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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 건물데이터의 매칭 기반 갱신 및 이력 데이터 생성

Updating Building Data in Digital Topographic Map Based on Matching 
and Generation of Update History Record

박슬아1)·유기윤2)·박우진3)

Park, Seul AㆍYu, Ki YunㆍPark, Woo Jin

Abstract

The data of buildings and structures take over large portions of the mapping database with large numbers. 
Furthermore, those shapes and attributes of building data continuously change over time. Due to those factors, 
the efficient methodology of updating database for following the most recent data become necessarily. This 
study has purposed on extracting needed data, which has been changed, by using overlaying analysis of new 
and old dataset, during updating processes. Following to procedures, we firstly searched for matching pairs of 
objects from each dataset, and defined the classification algorithm for building updating cases by comparing; 
those of shape updating cases are divided into 8 cases, while those of attribute updating cases are divided into 
4 cases. Also,  two updated dataset are set to be automatically saved. For the study, we selected few guidelines; 
the layer of digital topographic map 1:5000 for the targeted updating data, the building layer of Korea Address 
Information System map for the reference data, as well as build-up areas in Gwanak-gu, Seoul for the test area. 
The result of study updated 82.1% in shape and 34.5% in attribute building objects among all.

Keywords:  Building Data, Matching Ratio, Shape Updating Case, Attribute Updating Case, Update History 
Record 

초   록

건물 데이터는 지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객체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형상정보 및 속성정보
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에 근거한 효율적인 갱신 작업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갱신 참조 건물 
데이터와 갱신 대상 건물 데이터의 중첩분석을 통해 갱신이 필요한 객체만을 탐색하여 갱신을 수행하고자 한다. 즉, 
건물의 중첩 면적비를 이용하여 매칭 후보쌍을 탐색한 후, 속성정보 비교를 통해 갱신 케이스 분류 조건식을 정의
하였으며, 이때 도형정보 갱신 케이스는 총 8가지, 속성정보 갱신 케이스는 총 4가지로 각각 분류하였다. 또한 갱신 
정보에 대한 갱신 이력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하여 두 가지 종류의 갱신 케이스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하
였다. 갱신 대상 데이터는 수치지도 1:5,000 건물외곽선 레이어로 하였고, 갱신 참조 데이터는 도로명주소전자지도 
건물 레이어로 하였으며, 서울시 관악구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매칭기반 갱신기법을 적용한 
결과, 전체 건물데이터 중, 82.1%의 건물이 도형정보를 수정하였고, 34.5% 건물이 속성정보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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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실세계 건물은 빠른 속도로 그 형
상과 용도가 변하고 있다. 지도를 포함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데이터베이스에서 건물 데이터가 차지
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데이터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 데이터가 실세계 건물의 변화를 정확하고 신
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에 구축된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참조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갱신하는 기법은 필수적이며, 기본적으
로 객체의 생성, 삭제, 수정 등의 변동 사항을 갱신해야 한다
(Briat et al., 2005). 이 때 지도 내의 전체 객체를 갱신할 경우, 
갱신 부분을 찾고 이를 디지타이징하는 데에는 필요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Matikainen et al., 2010). 따라서 전체 지
도 데이터에 대한 갱신이 아니라 갱신이 필요한 객체만 탐지
하여 부분적으로 갱신을 수행함으로써 갱신 작업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다. 
건물 데이터의 갱신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
데, Kim et al.(2008)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데이터베이
스의 건설도면과 대장정보를 이용하여 수치지도의 건물 데
이터를 갱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준공도면을 사용하여 
기존 객체를 갱신하는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었는데, Kim et 
al.(2000)은 소규모 지역의 변화에 대하여 준공측량도면을 이
용한 수치지도의 갱신방안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고, Yang 
et al.(2009)은 준공도면에서 추출된 CAD 객체를 신규 객체 
혹은 갱신 객체로 수치지형도에 안착시키고, 객체 간 공간관
계를 반영하는 갱신 방안을 제안하였다. Kim and Yu(2012)는 
축척과 갱신 주기가 다른 두 데이터 셋에서 중첩 분석을 통한 
다수의 면 객체의 단일 객체화를 수행하고, 형상유사도 기반
의 면 객체 매칭을 적용하여 갱신 객체를 탐지하였다. Kim et 
al.(2010)은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이용하여 객체 간의 기하
학적 매칭을 수행함으로써 내비게이션 지도의 건물 객체를 갱
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Qi et al.(2010)은 축척이 상
이한 공간 데이터 셋의 건물 객체 간에 발생되는 불일치를 분
석하여 갱신 객체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매칭 쌍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탐색 된 매칭 쌍에 대해 단순 대체
하는 방식의 갱신을 수행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상세한 갱신 
사유 및 갱신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 
건물 데이터의 갱신 이력은 생성, 편집, 변환 등의 과정을 거
치는 데이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KRIHS, 1996)을 말
하며, 각 건물 객체의 중요한 속성 정보가 될 수 있다. 즉, 건물

