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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통정보센터는 통행속도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 후, 이력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 리하고 있

다.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통행속도를 측할 때 사용되는 푯값과 과거 데이터량에 따라 통행속도 측 정확

도가 다르게 나타나나, 이에 한 체계 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성 있는 통행속도 측을 해 통

행속도 이력자료의 정 푯값과 과거 데이터량을 결정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의 평가를 해, 서울

시 4개 도로구간의 최근 1년간 화요일(평일)  일요일(공휴일)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수집하여 장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결과 통행속도 측을 한 정 푯값은 평균값  가 평균값으로 분석되었으며, 통행속도 측을 한 정 과

거 데이터량은 2개월로 나타났다. 

핵심어 : 이력자료, 푯값, 이력자료의 크기, 통행속도, 교통정보센터

Abstract

In this paper, we suggests methods for determining optimal representative value and the optimal size of historical data for 

reliable travel speed prediction.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n real world environments, we did field 

tests at four roadway links in Seoul on Tuesday and Sunda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pplying the methods to historical data 

of Central Traffic Information Center, the optimal representative value were analyzed to be average and weighted average. 

Second, it was analyzed that 2 months data is the optimal size of historical data used for travel speed prediction. 

Key words : Historical Profile, Representative Value, Size of Historical Data, Travel Speed, Traffic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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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앙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 수집  제공과정

<Fig. 1> Process for collecting and providing traffic information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목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교통정보 제공기능이 기본

으로 구 되어 있어서, 차량을 운 할 때 네비게이

션 신으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이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통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유비쿼터스 교통환경의 구축 필요성이 꾸 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유비쿼

터스 교통환경에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운 자

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 으며, 

국단 의 교통정보를 생산하여 운 자에게 제공

하는 앙교통정보센터를 2005년도에 설립하여 운

하고 있다.

앙교통정보센터에서 수집되어 처리된 과거 통

행속도 이력자료는 교통정보 운   리 측면에

서 그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를 들면, 과거 통

행속도 이력자료는 재 제공되고 있는 통행속도 

정보와 비교/평가의 상이 되어 도로교통 운 에 

한 새로운 략을 제공해  수 있다[1]. 한 오

류 데이터의 결손처리와 실시간 데이터의 보정에도 

요한 자료가 된다[2, 3]

특히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는 도로에서의 장

기 통행속도 측에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부분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단

기 통행속도 측에 한 것이었다[4, 5]. 통행속도 

측시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측 상 시

간 가 재 시각에서 멀어질수록 통행속도 측오

차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과거 통행속도 이

력자료를 이용할 경우 통행속도 측오차는 측 

기간에 상 없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6]. 따라서 도시부 도로에서의 장기 통행속도 측

은 일반 으로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통행속도를 

측할 때 사용되는 푯값과 과거 데이터량에 따

라 정확성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기존 통행속

도 측연구에서는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이용

하여 통행속도 측시, 이에 한 정 기 을 제

시하지 못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부 도로

에서 장기 통행속도 측이 필요한 경우 정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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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값 과거 데이터량

통행시

간 측

Stathopoulos 외 

(2002)
평균값 3년(요일 구분)

Chien 외 (2003) 평균값 7일(요일 구분)

Vanajakshi (2004) 평균값 4일(평일만)

이의은/김정  (2002) 최빈값 30일(요일 구분)

김동호 외 (2008) 앙값 60일

결측

처리

Turner 외 (1999) 평균값 제시 없음

한국도로공사 (2003) 평균값 30일(요일 구분)

Chien 외(2003) 평균값 7일(요일 구분)

한국도로공사 (2004) 평균값 제시 없음

교통운

평가

Smith (2002) 평균값 30일(요일 구분)

Wu (2003) 평균값 제시 없음

Turochy (2005) 평균값 30일(요일 구분)

<표 1> 통행속도 이력자료 이용에 한연구[8, 10, 11]

<Table 1> Related works on historical travel speed data 

높이기 해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의 정 푯

값과 과거 데이터량을 결정하기 한 방법론을 제

안하고, 실제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 다. 

Ⅱ. 련 연구  쟁 사항

1. 련 연구  사례

기존 연구에서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는 크게 

통행속도 측, 결측치 보정, 교통운  평가, 교통

계획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과거 통행속도 이

력자료를 이용하여 통행속도 측시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표 1>과 같이 평

균값을 많이 사용하 다.

