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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LBSNS)를 이용한 

POI 정보 강화 방안
Enrichment of POI information based on LB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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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int of interest (POI) of the city is a special place that has what importance to the user. For 

example, it is such landmark, restaurants, museums, hotels, and theaters. Because of its role in the 
social and economic life of us, these have attracted a lot of interest in location-based applications 
such as social networks and online map. However, while it can easily be obtained through the 
Web, the basic information of POI such as geographic location, another effort is required to obtain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Wi-Fi, accepting credit cards, opening hours, romper room and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other users. To solve these problems, a new method for correcting 
position error is required to link location-based social network service (LBSNS) data and POIs. This 
paper attempts to propose a position error correction method of POI and LBSNS data to enrich 
POI information from the vast information that is accumulated in LBSNS. Through this study, we 
can overcome the limitation of individual POI information via the information fusion method of 
LBSNS and POI, and we have discovered the possibility to be able t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which users need. As a result, we expect to be able to collect a variety of POI 
information quickly.

Keywords: POI, Location Based Social Network Service, Information Enrichment, String Similarity

1. 서  론

POI (Point of Interest) 데이터는 위치와 다양한 속

성 정보를 포함하는 점(point) 타입의 공간적 객체로

서 일반적으로 병원, 은행, 주유소, 편의점 등 주로 생

활편의 시설과 관련된 관심 지점 정보를 의미한다.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강남역에서 

근처 중국 음식점은?” 등의 질의는 웹 또는 모바일 지

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가장 빈번하게 활용

하는 패턴이며, POI 데이터는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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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핵심 공간 데이터이다. 현재 POI 데이터는 

지도 제작, 내비게이션 업체 등 주로 민간 부문에서 구

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넓은 범위에 걸쳐 

방대하게 분포하는 특성으로 인해 초기 구축뿐만 아

니라 지속적인 갱신에도 많은 노동과 비용이 투입되

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최근 공간정보 데이터 

취득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도로, 건물 등의 지

형/지물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하여 구축이 가능해 졌으나, POI 구축에 있어서는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구축 프로세스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POI 데이터는 현실 세계의 위치 또는 장소를 표현

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양과 개별 POI가 갖는 속성 

정보의 풍부함이 서비스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

인이 된다(Braun et al., 2007). 일반적으로 POI 데이

터의 구축은 현장조사에 의한 실사취득방법을 활용하

며, 웹, 문헌 등 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부가적인 정보

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Oh, S., 2006).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은 가장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는 하나 전 국토에 걸쳐 분포하는 POI 데이터를 전수

조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

점으로 최근에는 사용자들에 의해 구축된 VGI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데이터를 활

용하여 POI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Ahern et al., 2007; Chen et al., 

2018; Jossé, et al., 2017; Mummidi and Krumm, 

2008; Zhu and Zhou, 2009).

이와 같이 풍부한 POI 데이터 구축을 위한 연구는 

다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각 POI 데이터 속

성의 풍부함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

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POI데이터는 위치, 주소, 전

화번호 등 제한적인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

어 서울에서 일요일에 영업을 하며, 놀이방이 있는 음

식점을 검색할 경우, 사용자는 직접 전화를 하여 문의

를 하거나 또는 기사,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하여 재검

Figure 1. Attribute information from LBSNS data 
Source: Foursquare.com.

색하고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상세

하고 고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POI 데이터의 필요

성은 모바일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이 보편화될수록 지

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POI 데이터의 양적인 구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한 속성 정보의 풍부

함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

으며, 이를 위해 기 구축된 POI 데이터와 위치기반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location-based social network 

service, LBSNS)를 통하여 구축된 방대한 장소의 정

보 융합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LBSNS는 위치기반

서비스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로 

사용자들이 특정 장소를 방문하고 그 장소에 대한 위

치, 영업시간, 메뉴 등 사실적인 정보와 다양한 경험 

및 후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

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Figure 1). 이와 같이 LBSNS

를 연계하면 위치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전화 번호 외

에 와이파이 가능 여부, 신용카드 가능 여부, 놀이방 

운영 여부, 평점 및 평가, 총 방문자 수, 이용후기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로부터 축적된 고급 정보들의 취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LBSNS에 등록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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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자유

