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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 배경과 목적

 

n 도시공간구조의 핵심인 중심지는 인간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활동이 전개되고 집적하는 

곳으로, 그동안 도시공간구조 분석 차원에서 중심지 식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됨

∙ 기존 연구(김감영 2011; 남기찬·임업 2009; 김현철·안영수 2018; 임영식·이창수 

2016; 허윤경·이주영 2009)에서는 중심지 식별을 위해 인구밀도, 고용밀도, 건축밀도, 

지가, 통행량 등의 데이터를 주로 활용함

∙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최신 시점의 자료 구득이 어렵고 행정구역과 같은 공간 단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세밀한 분석을 어렵게 함

n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웹 지도에서 제공하는 관심지점(point-of-interest, 이하 POI)과 같은 

데이터를 비교적 쉽게 구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POI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공간구조를 분석

하고자 하는 연구 흐름이 등장함

∙ POI는 위치, 명칭, 카테고리 등의 속성 정보를 포함하는 점(point) 형태의 공간 객체로, 

학교, 병원, 은행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리적 요소를 나타냄

(Chuang et al. 2016; Liu et al. 2019; Zhang et al. 2010)

∙ 행정구역 단위로 제공되는 통계 데이터에 비해 웹 지도 기반의 POI 데이터는 위치정보(좌표)

를 포함하는 점 객체이므로 정밀도가 높고, 업데이트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음(Deng et 

al. 2019; Yu et al. 2020)

∙ 도시 내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이 POI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POI 데이터

를 통해 인간의 활동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

(김선재·이수기 2021; Deng et al. 2019; Jing et al. 2018; Yu et al. 2020)이 수행됨

- Deng et al.(2019)은 도시의 다핵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POI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널 

밀도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과 밀도 컨투어 트리(density contour tree)1)를 활용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해당 방법을 기반으로 중국 베이징의 중심지를 분석함

- 김선재·이수기(2021)는 도시활동 중심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Deng et al.(2019)

1) 등치선(contour line) 간 위계와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론으로 도시공간구조 연구 분야에서는 중심지의 공간적 위계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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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서울 대도시권(서울, 인천, 경기)에 적용하여 도시활동 중심지를 식별

하고 중심지별 특화 기능을 분석함

- Jing et al.(2018)은 도시 내 여가 공간 집적지를 식별하기 위해 POI 데이터에 커널 밀도 

추정을 적용하는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중국 우한에 적용함

- Yu et al.(2020)은 도시의 기능 관점에서 중심지를 식별하기 위해 POI 데이터에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 with noise: DBSCAN) 기

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베이징을 대상으로 적용함

n 위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대도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POI 데이터를 활용한 중심지 식별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며, 다양한 

규모의 도시공간을 연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방법론의 적용성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n 이 페이퍼는 사람들의 활동을 나타내는 POI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공간 내 활동 중심지를 

추출 및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해당 방법을 세종시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향후 세종시의 

공간구조나 중심지 체계 구상을 위한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함 

∙ 이 페이퍼에서는 활동 중심지(activity center)를 사람들의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고밀도로 집적되었거나 집적될 가능성이 큰 곳으로 정의하고, POI 데이터를 통해 활동 

중심지를 식별하고자 함

- 이 페이퍼에서 정의하는 POI는 음식점, 병원, 편의점 등과 같이 오프라인상에서 직접적

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의미하

며, 초·중·고등학교, 동사무소, 경찰서 등과 같이 공공 편의나 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도 포함함

- 즉, 도시 내 사람들의 활동이 집중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식별하기 위해 인간의 일상생활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POI 데이터를 활용함

- 카카오맵(Kakao map)2), 네이버 지도(Naver map)3), 구글 지도(Google maps)4) 등 포털 

사이트 기반의 지도 플랫폼에서 최신의 국내 POI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페이퍼에

서는 시범적으로 카카오맵에서 제공하는 POI 데이터를 활용함

∙ 활동 중심지는 인간의 활동을 유발하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밀집된 집적지로도 볼 수 있는

데, 이 점에서 이 연구가 도시 내 중심지를 본격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전 단계에 위치한다

고도 볼 수 있음

2)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 (2022년 11월 24일 검색).

3)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 (2022년 11월 24일 검색).

4) 구글 지도. https://www.google.co.kr/maps/?hl=ko (2022년 11월 2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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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OI 데이터를 활용한 활동 중심지 추출 및 분석을 위한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됨(<그림 1> 참조)

∙ (1단계) 카카오(Kakao)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5)를 통해 세종시의 POI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복제거 등의 전처리 작업

을 수행함

∙ (2단계) 커널 밀도 추정 기법을 통해 POI 데이터의 커널 밀도 추정값 표면을 생성함 

∙ (3단계) 등치선도(contour map)를 생성, 시각화하며, 커널 밀도 추정값에 임계치를 적용

하여 등치선도를 단순화시킴으로써 POI 기반 활동 중심지 경계를 도출함

∙ (4단계) 최종 식별된 POI 기반 활동 중심지의 내부 속성으로써 면적, POI 수 및 밀도, 근무

인구수, 상주인구수 등을 분석함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  POI 기반 활동 중심지 추출 및 분석 프로세스

5) “운영 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등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들을 정의해 놓은 인터페이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036061-3, 

2022년 11월 1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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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POI 기반 활동 중심지 
추출 방법과 결과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n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로컬(local) API6)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시점(2022년 10월 22일) 기준 최

신 POI 데이터를 수집함

∙ 카카오맵은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 서비스 중 하나로, 2022년 8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monthly active user: MAU)는 약 950만 명임7)