이의은 등[7]은 통행속도 측을 한 과거 통행

속도 이력자료의 푯값으로 최빈값 사용을 제안하

으며, 김동호 등[8]은 신뢰성 있는 통행속도 측

을 해 통행속도 이력자료의 정 푯값으로 

앙값의 사용을 제안하 다. 

통행속도 측을 해 정한 과거 데이터량은 

일반 으로 주 단 , 월 단 , 년 단 로 구분하여 

<표 1>과 같이 연구마다 다르게 용하 으며, 김

동호 등[8], 조 한 등[9]은 2개월을 통행속도 측

을 한 정 과거 데이터량으로 제안하 다.

2. 주요 쟁 사항

기존 연구결과들을 분석한 결과, 통행속도 측

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 다음의 사항들이 먼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통행

속도를 측할 때 과거 통행속도 푯값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오차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지 고려되어야 한다. 통행속도 이력자료의 분포는 

일반 으로 오른쪽 꼬리분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

으며, 이 경우 통행속도 측을 해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의 푯값으로 평균값, 가 평균값, 앙값 

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측오차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8]. 그러므로 통행속도 측

을 해 어떤 푯값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통행

속도 측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항목이다.

둘째, 과거 몇 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력자료

를 구축하는 것이 통행속도 측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 통행속도의 데이

터량이 많을 경우에는 안정된 통행속도 패턴을 확

보할 가능성이 크지만, 장래 통행속도 측시에 

합하지 않은 통행속도 패턴이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에 과거 통행속도 데이터 량이 을 경우에는 안정

된 통행속도 패턴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

확한 통행속도 측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활용한 통행속

도 측시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는 정 푯값과 

과거 데이터량 선정을 한 정 기 이 필요하다.

Ⅲ. 이력자료를 이용한 통행속도 측방법

1. 정 푯값 결정 방법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재의 통

행속도를 측할 때 어떠한 푯값 결정방법을 사

용하는 것이 오차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과

거 통행속도 이력자료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

고 평균값을 사용하 다.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의 분포가 정규분포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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푯값으로 평균값, 가 평균값, 앙값  어떠한 

것을 사용하더라도 통행속도 측시 오차가 동일하

게 나타나나, 과거 통행속도 분포는 오른쪽 꼬리분

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8]. 즉 각각의 푯값으

로 평균값, 가 평균값, 앙값을 제공하 을 경우 

측오차가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속도 측을 한 과거 통행

속도 이력자료의 정 푯값으로 평균값, 가 평

균값, 앙값을 고려하 으며, 평균값  가 평균

값은 모든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 값이 사용되므

로 매우 크거나 작은 값에 향을 받는다. 그  가

평균값은 식 (1)과 같이 최근 데이터에 가 치를 

주어 최근의 교통상황을 반 하는 것이 특징이다.

  Vt= α×VL + β× Vo                       (1)

여기서, Vt : 푯 통행속도

VL : 최근 수집속도

Vo : 이력자료 속도들의 평균

α, β : 가 치 

앙값은 자료를 크기순으로 나열할때 가운데에 

치하는 값으로, 매우 크거나 작은 값에 향을 받

지 않는다.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의 정 푯값

은 <그림 2>와 같이 측오차를 근거로 결정될 수 

있으며, 정 푯값은 푯값을 이용한 측 통행

속도와 실제 측된 통행속도와의 측오차를 최소

화하는 것을 선정하 다.

<그림 2> 통행속도 측오차 

<Fig. 2> Errors of travel speed prediction

2 정 과거 데이터량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활용한 통행속도 

측시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는 정 과거 데이터

량 선정을 한 기 이 필요하다. 도시부 도로의 통

행속도 측시 과거 통행속도의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에는 안정된 통행속도 패턴을 확보할 수 있지

만, 장래 통행속도 측시 합하지 않은 통행속도 

패턴이 포함될 수 있다. 반면에 과거 통행속도의 데

이터 량이 을 경우에는 안정된 통행속도 패턴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통행속도 측정

보를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앙교통정보센터에 보 된 최근 1

년간의 교통정보 이력자료(돌발상황 발생시 데이

터 포함)를 이용하여 통행속도 측을 실시하여, 

도시부 도로에서 최근 얼마간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히 통행속도를 측할 수 있는 지를 실

험하 다.

