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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Producing Infographics Using Tableau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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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디지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데이터시각화, 정보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에 각종 

언론매체 및 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조선닷컴, 한겨레 신문 온라인판 등에서 데이터 시각화 및 인

포그래픽을 선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영국의 가디언,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등에서 데이터 시각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시각화 분야는 아직까지 디자인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시각화 프로그램 중 Tableau Public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인포그래픽

을 제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au Public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였다. 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해 세계은행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전세계자동차보유율을 분석하여 두 가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고소득국가 

그룹에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울기는 감소추세를 보였고, 중위소득국가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둘

째, 기준기간에 비해 금융위기 기간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에 따른 전년대비 자동차보유율 증가율이 1.7배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Tableau Public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디자인 중심의 인포그래픽 제

작환경에서, 향후 데이터 중심의 인포그래픽 제작 설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데이터 중심의 인

포그래픽은 과학적 연구, 그리고 정책결정을 위한 도구로써 널리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인포그래픽, 빅데이터, 데이터 시각화, 타블로 퍼블릭, 정책결정

Abstract Recently, according to the increasingly populated data, many media and organizations focus on big data, 
data visualization, information visualization and infographics. Domestically, Chosun.com and Hankyoreh online have 
improved on the data visualization field and internationally, the Guardian, Wall Street Journal, and New York Times 
are the leading companies on that area. Until now, many people have recognized infographics as a design-oriented 
product in Korea. However, one of significant data visualization programs, Tableau Public, can visualize data more 
efficiently. In this paper, Data Visualization Methods Quadrant for Policy Making is defined, and data analysis and 
producing infographics are executed. As used data, World Bank open source was adopted and using the number of 
passenger cars per 1,000 people, two analysis results are extracted. First, in high income group, the more GNI per 
capita, the lesser Slope is represented and in mid income group, the more GNI per capita positively affects to Slope. 
Second, in the global finance crisis, the car ownership rate was about 1.7 times than the usual state in the global 
economy. Through the case stud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direction of producing infographics should be changed 
from design-oriented to data-oriented. Moreover, the data-oriented infographics should be propagated as means of 
scientific research and policy making. 

Keywords : Infographics, Big Data, Data Visualization, Tableau Public, Policy Making

1. 서   론

최근 빅데이터, 데이터 시각화, 정보 시각화, 또는 

인포그래픽이라는 단어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트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 Evans[4]는 브리태

니커 백과사전과 위키피디아의 비즈니스모델을 예로 

들며, 인터넷의 등장과 지식의 빠른 보급을 통하여 브

리태니커 백과사전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위키

피디아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대체하기에 이르렀

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0년대 초반에는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데이터(종이, 필름, 오디오 테이프)가 대중

적이었으나 2007년 이후 세계의 데이터양이 폭발적으

로 증가했으며, 디지털데이터(CD, DVD, 서버, PC 

storage)의 절반이상이 IP주소를 보유하여 다른 데이

터와 서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의 창작 및 분배 등 거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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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fographics Formats Quadrant[10] 

용의 하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과정 – 요구(require-

ments), 수집(collection), 분석(analysis), 생산(production), 

전파(distribution) – 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

었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

면 2010년에 생산된 정보만 하더라도 1,200 엑사바이

트(exabytes, 1018 bytes)에 이른다[2]. 폭발적으로 증가

한 데이터를 유의미한 형태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유통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산해야 한다. 

데이터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술은 더 이상 분리

된 과정이 아니며,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기술에 대한 수요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Flowingdata.com에 따르면, 정보를 시각화하는 도구

로 어떠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Excel, R, Tableau 등이 각각 31%, 21%, 6%로 1, 2, 

3위를 차지했다[13]. 또한, Market 데이터를 시각화하

는 도구로써 D3, Tableau 등이 소개 된 바 있다[9]. 

그 중 Tableau는 여타의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는 달리 스크립팅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drag-and-drop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인터넷판 한겨레 신문에서는 ‘자료로 본 

한국, 한국인’이라는 블로그를 통해 데이터 시각화를 

구현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는 Tableau를 통해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생활 등의 주제에 대한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을 제공하고 있다[6].

