 평균값=－0.93, 

3분위수(Q3)=0.79로 분석되었으며, 이상치의 상･하

한은 Q1－1.5×IQR=－7.69, Q3+1.5×IQR=5.87로 

<Figure 2>의 (c) Box Plot과 같이 이상치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친수지구의 이용등급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검정

(a) Histogram and Density Plot (b) Q-Q Plot (c) Box Plot

Figure 2 _Statistical Chart of Lognorm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people/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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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친 로그로 변환한 면적당 이용객 수를 동일한 

면적의 5개의 구간으로 이용등급기준을 구분하고 다

시 면적당 이용객 수로 환원하였다. <Table 2>와 같

이 2.928명/m2, 0.950명/m2 0.207명/m2, 0.033명/m2의 

분류기준을 얻었으며, 등급별로 약 59개의 친수지구

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계별로 볼 때 영산강 수계의 경우, 46개의 친수

지구 가운데 15개(32.6%)지구가 이용도가 매우 저조

한 Ⅴ등급 구간으로 분류되었으며, 섬진강 수계 역시 

5개(29.4%)의 지구가 Ⅴ등급 구간에 분류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Table 3> 참조). 전체적으로 낙동강 

중류와 금호강, 한강 합류점(<Figure 3> 참조), 일부 

도시구간에 있는 친수지구들이 이용도가 매우 활발한 

Grade Grade Criteria

Ⅰ(Very High) (people/m2) > 2.928/m2

Ⅱ(High) 0.950/m2 < (people/m2) < 2.928/m2

Ⅲ(Normal) 0.207/m2< (people/m2) ≤ 0.950/m2

Ⅳ(Low) 0.033/m2 < (people/m2) ≤ 0.207/m2

Ⅴ(Very Low) (people/m2) ≤ 0.033/m2

Table 2 _Criteria for Grade of Water-friendly Space

Basin Grade Ⅰ Grade Ⅱ Grade Ⅲ Grade Ⅳ Grade Ⅴ Total

Han River 16(22.9%) 14(20.0%) 12(17.1%) 13(18.6%) 15(21.4%) 70(100%)

Nakdong River 22(23.4%) 13(13.8%) 23(24.5%) 20(21.3%) 16(17.0%) 94(100%)

Geum River 11(15.7%) 22(31.4%) 13(18.6%) 15(21.4%)  9(12.9%) 70(100%)

Yeongsan River  8(17.4%)  7(15.2%) 10(21.7%)  6(13.0%) 15(32.6%) 46(100%)

Seomjin River  2(11.8%)  3(17.6%)  2(11.8%)  5(29.4%)  5(29.4%) 17(100%)

Total 59 59 60 59 60 297

Table 3 _Grade of Water-friendly Space by River Basin

Figure 3 _Water-friendly Space Grade: Han River Basi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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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 외 많은 구간에서는 이용도가 저조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친수지구 상세유형화를 위한 판별식 도출

1) 친수지구 상세유형화

군집분석을 위해 표준화된 세 가지 지표는 <Figure 

4>와 같이 서로 간의 상관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친수지구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Ward 연

결법으로 군집을 분석하고 NbClust를 활용하여 최적

의 군집개수를 탐색한 결과, 최적 군집의 개수는 

<Figure 5>와 같이 5개로 분석되었으며, 273개소 친

수지구(세 가지 지표의 이상치를 보인 친수지구 24개

소 제외)를 5개의 유형으로 군집분석한 결과는 

<Figure 6>과 같이 유형I, II, III, IV, V가 각각 59개소

(21.6%), 78개소(28.6%), 81개소(29.7%), 41개소(15%), 

14개소(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유형 간의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독립된 두 모집단 평균차이 검증에 사용되는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6>과 같다. 이를 

해석하면, 유형I은 타 유형에 비해 월단위 첨두율이 

약간 낮고 주중 이용률은 높으며 1인당 이동거리는 

매우 짧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포수상공원, 

유등체육공원 등과 같이 근거리에서 주중에 방문하는 

비중이 높으며 연중 이용추이는 완만한 특징이 관찰

되었다. 유형II는 타 유형에 비해 월단위 첨두율이 매

우 낮고 주중 이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1인당 이

동거리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운동장 

시설로 활용되는 친수지구가 다수 분포하였으며 비교

적 원거리에서 주중에 방문하는 비중이 높고 연중 이

용추이는 완만한 특징이 관찰되었다. 유형III은 타 유

형에 비해 월단위 첨두율이 낮고 주중 이용률도 낮으

며 1인당 이동거리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교

적 근거리에서 주말에 방문하는 비중이 높고 연중 이

용추이는 완만한 특징이 관찰되었다. 유형IV는 타 유

형에 비해 월단위 첨두율이 높고 주중 이용률은 낮으

며 1인당 이동거리가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두물

지구, 평사리공원, 송호국민관광지 등과 같이 주로 원

거리에서 주말에 집중적으로 방문하며 연중 이용추이

Figure 4_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Figure 5 _Optimization of Number of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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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_Result of Clustering Analysis: Location of Principal Components U and V