∙ 카카오맵이 보유한 POI 데이터는 장소 검색과 길 찾기 기능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거나 방문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청 등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현실 세계를 반영한 정확도 높은 자료로 볼 수 있음(김선재·이수기 2021)

n 카카오 로컬 API에서는 카테고리 또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POI를 검색하고 수집할 수 있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POI를 수집하기 위해 카테고리 정보를 활용함

∙ 카테고리 정보를 활용한 POI 검색 시 1) 카테고리 그룹 코드(category_group_code)8)는 필

수 입력 항목이며, 추가로 2) 검색을 수행할 지점의 중심 좌표(x, y)와 탐색 반경(radius)9) 

또는 3) 검색 범위를 사각 형태로 지정한 값(rect)10) 중 하나를 필수로 입력해야 함11)

n 이 페이퍼에서는 세종시를 대상으로 1) 카테고리 그룹 코드와 2) 중심 좌표 및 탐색 반경을 활용

하여 데이터를 수집함

∙ (프로그래밍 환경)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시 활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Python 3.8.8이

며, Python을 기반으로 카카오 로컬 API를 이용할 수 있는 PyKakao 패키지의 

6) 카카오 디벨로퍼스. https://developers.kakao.com/docs/latest/ko/local/common (2022년 10월 22일 검색).

7) 모바일인덱스. https://www.mobileindex.com/insight-report?pid=208 (2022년 11월 5일 검색).

8) 카카오 로컬 API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 분류 기준 중 하나로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됨.

9) 중심 좌표(x, y)와 함께 활용되는 값으로, 0m 이상 20,000m 이하의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음.

10) 좌측 x, y 좌표, 우측 x, y 좌표에 해당하는 값..

11) 카카오 디벨로퍼스. https://developers.kakao.com/docs/latest/ko/local/dev-guide#search-by-category (2022

년 11월 5일 검색).

https://www.mobileindex.com/insight-report?pid=208
https://developers.kakao.com/docs/latest/ko/local/dev-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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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_category’ 모듈을 활용함

∙ (카테고리 그룹 코드) 카카오 로컬 API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 분류 기준 중 하나로, ‘대형

마트’, ‘편의점’,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학원’ 등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12), 이 

페이퍼에서는 18개 카테고리를 모두 활용함

∙ (중심 좌표) 국토정보플랫폼13)에서 제공하는 격자 단위(500m×500m, 1㎞×1㎞) 데이터14)

를 기반으로 QGIS 3.16.14를 이용하여 격자 폴리곤의 중심점(centroid)15)을 추출한 후 

각 중심점의 좌표정보를 활용함

∙ (탐색 반경) 카카오 로컬 API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시 카카오맵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된 모든 POI가 결과로 주어지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

하기 위해 중심 좌표 간격(k)과 탐색 반경(r) 값을 다양하게 적용함(<그림 2> 참조)

- 500m 격자 활용 시에는 각 중심 좌표의 탐색 반경을 750m로 설정하였으며, 1㎞ 격자 

활용 시에는 탐색 반경을 1㎞와 2㎞로 설정함

- 카카오 로컬 API에서 POI 검색 시 검색어 1개당 최대 45개 문서(페이지)가 반환되는데, 

1개 문서당 최대 15개의 POI가 포함되므로 카테고리 검색어 1개당 최대 675개의 POI

를 수집할 수 있음

- 따라서 ‘음식점’처럼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 카테고리는 탐색 반경을 작게 

하거나 중심 좌표 값의 간격을 보다 촘촘히 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음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  중심 좌표 간격(k)과 탐색 반경(r) 예시

12) 카카오 디벨로퍼스. https://developers.kakao.com/docs/latest/ko/local/dev-guide#search-by-category-request  

-category-group-code (2022년 9월 19일 검색).

13)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statsMap (2022년 9월 19일 검색).

14) 세종시 전체에 해당하는 격자 개수: 500m×500m 격자 1,857개, 1km×1km 격자 543개.

15) 폴리곤 도형의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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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세종시를 대상으로 500m 및 1㎞ 격자 중심 좌표를 활용하여, 모든 중심 좌표에 대해 

각 탐색 반경별로 18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POI를 각각 수집함

n 세종시를 대상으로 카카오 로컬 API의 카테고리 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총 

8,215개의 POI 데이터를 구득함

∙ 중심 좌표 간격과 탐색 반경을 다양화하여 수집한 각 데이터를 하나로 병합한 후 중복되는 

항목은 제거함

- 수집 데이터의 고유값인 ‘id’를 기준으로 중복되는 항목을 제거한 후 지번주소에 해당하

는 ‘address_name’에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된 것만 추출함

∙ 카카오 로컬 API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 분류 기준은 두 가지로, ‘카테고리 그룹(category_group_code, 

category_group_name)’ 항목으로 구분하는 방법(<표 1> 참조)과 ‘카테고리 이름(category_name)’ 

항목으로 구분하는 방법(<표 2> 참조)이 있음

- (카테고리 그룹) 카카오의 자체 기준에 따라 여러 카테고리 중 중요 항목만을 선택하여 

18개 그룹으로 분류한 것으로, 카카오 로컬 API를 통해 장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분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함 

- (카테고리 이름) 카카오 로컬 API를 통한 데이터 수집 시 결과 값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상위 카테고리가 하위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식으로 구성되며(예: ‘교육, 학문 > 학교 > 초등학교’), 

이 페이퍼에서는 이중 최상위분류에 해당하는 항목(예: ‘교육, 학문’)을 기준으로 카테고리

를 분류함

- ‘카테고리 이름’ 항목의 최상위분류 기준이 ‘카테고리 그룹’ 분류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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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그룹 기준 데이터 수집 결과) 수집한 POI 데이터의 카테고리 그룹 종류는 총 17개