Cairo[2]는 데이터 시각화 복잡성이 독자들의 수준

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했으며, Laine-Hernandez 

and Särkkä[9]는 Market 데이터 시각화를 두 가지 관

점 – 과학적인 관점(scientific orientation), 보도중점의 

관점(journalistic orientation) – 으로 분류하였다. 전자

는 데이터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후자는 

데이터의 처리과정 및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다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시각화 및 인포그래픽

은 위 두 가지 관점 중 보도중점의 관점으로 주로 다루

어지고 있는 반면, 과학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은 부족

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 중심의 인포그래픽 제작환경을 개선하

고, 데이터 중심의 인포그래픽 제작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Tableau Public을 이용한 인포그래픽 제작사례

를 제시한다. 데이터 중심의 인포그래픽 제작 활성화

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다양

한 분야의 과학적인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빅데이터 시각화와 정보과정

2.1 빅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는 역사적으로 지

리적 시각화(geographic visualization)에서 출발하여 

주제도(thematic cartography), 통계 그래픽(statistical 

graphics)을 거쳐 발전되었다[7]. 데이터 시각화는 정보 

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 정보 그래픽(informa-

tion graphics), 인포그래픽(infographics), 정보 일러스

트레이션(information illustration) 등으로 사용되고 있

으나 현재까지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없으며, 정보과

학, 컴퓨터과학,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통계, 데이터 

마이닝, 지도학, 저널리즘 등의 광범위한 학문분야에

서 각기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9,11]. 

Cairo[2]는 독자의 역할이 수동적인지 또는 능동적인

지의 정도에 따라서 데이터 시각화를 구분했는데, 예

를들면, 인포그래픽의 경우에는 통계차트, 지도, 다이

어그램,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

인 반면, 정보 시각화는 수용자가 데이터에 대한 탐색

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시각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라고 정의했다[9]. 그러나 인포그래픽도 복잡화 정도

와 사용자 탐색 및 분석정도에 따라 정적 인포그래픽, 

모션 인포그래픽 그리고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으로 

나눌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까지는 데이터 시각화, 

정보 시각화, 정보 그래픽, 인포그래픽, 정보 일러스트

레이션 등을 단일화 된 척도로 구분하기는 어렵다[7]. 

Figure 1은 Lankow et al.[10]이 분류한 인포그래픽 형

식이다. 인포그래픽 4분면에 따르면 인포그래픽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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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Provisions of Communication Methods[10]

Methods Effects

appeal ･ engage a voluntary audience

comprehension
･ effectively provide knowledge that 

enable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information

retention ･ impart memorable knowledge

Table 2. The Order of the Objectives of Visualizations

in Different Application Areas[9]

App. 1st priority 2nd priority 3rd priority

scientific comprehension retention appeal

editorial appeal comprehension retention

marketing appeal retention comprehension

market 
data

comprehension appeal retention

Table 3. Approaches to Infographic Design[10]

Explorative Narrative

Characteristics

minimalist illustrative

only includes 
elements that 
represent data

design-focused

seeks to 
communicate 
information

seeks to appeal to 
viewer with 

engaging visuals

in the most clear, 
concise manner

informs and 
entertains

Applications

academic research publications

science blogs

business 
intelligence

content marketing

data analysis
sales and 

marketing materials

Table 4. Properties of Two Stories[11]

Author-driven Reader-driven

Linear ordering of scenes No prescribed ordering

Heavy messaging No messaging

No interactivity Free interactivity

data-orienteddesign-oriented

Active

Passive

Figure 2. Data Visualization Methods Quadrant for 

Producing Infographics

적, 모션, 그리고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특히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의 경우 업

데이트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 – hard-coded, 

dashboards, real-time – 로 분류된다.

Choi et al.[3]은 데이터 시각화를 정보 시각화, 과학

적 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으로 분류했다. Lankow et 

al.[10]은 시각화의 목적을 매력(appeal), 이해(comprehen-

sion), 기억(retention)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Laine- 

Hernandez and Särkkä[9]는 세 가지 목적의 우선순위

에 따라 과학(scientific), 신문논설(editorial), 마케팅

(marketing), 시장 데이터 (market data)의 4가지 각기 

다른 응용분야를 정의하였다.

