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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관제하는 동적정보를 기반으로 지자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담당 공무원 대상 생활 
SOC 관제 서비스모델 선정과정을 제시하였다. FGI를 통해 전반적인 서비스모델을 1차적으로 제시하였으며, AHP기법
을 사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간선도로의 경우 교통정보 제공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혼잡정보와 
돌발상황정보 서비스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주정차, 돌발상황정보의 우선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역관제의 경우 재난, 범죄, 어린이 교통사고 등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고 중심의 서비스모
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서비스모델 구축 및 관련 의사결정 시 본 연구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process of selecting a life SOC control service model. The model is based
on dynamic information controlled by local governments for civil servants who are in charge of a smart
city integrated operation center. In this study, the overall service model was presented through FGI, and
priorities were selected using the AH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a main road, road 
congestion information and emergency situation information services for providing traffic information
and preventing accidents were highly evaluated. On a side street, the priority was relatively high for 
illegal parking and information about unexpected situations that threaten pedestrian safety. In the case 
of wide area control, the evaluation was relatively high for service models centered on accidents, which 
have recently become issues and include disasters, crimes, and children's traffic accident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uld be used as useful data when establishing a service 
model for local governments and making related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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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간접시설(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

의 패러다임이 생산 기반시설에서 교통, 행정, 복지, 환

경 등의 국민생활 편익시설(이하 생활 SOC)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AI,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의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생활 SOC의 AI 
디지털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차세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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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국토정보 구축을 위한 고정/이동플랫폼 기반 동적
주제도 구축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해당과
제는 생활 SOC를 대상으로 CCTV, 공공 WiFi 등의 고
정형 장비, 드론 등의 이동형 장비를 통해 도시 내 이동
하는 객체와 변화하는 현상 등의 동적정보를 준실시간적 
감지·추적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동적정보 
주제도 구축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차세대 디지털 국토
정보 연구단은 해당 과제를 통해 생활 SOC에서의 동적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서의 상황 
예측 및 가시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적정보 연구
는 주로 교통(ITS, 자율주행 포함), 방범 등의 개별연구
로서 진행되고 있으나, 교통, 방범 뿐 아니라 재난, 환경,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모
니터링하는 전반적인 생활 SOC 관제대상을 포괄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정된 지자체 예산 내에서 생
활 SOC 관제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
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자체에서 관제하
는 공간 및 서비스 분야와 동적정보 수집데이터 유형을 
고려하여 생활 SOC 관제 서비스모델을 선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장 서론에서 동적정보, 
SOC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2장에서는 분석에 활용
되는 주요기법인 AHP 방법론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동
적정보 기반 지자체 생활 SOC 관제 서비스모델 선정 실
증분석을 수행한 뒤, 이를 토대로 4장에서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자체 스마트도시통합운영

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간선도로, 이면도로, 그리고 이
를 포함한 지자체 광역단위 관제 범위이다. 내용적 범위
는 해당 공간적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동적정보 활용 서
비스 분야의 생활 SOC 관제 서비스모델이다. 여기서의 
동적정보는 교통상황변화, 보행자/차량 이동 및 교통밀
도, 시설물의 변화 등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공간정보를 의미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전문가와의 심층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통해 1차 서비스모델을 
선정한다. FGI에서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관제
하는 공간의 특성과 서비스 분야 및 데이터 수집원, 그리
고 데이터 유형을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공간특성 
및 분야, 평가기준 및 대안 등 계층구조를 설정한 뒤, 이
를 토대로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
하 AHP) 서비스모델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

기준 및 대안의 중요도 순위를 선정하여 지자체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의 생활 SOC 관제 서비스모델 선
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Fig. 1).

 