Test Object
Independent Sample t-test 95% Confidence Interval Equal Variance 

Assumption(Levene)t-value p-value(Two Side) Mean Difference Lower Upper

Type I ✕ Others -2.175 0.031 -0.934 -1.782 -0.086 -

Type II ✕ Others -6.116 ≒ 0 -2.470 -3.261 -1.671 -

Type III ✕ Others -4.490 ≒ 0 -1.602 -2.304 -0.899 -

Type IV ✕ Others 5.990 ≒ 0 3.593 2.412 4.773 ✔

Type V ✕ Others 21.797 ≒ 0 11.041 9.973 12.110 -

Table 4 _Result of Independent Sample t-test: Peak Visit Rate

Test Object
Independent Sample t-test 95% Confidence Interval Equal Variance 

Assumption(Levene)t-value p-value(Two Side) Mean Difference Lower Upper

Type I ✕ Others -15.532 ≒ 0 -25.020 -28.192 -21.848 -

Type II ✕ Others 3.226 0.001 7.608 2.958 12.259 -

Type III ✕ Others -3.690 ≒ 0 -7.901 -12.117 -3.685 -

Type IV ✕ Others 11.502 ≒ 0 36.745 30.327 43.164 -

Type V ✕ Others -1.281 0.201 -7.299 -18.521 3.921 ✔

Table 6 _Result of Independent Sample t-test: Travel Distance per Visitors

Test Object
Independent Sample t-test 95% Confidence Interval Equal Variance 

Assumption(Levene)t-value p-value(Two Side) Mean Difference Lower Upper

Type I ✕ Others 6.3185 ≒ 0 0.180 0.124 0.236 -

Type II ✕ Others 9.942 ≒ 0 0.441 0.353 0.529 -

Type III ✕ Others -11.881 ≒ 0 -0.352 -0.411 -0.294 -

Type IV ✕ Others -8.324 ≒ 0 -0.288 -0.357 -0.220 -

Type V ✕ Others -4.880 ≒ 0 -0.207 -0.295 -0.119 -

Table 5 _Result of Independent Sample t-test: Weekly Visi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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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수기의 특징이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유형V

는 타 유형에 비해 월단위 첨두율이 매우 높고 주중 

이용율은 낮으나 1인당 이동거리는 타 유형과의 차이

가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포보

오토캠핑장, 대성1친수공원 등과 같이 근거리와 원거

리에서 주말에 방문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연중 이용

추이에서 성수기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이용지표에 대한 유형의 통계적 특징과 유형에 속

한 친수지구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유형I, 

II, III은 전반적으로 도시공원 또는 체육시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근린친수지구로 간주가 가능하며, 유형

IV, V는 전반적으로 주말을 이용한 문화･레저･생태교

육시설 또는 지역행사 장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친수거점지구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판별식 도출

친수지구의 특성을 분류하기 위해서 매번 자료의 표

준화와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복잡하고 매우 비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군집분석

을 통해 분류된 근린친수지구의 성격을 갖는 유형I, 

II, III과 친수거점지구의 성격을 갖는 유형 IV, V를 

이분화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형I, II, III을 “0”, 유형IV, V를 “1”로 이분화하여 

종속변수를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군집분석에

서 사용된 월단위 첨두율, 주중 이용률, 1인당 이동거

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개발된 로지스틱 회귀식

은 <Table 7>과 <식 2>와 같으며,  ≤ 이면 

유형I, II, III, 즉, 근린친수지구에 속하고   이

면 유형IV, V, 즉, 친수거점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위 식의 정확도는 유형IV, V의 55개 가운데 46개를 

구분해 내었고 유형I, II, III의 218개 가운데 214개를 

구분해 내 (46+214)/273=0.952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류해내지 못한 친수지구의 경우는 대부분 군집 간 

경계부근에 있어 근린친수지구와 친수거점지구의 특

징을 명확히 정의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친수거

점지구 성격이 있음에도 근린친수로 간주하게 되는 

경우가 다소 발견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친수거점

지구를 보수적으로 판별하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친수거점지구를 최

소한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3. 친수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단계별 판단기준 제안

친수거점 지구는 하천의 고유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하며, 광역권의 명

Variable Estimate Std.Error z value Pr(>|z|)

