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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navigation systems provide quick guide services, based on processing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and past traffic information by applying predictable pattern for traffic information. However, the current pattern 
for traffic information predicts traffic information by processing past information that it presents an inaccuracy 
problem in particular circumstances(accidents and weather). So, this study presented a more precise predictive 
traffic information system than historical traffic data first by analyzing route search data which the drivers ask 
in real time for the quickest way then by grasping traffic congestion levels of the route in which future drivers 
are supposed to locate. First results of this study, the congested route from Yang Jae to Mapo,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accuracy of the weighted value of speed of existing commonly congested road registered an error 
rate of 3km/h to 18km/h, however, after applying the real predictive traffic information of this study the error 
rate registered only 1km/h to 5km/h. Second, in terms of quality of route as compared to the existing route 
which allowed for an earlier arrival to the destination up to a maximum of 9 minutes and an average of up to 3 
minutes that the reliability of predictable results has been secured. Third, new method allows for the prediction 
of congested levels and deduces results of route searches that avoid possibly congested routes and to reflect 
accurate real-time data in comparison with existing route searches. Therefore, this study enabled not only the 
predictable gathering of information regarding traffic density through route searches, but it also made real-time 
quick route searches based on this mechanism that convinced that this new method will contribute to diffusing 
future traffic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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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내비게이션에서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과거의 교통정보를 가공하여 미래의 교통정보를 예측하는 패턴 교통
정보를 같이 활용하여 빠른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패턴 교통정보는 과거의 정보를 가공하
여 교통정보를 예측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유고, 날씨 등)에서는 예측이 정확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래서 본 연구에서는 빠른 길을 찾기 위해 실시간으로 운전자들이 요청하는 경로탐색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까운 미
래 운전자들이 위치할 도로의 교통 혼잡도를 미리 파악하여 패턴 교통정보 보다 정확한 예측 교통정보를 제시하였
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지역의 정체경로인 양재에서 마포간 차량속도 비교에서는 기존 상습정체 도로의 속도가중
치 정확도가 3km/h에서 18km/h의 오차율이 발생하였지만, 본 연구의 Real 예측 교통 정보를 적용한 결과는 1km/
h에서 5km/h의 오차율이 발생하였다. 둘째, 경로 품질에서 기존의 경로보다 최대 약 9분, 평균 약 3분 일찍 목적지
에 도착하여 예측 교통정보 결과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셋째, 기존의 경로탐색 결과 보다 혼잡도를 미리 예
측하여 혼잡이 발생할 도로에 대해 회피되는 경로탐색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경로탐색 
비교를 통해 교통량에 대한 예측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실시간 빠른 길 탐색이 가능하고, 향후 
교통 흐름을 분산 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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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년 우리나라의 가구 당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하면서 교
통체증 및 유가상승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각종 사회
적 비용이 불어나고 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 교통정보 수집 
차량과 해당 통신사 가입자의 이동정보를 파악해서 교통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몇몇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자체적
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수년간 축척된 교통정보를 이용
하여 막히지 않는 빠른 길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
다(Park et al., 2012). 
최근 출시되는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정보와 패턴 교통
정보를 혼용하여 탐색 길 경로를 안내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
고 있는데 실시간 교통정보는 현재 단말기에서 송신한 차량속
도를 교통정보에 가공 및 반영하여 경로탐색에 이용하는 방
법이며, 패턴 교통정보는 기존에 운전자들로부터 수집되어 있
는 해당도로의 지체나 정체 시간대 등 이미 누적된 정보를 서
버에서 추출하여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운전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는 지금 현재의 특정
구간의 교통정보가 아니라 운전자 자신이 그 특정구간을 통
과할 시간대의 정보로서 도로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데 있
어서 현 시점의 교통정보와 향후 예측되는 교통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예측 시간과 구간을 제공하기 위
한 차별화된 기능이라 할 수 있다(Han et al., 2003; Chol et 
al., 2009).  
그러나 패턴 교통정보는 과거의 교통정보를 가공하여 만
들어지는 교통정보이기 때문에 유고가 발생하거나 날씨, 행사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도착 예정시간의 오
차가 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과 같이 통신이 가능하고 
클라우드에서 경로탐색이 이루어지는 내비게이션이 많이 출
시됨에 따라 최신 경로탐색 알고리즘, 실시간 교통정보와 같
이 최신 기술 및 정보를 반영하여 빠른 길을 탐색해주고 있다
(Wang and Kim, 2013).
특히,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취득하는 시대가 됨으로
써 수요자들은 교통정보제공방식에 대해 개인맞춤형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Open API를 이용한 개방형 교통정보 기술
을 제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센터간 효율적 연계를 도
모하는 등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Lee, 2011; Lee and Nam, 
2012).
다시말해 수많은 운전자의 경로탐색이 클라우드에서 이
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운전자가 가까운 미래에 이