Fig. 1. Research Structure

1.3 선행연구 고찰
동적정보 활용 연구는 주로 자율주행, ITS 등 첨단교

통 분야의 차량 객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
주행 관련하여 도로인프라 동적정보를 활용한 공사작업
구간 회피 자율협력 주행 시스템[1], 도심도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동적정보 플랫폼 기술[2] 및 동적정보 서비
스 평가[3] 등이 진행되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관
련하여 이동 노드 간 공간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동적 정보관리 시뮬레이션 연구[4], 실시간 
차량정보 및 도로교통상황정보 기반의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연구[5]가 수행되었다. 세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는 
영상 및 레이더 장비가 설치된 스마트 도로조명시설을 
통한 교통사고 전후 동적정보 제공 및 해제 전략 연구
[6], 스쿨존에서의 차량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황인식 
시나리오 기반 객체분석 연구[7] 등이 수행되었다. 타 분
야를 살펴보면, 방범분야의 경우 주로 CCTV 영상에서의 
동적 객체 탐지 및 추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8,9], 재난
분야의 경우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과 최적 경로 탐색을 
통한 멀티 재난 드론 시스템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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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밖에 동적정보와 공간정보의 매쉬업 성능 비교 
연구[11], 관람자 추적정보 기반 동적 영상제어 시스템 
개발 연구[12] 등 가시화 및 시스템 개발 연구가 진행되
었다. 위 연구들은 AI 및 빅데이터 기반으로 동적 객체정
보를 감지, 추적, 시스템화한 선행연구로서, 각 분야별 
동적정보를 분석 고도화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개별 단위연구로 진행되었을 뿐 지자체 관제센
터에서 모니터링하는 포괄적인 생활 SOC 서비스 전체가 
고려되진 않았으며, 이 점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주 연구방법론인 AHP를 활용하여 서비스
모델 선정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교
통분야의 경우 ITS 산업화 의사결정모델 개발[13], 대도
시권 광역 교통 정책방향 설정[14], 교통신호제어기의 교
통대안 확정[15], 자율주행차량 도로환경 인식기술 지원
[16] 등 교통분야 내에서도 다방면으로 AHP 기법을 활
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방범분야의 경우 CCTV[17,18], 
지능형 방범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19] 등이 수행되
었으며, 재난분야 역시 공동주택 안전[20], 도시재난 위
험요소[21] 등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율협력주행, 교통정보, 스쿨존, 방범/안전 
등 각 연구의 분석대상을 서비스모델 선정 시 참조할 수 
있었다. 

SOC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
량, 터널,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발전/전력, 
송변전시설과 같은 에너지/공업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물
을 대상으로 AHP 중요도평가 시스템을 개발 연구가 진
행되었다[22]. 생활 SOC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 연구
도 진행된 바 있다[23]. 해당연구는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생활편의, 의료, 교육 등의 마을(도보) 단위의 요인
과, 문화, 체육, 의료, 학습 등의 지역거점(차량) 단위의 
요인을 평가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SOC 관련 연
구의 경우 평가항목들이 다종다양한 시설 및 분야를 대
상으로 평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보다는 학
술적 의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마다 설
치되어 있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되는 
생활 SOC 관제 서비스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차별성을 가진다.

2. 방법론

본 연구는 실제 지자체에 해당 서비스모델을 도입하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기
법으로 검증된 AHP를 채용한다. 본 연구는 CCTV, 드론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동적정보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생
활 SOC 관제 서비스모델을 선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를 위해 지자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서비스모델 선정 AHP 분석을 수
행하였다. 

Saaty(1983)에 의해 개발된 AHP는 의사결정 계층구
조 구성요소 간 쌍대비교를 토대로 평가자의 경험, 지식
에 대한 포착이 가능한 기법이다[24]. AHP는 복잡한 상
황의 구조화가 가능하고 일관성 검증을 통해 과학적인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하다. AHP 분석과정은 총 여섯 개
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브레인스토밍 기반의 문
제 정의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둘째, 의사결정 사항
의 문제 정의 및 이를 구성하는 주요 속성을 계층화 한
다. 셋째, 의사결정자 평가를 기반으로 상위, 하위계층 
요소간 쌍대비교를 통해 행렬을 작성한다. 넷째, 비교행
렬로부터 항목간 상대적가중치를 산정한 뒤, 평균 무작
위지수(Random Index, 이하 RI) 기반 일관성을 검토한
다. 다섯째, 산정된 가중치에 대한 종합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여섯째, 평가결과를 총괄적으로 일관성 검토
한다[25,26]. 본 연구 역시 위 단계별 과정을 준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 중 3단계인 쌍대비교 시 본 연구에
서는 9점척도 기반으로 상대적 중요도 정도를 측정하였
다. 쌍대비교 시 2개의 요소를 비교할 때 ‘동등하게 중
요’부터 ‘절대적으로 중요’까지 연속적 차이인 등간척도 
개념이 적용된다. 입력자료는 어의적 판단에 대응하는 
수치인 1, 3, 5, 7, 9로 변환하여 입력하였으며, 2, 4, 6, 
8은 1, 3, 5, 7, 9 사이의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나타낸
다. 중요도가 반대의 경우 그 역수를 입력한다. AHP 분
석을 위한 수식은 아래와 같다[19,27]. 먼저 상대적중요
도 분석을 위한 쌍대비교 matrix에서의 행렬 A를 Eq. 
(1)과 같이 구성한다. 행렬 A의 행과 열은 상대적중요도
를 평가받는 요인이며, 동일요인일 경우 가중치가 1로 
산정된다. 행렬 작성 예를 들면, 서로 다른 항목이 평가
되어 산정된 는 Eq. (2)와 같이 역수를 취하여 가 
산정된다. 













