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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로 생활교통비용 추정) 교통비용 파악방식을 기존의 설문조사에서 모바일 빅데이터와 웹 크롤링 

기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접근

  (생활교통비용 개념) 생활교통비용은 생활통행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의 합으로, 생활통행이란 출발지

(읍면동) 통행 중 총 통행발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목적지(읍면동)까지의 통행으로 규정

* 직간접비용: 직접비용(유류비, 세금 등), 간접비용(시간가치, 원/시간)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격차) 빅데이터로 경기도(560개 읍면동) 생활교통비용을 추정한 결과 서울인접 경기 

남부권역 월 20만 원, 경기 북부 월 40만 원, 경기 외곽은 70만 원으로 나타남

* 추정가정: 동일기준 지역비교를 위해 승용차로 생활통행을 1일 1회(왕복기준)만 했을 경우로 가정

  (지역 소득수준별 생활교통비용 격차) 경기도 소득 하위 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은 소득 중하위 지역보다 월 

14만 원, 소득 상위 지역보다 월 30만 원 높아 소득이 낮은 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이 높게 나타남

  (소득대비 생활교통비용 점유율) 지역별 소득대비 생활교통비용의 점유율은 수도권1기 신도시 분당, 군포, 

안양 동안구 등은 5%, 2기 신도시 남양주·화성·광주 등은 10%로 나타남

①  빅데이터의 정책활용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생산자와 빅데이터 가공자 간 충분한 데이터 이해 과정을 통해 

빅데이터 간 융합방안 모색이 필요

예)  모바일 빅데이터 + 웹 크롤링(통행시간/거리정보) ⇒ 생활교통비용 추정

②  생활교통 격차 개선의 출발점은 읍면동별 생활교통비용 현황 파악이 되어야 하며 이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축적해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예)  도 경계인접 농촌지역의 생활교통비용 파악 ⇒ 농어촌 광역버스 도입, 생활통행의 고속도로 이용 파악 ⇒ 고속도로 

요금 할인

③  정부 추진 생활SOC 10대 과제에 생활교통인프라 유형을 추가해 효율적인 투자방향 모색 필요

예)  소규모 도서관을 일률적으로 건설하는 것보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생활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해 장서규모가 큰 

중급 규모의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용률을 늘릴 수 있음

빅데이터로 살펴본 우리 동네 생활교통비용
김종학  국토연구원 인프라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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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일상적 통행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동에 있어서도 대도시 

간 통행보다는 거주지에서 주변 읍면동 간 통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정부는 시군구 간 통행(장거리 통행)에 비해 생활통행(단거리 통행)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개선에 

소홀하였음

*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결과 통행발생량의 1% 이상인 주변 읍면동 간의 통행이 전체 통행의 75% 이상을 점유

○   기존 설문조사 방식의 교통비용 추정방법은 사례지역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다수지역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모바일 빅데이터, 웹 크롤링 등 빅데이터 기술로 기존 설문조사 방식의 교통비용 추정방법을 개선하면 

저비용으로 동일 기준의 전국 읍면동단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비교가 가능함

*  모바일 빅데이터: 모바일 빅데이터로 읍면동 간 기종점 통행량(O/D)자료를 구축해 생활통행 패턴 파악

*  웹 크롤링: 포털사이트의 길 찾기 기능을 프로그램화해 출도착지 간 거리, 시간, 유류비 등을 파악

생활교통비용이란 생활통행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의 합으로, 생활통행이란 출발지(읍면동) 통행 중 총 통행

발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목적지(읍면동)까지의 통행으로 규정함

*  직접비용(요금, 유류비/차량세금/등), 간접비용(시간가치, 원/시간)

○   예) <그림 1>의 세종시 도담동에서 출발하는 통행의 목적지가 총 6곳인 경우 이 중 도담동 통행발생량의 

1% 이상인 3곳을 생활통행 목적지로 선정해 이 통행의 거리와 시간 등을 이용해 비용을 산정함

1. 생활교통비용 추정 배경 및 개념

그림 1  생활교통비용의 개념

분석자료: 모바일 빅데이터 OD. 분석자료: 웹 크롤링 결과물.

생활통행 선정(출발지 통행발생량 중 도착비율이 1% 이상인 곳) 선정 도착지 이동거리 시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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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통비용 추정의 첫 번째 단계는 해당지역의 총 통행 목적지 중 생활통행 목적지를 선정하는 작업으로, 

앞서 기술한 모바일 빅데이터 기종점 통행량을 구축해 활용함

○   모바일 빅데이터(SKT)의 기종점(읍면동) 통행량 자료는 2018년 4월 셋째 주중 5일간의 자료로 구축하였으며 

분석공간범위 및 시기 설정, 자료 집계 등 <표 1>과 같은 과정을 거침 

생활교통비용 추정의 두 번째 단계는 앞서 선정한 생활통행 간의 통행거리와 시간 등의 정보를 웹 크롤링 

기법으로 수집하는 과정임

○   포털사이트의 길 찾기 기능을 반복하는 웹 크롤링(R로 구현) 기능을 이용해 경기도 560개 읍면동의 생활

통행거리와 시간을 파악함

○   각 읍면동의 생활통행거리와 시간은 각 생활통행 목적지까지의 통행량을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각 동의 

대표치를 산정함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교통비용 추정방법

그림 2  웹 크롤링 기법을 활용한 생활통행거리 및 시간 파악

자료: 네이버 길찾기 화면 캡처(2018.6.29.) 자료: 저자 작성.