동할 목적지의 위치파악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래의 도로 교통 혼잡도를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
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는 대부
분 실시간 교통정보의 제공이나 알고리즘(Kim et al., 2012), 
TPEG 데이터 및 GPS 장치 활용(Park et al., 2012; Choi and 
Yang 2008),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예측 교통정보(Yoo 
and Jo, 2006), 경로 통행시간 및 차량 속도 추출(Lee, 2003; 
Hwang et al., 2012)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클라
우드 정보를 이용한 패턴 교통정보와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
의 비교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출
발은 먼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운전자들의 경로를 분석하여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로
탐색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숫자가 적으면 정확하지 않는 실시
간 예측 교통정보가 생성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한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의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써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의 경로탐색을 통해 현행 패턴 교통정보와의 정확성을 검증
하고, 향후 운전자가 클라우드 길 탐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운전자의 과거 이동경로를 database화하여 운전자가 향후 이
동하게 될 위치를 예측하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예측 교통정
보의 정확성을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운전자는 기존 패턴 교통정보를 이용한 빠른 
길 탐색보다 더 빠른 길 탐색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많은 운전자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수집 및 업데이트
가 가능한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를 통해 빠르고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도로로 안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효과
는 궁극적으로 교통분산의 효과를 증대시켜 교통체증에 의
한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는 물론 교통안내 및 교통정보의 중
요한 정보제공자로서 빠른 길 탐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경로탐색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거 
데이터를 가공한 예측 교통정보가 아닌 실시간으로 운전자
들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를 만들어 내
는 것이다.  
그래서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경로탐색의 검
증을 위해 Mappy with Daum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빠른 길 
탐색을 수행하였으며, 실시간 빠른 길 탐색에 필요한 교통정
보 데이터로 패턴 교통정보를 이용한 기존의 경로 결과와 실
시간 예측 교통정보를 적용한 본 연구의 경로 결과를 상호 비
교 하였다. 그리고 소요시간과 평균속도 등의 검증을 위해 교
통량의 변화가 심한 출퇴근시간에 상습정체구간(종로, 강남) 
지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출발지와 목적지로 설정하였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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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시간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같은 목적지까지 경로 이
탈 없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경로로 주행한 결과를 비
교하였다.

2. 연구설계

2.1 경로탐색 설계

A* 알고리즘은 196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탐색을 수행하
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알고리즘이며 다양한 종류의 문제
들을 해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알고리즘의 특징은 빠른 탐
색이 장점이나, 불규칙하고 복잡한 네트워크에서는 실패할 확
률이 높아지는 단점을 가진다(Ryu, 2013). 

A*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아직 조사하지 않은 노드들 중
에서 가장 유망한 노드를 조사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만일 그 
노드가 목표이면 알고리즘은 끝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상
태의 인접한 노드를 조사해 나가는 방법으로 Fig. 1은 A* 알
고리즘의 리스트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Oh and Park, 2013). 