의 갱신 이력 데이터는 건물의 이력을 추적하거나 일정 연한 
이상의 건물을 조회하는 등 건물 객체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
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건물 데이터의 관리에 효율적으로 사
용될 수 있다(Lee et al., 2008). Yang et al.(2009)은 준공도면
을 참조 데이터로 활용하여 수치지형도 갱신 시스템의 이력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이
후 갱신 이력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물 데이터의 효율적인 갱신을 
위해 참조 건물 데이터와의 매칭을 통해 갱신 대상 객체를 탐
지하여 해당 객체가 최신 정보를 반영하도록 하는 일련의 프
로세스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갱신 
과정에서 건물 객체의 매칭 케이스 및 갱신 케이스를 분류하
여 각 케이스의 분류 조건식을 정의하였고, 정의한 케이스에 
따라 갱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건물 객체의 변동 사항에 
대한 이력 데이터, 즉 갱신 이력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되도
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한 건물 객체의 갱신
의 경우, 갱신 케이스를 분류하여 갱신이 필요한 객체만을 선
별한 후 갱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의한 기존의 갱
신 방법에 비해 작업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생성된 갱
신 이력 데이터는 향후 해당 건물 객체의 변동 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Fig. 1. Updating process of the build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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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상세 연구방법으로 우선, 갱신 대상 데이터와 갱
신 참조 데이터를 중첩하여 중첩 면적비를 계산하고, 공간 결
합(spatial join)을 통해 매칭 쌍을 탐색한다. 탐색된 매칭쌍에 
대해서 속성정보 비교를 통해 동일 건물 여부를 확인하여 최
종 갱신 케이스를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분류한 갱신 케이스
에 맞게 해당 건물 객체에 대한 도형정보 갱신과 속성정보 갱
신을 수행하며, 갱신 이력 데이터에 갱신 정보를 저장한다. 본 
연구에서의 갱신 대상 데이터는 1:5,000 축척 수치지도의 건
물외곽선 레이어, 갱신 참조 데이터는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의 
건물 레이어로 하였다. Fig. 1은 건물 객체의 매칭 및 갱신 프
로세스를 나타낸다. 

2. 건물 데이터의 매칭기반 갱신 케이스 분류 

및 갱신 이력 코드 생성

건물 데이터에 대한 매칭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갱신 대
상 데이터인 수치지도 건물 데이터와 갱신 참조 데이터인 도
로명주소 전자지도(Korea Address Information System map, 
이하 KAIS map)  건물 데이터를 중첩하여 각 객체의 중첩된 
면적을 계산한 후, 수치지도 건물 데이터와 도로명주소 전자
지도 각각에 대해 중첩 면적비를 계산한다. 이 때, Eq. (1)은 중
첩 면적비를 계산하는 식이다.

 
 
    

∩
×

     
  
(1)

중첩 면적비가 계산된 두 건물 데이터에 대해 공간 결합을 
수행하여 매칭 쌍을 탐색한다. 이 때 1:1 매칭과 1:n 매칭 쌍을 
구분하며, 매칭 쌍의 구분은 갱신 케이스와 연계되어 총 8가
지의 케이스(일치, 통합, 분리, 삭제, 추가, 확장, 축소, 변경)로 
구분하여 탐색한다. 또한 적절한 임계치 이하의 중첩 면적비
를 가지는 객체(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10% 적용)는 도화 
과정에서 발생한 두 지도자료 간의 위치적 오차에 의해 다른 
건물과 겹치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라고 간주하고 매칭되지 않
은 객체로 판단하였다. Table 1은 건물 객체에 대한 매칭 케이
스의 분류 기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속성정보 비교를 위해서는 수치지도와 도로명주소 전자
지도의 건물용도 코드(필드명 - 수치지도:SERV, 도로명주소 
전자지도:BDTYP_CD)를 사용하였으며, 두 코드 간의 매칭 
테이블(Table 2)을 작성하여 건물 용도에 대한 새로운 코드
(TYPE; 0~25)를 부여하여 갱신에 사용하였다. 수치지도의 건