로, 세종시에는 ‘지하철역’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POI는 수집되지 않음(<표 1> 참조)

- POI 데이터의 카테고리 그룹별 분포를 보면 ‘음식점’이 2,379개(28.96%)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중개업소’ 1,130개(13.76%), ‘카페’ 932개(11.35%)의 순으로 많음

카테고리 그룹
개수 비율(%)

카테고리 그룹
개수 비율(%)

연번 그룹명 코드 연번 그룹명 코드

1 음식점 FD6 2,379 28.96 10 은행 BK9 239 2.91

2 중개업소 AG2 1,130 13.76 11 약국 PM9 152 1.85

3 카페 CE7 932 11.35 12 학교 SC4 106 1.29

4 학원 AC5 866 10.54 13 숙박 AD5 101 1.23

5 관광명소 AT4 689 8.39 14 주유소, 충전소 OL7 74 0.90

6 어린이집, 유치원 PS3 410 4.99 15 공공기관 PO3 73 0.89

7 편의점 CS2 335 4.08 16 대형마트 MT1 48 0.58

8 병원 HP8 330 4.02 17 문화시설 CT1 37 0.45

9 주차장 PK6 314 3.82 합계 8,215 100.00
출처: 저자 작성.

 표 1  카카오 로컬 API로 수집한 POI 데이터의 카테고리 그룹별 분포

∙ (카테고리 이름(최상위분류) 기준 데이터 수집 결과) 수집한 POI 데이터의 최상위분류 기준

에 따른 카테고리 이름은 11개임

- POI 데이터의 카테고리 이름별 분포를 보면 ‘음식점’이 3,310개(40.29%)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교육, 학문’ 1,382개(16.82%), ‘부동산’ 1,130개(13.76%)의 순으로 많음

(<표 2> 참조)

연번 카테고리 이름
(최상위분류)

세부 분류 개수 비율
(%)

1 음식점 한식, 중식, 일식, 패스트푸드, 카페 등 3,310 40.29

2 교육,학문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1,382 16.82

3 부동산 중개업소 등 1,130 13.76

4 여행 관광명소, 숙박 등 790 9.62

5 의료,건강 병원, 약국 등 457 5.56

6 가정,생활 대형마트, 슈퍼마켓, 반려동물 등 408 4.97

7 교통,수송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등 388 4.72

8 금융,보험 은행, 증권 등 239 2.91

9 사회,공공기관 법원,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파출소, 지구대 등 73 0.89

10 문화,예술 공연장, 연극극장, 전시관, 미술관, 박물관 등 37 0.45

11 서비스,산업 공간대여 등 1 0.01

합계 8,215 100.00

주: 세부 분류 항목 중 ‘카테고리 그룹’에 해당하는 항목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출처: 저자 작성.

 표 2  카카오 로컬 API로 수집한 POI 데이터의 카테고리 이름(최상위분류)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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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한 POI 데이터의 카테고리 이름(최상위분류)별 공간분포를 보면, ‘여행’ 관련 POI는 

세종시 전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반면, ‘음식점’ 관련 POI는 세종시 동지역과 조치원읍 

부근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 3> 참조)

출처: ArcGIS Pro 2.7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세종시 POI의 카테고리 이름(최상위분류)별 공간분포

∙ 카카오 로컬 API를 통해 수집한 8,215개의 POI 데이터 중 일부는 <표 3>과 같음

- ‘id’는 장소 ID, ‘place_name’은 장소명/업체명, ‘category_name’은 카테고리 이름, 

‘category_group_code’와 ‘category_group_name’은 각각 카테고리 그룹 코드와 그룹

명, ‘phone’은 전화번호, ‘address_name’과 ‘road_address_name’은 각각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x’, ‘y’는 각각 x 좌표와 y 좌표, ‘place_url’은 상세 페이지 URL, ‘distance’는 

입력값으로 중심 좌표를 넣은 경우, 중심 좌표까지의 거리(단위 m)를 의미함16)

16) 카카오 디벨로퍼스. https://developers.kakao.com/docs/latest/ko/local/dev-guide#search-by-category-response- 

documents (2022년 11월 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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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place_name category_name
category_ 

group_code
category_ 

group_name
phone address_name road_address_name x y place_url distance

1100470960 ******
음식점 > 한식 > 해물,생선 > 

아구
FD6 음식점 044-866-****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

127.2955 36.5855 http://place.map.kak
ao.com/1100470960 990

660923463
***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 부동산서비스 > 

부동산중개업소
AG2 중개업소 044-86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

127.295 36.58492 http://place.map.kak
ao.com/660923463 990

2001804701 ******** 조치원점 음식점 > 카페 CE7 카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
127.2977 36.58635 http://place.map.kak

ao.com/2001804701 912

1990258424 *******학원
교육,학문 > 학원 > 

공인중개사학원
AC5 학원 1522-****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

127.2353 36.51904 http://place.map.kak
ao.com/1990258424 311

8169611 *** 여행 > 관광,명소 > 산 AT4 관광명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 산 **
127.3451 36.52366 http://place.map.kak

ao.com/8169611 459

27442491 ***어린이집
교육,학문 > 유아교육 > 

어린이집
PS3

어린이집, 
유치원

044-862-****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
127.2305 36.51347 http://place.map.kak

ao.com/27442491 736

1856471885 ***** *******
가정,생활 > 편의점 > 

이마트24
CS2 편의점 070-8889-****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

127.2957 36.48531 http://place.map.kak
ao.com/1856471885 554

364203249 *****치과 의료,건강 > 병원 > 치과 HP8 병원 044-86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
127.2921 36.59097 http://place.map.kak

ao.com/364203249 224

1512990440 ***** 주차장
교통,수송 > 교통시설 > 

주차장
PK6 주차장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

 127.308 36.57339 http://place.map.kak
ao.com/1512990440 813

17533394
****** 365코너 **** 

*****
금융,보험 > 금융서비스 > 

은행 > ATM
BK9 은행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

127.2978 36.58637 http://place.map.kak
ao.com/17533394 909

2006087289 **약국 의료,건강 > 약국 PM9 약국 044-863-****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구길 ***
127.1566 36.71924 http://place.map.kak

ao.com/2006087289 497

22547206 **초등학교 교육,학문 > 학교 > 초등학교 SC4 학교 044-90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
세종특별자치시 