롭게 기술된 정보로 기기의 위치오차와 오타 및 비정

형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즉 Figure 2에서 보는 것

과 같이 정밀하게 기 구축된 POI와 달리 LBSNS에 등

록된 장소 정보는 다양한 위치오차와 명칭으로 표현

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POI와 LBSNS 사이의 정합쌍을 탐색

하기 위한 위치 및 명칭 유사도 측정방법과 그 임계값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LBSNS에 기록되어 있는 장소 정보를 활용하여 이

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POI 정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1) 상호간 동일한 장소로 판단할 수 있는 임계 반경

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반경이 증가할수록 비교 대상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원 및 연산 시간 

증가 문제

2) POI 명칭과 LBSNS 데이터의 명칭 간의 틀린 맞

춤법 및 정확하지 않은 외래어 표기로 인한 명칭 혼동 

문제

Figure 3. Conceptual model of proposed method.

POI 명칭과 LBSNS의 매칭은 각 데이터베이스에 있

는 두 개의 테이블의 레코드가 얼마나 유사한가의 문

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데이터집합의 

장소 간의 공간적 유사성 과 명칭 유사성을 기반으로 

두 데이터 집합 간의 동일 여부 판단 방법을 제안한다. 

Figure 3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 모델로 기 구

축된 POI를 기준으로 LBSNS에 등록된 장소의 위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임계 반경을 설정하고, 

임계 반경 내에 존재하는 장소 명칭과 기 구축된 POI

의 명칭 간 유사도를 Table 1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융

합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한 처리 과정

은 Figure 4와 같다.

2.1. 매칭 후보 POI 선정을 위한 반경 임계치

본 연구에서 기 구축된 POI는 웹지도, 내비게이션 

등의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POI를 말하며 이들은 일반

적으로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구축되기 때문에 비교

적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갖는다. 이에 반해 LBSNS 데

이터는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위치로 서비스를 위하

여 정밀하게 구축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Figure 2. Positional discrepancies of a POI and 
its corresponding LBSN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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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orkflow of this study.

Names in POI 
data

Names in 
LBSNS data

String 
similarities(%)

커피숍  커피샵 83.3

회집  횟집 75

존슨즈  죤슨즈 83.3

주스  쥬스 75

파이팅  화이팅 66.7

후라이팬  프라이팬 75

라이언스  라이온스 75

마포참숯불갈비 마포숯불갈비 85.7

신의주찹쌀순대 신의주찹살순대 85.7

사월에보리밥 사월에보리밥 강남점 66.7

Table 1. Typographical errors between corres-
ponding POI and LBSNS data, and their string
similarities

큰 위치오차를 갖는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비록 위치

오차를 갖는다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 대해서는 

Figure 2와 같이 어느 정도 공간적 유사성을 나타낸

다. 따라서 기 구축된 POI의 위치를 중심으로 이와 동

일한 POI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임계 반경이 설정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LBSNS 데이터의 

위치 오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고르게 분

포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갖으며 오입력이 거의 없

는 전철역 POI와 전철역 LBSNS 데이터를 활용한다.

임계 반경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전체 명칭쌍 중 

정확하게 일치하는 명칭쌍의 개수를 이용하여 결정한

다. 전체 293개의 전철역 POI 데이터 집합과 실험에 

사용한 전철역 체크인 장소 명칭는 14개(Table 2)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포함하여, 실제로 사용자들의 체

크인 활동에서 전철역과 관련된 명칭의 혼동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정된 명칭쌍을 대

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10m 간격으로 반경을 확장해

가며 포함된 명칭쌍의 수를 분석하여 그 수가 급격이 

줄어드는 거리를 임계 반경으로 설정한다.