Ⅳ. 장실험 방법  내용

1. 장실험  결과분석 방법

이력자료를 이용한 통행속도 측방법에 한 

장실험은 구간통행속도 자료의 신뢰성이 확인된 

실험 상 4개 링크의 최근 1년간 화요일(평일)  

일요일(공휴일)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경찰청 앙

교통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여, 통행속

도 측  정확도 평가를 실시하 다.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료의 정 푯값( 측 통

행속도)은 과거 일정기간 동안 각 링크의 시간 별

( , 5분 간격)로 측된 통행속도에 해 평균값, 

가 평균값, 앙값을 산출한 것이다.

정 표값을 산출하기 해 일정기간 동안 각 

시간 별로 산출되는 측오차( 표값과 실측값 차

이)를 평균하여 평균오차가 최소화되는 표값을 

정 푯값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표 2>와 같이 

성능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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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장소  방향
링크 

길이

최고제

한속도
기타

1 
 서 구 헌릉로: 

 서 주니어센터->어린이병원
1,468m 70Km/h

4차로,

신호기

2 
 서 구 헌릉로:

 어린이병원->서 주니어센터
1,464m 70Km/h

4차로,

신호기

3
 서 구 양재 로:

 구룡사->개포IC
849m 70Km/h

3차로, 

공사

4
 서 구 양재 로:

 개포 IC->구룡사
852m 70Km/h

3차로, 

공사

<표 3> 장실험 장소

<Table 3> Field test sites 

번호 시간
기 속도

(km/h)

측속도

(km/h)

오차

(km/h)

오차율

(%)

1 0시5분 67 63 -4 6

2 0시 10분 69 67 -2 2.8

⋮ ⋮ ⋮ ⋮ ⋮ ⋮

287 23시55분 58 64 6 10.3

288 24시 0분 58 66 8 13.8

MAPE 10.5

<표 2> 통행속도 측방식별 정확도 분석과정

<Table 2> Process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travel speed prediction methods 

기 속도와 측 통행속도의 차이에 한 정확

도 평가는 국토해양부 ｢ITS 성능평가 시행지침(안) 

: 차량검지기｣에서 제시된 ‘평균 오차백분율

(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방법을 

용하 다[12].

-MAPE n
i 
n
Yi
Yi Xi

×             (2)

Yi : i번째 분석단 시간의 기 값

Xi : i번째 분석단 시간의 평가 상장비 측정값 

n : 분석단 시간 개수

2. 장실험 내용

UTIS가 설치되어 운 인 서울시의 주요 도로

에서 교통정보 이력자료의 수집  보 상태가 

양호하고, UTIS의 차량내부 장치인 OBE(Onboard 

Equipment)의 속률이 비교  높으며, 링크 간에 

신호기가 있는 구간 2개소를 포함한 4개 도로구간

을 <표 3>과같이 실험장소로 선정하 다.

통행속도 측실험은 앙교통정보센터에 보

인 6월 5일 화요일  6월 3일 일요일의 통행속

도 자료를 기 속도로 하 으며,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화요일(평일)  일요일(공휴일) 

통행속도 데이터를 앙교통정보센터 데이터베이

스에서 추출하여, 통행속도 측  정확도 평가에 

활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통행속도 자료는 도로 

등 별 최 속도를 과하는 이상치는 제거하는 등

의 이상치 제거기법이 용되어 있다. 

Ⅴ. 장실험 결과

1. 화요일(평일) 실험결과

앙교통정보센터에 장된 이력자료  최근 1

년간의 이력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는 4개 도로구간

을 장실험 장소로 선정하여 앙교통정보센터 운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2012년 6월5일 화요일 하

루 24시간 동안의 통행속도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기 속도로 사용하 으며, 실험일 이  1년간의 화

요일(평일) 구간통행속도 이력자료를 5분 단

(UTIS 교통정보 제공주기)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

출하 다.

앙교통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실

험일 이  1개월(2012년 5월), 2개월(2012년 4, 5월), 

3개월(2012년 3~5월), 6개월(2011년 12월~2012년 5

월), 1년(2011년 6월~2012년 5월) 동안의 시간 별(5

분 간격)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마이크로소 트웨어

(주) 엑셀 소 트웨어를 가지고 평균값, 가 평균값, 

앙값을 각각 구하여 이를 푯값으로 하는 각 방

식의 정확도를 비교분석하 다. 