물 용도 코드는 건축법 시행령(제 3조의 4)에 의거하여 건축
물 용도의 종류를 나타내며,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의 건물 용
도 코드는 동 시행령에 명시된 건축물 용도의 세부용도에 의
거하여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매칭 테이
블은 상위 분류를 나타내는 수치지도의 건물 용도 코드를 기
준으로 각 건축물 용도에 해당되는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의 
건물 용도 코드를 매칭하였다. 
매칭케이스 중에서 통합과 분리, 확장과 축소의 경우에는 
새로 부여된 건물용도 코드의 비교를 통해 동일 건물 여부를 
판단하여 갱신을 수행하였다.

Consistency Integration

Division Deletion

Addition Extension

Reduction Alteration

Table 1. Classification of matching case
(bright object is on the digital topographic map; dark 

object is on the KAIS map)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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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ching table of use-code between digital topographic map and KAIS map 

Use of Building SERV
(Digital Topographic Map)

BDTYP_CD
(KAIS map) TYPE

Etc
Facility

BDS000,
BDS999 - 0

House BDS001 01000~01004, 02000~02007 1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BDS002
03000~03023, 03100~3110, 03199, 03999

04000~04023, 04101~04107, 04199, 04201~04203, 04299, 
04301~04305, 04399, 04401~04405, 04499, 04999

2

Culture and Assembly
Facility

BDS003,
BDS004

05000, 05101~05109, 05199, 05201~05206, 05299, 
05301~05305, 05399, 05401~05404, 05499, 05501~05506, 

05599, 05601~05603, 05699, 05999
3

Sales Facility BDS005 06000, 06100, 06201~06205, 06299, 
06301, 06302, 06309, 06310, 06999 5

Transportation Facility BDS006 06303~06308 6

Medical Facility BDS007 07000, 07101~07108, 07199, 
07201, 07301, 07302, 07999 7

Education and Welfare 
Facility

BDS008,
BDS009

08000~08005, 08101~08106, 08199, 08201~08204, 08299, 
08300, 08400, 08500, 08601~08603, 08999 8

Training Facility BDS010 08699, 08701, 08702, 08799 10
Sports Facility BDS011 09000~09011, 09999 11

Business Facility BDS012 10000, 10101~10103, 10199, 
10201~10204, 10299 12

Accommodation BDS013 11000, 11101~11103, 11199, 
11201~11205, 11299 13

Recreational Facility BDS014 12000~12009, 12999 14
Factory BDS015 13000, 13100, 13200 15

Storage Facility BDS016 14000~14002, 14999 16
Dangerous Article 
Treatment Facility BDS017 15000~15009, 15999 17

Car-related Facility BDS018 16000~16010, 16999 18
Animal and Plant-related 

Facility BDS019 17000, 17003~17007, 17101~17105, 17201~17207,  
17299, 17999 19

Waste disposal Facility BDS020 18000~18004, 18999 20

Correctional and Military 
Facility BDS021 19000, 19002, 19101~19103, 19999 21

Communication Facility BDS022 19005~19008 22
Power Production Facility BDS023 19004 23

Funeral Facility BDS024, BDS026 20000~20003, 20999 24
Leisure Facility BDS025 21000~21006, 21999 25

 
다음으로, 분류된 매칭 케이스를 기준으로 도형정보 및 속성
정보 갱신 케이스를 재분류하였다. 건물 객체 갱신은 도형 정보 
갱신과 속성 정보 갱신으로 이루어지며, Table 3은 중첩 면적비
를 이용한 매칭 케이스 및 도형정보 갱신 케이스 분류 기준을, 
Table 4는 속성정보 갱신 케이스를 나타낸다.