Intercept -14.48008 3.10618 -4.662 ≒0

Peak Visit Rate(

) 0.98376 0.19453 5.057 ≒0

Weekly Visit Rate(

) -5.87905 1.37154 -4.286 ≒0

Travel Distance per Visitors(

) 0.16981 0.03685 4.609 ≒0

Table 7 _Result of Discriminant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p       

exp       

<식 2>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이용등급, 상세유형화 및 친수거점지구 지정 방법 개발 79

소로 레저･문화 등의 성격을 갖고 이용수요가 풍부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친수거점지구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이 먼저 지정하기보다는 

친수지구를 조성한 뒤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

여 친수거점지구인지를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후 본 논문의 결과를 활

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IV, V에 속하

는지를 <식 2>을 통해 판단한 뒤, <Table 2>에 따

라 해당 친수지구의 이용등급이 I 또는 II 등급에 속하

게 되면 주말을 이용한 문화･레저･생태교육시설 또는 

지역행사장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로지스틱 판별식의 결과가 0.5 이상

이고 면적당 이용객 수가 0.950명/m2 이상이 된다면 

향후 친수거점지구 지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Ⅴ. 결론

본 논문은 친수지구를 지정한 이후 하천공간을 특성

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이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이용등급 산정, 이용의 특성을 분류하기 위한 상세유

형화 그리고 친수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체계적인 방

법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친수지구의 이용등급을 산정하기 위해 면적

당 이용객 수의 지표를 lognormal 확률밀도함수로 변

환하고 정규성과 이상치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등급별로 약 59개의 친수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는데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에 이용등급이 저조

한 친수지구가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낙동강 중류와 

금호강, 한강 합류점 및 일부 도시구간에 있는 친수지

구들의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친수지구 상세유형화를 위해 군집분석을 실

시하여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통계검정을 

통해 각 유형 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친

수지구의 성격을 분류하기 위해 매번 표준화 및 군집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간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통해 근린친수지구와 친수거점지구의 

유형을 이분화하였다. 유형I, II, III은 전반적으로 도

시공원 또는 체육시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근린친

수지구로 간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IV, 

V는 전반적으로 주말을 이용한 문화･레저･생태교육

Figure 7 _Decision Tree for Classification of Water-friendl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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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또는 지역행사 장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친수거점지구로 간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근린친수지구와 친수거점지

구를 분류할 때 95.2% 수준의 정확도 높은 판별식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 판별식은 다소 보수적으로 친

수거점지구를 분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논문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친수지구를 지정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안

하였다. 친수거점지구는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고 

광역권의 명소로 레저･문화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세유형결과의 유형IV와 V에 속하며, 이용등

급이 I, II등급에 속하게 된다면 친수거점지구의 지정

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실

시 후 본 논문의 결과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판별식의 

결과가 0.5 이상으로 유형IV, V에 속하는지는 판단한 

뒤, 면적당 이용객 수가 0.950명/m2 이상이 되어 이용

등급이 I 또는 II 등급에 속하게 되면 주말을 이용한 

문화･레저･생태교육시설 또는 지역행사장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하천법｣ 개정 이후 지역주민의 공간활용 

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수요조사 방법이 정

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하천 정비 시 대규모

로 친수거점지구로 지정하여 공원화하였다. 그 결과, 

몇몇 지구에 대해서는 이용객 저조에 따른 친수지구

의 효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 하천 난개발의 부작용,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이에 근린친수지구나 친수거점지구로 특성화하

는 것은 지역주민의 하천이용 방식과 공간 활용의 유

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먼저 세분화하여 지정하기

보다는 친수지구를 지정한 이후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근린친수지구와 친수거점지

구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이용등급 결과를 통해 친수지구의 효율

적인 운영과 유지･보수비 예산 지원 차등화 등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며, 상세유형화 및 친수거점지구 지

정 방법은 친수지구계획, 기반시설 조성, 인･허가에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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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제어: 친수지구, 친수지구 유형화, 모바일 통신 빅데이터, 하천관리

도시의 개발, 재생, 복지, 문화 관광 등의 지역 정책과 

하천이용의 수요에 맞춰 하천 공간을 지정하고 운영

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이에 본 논문은 체계

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천 공간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통신 빅데이터 이용지표를 사

용하여 친수지구를 특성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친수지구의 이용도를 판단하기 위해 면

적당 이용객 수를 로그노멀 분포로 변환하여 5등급

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여러 가지 통계분석을 통해 

친수지구를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징을 분석하

였으며, 친수지구가 근린친수와 친수거점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였다. 셋째, 이용등급과 공간 활용

의 유형을 고려하여 친수지구를 단계적으로 지정하

는 방법과 기준을 제안하였다. 향후 중장기적인 모니

터링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근린친수지구와 친수

거점지구로 지정해야 할 것이며, 본 논문의 결과는 

친수지구의 계획, 유지관리, 인･허가에 있어서 합리

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