   ⋯ 
   ⋯ 
   · ·· · · · ··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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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해 고유벡터
법을 활용하였다. 한 계층 내 비교대상이 n개일 때 상대
적중요도를   라고 하면, 쌍대비교행렬에서

의 는 Eq. (3)과 같이 추정 가능하다.

  


   (3)

행렬에서의 상대적중요도 평가값의 합산값인 






와 상대적중요도 가중치( ) 등 행렬의 모든 요소를 표현
하면 Eq. (4)로 나타낼 수 있다.






 ∙    ∙                   (4)

  

Eq. (4)는 선형대수학에서의 고유치 문제와 같다. Eq. 
(1) 행렬에서의 원소 값들을 Eq. (3)을 적용하였으며, 이
는 곧 요소 로 되어 있는 행렬 A는 Eq. (5)로 나타낼 
수 있다. 고유치 방법에 의해 Eq. (6)이 성립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6)
여기서   는 번째 항목 가중치이며, 해

당 행렬은   
 와 같이 역수행렬이 된다. x의 

쌍대비교 행렬 에 대하여 Eq. (7)의 관계가 성립되는 
와, 그에 대응하는 x1의 고유벡터   에서 

 을 만족하는 정규화된 고유벡터가 상대적 가
중치로 산정된다.
    (7)

종합 가중치 설정을 위해서는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산
정하는 복합중요도 벡터를 Eq. (8)과 같이 산정한다. 여
기에서  C[1,k]는 첫 번째 계층에 대한 k번째 계층요소
의 종합가중치이며, 는 추정된 벡터가 구성되는 행
을 포함하는 · 행렬이며, 는 번째 계층의 요소 
개수이다. 

 
 

⊓                   (8)

3. 실증 분석

3.1 서비스모델 선정
지자체 생활 SOC 관제 1차 서비스모델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였다. FGI는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결방안 발
굴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28]. 특히, FGI는 본 연구에서
처럼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관점 및 통찰력을 필
요로 할 때 매우 유용한 의사결정 지원 방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자체 관제센터 담당 공무원, 공간정보 
및 영상분석, 시스템 통합 기업, 연구단 연구진 등 7명의 
전문가를 본 FGI 전문가그룹으로 구성하였다. FGI 초반
에는 지자체 관제센터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동적정보 
기반 생활 SOC 관제를 위한 공간 특성, 서비스 분야, 데
이터 수집원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그 결과, 간선도
로, 이면도로, 광역관제 등 3개의 공간특성으로 분류한 
뒤, 도로/교통, 도로관리, 보행 안전, 시설물 안전 등 각 
공간별 서비스 분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후 CCTV, 
IoT 센서, 드론 등 데이터 수집원에 따른 수집 데이터 유
형을 정리하였다. 수집 데이터 유형은 크게 보행자, 차
량, 이륜차, 자전거, 공유 모빌리티(전동 킥보드 등) 등 
이동형 객체, 도로 노면, 도로 시설물, 불법가설물 등의 
고정형 객체, 통신사 데이터, 버스 및 택시 운행 데이터 
등 정적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ITS 시
스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존 지자체에서 운영 중
인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공간특성 및 서비스 분
야별 최종 17개 생활 SOC 관제 서비스모델을 설정하였
다(Table 1). 