평일인 화요일의 최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

월, 1년간의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실험

을 실시한 결과 <표 4>, <그림 3>과 같이 체 으

로 푯값 결정을 해 평균값(MAPE: 13.9)  가

평균값(MAPE: 14.0)을 사용한 경우 앙값

(MAPE: 14.3) 보다 통행속도 측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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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속도 측에 합한 과거 데이터량 결정을 

해 최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의 화요

일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화요일 시간

별 통행속도 푯값을 추정하고, MAPE 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4>, <그림 3>과 같이 최근 1개

월 자료 이용시 데이터량 부족으로 큰 오차가 발

생하 으며, 최근 2개월 자료를 이용할 경우 통행

속도 추정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이후 6개월, 1년

으로 용범 를 넓힐 경우 오차가 오히려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의 교통환경 변

화를 제 로 반 하지 못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

기간 상링크
평균값 
방식

(MAPE)

가 평균
방식

(MAPE) 

앙값
방식

(MAPE)

1개월

구룡사->개포IC 11.8 11.8 12.2 

개포IC->구룡사 14.6 14.5 14.9 

주니어센터->아동병원 10.6 10.7 11.0 

아동병원->주니어센터 19.8 19.7 20.7 

소 평균 14.2 14.2 14.7

2개월

구룡사->개포IC 10.7 10.8 11.1 

개포IC->구룡사 14.4 14.5 14.5 

주니어센터->아동병원 10.5 10.5 10.7 

아동병원->주니어센터 17.9 18.2 19.4 

소 평균 13.4 13.5 13.9

3개월

구룡사->개포IC 10.9 11.0 11.2 

개포IC->구룡사 15.5 15.6 15.3 

주니어센터->아동병원 10.1 10.2 10.2 

아동병원->주니어센터 18.7 19.0 19.5 

소 평균 13.8 14.0 14.1

6개월

구룡사->개포IC 11.6 11.5 11.6 

개포IC->구룡사 15.2 15.4 15.0 

주니어센터->아동병원 10.2 10.3 10.4 

아동병원->주니어센터 20.1 20.1 21.0 

소 평균 14.3 14.3 14.5

1년

구룡사->개포IC 11.7 11.6 12.0 

개포IC->구룡사 14.9 15.2 15.6 

주니어센터->아동병원 9.6 9.8 9.7 

아동병원->주니어센터 19.8 20.0 20.3 

소 평균 14.0 14.2 14.4

MAPE 체 평균값* 13.9 14.0 14.3 

<표 4> 화요일 통행속도 측실험 결과

<Table 4> Test results on Tuesday  

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의 MAPE값을 체 

평균한 값

12.5 

13.0 

13.5 

14.0 

14.5 

15.0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MAPE (%)

이력자료범위

평균값

가중평균값

중앙값

<그림 3> 화요일 통행속도 측실험 결과

<Fig. 3> Test results on Tuesday

2. 일요일(공휴일) 실험결과

앙교통정보센터에 장된 이력자료  최근 1

년간의 이력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는 4개 도로구간

을 장실험 장소로 선정하여 앙교통정보센터 운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2012년 6월3일 일요일 하

루 24시간 동안의 통행속도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기 속도로 사용하 으며, 시험일 이  1년간의 일

요일(공휴일) 구간통행속도 이력자료를 5분 단 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 다.

앙교통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실

험일 이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동안의 

시간 별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마이크로소 트웨

어(주) 엑셀을 가지고 평균값, 가 평균값, 앙값

을 각각 구하여 이를 푯값으로 하는 각 방식의 

정확도를 비교분석하 다. 