만남로 ***
127.2404 36.51462 http://place.map.kak

ao.com/22547206 363

25621607 *****호텔 여행 > 숙박 > 여관,모텔 AD5 숙박 044-866-****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소죽골길 **
127.2785 36.64449 http://place.map.kak

ao.com/25621607 909

9767817 ****주유소
교통,수송 > 자동차 > 주유,가스 

> 주유소 > S-oil주유소
OL7

주유소, 
충전소

044-863-****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
127.2763 36.64454 http://place.map.kak

ao.com/9767817 986

10794969 *********
사회,공공기관 > 행정기관 > 
소방서 > 119구급대/구조대

PO3 공공기관 044-3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
127.2969 36.58599 http://place.map.kak

ao.com/10794969 931

8160173 **** 조치원점
가정,생활 > 대형마트 > 

홈플러스
MT1 대형마트 044-86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

127.2978 36.58639 http://place.map.kak
ao.com/8160173 912

7998953 ******회관
문화,예술 > 문화시설 > 

공연장,연극극장
CT1 문화시설 044-85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예회관길 **

127.2873 36.5998 http://place.map.kak
ao.com/7998953 970

주: 빈칸은 해당 항목에 대한 값이 없는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상호(place_name), 전화번호(phone), 지번주소(address_name), 도로명주소(road_address_name)는 비식별 처리함.

출처: 저자 작성.

 표 3  카카오 로컬 API로 수집한 POI 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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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널 밀도 추정을 통한 POI 커널 밀도 추정값 표면 생성

n 커널 밀도 추정 기법을 활용하여 POI의 커널 밀도 추정값 표면을 생성함으로써 활동 중심지 

추출에 착수함

∙ 커널 밀도 추정은 인구수, 일자리 수 등과 같이 공간상에 이산적(discrete)으로 분포하는 

지표의 관찰값에 커널 함수를 적용해 해당 지표가 발생할 확률을 지점별로 추정하는 방법

으로, POI와 같은 점 데이터의 분포 패턴 분석 시 자주 활용됨(황명화 외 2022)

∙ 커널 밀도 추정 과정에서 공간상에 분포하는 지표값에 커널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지표가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밀도 추정값 표면(density surface)을 생성함

∙ 커널 밀도 추정을 위한 공식은 <수식 1>과 같음

- 는  지점에서의 커널 밀도 추정값,  는 커널 밀도 함수, 는 커널 밀도 함수를 

적용할 공간 범위로,  지점으로부터의 탐색 반경(bandwidth, 이하 대역폭), 는 대역폭 

내 번째 지점에서 실제 발생한 관측값, 은 대역폭 내에서 발생한 관측값의 총개수를 

의미함(Silverman 1986)

         수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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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커널 밀도 추정 시 대역폭 값이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Epanechnikov 1969),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선행연구(김선재·이수기 2021; Deng et al. 2019; Lu et al. 2020)에서는 다양한 대역

폭을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해당 지역의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대역폭을 

선택하여 활용함

∙ 세종시를 대상으로 수집한 POI 데이터에 시범적으로 500m, 1,000m, 1,500m의 대역

폭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음

- 대역폭 값이 작을수록 중심지의 개수가 많아지고 면적이 작아지며(< 4> (a) 참조), 반대로 

대역폭 값이 클수록 도출되는 중심지 개수가 적어지고 면적이 커지며, 중심지 간 경계가 

다소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음(<그림 4> (c) 참조)

∙ 이 페이퍼는 일부 동지역(나성동 인근, 도담동 인근, 보람동 인근)과 조치원읍이 POI 집적지로 

표현된 1,000m 대역폭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함(<그림 4> (b) 참조)

- 분석 시 Quartic 커널 밀도 함수, 커널 밀도 함수 적용 결과로 도출한 표면의 셀 크기는 

25m로 설정했는데, 이러한 설정값은 분석 목표나 대상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 대역폭 500m (b) 대역폭 1,000m (c) 대역폭 1,500m

주: 커널 밀도 추정 값을 Jenks natural breaks 10단계로 구분했으며, 밀도 추정값이 0인 지점은 단계 구분 시 제외함.

출처: ArcGIS Pro 2.7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대역폭에 따른 커널 밀도 추정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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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퍼에서 활용한 세종시 공간 단위는 읍면동으로, 동지역의 경우 2021년 기준의 법

정동 경계17)를 적용함(<그림 5> 참조)

- 이에 따라 1개 읍(조치원)과 9개 면(연기·연동·부강·금남·장군·연서·전의·전동·소정), 그리고 

18개 법정동으로 구성된 공간 단위를 활용함

- 해당 법정동은 금강을 중심으로 강북에 해당하는 13개 동지역(가람·한솔·도담·어진·아름·

종촌·고운·나성·새롬·다정·해밀·산울·합강)과 강남에 해당하는 5개 동지역(보람·대평·소담·

반곡·집현)으로 구분됨

출처: ArcGIS Pro 2.7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세종시 읍면동(법정동) 경계

17) 2022년 7월 1일부로 연기면 및 연동면에 있는 5개 리(세종·한별·누리·다솜·용호)가 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종시의 법정동 