A* 알고리즘은 출발지점에서 목표지점까지 가장 비용이 낮
은(보통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데, 계산식은 Eq. (1)과 같다.

  

 Ln
                                                       (1)

where, f(n) : the best route, g(n): the weight of the path 
from the starting vertex to vertex n, h(n): estimated path to 
the target weight from the vertex n

현재 위치에서 다음의 어떤 노드로 이동할 것인가를 결정

하는 방법은 현재 위치에 연결된 다음 노드가 여러 개일 경우, 
시작위치에서 다음 노드까지의 거리와 그 노드에서 목표까지
의 추정된 휴리스틱 값을 더한 f값들을 계산하여, f값이 가장 
작은 노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목표까지의 가장 짧은 경로
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f값이 가장 작은 노드들을 선택
하여 탐색을 수행하다 목표노드에 도착하면 탐색을 종료한다. 

Fig. 2와 같이 B에서 L까지의 도시가 있다고 가정을 할 경
우 각 도시와 해당 도시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각 도시의 위치
를 직선거리로 표시한 휴리스틱 값으로 사용된다.

 

먼저 B에서 C까지의 거리로서 140m이고, h는 B에서 C까
지의 직선거리를 휴리스틱값으로 사용된 것으로 253이다. 그
러므로 f = 140 + 253 = 393이 된다. 나머지 D, E의 f값은 각각 
447, 449로 나타나는데 이 중 f값이 현재까지의 거리와 현재
위치에서 목표까지의 거리가 가장 작게 되는 값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f값이 가장 작은 경로
를 따라 탐색을 수행하면 L까지의 가장 짧은 최단경로를 추
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따라 계산된 최단경로 탐색은 실시
간 또는 예측 교통정보 데이터를 생성 한 다음 개별 링크 및 
노드의 가중치를 설정한 후 최단경로 탐색을 이용하여 목적
지까지 가장 빠른 경로를 탐색하게 된다. 

Fig. 1. Status list of A* algorithm

Fig. 2. Route calculation in C to L with A*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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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로 가중치 반영 

실시간 교통정보(realtime traffic data)3), 패턴 교통정보
(historical traffic data)4), 예측 교통정보(predictive traffic 
data)5)에 대한 경로탐색 결과를 비교하기 이전에 교통정보 경
로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중치가 계산되어야 한다. 가중
치 계산에는 기본옵션 가중치계산, 부가옵션 가중치계산, 특
수 가중치 계산이 있으며, 이러한 가중치 유형에는 Fig. 3과 같
이 링크가중치, 노드가중치, 링크 간 가중치가 있다.

기본적으로 경로탐색은 통과하는 링크와 노드의 가중치
(Cost)를 더하여,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경로 가중치의 총 합
을 C(Rn)으로 했을 때, C(Rn)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선택한다. 

  

 Ln                                                       (2)

                                  
  

 Ln

where, C(Ln): link weights, C(Nn) : node weights, C(Rn): 
the sum of the path weights

Eq. (2)에서  C(Ln)은 링크 가중치, C(Nn)은 노드 가중치, 
C(Rn)은 경로 가중치의 합을 의미하고 여기서 링크 가중치의 
타입은 링크 길이, 차선수의 계수, 도로종별계수, 쾌속도계수, 
링크종별계수의 기본 가중치와 상습 정체구간, 사용자 학습
경로, 패턴 교통정보 등 서비스 가중치로 나뉘어 경로탐색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특수비용계산 중 링크 가중치의 서비스 가중치
에 사용자가 요청한 경로탐색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간대별 
진입 예정 차량 수의 데이터를 추가하였다. 실시간 예측 차량 
진입수와 Table 1의 차선수 계수(K), 그리고 Table 2의 도로
종별계수(S)를 연결한 가중치 연산으로 특정 링크의 도로교
통 혼잡도 및 예상속도를 시간대별로 예측하여 경로탐색 결
과에 반영하였다.