2.2. POI 명칭 유사도 필터링

임계 반경 안에서 LBSNS 데이터들은 동일한 장소

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과정에서 사용자의 의도 및 실

수에 의한 오타로 서로 다른 명칭으로 구축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간에 동일한 장소임을 판별하기 

위하여 명칭 유사도로써 필터링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Levenshtein 알고리즘을 적용

하였다. 

Levenshtein 알고리즘은 Levenshtein Distance, 

Damerau-Levenshtein Distance, Edit distance 등

으로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으로, 두 문자열의 비슷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알고리즘이다

(Lcvenshtcin, 1966). 이 알고리즘은 비교하고자 하는 

원 문자열을 S, 대상을 T라고 할 때, 수정 연산을 통하

여 이 두 문자열을 같게 만드는 과정이며 이때 수정되

는 연산은 삽입(insertion), 삭제(deletion), 치환

(substitution)이며, 수정 횟수를 거리(edit distance)

라 한다. 예를 들어, 문자열 S가 “keyboard”이고, 문자

열 T도 “keyboard”라면 거리는 0이 되며, 문자열 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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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baarde”인 경우를 본다면 문자열 가장 앞에 ‘k’를 

삽입, ‘a’를 ‘o’로 치환, ‘e’의 삭제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 거리는 3이 된다.

Table 1은 동일한 POI에 대해서 기 구축된 POI 명

칭과 LBSNS 데이터의 명칭 간에 Levenshtein 알고

리즘에 의한 명칭 유사도 측정 예시를 나타낸다. 

Table 1의 예시는 비록 서로 명칭이 다르게 표현되었

지만 유사도가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Table 3의 ‘마포참숯불갈비’를 중심으

로 반경에 포함된 모든 LBSNS 데이터의 명칭들 간에 

유사도를 보여주는 표를 보면 ‘마포숯불갈비’와 ‘마포

숫불갈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심 장소들은 유사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마포숯불갈비’와 ‘마포숫

불갈비’는 POI의 ‘마포참숯불갈비’와 동일한 장소로 

의도하여 등록된 관심장소로 판단할 수 있으며 나머

지는 다른 장소로 판단할 수 있다. 

3. 실험 및 결과 

LBSNS 데이터와 POI 정보를 융합하기 위한 연관 

관계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공간적 연산 범위 

설정을 위한 임계 반경을 산출하고, 다음으로 입력 문

자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문자열 유사도 임계값을 계

Names in POI 
data

Names in 
LBSNS data

String 
similarities(%)

마포참숯불갈비

마포숯불갈비 85.7

마포숫불갈비 71.4

마포숯불 57.1

유가네 0

세븐일레븐 0

엉클스 0

하이트광장 0

앵콜노래방 0

맥주창고 0

CU 0

Table 3. Candidate LBSNS data and their string 
similarities for one POI data

산한다. 실험을 위한 데이터로는 서울시의 POI 

264,334개와 LBSNS 데이터 404,498개 중에서 임계 

반경을 산출하기 위한 실험을 위해 서울시의 지리적 

범위 내의 279개 전철역 POI와 19,709개의 LBSNS 데

이터를 사용하였고, 임계 문자열 유사도 결정을 위해 

사용자들의 LBSNS 데이터가 가장 많은 강남역 주변

의 279개의 POI와 주변 19,682개의 LBSNS를 사용하

였다.

Station name of POI Station names of check-in

강남역 강남역 (Gangnam Stn.), 강남역 6번, 강남역 6번출구 IBK

서울역 서울역 (Seoul Station), 서울역 (Seoul Sta. Gyeongui Line), 서울역 공항철도 (Seoul Sta.)

암사역 암사역, 암사역 사거리

신촌역 신촌역, 신촌역 (Sinchon Sta.), 

서대문역 서대문역, Seodaemun Station

영등포역 영등포역, Yeongdeunpo train station

홍대입구역 홍대입구역 (Hongik Univ. Sta.), 홍대입구역 (Hongik Univ. Stn.)