위의 도형정보 갱신 및 속성정보 갱신에 대하여 갱신 이력 데
이터를 생성하였는데, 이 갱신 이력 정보는 향후 해당 건물 객체
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갱신 이력 정보는 
건물 데이터의 속성필드에 두 자리 수의 번호 형태로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였고, 실세계 건물의 용도 변화나 형상 변화를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자리는 도형정보 갱신 케이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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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두 번째 자리는 속성정보 갱신 케이스 번호로 구성하였다
3. 적용 및 결과

갱신 대상 데이터는 2012년에 수정 갱신된 1:5,000 축척수
준의 연속 수치지도 건물 레이어로 하였고, 갱신 참조 데이터
는 2014년 2월에 구축된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의 건물 데이터
를 이용하였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 밀집 지역으로 선정하였는데, 해당 테스트 지역은 재개
발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건물의 증ㆍ개축이 빈
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데이터 갱신이 필수

적인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의 매칭 및 갱신기법의 구현 및 실제 적용을 위
해 ArcGIS 10.0 SW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오프로세싱 도
구(geoprocessing tool)들과 모델빌더 (model builder)를 활용
하였다. 특히 객체 간 매칭 단계에서는 교차(intersect), 공간 
결합(spatial join) 등의 기능들을 조합하여 적용하였다. 이러
한 매칭 기반 갱신 프로세스를 테스트 데이터셋(건물수 1500 
여개)에 적용하였을 때, 일반 PC(CPU: Intel Core i5, RAM: 
8GB)에서 총 처리시간이 수분이내로 측정되었다. 
매칭 쌍 탐색 과정에서 1:n과 n:1 매칭의 경우는 매칭 케이
스 중 통합과 분리 케이스에, 1:0, 0:1 매칭의 경우에는 삭제와 
추가 케이스에 해당하며, 탐색된 매칭 쌍을 바탕으로 앞에서 
제안한 갱신 케이스에 따라 도형정보 갱신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Fig. 4는 건물 객체 통합 케이스의 예시이고, Fig. 5는 건물 
객체 분리 케이스의 예시를 나타낸다.

Criteria Matching case 
(topographic:

KAIS)
Updating caseShape updating 

case
Ratio of the digital 

topographic map (%)
Ratio of the KAIS map 

(%)

1 Ratiotopo ≥ 90 RatioKAIS ≥ 90 consistency
(1:1)

Remain shape and revise 
attribute

2 50>Ratiotopo ≥ 20 RatioKAIS ≥ 60 integration
(n:1)

Revise shape and 
attribute

3 Ratiotopo ≥ 60 50>RatioKAIS ≥ 20 division
(1:n)

Revise shape and 
attribute

4 Ratiotopo = 0 - deletion
(1:0) delete new objects

5 - RatioKAIS = 0 addition
(0:1) add new objects

6 Ratiotopo =100 - extension
(1:1)

Revise shape and 
attribute

7 - RatioKAIS = 100 reduction
(1:1)

Revise shape and 
attribute

8 other other alteration Revise shape and 
attribute

Table 3.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matching and updating cases using overlay ratio

Table 4. Attribute updating case

Attribute updating case Methodology Reason of updating
1 no update no change
2 create create information due to construct new building in real world 
3 erase delete existing building in real world
4 revise attribute information change attribute information of buildings in real world 

Fig. 2. Component of update history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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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분류한 갱신 케이스를 기준으로 갱신을 수행할 때 
건물용도 코드를 이용하여 속성 정보를 갱신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 건물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치지도 
건물 데이터 갱신을 수행한 결과 도형정보가 거의 유사하여 
도형정보 갱신이 필요 없는 객체는 약 17.9%(279개)를 차지하
였으며, 반대로 신축이나 증축, 삭제 등의 변화로 인해 도형정
보 갱신이 필요한 객체는 82.1%(1280개)에 해당하였다. 신축
되어 추가된 건물 객체는 7개였으나, 삭제된 건물 객체는 약 
26%에 해당하는 411개였다. 이는 테스트지역이 재개발 단지
를 포함하는 지역이라 많은 건물이 재건축을 위해 현재 없어
진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속성정보 갱신의 경우에는 약 65%(1021개)에 해당하는 건
물 객체의 정보가 변하지 않았으며, 이 중에는 도형정보 갱

Fig. 4. The example of integration of building objects(dark 
object is on the digital topographic map; bright object is on 

the KAIS map)

Fig. 5. The example of division of building objects(dark 
object is on the digital topographic map; bright object is on 

the KAIS map)

Table 6. Updating result of the digital topographic map by 
attribute updating cases

Attribute 
updating case Methodology The number 

of objects
Ratio
(%)

1 no update 1021 65.49

2 create
(divide+add) 27 1.73

3 erase 405 25.98
4 change use-code 106 6.80

Total 1559 100

Fig. 3. Test area(Gwanak-gu) on the digital topographic 
map(left) and the KAIS map(right) 