즉, Table 1의 K(n)인 상태인 편도 3차선 30km/h이상이며, 
Table 2의 S(f)인 준도시 고속도로 30km/h이상 균일상황에서 
경로탐색 결과 중 특정 링크 L(x)는 특정 시간 범위 대에 진입
가능성이 있는 차량 대수를 적용한 링크 예상 속도 가중치가 
반영되어 링크에 부여된다.

3)  실시간 교통정보 : 현재 단말기에서 송신한 차량속도를 교통정보에 가공 및 적용하여 경로탐색에 반영하는 방법
4)  패턴 교통정보 : 기존 운전자들이 주행한 도로의 지체나 정체 등에 관한 교통정보를 경로탐색에 반영하는 방법(동일 날짜, 동일 시간대의 교통 흐름 정보
를 반영하여 예측)

5)  예측 교통정보 : 현재 단말에서 송신한 차량속도 반영과 클라우드에서 각 차량의 경로탐색의 결과로 중첩되는 도로에 대한 차량 혼잡도(도로폭/가까운 미
래에 특정 도로에 대한 예상 차량진입대수)를 예측하여 반영하는 방법

Fig. 3. Cost type

Division Less than 
30km 

More than 
30km 

One round trip a narrow lanes a i
A narrow one-way lanes one b j
One round trip a wide lanes c k
A wide One-way lanes one d l

Two lanes each way e m
Three lanes each way f n
Four lane each way g o

More than five each way h p

Table 1. Lane count factor(K)

Table 2. Road type factor(S)

Division

Less than 30km More than 30km
Other 

than the 
uniform

Uniform
Other 

than the 
uniform

Uniform

Intercity 
highway a a b b
The city’s 
highway c c d d
Suburban 
highway e e f f

Toll road g g h h
National road i j
Major local 

road k i
County 

road(Gun) m n
County 

road(Myeon) o p
Other 

guidance road q r

Access road s t
Enroute ferry u v
Minute road w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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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계에 따른 분석방법

먼저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교통정보, 패턴 교통정보,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예측 교통정보 등의 데이터 생성을 실시하고 
각 노드와 링크의 가중치에 따라 A*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
각의 교통정보와의 비교를 실시하여 소요시간, 평균 속도 등
을 비교하였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CP를 통해 얻어진 교통상황을 분석 및 
가공하여 현재 시간 통행속도의 속도패턴을 분석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근
원지에서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에 기반을 두며,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근원지는 경찰청(중앙교통정보
센터)과 서울시(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에서 얻어진 교
통정보를 활용하였고 각각의 정보 갱신 주기는 5분, 1분단위
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패턴 교통정보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달리 실시간 교
통정보를 기초로 특정도로, 특정시간에 통행속도의 속도패턴
을 분석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이다. 이 패턴 교통정
보를 실시간 빠른 길 경로탐색에 사용하면 평일 출퇴근 시간, 
휴일 서울 근교에서 빠른 길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3. 교통정보 생성 및 탐색결과 비교

3.1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 데이터 생성

예측 차량 진입 수는 사용자가 경로탐색을 요청하는 시점
에서 실시간으로 서버에 반영되며, 경로의 각 링크마다 진입 
예정 시간에 맞게 서버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적용된다. Fig. 4
에서 출발지점 A부터 도착지점 G까지 차량 1의 경로탐색 결
과는 링크 a, b, c, d를 지나가며 a링크 진입은 18:00 ~ 18:29에 
차량이 진입 예정이며, b 링크는 18:30 ~ 19:00에 진입 예정이
다. 이렇게 진입 예정 링크인 a, b, c, d에 예측 차량 진입 대수 
정보인 1이 서버의 각 링크에 반영 된다.