Lankow et al.[10]은 인포그래픽 설계를 위한 두 가

지 관점 – 탐색적(explorative), 서술적(narrative) – 을 

제시했다. 탐색적 관점은 데이터에 중점을 둔 과학적

인 설계방법이며, 서술적 관점은 마케팅 등에 적합한 

디자인 중심의 설계방법이다. Segel and Heer[11]는 

서술적 시각화(narrative visualization) 설계방법을 작

가중심(author-driven) 시각화와 독자중심(reader-driven) 

시각화의 양극단의 속성으로 분류하고 대부분의 시각

화 기법은 그 가운데의 스펙트럼 사이에 존재한다고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한 데이터시각화 4분면을 Figure 2와 같이 제시하였

다. 4분면의 X축은 인포그래픽의 컨텐츠가 데이터 지

향적인지 또는 디자인 지향적인지를 나타내며, Y축은 

인포그래픽의 형식이 수동적인지 또는 능동적인지를 

나타낸다.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는 4가지의 인포그

래픽은 Kim[7]의 논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3사분면에 

제시되어 있는 인포그래픽은 2014년 대한민국 정부 

부처 업무보고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 인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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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이며, 이것은 디자인 지향적이며 정적인 형태의 

인포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다. 2사분면은 조선닷컴의 

‘우리나라를 휩쓴 역대 중․대형 태풍’이라는 제목의 인

포그래픽으로 디자인 지향적이나 일부 인터랙티브 인

포그래픽 기능을 제공한다. 4사분면은 영국의 가디언

지에서 제작한 아프가니스탄전쟁 관련 급조폭발물 폭

발 사건 인포그래픽으로 정적이나 그 컨텐츠는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사분면은 역시 

영국 가디언지에서 제작한 급조폭발물 폭발일지를 인

포그래픽으로 나타낸 것인데, 모션 인포그래픽 및 인

터랙티브 인포그래픽 기능을 제공하면서 또한 컨텐츠

적인 측면에서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인포그

래픽 제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빅데이터를 적절히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1사

분면에서 제시되고 있는 데이터 지향적이며 능동적인 

형식의 인포그래픽이다.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포그래픽 

제작 설계는 2, 3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서술식, 보도

적 관점의 인포그래픽이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의 인

포그래픽은 1, 4사분면에 제시된 인포그래픽과 같은 

탐색적이고, 과학적인 인포그래픽이며, 이는 다양한 

의사결정 시스템에 사용되거나, 과학적인 연구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2 정보과정

미 야전교범 ‘정보’에 따르면 ‘정보란 외국, 적대세

력 또는 잠재적 적대세력 및 조직, 작전지역 및 잠재적 

작전지역과 관련된 가용한 첩보의 수집, 처리, 통합, 

평가, 분석 그리고 해석 등으로 얻어진 생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과정은 ‘요구(requirements), 수

집(collection), 분석(analysis), 생산(production), 그리

고 전파(distribution)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정

의하고 있다[8]. 정보과정의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요구

단계이다. 정책결정자의 정보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보수집은 그 출처에 

따라 크게 5가지 – 영상정보, 신호정보, 계측 및 기호

정보, 인간정보, 공개출처정보 – 로 이루어진다. 정책

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

로로 수집된 첩보들이 처리되고 가공되어 생산, 전파

되어야 할 것이다. 

2.3 Tableau Public

Tableau는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

체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와 연구진이 데이터

를 일반인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VizQL (visual query language)을 개발한 것이 시초

가 되었다. Tableau는 다른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과 

같이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이 간단한 drag-and-drop으

로 데이터를 손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Tableau는 5가지 제품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Tableau Desktop, Tableau Server, Tableau Online, 

Tableau Reader 그리고 Tableau Public이다. 그 중 

Tableau Public은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배포할 수 있

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Baik and Cho[1]가 

‘인천/나리타 공항의 여객기 출․ 도착데이터를 이용한 

항공노선 분석 연구’에서 Tableau Public을 이용했다. 