간선도로 서비스 모델로는 도로/교통 및 도로관리 분
야에서 총 여섯 개의 모델이 도출되었다. 도로/교통의 경
우 차선별 혼잡구간 및 영향권을 분석하는 도로혼잡정보
와 돌발상황정보, 간선도로에서의 공사구간 모니터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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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erarchical Structure

비스가 도출되었다. 도로관리의 경우 도로노면의 파손 
및 기상 위험 정보, 도로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도출되었
다.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안전, 시설물 안전 분야에서 총 
여섯 개의 서비스 모델이 도출되었다. 보행안전의 경우 
이면도로에서의 돌발상황, 불법주정차, 보행자 이상행동 
모니터링 서비스가 도출되었으며, 시설물 안전의 경우 
불법 가설물 등 도로 불법점용 모니터링, 건물 안전상태
정보, 화재발생정보 감지 서비스가 도출되었다. 광역관
제 서비스 모델로는 보행환경, 도시안전 측면에서의 총 
다섯 개의 서비스가 도출되었다. 보행환경의 경우 광역 
기반 보행환경, 스쿨존 보행안전, 생활권 미세먼지 분석
정보 서비스가 도출되었다. 방범/안전의 경우 범죄안전
지도, 저지대 침수정보 서비스가 도출되었다.

Space Service topic Life SOC Service Model

Main 
road

 Road/ 
Transportati

on

A-1 Road congestion info.
A-2 Emergency situation info.
A-3 Construction section info.

Road 
management

B-1 Road surface damage info.
B-2 Road surface weather info.
B-3 Road facility management

Side 
street

Pedestrian 
safety

C-1 Unexpected situation info.
C-2 Illegal parking info.
C-3 Abnormal behavior monitoring

Facility 
safety

D-1 Road illegal occupation info.
D-2 Building safety status info.
D-3 Fire info.

Wide 
area 

control

Pedestrian 
environment

E-1 Pedestrian environment analysis info.
E-2 School-Zone analysis info.
E-3 Fine dust analysis info.

Crime 
prevention/s

afety

F-1 Crime safety map

F-2 Inundation info.

Table 1. Life SOC control service model

3.2 AHP 분석
본 연구는 지자체 관제센터에서의 생활 SOC 서비스

모델 선정과정으로서 담당 공무원 설문 기반 AHP 분석
을 수행하였다. 평가기준은 지자체의 하향식 관점에서 
관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서
비스모델을 분류했던 공간특성과 서비스분야로 설정하였
다. 이후 서비스모델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은 설문의 이
해도 및 용이성을 고려하여 단일기준인 서비스 효과성으
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최종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1
계층은 최종목표인 생활 SOC 관제 서비스모델 선정이
며, 2계층과 3계층은 공간특성 및 서비스분야로서 AHP
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의 대상이다. 4계층은 서비스 효
과성에 대한 17개의 생활 SOC 관제 서비스모델 평가 대
안으로 최종 설정하였다(Fig. 2).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생활 SOC 관
제 서비스모델을 운영함을 가정함에 따라, AHP의 설문
대상을 지자체 관제센터 담당 공무원으로 설정하였다.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대략 10일간 기초지
자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응답자는 스마트정보과, 시민안전과, 정보통
신과 등 지자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근무하
고, 팀장급 8명, 주무관급 18명으로 구성되며, 근무연수
는 평균 13.4년이다. 평가자가 실제 관련 서비스를 선정·
운영함에 따라 본 연구 및 설문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
았으며, 분석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AHP 연구에서는 응답자 수가 적더라도 전문성 및 논리 
일관성이 전제될 경우 표본의 크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29]. 분석도구로는 Microsoft Office Excel 201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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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 Class B

Space Weight
(rank) Service topic Weight

(rank)

Final 
importance

(rank)

Main road 0.315
(3)

Road/ 
Transportation

0.612
(1)

0.193
(3) 

Road 
management

0.388
(2)

0.122 
(5)

Side street 0.349
(1)

Pedestrian safety 0.665 
(1)

0.232 
(1)

Facility safety 0.335 
(2)

0.117 
(6)

Wide area 
control

0.336
(2)

Pedestrian 
environment

0.401 
(2)

0.135 
(4)

Crime 
prevention/

safety

0.599 
(1)

0.201 
(2)

Table 2. Result of relative importance활용하였다.
AHP 분석에 앞서 설문 일관성 검증작업을 수행하였

다.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이하 CR)은 비교
행렬 CI와 n크기에 따라 산정되며, 다수의 비교행렬 CI
의 평균 무작위지수(Random Index)를 이용하여 산출
된다[29]. 일반적으로 CR이 0.1보다 작으면 일관성이 양
호하며, 0.1~0.2 수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본 
분석에 활용된 26개 표본의 CI는 0.051로 매우 양호한 
일관성을 나타냈다. 