개수가 기존 18개에서 23개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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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치선도 생성과 단순화를 통한 활동 중심지 경계 추출

n 커널 밀도 추정 값 표면을 대상으로 등치선도를 생성하고, 중심지 경계 추출을 위한 커널 밀도 

추정 값의 임계치(threshold)를 설정함

∙ 도시 내 중심지 식별 시 경계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각 

등치선이 나타내는 커널 밀도 추정 값과 해당 등치선의 반경(Deng et al. 2019)(<그림 6> 

참조)이나 등치선의 중심으로부터 해당 등치선까지의 거리(Han·Song 2020), 또는 커널 

밀도 추정값 대비 도시화 지역의 면적(김선재·이수기 2021)을 대상으로 변곡점을 도출하

고 이를 기준으로 중심지 경계를 추출함

(a) 커널 밀도 추정 값의 등치선도 예시 (b) (a)의 등치선별 커널 밀도 추정 값과 반경

주: (b)에서 등치선별 커널 밀도 추정 값(density)과 반경(r)을 그래프로 표현한 후, 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치선 지점의 

커널 밀도 추정 값을 임계치(변곡점)로 설정하여 중심지의 외곽 경계로 도출함.

출처: Deng et al. 2019, 6의 Figure 3 재구성.

 그림 6  밀도 곡선(density curve)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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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퍼에서는 커널 밀도 추정값 표면을 대상으로 등치선도를 생성(시작 값 10, 간격 5)한 

후(<그림 7> 참조), Deng et al.(2019)에서 사용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등치선의 밀도 

추정값과 최대 길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만든 후에, 최대 길이가 급변하는 등치선 지점의 

커널 밀도 추정값을 임계치로 도출함

출처: ArcGIS Pro 2.7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7  등치선도 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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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널 밀도 추정값을 표현하는 등치선을 대상으로, 등치선별 최대 길이가 급격하게 변화하

는 3개 지점(커널 밀도 추정값 50, 240, 260)을 도출함(<그림 8> 참조)

- 이 중에서 커널 밀도 추정값 50을 첫 번째 임계치로 선정하고, 중심지를 더욱 세분화하

여 분석하기 위해 커널 밀도 추정값 240과 260의 중앙값인 250을 두 번째 임계치로 

선정함

출처: 저자 작성.

 그림 8  POI의 커널 밀도 추정 값 등치선과 등치선별 최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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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두 개의 임계치(커널 밀도 추정값 50 이상, 250 이상)를 적용하여 등치선도를 단순화시켜 활동 중심지 

경계를 도출함(<그림 9> 참조)

∙ 임계치를 기준으로 커널 밀도 추정값 50 이상을 ‘활동 중심지 Level 2’, 커널 밀도 추정값 

250 이상을 ‘활동 중심지 Level 1’로 구분함 

∙ 활동 중심지 Level 1이 Level 2보다 활동 중심지를 세밀하게 식별한 것으로, POI 밀도가 

더 높으며 활동 중심지로서의 중심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활동 중심지 Level 2 식별 시 9개의 중심지(<그림 9>의 1~9)가 추출되었으며, 활동 중심지 

Level 1 식별 시 4개의 중심지(<그림 9>의 A~D)가 추출됨

출처: ArcGIS Pro 2.7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9  POI 데이터를 활용한 활동 중심지 식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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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세종시 활동 중심지 식별 결과 

∙ 먼저, 활동 중심지 Level 2는 9개가 도출되었으며 중심지별 현황은 <표 4>와 같음(<그림 9>의 

1~9 참조)

- 세종시 동지역은 크게 두 개의 활동 중심지로 도출되었는데, 먼저 ‘강북 동지역(<그림 

9>의 1)’은 금강 이북에 있는 9개 동(나성·새롬·한솔·다정·종촌·아름·도담·고운·어진)을 포함

하는 가장 큰 규모의 중심지이고, ‘강남 동지역(<그림 9>의 2)’은 금강 이남의 4개 동(보람·

소담·대평·반곡)을 포함함

- ‘조치원읍(<그림 9>의 3)’은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조치원읍의 시내 대부분을 포함하며, 

강북 및 강남 동지역 중심지 다음으로 규모가 큼

- ‘부강면(<그림 9>의 4)’과 ‘전의면(<그림 9>의 5)’은 각각 부강역과 전의역을 중심으로 한 

면 소재지로, 활동 중심지로 도출된 타 면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임

- ‘장군면(그림 9>의 6)’은 장군면사무소, 장군면 보건지소, 마트, 음식점 등이 있는 면 소재

지로, ‘강북 동지역’과 인접하게 위치한다는 특성이 있고, ‘연서면(<그림 9>의 7)’은 세종

연서우체국, 연봉초등학교, 마트, 약국 등이 위치한 번화가 지역임

- ‘해밀동(<그림 9>의 8)’은 동지역 중 유일하게 별도의 활동 중심지로 도출된 곳으로, 대규

모 아파트 단지와 관련 상가가 위치함

- ‘연기면(<그림 9>의 9)’은 가장 작은 규모의 활동 중심지로, 주택, 음식점, 마트, 어린이집 

등이 위치한 연기리의 번화가 지역임

활동 중심지 
Level 2 면적

(㎞2)
특징

연번 이름

1 강북 동지역 18.91 금강 북쪽에 있는 세종시의 9개 동(나성·새롬·한솔·다정·종촌·아름·도담·고운·어진) 포함

2 강남 동지역 8.76 금강 남쪽에 있는 세종시의 4개 동(보람·소담·대평·반곡) 포함

3 조치원읍 6.56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조치원읍의 시내 대부분을 포함

4 부강면 1.67 부강역과 부강면 행정복지센터 등이 위치한 면 소재지

5 전의면 1.22 전의역, 세종시전의전통시장 등이 위치한 면 소재지

6 장군면 0.64 장군면사무소 등이 위치한 면 소재지

7 연서면 0.46 세종연서우체국, 연봉초등학교, 마트, 약국 등이 위치한 번화가

8 해밀동 0.39 해밀동 주민센터, 세종중앙농협 등이 위치한 번화가

9 연기면 0.19 주택, 음식점, 마트, 어린이집 등이 위치한 연기리의 번화가

주 1: <그림 9>의 1~9 참조.