항공네트워크 분석용 데이터 마트 설계를 위해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요구사항에 맞게 처리하여 

시각화 분석 및 해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항

공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데이터 마트를 개발

하였다.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소프

트웨어는 바로 Tableau Public이다. 최근 모든 영역에

서, 다루는 데이터의 크기가 방대해지고, 복잡한 테이

블 형식의 많은 통계치를 직관적으로 분석하고 해석

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시각화 도구가 필수적이

다. 위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항공노선 분석에서 

운항편수, 운항비중, 항공거리, 지연시각 등 다양한 속

성정보들을 Tableau Public을 통해 지리정보화 시켰

다. 또한 Tableau Public은 다양한 운항정보를 다차원 

분석환경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Tableau Public에 대한 

활용이 학계 전반에 걸쳐 활발하지 않은 반면, 해외의 

경우, 경영, 마케팅, 데이터시각화 등 다양한 분야에 

Tableau Public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간단한 데

이터 분석과 데이터시각화를 통해 Tableau Public이 

공공정책결정과 과학적 연구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

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3. Tableau Public을 이용한 연구사례

3.1 개 요

최근 도시 이동수단(urban mobility)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유럽의 경우, 인구의 60%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한다. 한편, 초대형 도시에는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몇몇 도시에서는 사람

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하철 등 공공 

교통수단을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의 수도

인 헬싱키에서는 승용차로부터 유발되는 많은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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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ar Ownership Rate (South Korea and the 

U.S.) Produced by Tableau Public

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공공 교통시스템을 

향상시키기로 했다[5]. 이러한 사업의 이상적인 목적

은 누구도 차를 가지지 않고 불편함이 없이 도시에서 

교통수단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핀란드의 자

가용 보유율은 인구 1,000명당 약 475명으로 매우 높

은 수준이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자동차 보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몇몇 선진국에서는 인구고령화

가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는 반면, 자동차 보유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고 했다[12]. 그러나 몇몇 선진국, 노르웨이, 영국, 미

국의 경우 젊은 연령층에서는 자동차 보유율이 감소

하고 있으며, 중년층에서는 독일과 미국에서만 자동

차 보유율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12]. 위 연구결

과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은 국가의 경제적인 수

준과 자동차 보유 및 사용경향의 상관관계가 점점 약

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은 환경 친화적인 정책 시행을 계획하

고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통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수준별 자

동차 보유율의 변화추세 및 경제상황에 따른 자동차 

보유율의 차이를 연구하여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시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계획과 실행을 결

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Tableau Public을 이용한 데이

터 분석 및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정책결정자들이 빅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3.2 연구방법 및 데이터

자동차 보유율은 인구 1,000명당 보유한 승용차의 

대수를 말한다. 자동차 보유율은 세계은행(World Bank)

이 인터넷에 공개 데이터로 제공한 것을 사용했다. 그 

자료에는 200여개 국가의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동차 보유율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최빈국을 제외

한 후, 12개년도의 자료 중 10개년도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79개의 국가만을 대상 데이터에 포함

시켰다.

첫째, 79개 국가의 12개년 자동차 보유율을 선형 회

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추세선의 기울기를 구하였

다. 한국의 경우, 기울기는 9.5876이 구해졌으며, 이것

은 매년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약 9.5876

대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3는 Tableau 

Public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 보

유율 및 선형 회귀분석 결과 추세선을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탭은 한국, 미국, 그리고 한국 및 미국의 자동

차 보유율을 나타낸다.

둘째, 79개국의 기울기를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분

석하였다. 4개 그룹은 최빈국을 제외하고 OECD국가, 

OECD가 아닌 고소득 국가, 중상위소득국가, 중하위

소득국가로 나누었다. 이러한 국가별 소득분류자료는 

세계은행 데이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위소득국가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약 1,000~5,000 

달러이다. 

셋째, 경제상황과 자동차보유율과의 관계를 연구하

기 위하여, 특정기간 자동차보유율의 변화율을 분석

했다. 이를 위해 두 기간을 선정했는데 기준기간은 

2000-2001년이고, 다른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

기가 있었던 2007-2008년이다. 두 기간의 자동차 보유

율 누락데이터로 인해 79개국 중 65개국만 표본국가

로 선정하였다. 