계층구조 중 2~3계층인 공간 특성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위
항목인 공간 특성의 경우 이면도로의 상대적중요도가 
0.349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관제(0.336), 간선도로
(0.315)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중심인 이면도로 모니
터링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위항목을 살펴보면, 간선도로의 경우 도로/교통이 
1순위(0.612), 도로 관리가 2순위(0.388)로 분석되었다.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혼잡, 돌발상황 등의 이동객
체 분석 서비스가 도로 노면, 도로 시설물 등 고정객체 
분석 서비스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면도로의 경우 보행안전 서비스(0.665)가 시설물 안전
(0.335)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면
도로에서의 불법주정차, 이륜차, 전동킥보드 등 보행안
전에 위협되는 이동객체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관제의 경우 방범/안전 서비스
(0.599)가 1순위, 보행환경(0.401) 서비스가 2순위로 분
석되었다. 광역적 관제 관점에서는 범죄, 재난상황에서
의 공간적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 서비
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위항목과 하위
항목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된 최종 가중치의 경우 이
면도로의 보행 안전 서비스가 0.232로 타 서비스보다 월
등히 높게 분석되었다. 주로 보차혼용도로인 경우가 많
은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타 교통수단, 
범죄, 무단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광역관제의 방
범/안전(0.201), 간선도로의 도로/교통(0.193)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관제의 보행환경(0.135), 간선도로의 도
로 관리(0.122), 이면도로의 시설물 안전(0.117)은 상대
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나타냈다(Table 2).

계층구조의 마지막 단계인 4계층 대안평가의 경우 서
비스 효과성에 대한 리커드 5점척도 기반 절대적중요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서비스모델별 효과성 설문평가를 
기반으로 앞서 산정한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의사결정값(Decision Value, 이하 DV) 
및 순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중요도 가중치가 
높았던 이면도로의 보행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정보
(C-2, DV : 0.960)와 돌발상황정보(C-1, DV : 0.934) 
서비스가 최상위권으로 선정되었다. 보행자의 군집, 배
회, 쓰레기 투기 등의 이상행동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C-3, DV : 0.693) 역시 전체 17개 서비스 중 상위권인 
7위에 선정되었다. 해당 서비스들은 주로 지자체 CCTV 
영상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역설적으로 
이는 곧 CCTV 사각지역에서는 보행안전 위협요인을 모
니터링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CCTV 외 드론, IoT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음영지역까지 분석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면도로에서의 도로 
불법점용 모니터링, 건물 안전상태정보 등의 시설물 안
전 서비스는 하위권으로 형성되었다. 

간선도로의 도로/교통 서비스 역시 대체적으로 상위
권을 형성하였다. 특히 차선별 혼잡구간의 위치와 발생
시간, 도로혼잡 영향권을 분석하는 도로혼잡정보 서비스
(A-1, DV : 0.850)와 사고, 무단횡단, 법규위반 등을 관
제하는 돌발상황정보 서비스(A-2, DV : 0.813)가 높은 
DV값을 나타냈다. 해당 도로혼잡 및 돌발상황정보는 자
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시 안전 확보에 핵심이 되는 분석
정보이므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수준 향상, 오
탐률 최소화 등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별로 변동되는 도로 공사구간 정보 모니터링(A-3, 
DV : 0.747) 역시 전체 6순위로 선정되었다. 간선도로
의 경우 지자체의 ITS 시스템을 기반으로 교통상황 모니
터링 및 교통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나, 현재 활용되는 
ITS CCTV 수집자료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빅데이
터 분석용 지능형 ITS CCTV, 드론 등을 활용하여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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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교통정보, 자동차전용구간에서의 이륜차 불법주행 모
니터링, 실시간 공사구간 및 건설차량 정보 등 교통안전
을 위한 보다 세부적이고 고도화된 교통정보 제공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포트홀, 차선별 노후도 등을 분석
하는 도로노면 파손위험정보(B-1, DV : 0.493)는 10순
위, 도로시설물 관리(B-3, DV : 0.465), 도로노면 기상
위험정보(B-2, DV : 0.426) 서비스는 하위권으로 나타
났다.  