    2: 중심지 이름은 ‘강북 동지역’과 ‘강남 동지역’을 제외하고 해당 중심지가 속한 읍면동 명칭을 활용함.

출처: 저자 작성.

 표 4  활동 중심지 Level 2(커널 밀도 추정 값 50 이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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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중심지 Level 1은 4개가 도출되었으며 중심지별 현황은 <표 5>와 같음(<그림 9>의 A~D 

참조)

- ‘강북 선형 중심지(<그림 9>의 A)’는 활동 중심지 Level 1 중 규모가 가장 크며, 활동 중심

지 Level 2로 식별된 ‘강북 동지역’ 안에 위치하고, 금강 이북에 선형 형태로 배치된 6개 

동(나성(세종시의 가장 큰 번화가)·새롬(학원이 밀집한 교육 중심지)·한솔(세종시 최초의 주거단지 입지)·

다정(주거 중심 지역)·종촌(주거 중심 지역)·아름(학원 밀집 지역))을 포함함

- ‘도담동 일원(<그림 9>의 B)’은 ‘강북 동지역’ 안에 위치하며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먹자골

목 등을 포함하는 도담동(나성동 등장 이전에 가장 왕성했던 번화가)의 번화한 지역임

- ‘세종시청 일원(<그림 9>의 C)’은 ‘강남 동지역’ 안에 위치하며 세종시청이 위치한 보람동

과 그 인접 지역인 소담동(주거 중심 지역)을 포함함

- ‘조치원역 인근(<그림 9>의 D)’은 세종시 구도심인 ‘조치원읍’에 위치하며 조치원역을 중

심으로 한 인근 상권을 포괄함

활동 중심지 Level 1 면적
(㎞2)

특징
연번 이름

A
강북 선형 

중심지
3.39

금강 북쪽에 선형 형태로 배치된 
세종시의 6개 동 

(나성·새롬·한솔·다정·종촌·아름) 포함

나성 세종시의 가장 큰 번화가

새롬 학원이 밀집한 교육 중심지

한솔 세종시 최초의 주거단지 입지

다정 주거 중심 지역

종촌 주거 중심 지역

아름 학원 밀집 지역

B 도담동 일원 0.56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도담동 

먹자골목 등을 포함
도담

나성동 등장 이전에 가장 
왕성했던 번화가

C 세종시청 일원 1.22
금강 남쪽에 있는 세종시의 2개 

동(보람·소담) 포함

보람 세종시청 소재지

소담 주거 중심 지역

D 조치원역 인근 0.89 조치원역과 인근 상권을 포함 조치원 세종시의 구도심

주: <그림 9>의 A~D 참조.

출처: 저자 작성.

 표 5  활동 중심지 Level 1(커널 밀도 추정 값 250 이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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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I 기반 활동 중심지 
내부 속성 분석

 

n 세종시 활동 중심지 내부 속성 분석

∙ 앞서 식별한 활동 중심지 Level 1, 2의 내부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면적, POI 수 및 밀도, 

근무인구수, 상주인구수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함

- (근무인구수) 코리아크레딧뷰로(Korea Credit Bureau, 이하 KCB)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250m×250m 격자 단위 직장 주소지 기준 인구 데이터(2021년 12월 기준)를 활용함18)

- (상주인구수)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250m×250m 격자 단위 주민등

록인구 데이터(2020년 10월 기준)를 활용함

18) 250m보다 작은 크기의 격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격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이 페이퍼에서는 250m 격자 데이터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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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활동 중심지 Level 2의 내부 속성별 합을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값과 비교

해 보면, 면적 비율 8.35%(38.81㎞2), POI 비율 79.62%(6,541개), POI 밀도 169개/㎞2, 

근무인구 비율 72.17%(10만 3,102명), 상주인구 비율 89.50%(31만 1,401개)를 포함하

고 있음(<표 6> 참조)

- 활동 중심지 Level 2 중 면적이 가장 큰 ‘강북 동지역’의 내부 속성값을 세종시 전체와 

비교해 보면, POI 비율 42.25%(3,471개), POI 밀도 184개/㎞2, 근무인구 비율 

42.13%(6만 190명), 상주인구 비율 56.02%(19만 4,904명)임

- 다음으로 ‘강남 동지역’의 내부 속성값을 세종시 전체 비교하면 POI 비율 17.09%(1,404개), 

POI 밀도 160개/㎞2, 근무인구 비율 13.24%(1만 8,915명), 상주인구 비율 18.50%(6만 

4,377명)임

- 이를 통해 세종시 전체 POI, 근무/상주인구의 50% 이상이 ‘강북 동지역’과 ‘강남 동지

역’을 합한 공간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동지역 다음으로는 세종시 구도심인 ‘조치원읍’이 세종시 전체 POI, 근무/상주인구의 

약 12~14%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중심지 
이름

면적
(㎢)

면적 비율(%)
POI 
수

POI 비율(%) POI 
밀도

(개/㎢)

근무
인구수

근무인구 비율(%)
상주

인구수

상주인구 비율(%)