포털 사이트 길찾기 기능 웹 크롤링 결과

1단계: 기준 설정 2단계: 자료 생성 3단계: 자료 가공 4단계: OD 생성

정보수집주기
- 교통존 단위
- 날짜지정
- 시간범위

1단계 기준에 따른 이용자별 체류
지역을 파악(개인정보 삭제 후)

존 간 통행과 존 내 통행별 후처리 
작업 진행 및 기종점 통행량 집계

인구센서스 자료로 전수화 진행

표 1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종점 통행량 산정 과정

자료: 김종학 외. 2018.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종점 통행량 구축 및 활용방안, 21.

웹크롤링



경기도 동일 시군구 내에서 읍면동별 생활교통비용 차이가 큰 시는 화성시였고 단위거리당(km) 이동에 지불

하는 생활교통비용이 높은 지역은 구리, 부천 등 서울인근 지역으로 나타남

○   도농복합시인 화성시 동지역 생활교통비용은 29만 원인 반면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한 남양읍과 

향남읍은 각각 58만 원, 52만 원으로 읍소재 신도시 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단위거리(km) 이동에 필요한 생활교통비용은 동지역이 1,600원으로 읍면지역 830원의 약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남

서울인접 경기 남부권역의 생활교통비용은 월 20만 원인 반면, 서울인접 경기 북부권역과, 경기 남부권역은 

그 두 배인 월 40만 원, 경기 외곽권역은 3.5배 높은 70만 원 정도로 나타남

○   경기도 읍면동별 월평균 생활교통비용은 33만 원이며 동지역은 27만 원(419개 동), 읍지역 51만 원(34개 읍), 

면지역 53만 원(107개 면)으로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약 두 배의 생활교통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 경기도 읍면동별 생활교통비용 차이

그림 3  경기도 읍면동별 생활교통비용 분포

읍면동별 생활교통비용 권역별 생활교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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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Std. 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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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1.65 Std. Dev
-1.65 ~ 1.65 Std. Dev
1.65 ~ 1.96 Std. Dev
1.96 ~ 2.58 Std. Dev
> 2.58 Std. Dev.

그림 4  화성시·서울 주변지역 생활교통비용

화성시 읍면동별 생활교통비용 경기도 읍면동 중 단위거리당 생활교통비용이 1,600원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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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소득에서 생활교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에서 

생활교통비용의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대비 생활교통비용의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1기 신도시인 분당구(4.6%), 군포·안양 동안구

(4.9%), 용인 수지구(5.2%) 등에 비해 2기 신도시인 남양주·화성·광주 등은 10%로 높게 나타남

경기도 읍면동 가구소득을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5등분한 후 월

소득수준별 생활교통비용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으로 검토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교통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소득수준 하지역의 생활

교통비용은 소득수준 중하지역

보다 14만 원, 소득수준 상보

다는 월 30만 원 높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활교통비용이 높게 나타남

○  소득 및 생활교통비용 평균을 기준으로 생활교통비용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이 평균 이상이면서 생활교통

비용이 평균 이하인 지역(2사분면)의 점유율은 5.4%인 반면 4사분면(소득 하, 비용 상)은 15.3%로 높게 나타남

4. 소득수준별 생활교통비용 차이

그림 5  소득대비 생활교통비용 점유율

읍면동별 월소득과 소득대비 생활교통점유율의 분포 경기도 시군구별 소득대비 생활교통비용의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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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a) 455.9 472.3 386.9 336.8

생활교통비용(b) 41.3 25.4 23.9 51.6

점유율(a/b) 9.1% 5.4% 6.2% 15.3%

해당
읍면동

표 3  소득대비 생활교통비용의 사분면 분석결과(단위: 만 원/월)

구분(만 원/년) 생활교통비용(월/만 원) 파라미터 표준편차 t통계치 Sig(유의수준)

상수(intercept) 26.396 1.866 14.143 .000

하(250 이하) 30.091 2.511 11.985 .000

중하(250~317) 16.105 2.181 7.384 .000

중(320~400) 3.337 1.999 1.669 .096

중상(400~520) 1.510 2.062 .732 .464

상(520~660) 0(비교기준) . . .

표 2  소득수준별 생활교통비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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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융합을 통한 생활교통비용 추정 필요

○   생활교통비용은 모바일 빅데이터의 기종점 간 통행량자료와 웹 크롤링 기법의 통행시간 자료 등을 융합해 

기존 설문조사방식의 교통비용 추정방식 변경이 가능함

○  빅데이터의 정책활용을 위해서는 원시자료 속성에 대한 빅데이터 생산자와 빅데이터 가공자 간의 빅데이터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빅데이터 융합 노력이 필요함

생활교통비용 파악을 통한 지역격차 완화방안 필요

○   생활교통격차 개선의 출발점은 읍면동별 생활교통비용 현황파악이 되어야 하며 이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축적해 모니터링될 수 있어야 함

○  화성시 신도시 남양읍의 일상통행이 어렵다고 정성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화성시 동지역과 생활교통

비용이 두 배 차이가 난다는 정량적 결과로 제시하는 것이 구체적 정책 해결방안 제시에 활용될 수 있음

소득수준별 생활교통비용 파악을 통한 격차 완화방안 필요

○   빅데이터로 읍면동별 생활교통비용을 소득수준과 병행하여 파악 가능해 소득수준과 연계한 생활교통비용 

개선정책 수립 시 정책대상지가 명확해질 수 있음

○  경기도 소득수준별 생활교통비용 분석결과는 소득수준별 생활교통비용 차이를 제시해 정책수립 시 정량화된 

개선목표치를 선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생활SOC 유형에 생활교통인프라 추가 
필요

○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 10대 과제에 생활

교통인프라 유형을 추가해 효율적인 투자방향 

모색 필요

○  소규모 도서관을 일률적으로 건설하는 것보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생활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해 장서규모가 큰 중급 규모의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용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5. 정책방안

그림 6  접근성 개선에 따른 생활SOC 투자 효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