Fig. 5는 출발지 A와 출발지 B에서 차량 1, 차량 2가 동
시에 경로탐색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다. A지점에서 요청한 
경로탐색 결과와 예측 차량 진입 대수는 Fig. 4와 동일하다. 
B지점에서 요청한 경로탐색 결과는 첫 번째 링크인 링크 e
를 제외하고 링크 b부터 18:30정도에 차량 1과 같은 경로의 
링크 b, c, d를 이동하여 도착지까지 주행하게 된다. 즉 A지
점에서 출발한 차량 1과 B지점에서 출발한 차량 2는 대부
분 동일한 경로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 진입 예정 링크
인 b, c, d에 예측 차량 진입 대수 정보는 2가 되어 서버에 
반영된다.

Fig. 6은 A, B, C 지역에서의 각 100대의 차량이 경로탐
색을 요청한 상황이다. 링크 c와 링크 d는 300대의 차량이 
동일한 도로위에 있게 되며, 편도 3차선의 도로위에 이 차
량들이 모두 주행 중이라면 정체되어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Fig. 7은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의 가중치를 경로탐색에 적
용하여 Fig. 6의 상황에 대한 예상 테스트 결과를 나타낸다. Fig. 4. Real predictive TI(1 request)

Fig. 6. Real predictive TI(multi request) 

Fig. 5. Real predictive TI(2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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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지점에서 요청한 경로탐색 결과는 기존과 다른 대안 경로
의 결과를 반영해준다. 기존 C지역에서 경로탐색결과는 링크 
f, g, c, d였으나,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 가중치를 반영한 C지
역에서의 경로탐색 결과는 링크 l, m, n, d가 될 것이다. 링크 d
가 A지역에서 경로탐색을 요청한 결과와 링크 중첩되어 200
대의 차량이 진입이 되어 일부 정체가 예상되지만, 다른 대안 
경로로 회피하는 것 보다 시간 및 거리에서 발생되는 가중치 
비용 합산이 최소 값으로 결정되어 일부 중첩구간이 발생되
도록 될 것이다.

3.2 빠른 길 탐색에 적용

Table 3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실시간 예측 교
통정보이다. Table 3에는 예시로 일반도로 한 지점, 고속도로 
한 지점을 표시 했으며 α는 현재 시간을 나타낸다. α(현재시
간)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 주행을 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
로 정보를 분석하여 만들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시간
부터 가까운 미래일수록 정확한 교통정보가 만들어지게 된
다. 속도는 패턴 교통정보와 같이 Link를 진입해서 진출하는 
동안의 평균 속도 값이며, 이 값을 이용하여 실시간 빠른 길 

탐색 시 링크에 속도에 해당하는 만큼 가중치를 부여하여 빠
른 길 탐색에 적용하게 된다.

Fig. 8은 Hyundai MnSoft의 Mappy with Daum 내비게이
션의 경로탐색을 요청하기 위해 교통정보 반영비율을 정하는 
부분이며 반영비율이 높을수록 교통정보를 많이 반영하여 
경로를 탐색하게 된다. 패턴 교통정보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
기 때문에 거리나 도로종별 가중치에 비해 낮은 가중치를 적
용하여 경로탐색을 하지만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는 클라우드
를 이용하는 경로탐색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많아질수록 정
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며 반영비율을 높여서 정확한 경로
탐색 요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만들어진 예측 교통정보 또는 실시간 교통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드·링크 가중치를 적용하여 앞에
서 언급한 A*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단경로 탐색을 수행하게 
된다.

3.3 실시간 빠른 길 탐색 결과 비교 

실제 과거의 패턴 데이터는 상습정체 구간인 종료, 강남 
등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루어 졌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체가 발생하기 30분 전의 시간대
부터 경로탐색 시 해당 구간의 도로 링크에 실시간 예측 교
통정보 데이터를 반영하여 30분 후인 실제 상습 정체가 도
출되었던 도로에 대해 회피되는 경로탐색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 혼잡도에 대한 분산 효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용도로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 9는 평일 출근시간인 08:00에 출발지를 서울 봉화산, 