광역관제에서는 최근 태풍, 폭우에 따라 큰 이슈가 되
었던 침수사고 관련 저지대 침수정보(F-2, DV : 0.801)
와 주민 불안감 해소, 생활안전 및 범죄안전 개선 등을 
위한 범죄안전지도(F-1, DV : 0.684), 스쿨존 보행환경 
분석정보 서비스(E-2, DV : 0.535)가 같은 카테고리 안
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광역단위의 관제는 
개별 CCTV 및 국부적 드론 모니터링보다는 지역별 공
간분석을 통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적 의사결
정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CCTV, 드론 뿐 아니라 
시민들의 통신, 카드 데이터와 같은 정적데이터를 충분
히 활용하여 데이터 융·복합화를 통한 공간정보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광역단위에서의 보행환경 
분석(E-1, DV : 0.482), 생활권 미세먼지 분석정보(E-3, 
DV : 0.386) 서비스는 하위권을 형성하였다(Table 3).

Space Service topic
Service Model Code

Code Decision 
Value Rank

Main 
road

Road/ 
Transportation

A-1 0.850 3 
A-2 0.813 4 
A-3 0.747 6 

Road 
management

B-1 0.493 10 
B-2 0.426 15 
B-3 0.465 12 

Side 
street

Pedestrian safety
C-1 0.934 2 
C-2 0.960 1 
C-3 0.693 7 

Facility safety
D-1 0.436 14 
D-2 0.375 17 
D-3 0.455 13 

Wide 
area 

control

Pedestrian 
environment

E-1 0.482 11 
E-2 0.535 9 
E-3 0.386 16 

Crime 
prevention/safety

F-1 0.684 8 

F-2 0.801 5 

Table 3. Result of alternative evaluation

4. 결론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관제하는 동적정보 수집원 및 
데이터 유형을 고려하여 지자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 AHP 분석 기반 
생활 SOC 관제 서비스모델 선정과정을 제시하였다. FGI
를 통해 전반적인 서비스모델을 1차적으로 제시하였으
며, AHP기법을 사용하여 공간 특성 및 서비스 분야에 대
한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와 서비스모델 대안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모델은 지자
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관제하는 공간특성을 고
려하여 간선도로, 이면도로, 광역관제로 대별되었으며, 
각 공간특성별로 간선도로는 도로/교통 및 도로관리, 이
면도로는 보행안전, 시설물안전, 광역관제는 보행환경, 
방범/안전 등 서비스분야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이를 기
반으로 항목 계층화작업 및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서
비스모델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이면도로의 보행안전과 
간선도로에서의 도로/교통 서비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
다.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주정
차 정보, 돌발상황정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면도로
의 경우 시민 생활권임에 따라 기존 CCTV 인프라를 최
대한 활용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 뿐 아니라 범죄, 재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이동객체를 실시간 
추적하여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선도로에서는 차선별 혼잡구간의 위
치 및 발생시간 등을 분석하는 도로혼잡정보와 도로에서
의 사고를 유발하는 돌발상황정보, 공사구간 정보 등 전
반적인 도로/교통 서비스의 의사결정값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모델 선정 시 우선순위에 반영해야 될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간선도로의 경우 한 번의 사고가 대
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실시간적 예측 및 이벤
트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
다. 광역관제의 경우 재난(저지대 침수정보), 범죄(범죄
안전지도), 어린이 교통사고(스쿨존 보행환경 분석정보) 
등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고 중심의 서비스모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역관제의 주요 서비스들은 
시 전체차원에서의 공간별 주요 시설 선정 및 관련 정책 
의사결정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 동
적정보 기반의 생활 SOC 서비스를 선정하는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참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을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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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실제 지자체에서 운용 가능한 동적정보를 고려하
여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기반 생활 SOC 관제 서비스 
선정 프로세스를 제시하였고, 서비스 운영 및 선정에 관
여하는 관제센터 공무원을 전문가그룹으로 구성하였기에 
연구의 실용적 의의를 함께 갖는다. 또한 지자체에서 관
제하는 공간범위 및 수집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검토하였
기에 주로 분야별 연구만을 수행한 기존 논문과의 차별
성을 갖는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서비스모
델 구축 시 본 연구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앞서 언
급했듯이 연구 전반적으로 지자체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
라 실용적 의의를 갖는 장점도 있지만, 실제 서비스모델
을 구축,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민간기업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공간특성별 세분화하거나 고도
화할 공간 및 동적정보 활용방안을 도출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법론적으로는 평가기준을 서비스모델 분류
기준인 공간특성과 서비스분야로 설정하였기에, 해당 가
중치의 영향에 따라 세부 서비스모델 평가가 일부 편향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개선하고 생활 SOC 관제 서
비스모델의 실질적 적용, 운영방안, 정책적 지원방안 등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
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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