3.3 연구결과

본 절에서는 Tableau Public을 이용하여 인포그래픽

을 제작하고, 기울기 분석, 특정기간 자동차보유율의 

변화율을 분석한 후, 이러한 인포그래픽들이 데이터 

시각화 4분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유

용성을 연구할 것이다.

3.3.1 Tableau Public을 이용한 기울기 분석

총 79개 국가의 경제규모별 자동차보유율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X축은 2005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이며, Y축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

년의 자동차보유율을 선형 회귀분석하여 구한 기울기

이다. 전체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과 기울기는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한편 79개의 국가를 고소득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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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lope to GNI per capita: 79 Countries

Figure 5. Slope to GNI per capita: High Income 

Countries

Figure 6. Slope to GNI per capita: Middle Income 

Countries

Table 5. Statistics from Figure 5 and 6

Group X-coefficient P-value

High Income 
Countries

-0.0001 0.0047

Middle Income 
Countries

0.0008 0.0367

Figure 7. Changes in Car Ownership Rate: 2000-2001

Figure 8. Changes in Car Ownership Rate: 2007-2008

중위소득국가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각각 Figure 5와 

6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각의 기울기는 서로 다른 부

호를 나타낸다. 즉 고소득국가에서는 소득이 높을수

록 기울기의 크기가 작아지지만, 중위소득국가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기울기의 크기도 커진다. 이것은 고

소득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반대로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동차보유율의 증가율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Table 5는 Figure 5와 6의 X축 계수 및 P값

을 나타낸 것이다. P값이 0.05 이하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3.3.2 Tableau Public을 이용한 특정기간 자동차 보

유율 변화율 분석

두 기간 동안 총 65개 국가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1인당 국민총소득과 자동차보유율의 변화율, 두 변수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Figure 7에서 X축은 전년

대비 2001년의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며, Y축은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의 자동차 보유율의 변화율

을 나타낸다. 즉 Figure 7은 각국 기준기간(2000-2001)

의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과 자동차보유율의 변화

율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Figure 8은 금융위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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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atistics from Figure 7 and 8

Period X-coefficient P-value

2000-2001 0.2840 0.0299

2007-2008 0.4834 P-value < 0.0001

Table 7. Contents of EXCEL Data

Column Contents

A Country Name

B GNI per capita 

C Slope

D Region

E Income Group

Figure 9. Slope to GNI per capita: Geographical Visualization of 79 Countries

(2007-2008)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과 자동차보유

율의 변화율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Figure 7과 8

에서 X축 계수는 각각 0.2840과 0.4834이다. 2008년

이 금융위기 시기임을 고려할 때, 2007-2008년에 자동

차보유율의 변화율이 기준기간보다 약 1.7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자동차 보유율 

또는 자동차 구매율이 금융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다고 예측 할 수 있다. 

3.3.3 Tableau Public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3장에서는 Tableau Public을 이용한 연구사례를 들

었다. Tableau Public은 Figure 3~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scatter plot 및 선형회귀분석 등 간단한 통계분석 

기능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자동적으로 지도에 표시하고,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을 생성해준다. Table 7는 세계은행 데이터로부터 편

집한 데이터 구조로써 A열의 Country Name과 D열의 

Region은 각각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Figure 4와 

Figure 9은 같은 EXCEL 데이터에서 생성된 인포그래

픽이다. Figure 4의 경우에도 Income Group을 필터링

해서 그룹별 추세선 분석을 통해 결과값을 얻을 수 

있고, Figure 9과 같은 경우에도 총 7개의 지역을 필터

링해서 데이터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Figure 9을 

확인해보면, 기울기 값이 음수인 국가(적색계열: 미국, 

영국, 뉴질랜드)를 시각적으로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다. 