공휴일인 일요일의 최근 1개월, 2개월, 3개월, 6

개월, 1년간의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실

험을 실시한 결과 <표 5>, <그림 4>와 같이 체

으로 푯값 결정을 해 가 평균값(MAPE: 12.7) 

이 평균값(MAPE: 12.9)  앙값(MAPE: 13.1)보다 

통행속도 측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속도 측에 합한 과거 데이터량 결정을 

해 실험일 이  최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의 일요일 자료를 이용하여, 일요일의 시간 별 

통행속도 푯값을 추정하고, MAPE 값을 비교/분

석한 결과 <표 5>, <그림 4>와 같이 체 으로 모

두 비슷한 수 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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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경우 평일과는 달리 교통흐름이 비교  안정

이고 변화가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기간 상링크
평균값
방식

(MAPE)

가 평균
방식 

(MAPE)

앙값 
방식

(MAPE)

1개월

구룡사->개포IC 15.2 15.4 15.5 

개포IC->구룡사 9.5 9.4 9.5 

주니어센터->아동병원 11.6 11.7 11.9 

아동병원->주니어센터 15.3 15.4 15.4 

소 평균 12.9 13.0 13.1

2개월

구룡사->개포IC 14.2 14.1 14.5 

개포IC->구룡사 10.9 10.9 10.9 

주니어센터->아동병원 11.3 11.3 11.6 

아동병원->주니어센터 14.9 14.8 15.7 

소 평균 12.8 12.8 13.2

3개월

구룡사->개포IC 13.8 13.7 13.9 

개포IC->구룡사 10.6 10.6 10.7 

주니어센터->아동병원 11.2 11.2 11.6 

아동병원->주니어센터 15.7 15.3 16.0 

소 평균 12.8 12.7 13.1

6개월

구룡사->개포IC 14.1 13.9 14.3 

개포IC->구룡사 9.5 9.6 9.5 

주니어센터->아동병원 11.0 11.0 11.7 

아동병원->주니어센터 16.7 16.0 17.0 

소 평균 12.8 12.6 13.1

1년

구룡사->개포IC 13.6 13.5 13.7 

개포IC->구룡사 9.0 9.2 8.7 

주니어센터->아동병원 10.8 10.8 11.2 

아동병원->주니어센터 18.1 16.9 18.1 

소 평균 12.9 12.6 12.9

MAPE 체 평균값* 12.9 12.7 13.1 

<표 5> 일요일 통행속도 측실험 결과

<Table 5> Test results on Sunday 

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의 MAPE값을 체 

평균한 값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MAPE (%)

이력자료 범위

평균값

가중평균값

중앙값

<그림 4> 일요일 통행속도 측실험 결과

<Fig. 4> Test results on Sunday 

Ⅵ. 결  론

교통정보센터에 수집되어 장되는 과거 통행속

도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통행속도를 측할때 사용

되는 푯값과 과거 데이터량에 따라 통행속도 

측 정확성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기존 통행속

도 측 연구에서는 정 푯값과 과거 데이터량

에 한 정 기 을 제시하지 못하 으며, 교통정

보센터는 합리 인 기 없이 교통정보 이력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행속도 

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과거 통행속도 이력자

료의 정 푯값과 과거 데이터량을 결정하는 방

법을 제안하여  장실험을 실시하 다.

장실험은 앙교통정보센터에 장된 이력자

료  최근 1년간 이력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장실험이 용이한 서울시 4개 도로구간을 실험장

소로 선정하여, 앙교통정보센터 운 소 트웨어

를 이용하여 최근 1년간의 화요일(평일), 일요일(공

휴일) 구간통행속도 이력자료를 5분 단 로 데이터

베이스에서 추출하 다.

앙교통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최

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동안의 시간

별 통행속도 이력자료를 마이크로소 트웨어(주) 

엑셀을 가지고 평균값, 가 평균값, 앙값을 각각 

구하여 이를 푯값으로 하는 각 방식의 정확도를 

비교분석하 다.

분석결과 교통정보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정 

푯값을 결정하기 해서는 평균  가 평균을 이용

하는 것이 앙값을 이용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각 방식별 성능차이가 통계학

으로 명확히 증명될 정도의 수 은 아니었다. 

통행속도 측에 정한 과거 데이터량 결정을 

해 최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의 이력

자료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평일(화요일)의 경우 

최근 2개월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요일(공휴일)의 경우 모든 경우에

서 비슷한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본 논문은 서울시 4개 지 에서 최근 1년간의 교

통정보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구간통행속도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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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실험하 으며, 실험결과 과거 데이터

의 사용범 에 따라 측력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정 과거데이터 사용범 를 잘 정하는 것이 요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

양한 조건  장소에서 보다 많은 실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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