Table 5. Updating results of the digital topographic map 
by shape updating cases

Shape updating 
cases Matching The number 

of objects
Ratio
(%)

1 1:1 279 17.90
2

1:n, n:1
24 1.54

3 20 1.28
4

1:0, 0:1
7 0.45

5 411 26.36
6 1:1 12 0.77
7 1:1 55 3.53
8 1:1 751 48.17

Total 155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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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필요 없는 279개의 건물 객체를 포함하고 있었다. 즉, 
34.5%(528개)의 건물 객체가 속성정보 갱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 건물 객체들은 생성, 폐지, 변경 등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전수 조사 기법에 의해 갱신을 수행할 경우, 1550개의 건물 
객체를 모두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고 신규 속성 정보를 입력
해야 하나, 제안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갱신을 수행하는 경우
에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모두 변화가 없는 279개의 객체
(17.9%)를 제외하고 나머지 객체에 대해서만 갱신 작업이 수
행되었다. 또한 전체 건물 객체의 47.6%(742개)는 속성정보에 
변동 사항이 없어 도형정보만 갱신이 필요한 객체로 분류되어 
부분적 갱신이 가능하였다.
즉, 제안한 프로세스에 따라 갱신을 수행할 경우,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객체만 선별하여 갱신하기 때문
에, 전수 조사에 의해 전체 건물을 갱신하는 것에 비해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6은 갱신 전 수치지도 건물 레이어와 도로명주소 전자
지도 건물 레이어를 중첩한 결과를, Fig. 7은 최종적으로 갱신 
케이스 분류에 따른 도형정보 갱신과 속성정보 갱신을 수행
한 결과를 나타낸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도 건물 데이터에 대하여 최신 변경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건물 데이터를 중
첩하여 각 건물 객체 간 매칭쌍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갱신 케이스를 분류하여 갱신을 수행하는 일련의 건물 데
이터 갱신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적용하였다. 
갱신 대상 데이터인 수치지도 건물 데이터와 갱신 참조 데
이터인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건물 데이터 간의 중복된 면적
을 이용하여 중첩 면적비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칭 쌍 
탐색 및 갱신을 위한 케이스를 분류하였다. 매칭 케이스는 총 
8가지로 각각 유지, 통합, 분리, 추가, 삭제, 확장, 축소, 변경에 
해당하며, 갱신 케이스의 경우는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유지, 
도형정보 수정 및 속성정보 수정, 기존 객체 삭제, 신규 객체 
추가로 분류하였다.  
갱신 과정에서 각 건물 객체가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갱신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갱신 이력 코드를 자동으로 부여하
게 함으로써 특정 건물의 변동 이력을 확인하기에 유용한 정
보를 생성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갱신 이력 코드는 도형정보 
갱신 케이스와 속성정보 갱신 케이스 번호의 2자리 수로 나
타내었다.
서울시 관악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갱신 프로
세스를 적용한 결과, 전체 건물 객체 중 82.1%의 객체가 도형
정보 갱신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34.5%의 객체가 속성정보 
갱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물 
데이터 갱신 기법을 통해, 최소 17.9% 정도의 객체는 갱신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전수조사에 의해 전체 건물 객체를 갱
신하는 방법에 비해 갱신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한 건물 데이터 갱신 수행 결
과, 갱신 케이스 분류를 통해 부분 갱신 및 수시 갱신이 가능
하여 전수조사에 비해 갱신 작업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세계 건물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갱신 이력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였고, 이는 향후 건물의 변
화를 추적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 6. Overlay of digital topographic map and KAIS map 
before updating(white objects represent buildings on the 
digital topographic map, gray objects represent buildings 

on the KAIS map)

Fig. 7. Updating result of building layer of the digital 
topographic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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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객체 매칭 알고리듬의 고도화 및 갱신 케이스 분류식
의 고도화를 통해 갱신의 효율성과 분류 정확성을 향상시키
는 부분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속성
정보 갱신에 사용된 건물 용도 코드의 경우, 도로명주소 전자
지도의 건물 용도 코드가 수치지도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최
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지도의 기존 
건물 용도의 변동 사항만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의 건물 용도 정보와 융합하여 더 세분화 된 용도 코
드로 갱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건
물용도 정보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속성필드를 활용한 갱
신 프로세스 정립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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