전체 
대비

중심지 
대비

전체 
대비

중심지 
대비

전체 
대비

중심지 
대비

전체 
대비

중심지 
대비

1
강북 

동지역
18.91 4.07 48.73 3,471 42.25 53.07 184 60,190 42.13 58.38 194,904 56.02 62.59

2
강남 

동지역
8.76 1.88 22.57 1,404 17.09 21.46 160 18,915 13.24 18.35 64,377 18.50 20.67

3 조치원읍 6.56 1.41 16.91 1,086 13.22 16.60 165 19,664 13.76 19.07 41,000 11.78 13.17

4 부강면 1.67 0.36 4.31 205 2.50 3.13 122 1,706 1.19 1.65 4,259 1.22 1.37

5 전의면 1.22 0.26 3.14 123 1.50 1.88 101 826 0.58 0.80 2,051 0.59 0.66

6 장군면 0.64 0.14 1.66 72 0.88 1.10 112 643 0.45 0.62 920 0.26 0.30

7 연서면 0.46 0.10 1.18 65 0.79 0.99 141 785 0.55 0.76 1,324 0.38 0.43

8 해밀동 0.39 0.08 1.00 65 0.79 0.99 167 56 0.04 0.05 2,005 0.58 0.64

9 연기면 0.19 0.04 0.49 50 0.61 0.76 262 317 0.22 0.31 561 0.16 0.18

중심지 합 38.81 8.35 100.00 6,541 79.62 100.00 169* 103,102 72.17 100.00 311,401 89.50 100.00

세종시 전체 464.93 100.00 _ 8,215 100.00 _ _ 142,864 100.00 _ 347,943 100.00 _ 

주: * 169(개/㎢) = 6,541(중심지 전체 POI 수(개)) / 38.81(중심지 전체 면적(㎢)).

출처: 저자 작성.

 표 6  활동 중심지 Level 2 내부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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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중심지 Level 1의 내부 속성별 합을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값과 비교해 보면, 

면적 비율 1.3%(6.06㎢), POI 비율 32.17%(2,643개), POI 밀도 436개/㎢, 근무인구 비

율 23.48%(3만 3,541명), 상주인구 비율 25.16%(8만 7,552명)를 포함함(<표 7> 참조)

- 활동 중심지 Level 1 중 면적이 가장 큰 ‘강북 선형 중심지’의 내부 속성값을 세종시 전체

와 비교해 보면, POI 비율 17.29%(1,420개), POI 밀도 419개/㎢, 근무인구 비율 

12.28%(1만 7,543명), 상주인구 비율 14.47%(5만 340명)임 

-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세종시청 일원’은 보람동과 소담동을 포함하는 동지역으로, 세종

시 전체 POI, 근무/상주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함

- 활동 중심지 Level 1의 내부 속성을 세종시 전체에 해당하는 값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상주인구 비율이 근무인구 비율에 비해 높은데, ‘조치원역 인근’의 경우에는 근

무인구 비율(4.23%)이 상주인구 비율(2.64%)보다 높음

중심지 
이름

면적
(㎢)

면적 비율(%)
POI 
수

POI 비율(%) POI 
밀도

(개/㎢)

근무
인구수

근무인구 비율(%)
상주

인구수

상주인구 비율(%)

전체 
대비

중심지 
대비

전체 
대비

중심지 
대비

전체 
대비

중심지 
대비

전체 
대비

중심지 
대비

A
강북 선형 
중심지

3.39 0.73 55.91 1,420 17.29 53.73 419 17,543 12.28 52.30 50,340 14.47 57.50

B
도담동 
일원

0.56 0.12 9.21 242 2.95 9.16 434 2,257 1.58 6.73 9,242 2.66 10.56

C
세종시청 

일원
1.22 0.26 20.19 583 7.10 22.06 477 7,698 5.39 22.95 18,778 5.40 21.45

D
조치원역 

인근
0.89 0.19 14.69 398 4.84 15.06 447 6,043 4.23 18.02 9,192 2.64 10.50

중심지 합 6.06 1.30 100.00 2,643 32.17 100.00 436* 33,541 23.48 100.00 87,552 25.16 100.00

세종시 전체 464.93 100.00 _ 8,215 100.00 _ _ 142,864 100.00 _ 347,943 100.00 _ 

주: * 436(개/㎢) = 2,643(중심지 전체 POI 수(개)) / 6.06(중심지 전체 면적(㎢)).

출처: 저자 작성.

 표 7  활동 중심지 Level 1 내부 속성

∙ 이 페이퍼에서 PO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별한 활동 중심지의 내부 속성을 보면, 대체로 

POI 비율이 높은 곳이 근무/상주인구의 비율도 높은데, 이는 근무인구나 상주인구가 밀

집한 곳에 POI가 의미하는 집객시설이 집적할 확률이 높기 때문임

n 근무/상주인구 중심지와의 비교

∙ 이 페이퍼에서 도출한 POI 기반 활동 중심지와 근무/상주인구 기반 중심지를 비교 분석함

- 근무/상주인구 중심지를 도출하기 위해 각 데이터(근무인구: KCB 데이터, 상주인구: 주민등

록인구 데이터)를 대상으로 POI 기반 활동 중심지 추출 과정과 동일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

였으며, 커널 밀도 추정을 위한 변수(Quartic 커널 밀도 함수, 커널 밀도 함수 적용 결과로 도출한 

표면의 셀 크기 25m, 대역폭 1,000m)도 동일하게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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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상주인구 데이터에 커널 밀도 추정 방법을 적용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음

- 커널 밀도 추정 값 분포를 보면, POI 기반 활동 중심지(<그림 10 >의 (a))는 상주인구 중심

지(<그림 10>의 (c))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에, 근무인구 중심지는 활동 중심지나 상주인구 중심지에서는 도출되지 않은, 정부

청사가 위치한 어진동 지역에 특히 집중된 양상을 보임(<그림 10>의 (b) 참조)

(a) POI 기반 활동 중심지

(b) 근무인구 중심지 (c) 상주인구 중심지

주: 커널 밀도 추정 값을 Jenks natural breaks 10단계로 구분했으며, 밀도 추정값이 0인 지점은 단계 구분 시 제외함.