Tableau Public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기존 상용프로그램에 비해 인터

랙티브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다. EXCEL과 같은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고정된 그래픽으로 생산하기에 

유용했지만 Tableau Public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그룹

화하고 사용자가 원하는데로 간단한 클릭으로 그룹별 

결과값을 제공한다. 또한 제작된 인포그래픽은 웹으

로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는 등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디자인 중심의 인포그래픽 제작에서 데

이터 중심의 인포그래픽 제작이 가능하다. 즉 Tableau 

Public은 과학적 연구방법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우

리나라에 대중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인포그래픽은 디

자인 중점의 인포그래픽이 대부분이며, 데이터 중심

의 인포그래픽 제작을 하더라도 보도 중심의 인포그

래픽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Tableau Public을 이용

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손쉽게 시각화할 수 있으며, 특

히 지리적 공간과 관련된 데이터일 경우 OpenStreetMap

을 통해 인포그래픽 제작이 가능하여, 정책결정자들

에게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Tableau Public에서

는 “country”, “state”와 같은 지리공간과 관련된 필드

값을 자동적으로 인식하여 지도로 나타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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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ar Ownership Rate (2011)

셋째, 프로그래밍이 필요없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통계 및 시각화 프로그램인 R 등은 프로그

래밍이 필요한데 비해, Tableau Public은 drag-and-drop

만으로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시각화 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종류의 인포그래픽 제작이 가능하다. 

Figure 10은 2011년의 전 세계 자동차 보유율을 인포

그래픽으로 제작한 것이다. 각각 Polygon과 Bubble 형

태로 제작하였는데, 면적에 따라 각국의 자동차 보유

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아래 Bubble 형태의 

경우, 오른쪽에 scale bar를 넣어 사용자가 자동차 보

유율의 크기에 따라 필터링하여 나타낼 수 있는 인터

랙티브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Figure 10은 

dashboard 형태로 제작하여 웹 게시 후 자유롭게 공유

가 가능하다. 

3장에서 살펴본 인포그래픽을 데이터 시각화 4분면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살펴보면 주로 X축의 위 방향 

또는 Y축의 오른쪽 방향, 즉 active 및 data-oriented 

성향을 띤다.

4. 결   론

최근 디지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데이터 시각화, 정보 시각화, 인포그래픽이

라는 단어가 급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언론 매체 

및 정부기관 등에서 데이터 시각화 및 인포그래픽 사

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조선닷컴, 한겨

레 신문 온라인판 등에서 다수의 인포그래픽을 선보

이고 있으며, 특히 한겨레 신문은 2014년부터 Tableau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를 보여주고 있

다. 외국에서는 영국의 가디언,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즈 등이 인포그래픽을 선도적으로 생산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인포그래픽은 주로 보도적인 관점

에서 생산된 인포그래픽이며, 수많은 데이터를 시각

적으로 재생산해놓은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포그래픽에 대한 논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 시각

화 및 인포그래픽 설계를 위해 데이터 시각화 4분면을 

Figure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데이터 시각화 4분면의 

한 축은 컨텐츠의 지향방향이며, 다른 한 축은 데이터 

시각화 포맷 형태이다. 컨텐츠 지향방향은 design-ori-

ented와 data-oriented를 양 극단으로 하며, 데이터 시

각화 포맷 형태는 passive와 active를 양 극단으로 하

여, 모든 인포그래픽은 그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특히 3장에서는 Tableau Public을 이용한 연구를 실

시하였다.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오픈데이터를 바탕

으로 전세계 자동차보유율을 조사하여 자동차보유율 

증가추세를 각 국가별 소득수준, 1인당 국민 총소득 

증가율, 특정 기간별 그리고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12년 동안 각 국가의 자동차보유율 기울기는 

고소득국가 그룹에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증가할

수록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중위소득국가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특정기간 중,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에 따른 전년대비 자동차보유율 증가율은 기준

기간(2000-2001) 대비 금융위기기간(2007-2008)에 1.7

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각국 정책결

정자들이 경제․환경․교통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포그래픽이 널리 이용되고 있

지만, 데이터 시각화 4분면에서 분석해보면, 주로 디

자인 중심의 인포그래픽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데이터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정책결정자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이고 

또한 분석적인 인포그래픽 사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미적으로 훌륭한 인포그래픽보다는 데이터 중

심의 인포그래픽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Tableau 

Public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기초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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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제시하였다. 향후 좀 더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초로, Tableau Public을 사용한 데이터 시

각화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포그래

픽이 정책결정자의 분석과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도 발전되어야 한다.

인포그래픽 사용에는 보도, 홍보 뿐만 아니라, 과학

적 연구, 그리고 정책결정을 위한 도구로써 인포그래

픽이 널리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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