Fig. 7. Route search by real predictive TI 

Fig. 8. Route search source code

Link Time(Minute) Speed 

Link 1
(General road)

α 28km/h
α+5 26km/h
α+10 25km/h
α+15 28km/h
α+20 32km/h

Link 2
(Highway)

α 68km/h
α+5 70km/h
α+10 72km/h
α+15 70km/h
α+20 71km/h

Table 3. Real predictive traff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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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를 서울 구로역으로 경로탐색 비교 화면이다. 패턴 교
통정보가 적용된 경로탐색은 정체구간인 종로, 광화문, 미
아를 통해서 목적지인 구로역까지 경로를 안내하고 있고, 실
시간 예측 교통정보가 적용된 경로탐색은 내부순환,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우회해서 목적지까지 안내해주고 있다. 

Table 4의 주행 테스트 결과에서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
를 적용한 내부순환을 우회하는 경로가 2분 빨리 목적지에 
도착 했고 패턴 교통정보를 이용한 경로는 최초 예측소요시
간이 9분의 오차가 발생했으나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는 3분
의 오차로 오차가 감소하였다.

Fig. 10은 평일 출근시간인 08:00에 출발지를 양재역, 목
적지를 마포역으로 경로탐색 비교 화면이다. 패턴 교통정보
가 적용된 경로탐색은 강변북로를 따라 목적지인 마포역까
지 경로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가 적용된 
경로탐색은 서울역, 남산을 우회해서 목적지까지 안내해주
고 있다. Table 4의 주행 테스트 결과에 실시간 예측 교통정
보를 적용한 서울역, 남산을 우회하는 경로가 3분 일찍 목
적지에 도착 했고 패턴 교통정보를 이용한 경로는 최초 예
측소요시간이 11분의 오차가 발생했으나 실시간 예측 교통
정보는 2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Table 4는 앞에서 언급한 주말을 제외한 평일 20일간 출
퇴근 시간에 주행 테스트 결과에 대한 평균 결과이며 패턴 Fig. 10. Route comparison

패턴 교통정보 Real 예측 교통정보

Fig. 9. Route comparison
패턴 교통정보 Real 예측 교통정보

Table 4. Drive result comparison 

Section Departure time Traffic data Prediction
run-time

Actual running
run-time

Route 
rebrowsing

number
Note

(Via section)

Yangjae station 
-

Mapo station

08:00
Historical 31 Min 42 Min 1 Gangbyeon 

expressway 

Real 41 Min 39 Min 0 Samgakji

18:00
Historical 48 Min 45 Min 3 Hannamdaegyo

Real 41 Min 42 Min 1 Dongjakdaegyo

Bonghwasan 
station

-
Guro station 

08:00
Historical 92 Min 83 Min 5 Jongno

Real 78 Min 81 Min 2 Inner ring road

18:00
Historical 79 Min 88 Min 2 Mapodaegyo

Real 75 Min 79 Min 2 Hangangdae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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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를 사용한 경로보다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를 사
용한 경로를 이용했을 때 도착 예정시간에 있어 5분 정도
의 차이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주행 중 경로 변경에 의한 
경로 재탐색이 발생하는 횟수가 패턴 교통정보를 이용했을 
때보다 적었으며, 이는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가 과거의 패
턴 데이터보다 실시간 교통정보와 유사하다는 의미로 해석
이 가능하다.

3.4 실시간 교통정보와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 비교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특정 시
간 같은 도로에서 실시간 교통정보, 패턴 교통정보,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를 비교 하였다. 실시간 교통 정보는 서울특
별시 교통정보센터(www.topis.seout.go.kr)에서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교통정보 및 ITS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
go.kr)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로 교통정보를 사용 했으
며 패턴 교통정보는 Hyundai Mnsoft에서 과거의 실시간 교
통정보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실시간 빠른 길 탐색에

서 미래 교통정보를 예측할 때 사용되어지는 패턴 교통정보
를 사용했다.