학여울역 학여울역 (Hangnyeoul Sta.), 학여울역 사거리

건대입구역 건대입구역, 2호선건대입구역

.

.

.

.

.

.

Table 2. Different names in LBSNS data for the same P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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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계 반경 결정

POI와 LBSNS 데이터 간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칭 유사도 계산 과정은 대상 명칭쌍의 크기가 

클수록 컴퓨팅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

에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의 분석을 통한 최적의 임계 

반경 결정이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 POI와 LBSNS 데

이터의 위치 오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골

고루 분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명칭 혼동이 없는 전

철역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POI 데이터의 

필터링은 ‘교통편의>>교통시설>>지하철역’ 범주에 속

하는 POI 데이터를 선택하였고, LBSNS 데이터의 필

터링은 LBSNS에서 제공하는 범주 중 ‘Travel & 

Transport’, ‘Subway’, ‘Travel & Transport’, ‘Train 

Station’, ‘Light Rail’ 에 속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Figure 5는 임계 반경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 지역과 

데이터를 보여준다. 적색으로 표시된 십자가 모양은 

정확한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전철역 POI 위치 데이터

이고, 초록색 삼각형은 사용자들에 의해 생성된 

LBSNS의 전철역 데이터를 나타낸다.

전철역의 해당 범주에 속하는 데이터 집합으로 279

개의 전철역 POI 명칭과 19,709개의 LBSNS 데이터 

명칭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POI를 중심으로 2 km 거

리 이내에 있는 LBSNS와 195,815개의 명칭쌍이 생성

되었다. 

Figure 6는 반경이 증가할수록 연산 대상인 명칭쌍

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기준이 되는 

POI로부터 지리적 반경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포함되는 명칭쌍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즉, 기준

이 되는 POI의 명칭과 주변의 LBSNS 데이터 명칭의 

유사도 연산 횟수와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 명칭의 일

치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전철역 POI로부터 주변 전

철역 LBSNS의 거리별 연산 횟수 실험에서는 명칭쌍

의 약 90%가 POI 위치로부터 반경 600 m(35,193회 

Figure 5. Map of study area to estimate radius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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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이내에, 약 95%가 반경 1 km(78,027회 연산), 

약 98%가 1.3 km(115,196회 연산) 이내에 그리고 1.8 

km 이내에 체크인 장소 99.9%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임계 반경을 구하기 위한 실험으로 POI 위치로부터

의 거리 증가에 따른 정확하게 일치하는 명칭쌍의 변

화량을 산출하였고, 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 

m 이후로 일치하는 명칭쌍 개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한 최적의 임

계 반경은 전체 명칭쌍 대상 중 일치하는 명칭쌍에 대

해 약 95%의 매칭 성공률을 얻을 있는 반경 500 m를 

선정하였다.

3.2 임계 문자열 유사도 설정

LBSNS 데이터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불특

정 다수의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구축된다. 따라

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점포나 위치라 할

지라도 상이한 명칭이 부여된 별도의 객체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모바일 단말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사용자의 오타 및 외래어 또는 차용어를 사용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기의 혼돈이 복합적으로 발

생한 결과이다. Figure 8은 임계 문자열 유사도를 결

정하기 위한 실험 지역과 데이터를 보여주고, Table 4

는 이러한 단어와 제안된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명칭 

유사도를 보여준다. Figure 8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십

자가 모양은 정확한 좌표를 가지고 있는 강남역 주변 

POI 위치 데이터이고, 초록색 삼각형은 사용자들에 

의해 생성된 강남역 주변 LBSNS 데이터를 나타낸다. 