출처: ArcGIS Pro 2.7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0  중심지별 커널 밀도 추정값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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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구조와의 비교

∙ 세종시를 대상으로 카카오맵의 POI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한 활동 중심지를 실제 중심

지 체계와 비교하기 위해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을 살펴봄

- 해당 계획에서 채택한 세종시의 중심지 체계는 1도심 1부도심 1지역중심 8지구중심으

로, 건설지역(동지역)을 하나의 큰 영역으로 설정함(<그림 11>의 (b) 참조)

- 그러나 POI 데이터로 활동 중심지를 분석한 결과 동지역은 일차적으로 3개 지역(활동 

중심지 Level 2의 ‘강북 동지역’, ‘강남 동지역’, ‘해밀동’)으로 구분되며, 그보다 세밀하게 보면, 

다시 3개 지역(활동 중심지 Level 1의 ‘강북 선형 중심지’, ‘세종시청 일원’, ‘도담동 일원’)으로 구분

됨(<그림 11>의 (a) 참조)

- POI 기반 활동 중심지 Level 2에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소정’, ‘전

동’, ‘연동’, ‘금남’ 지역은 도출되지 않았는데, 등치선 단순화 단계에서 임계치를 50 미

만으로 설정하면 해당 지역들도 중심지로 추출 가능함. 즉, 분석 목적과 대상 지역의 특

성에 따라 임계치는 조정할 수 있음

(a) POI 기반 활동 중심지 식별 결과 (b)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

출처: (a) ArcGIS Pro 2.7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b) 세종특별자치시 2014, 70의 <표 4>, 대안 Ⅱ.

 그림 11  POI 기반 활동 중심지와 세종시 중심지 체계 비교

∙ 현 계획을 수정하거나 다음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세종시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할 때 이 

페이퍼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면 도시의 활동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세밀한 차원의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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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람들의 활동을 나타내는 POI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공간 내 활동 중심지를 추출 및 분석하

는 방법을 제안하고, 해당 방법을 세종시를 대상으로 적용함

∙ 카카오 로컬 API를 통해 POI 데이터를 수집하고, 커널 밀도 추정과 등치선도 생성 및 단순

화 기법을 활용하여 POI 기반 활동 중심지 경계를 추출함

- 세종시의 POI 기반 활동 중심지는 Level 1, 2의 두 종류로 식별되었으며, 이때 Level 

1이 Level 2보다 세밀한 수준의 중심지를 포함함 

- 활동 중심지 Level 1은 4개 지역(강북 선형 중심지, 도담동 일원, 세종시청 일원, 조치원역 인근), 

활동 중심지 Level 2는 9개 지역(강북 동지역, 강남 동지역, 조치원읍, 부강면, 전의면, 장군면, 

연서면, 해밀동, 연기면)으로 구성됨

∙ 활동 중심지 Level 1, 2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중심지별 내부 속성을 파악하고, POI 기반 

활동 중심지를 근무/상주인구 중심지와 비교 분석함

- 내부 속성으로써 활동 중심지별 면적, POI 수 및 밀도, 근무인구수(KCB 데이터), 상주인

구수(주민등록인구 데이터)에 대한 항목을 파악함

- 근무/상주인구 중심지와 비교한 결과, POI 기반 활동 중심지는 상주인구 중심지와 유사

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POI 데이터는 사람들의 주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세종시의 활동 중심지 Level 1, 2를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와 비교

한 결과, POI 기반 활동 중심지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상 하나로 묶인 도심(건설지역_동지역)

을 보다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함

n 이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POI 데이터를 활용한 활동 중심지 추출 방법은 도시, 농촌 등 국토공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 페이퍼는 POI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시적인 수준에서 활동 중심지를 추출하고 분석하

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국토공간 계획의 공간구조 구상이나 중심지 체계 구상 등을 더욱 

세밀하게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민간에서 제공하는 POI 데이터는 사용자 요청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되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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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국토 공간 내 다양한 지역의 기능과 그 변화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데이터 소스임

- POI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초기 계획 수립 이후 계획 대상 권역을 모니터링하

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갱신된 POI 데이터를 활용해 지속적인 변화탐지도 가능함

∙ POI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동 중심지를 추출하는 연구가 지속해서 수행될 경우, 지역 상권 

등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음

n 추후에 원격탐사(remote sensing) 데이터,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을 기반

으로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POI는 점 속성의 데이터로 미시적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건물의 면적이나 층수와 

같은 규모적 특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원격탐사 데이터를 이용한 토지이용현황 모니터링, 신용카드 이용내역 기반 도시 

중심지 분석 등과 같은 연구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통합적 시각에서 국토 및 지역 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n 정제·표준화된 POI 데이터의 공급을 확대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지속해서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공공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POI 데이터는 국토정보지리원의 국가관심지점정보19),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20)가 있는데, 이들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해당 

데이터의 도시공간구조 분석에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아야 함

∙ 공공 POI 데이터와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에서 제공하는 민간 POI 데이터의 특성을 도

시공간구조 분석 차원에서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고, 정제·표준화된 데이터 구축 및 공급 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19)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data.nsdi.go.kr/dataset/20180918ds00090 (2022년 11월 10일 검색).

20) 로컬데이터. https://www.localdata.go.kr/ (2022년 11월 1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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