Table 5는 2015년 2월 한 달 동안 주말 오전 시간대(11:00)
의 실시간 교통정보, 패턴 교통정보,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
의 평균 속도를 비교한 자료이며, Table 6은 2015년 2월 한
달 동안 평일 출퇴근 시간대(08:00/18:00)의 평균 속도를 비
교한 자료이다.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는 각 테스트 지점을 기반으로 도착
예정 1시간 전으로 예측되는 출발지에서 경로탐색을 하여 
각 지점에서 20대의 차량이 출발한다는 가정으로 미래 교통
량을 파악하여 예측된 교통정보이다.  
위 결과로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가 패턴 교통정보에 비해 
실시간 교통정보에 더 근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교통체증이 심한 상황에서 더욱 실시간에 근접한 교통정보 
예측이 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는 클라
우드 경로탐색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많아질수록 더욱 실시
간에 가까운 교통정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Table 5. Weekend traffic information  

Section Realtime traffic data Historical traffic data Real predictive traffic

Gangnam Station - Baengbaeng Sageori 8km/h 11km/h 9km/h

Nagwon Arcade - Cheonggye 2-ga 9km/h 12km/h 10km/h

Chungjeongno Sageori - Mapo Station 32km/h 35km/h 30km/h

Hannam IC - Yangjae IC 50km/h 68km/h 55km/h

Table 6. Commute traffic information

Section Realtime traffic data Historical traffic data Real predictive traffic

Gangnam station
-

Baengbaeng Sageori

Attendance 5km/h 11km/h 9km/h

Leave work 6km/h 10km/h 7km/h

Nagwon Arcade
-

Cheonggye 2-ga

Attendance 6km/h 12km/h 10km/h

Leave work 5km/h 9km/h 9km/h

Chungjeongno 
Sageori 

-
Mapo station

Attendance 24km/h 18km/h 28km/h

Leave work 28km/h 20km/h 28km/h

Hannam IC
-

Yangjae IC

Attendance 32km/h 25km/h 28km/h

Leave work 25km/h 24km/h 20km/h



A Study on Predictive Traffic Information Using Cloud Route Search

295  

4. 결 론

본 연구는 기존 실시간 빠른 길 탐색에서 사용되는 패턴 교
통정보 데이터가 실제 다양한 교통 상황에 대한 예측 및 반영
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데이터가 아닌 
실시간 클라우드 경로 탐색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드는 교통정
보인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 설계 및 적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시간 예측 교통 정보의 검증은 양재에서 마포를 경로 탐
색하여 예측 교통정보를 반영하였으며, 기존 3km/h - 15km/h
의 오차율이 발생하던 도로의 속도 가중치를 1km/h - 5km/h
의 오차율로 개선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 주행으로 
실시간 반영에 대한 결과 검증 시, 기존 경로보다 최대 약 9분, 
평균 약 3분 일찍 도착하였다.
교통 혼잡도가 빈번한 출퇴근 시간대에 실제 상습 정체 구
간이 발생한 도로를 기반으로 경로탐색을 요청했을 때 혼잡
도가 심한 도로 링크를 회피하는 경로 탐색 결과를 도출 하였
으며, 실제 주행 시, 기존 경로보다 보다 정확한 도착 예정 시
간과 빠른 도착 시간을 반영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길 탐
색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경로를 분석하여 생성하기 때문
에 길 탐색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숫자가 적으면 정확하지 않
는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가 생성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탐색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수를 특
정 숫자로 예상하여 연구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비록 긍정적
인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차량 수, 주행경로, 분석시간대, 주행
회수 등 향후 다양한 사례와 경우의 수 등을 설정하여 보다 심
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를 이용한 경로탐색은 많
은 운전자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수집 및 업데이트가 
가능한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를 통해 빠르고 운전자가 적은 
도로로 안내하는 것이 가능하며 더 넓게는 교통 흐름의 제어
를 통한 교통체증에 의한 각종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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