임계 문자열 유사도 결정을 위하여 사용자들의 체크

인 수가 가장 많은 강남역 주변의 279개의 POI와 주변 

19,682개의 LBSN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Table 4는 명칭 유사도의 임계값을 결정하기 위하

여 Figure 8 지역에서 선정한 7개 POI와 각각 측정된 

유사도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 

LBSNS의 명칭들을 보여준다. Levenshtein 알고리즘

으로 측정된 유사도는 POI의 명칭 중 어느 정도가 

LBSNS의 명칭에 유사하게 포함되어있는가를 기준으

로 유사도가 측정된다. 따라서 ‘던킨도너츠’의 경우 

‘반포점’ 또는 ‘DUNKIN' DONUTS’이라는 문자열이 

LBSNS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던킨도너츠’라

는 문자열이 LBSNS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으면 유사

Figure 6. Number of operation by distance. Figure 7. Distance distribution of the check-in 
name and POI name matches(Station name).

Figure 8. Map of study area for setting of 
threshold string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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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100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가쓰라’, ‘사보

텐’ 또는 ‘파리바게뜨’와 같이 표기상의 차이가 작은 

경우에는 완만한 유사도 변화를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은 명칭 사이에서는 유사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결

과를 반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규분포를 가

정하는 일반적인 임계값 추정 기법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통계학 분야에서 임계

값 결정에 사용되고 있는 Box-Whisker plot 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기법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 

자료의 극단값, 즉 임계값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자료 

분포의 제1사분위와 제3사분위인 Q1, Q3 를 양 끝으

로 하는 상자를 가정한다. 이 때 Q1, Q3의 차이를 R이

라고 정의한다면 Q1과 Q3로부터 좌우로 ±1.5R 지점

을 극단값(outlier), 즉 임계값으로 가정하게 된다. 

Table 5의 자료에 LBSNS의 명칭의 빈도를 고려하여 

이 기법에 적용하면 Figure 9와 같이 Q1과 Q3이 각각 

100(%)와 80(%)이므로 50(%)가 임계값으로 결정

된다.

이렇게 결정된 임계 반경과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Table 5과 같이 4개의 POI를 대상으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였다. 임계 반경 500m와 임계 유사도 

50%를 적용한 결과 정확도는 80% (8/10)였다. 2개의 

잘못된 탐색은 모두 스타벅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

는 POI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스타’라는 문구가 주변 

건물이나 점포의 명칭에 많이 사용됨으로써 문자열 

유사도가 50%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앞의 과

정을 통하여 50%라는 유사도가 얻어졌지만 만약 POI

나 LBSNS의 명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 존

재할 경우 이 유사도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문제는 Table 4에서 ‘떡볶이’나 ‘coffee’라는 문구

는 유사 업종의 점포명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50%라는 유사도 임계값을 적용할 경우 유사 업종의 

다른 점포의 명칭이 정합될 수 있는 점에서 역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떡볶이’나 

‘coffee’와 같이 고유명사의 성격이 아닌 일반명사의 

성격을 가지는 문구를 제외하고 명칭의 문자열 유사

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Names in POI 
data

Names in LBSNS 
data

String 
similarities(%)

가쓰라

가쓰라 100

가츠라 67

가스라 67

빕스
빕스 100

VIPS 0

사보텐
사보텐 100

샤보텐 66.7

스무드킹
스무드킹 100

스무디킹 75

죠스떡볶이

죠스떡볶이 100

죠스떡복이 80

조스떡복이 60

킴리떡볶이

킴리떡볶이 100

킴리떡복이 80

김리떡복이 60

COFFEE

Coffee 100

Coffeenie 67

Coffine 71

Coffeacoffee 50

Table 4. String similarities of confusing foreign
words in LBSNS data

Figure 9. Estimation of string similarity threshold 
with Box-Whisker plo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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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 name
Top 5 similar LBSNS names

(No. of LBSNS data)

String 
similarity

(%)

스무드킹

스무드킹 (1) 100

스무디킹 (SMOOTHIE  KING)(3) 75

나무그늘 (2) 25

나무그늘 Coffee (1) 25

스시꼬 (1) 25

스타벅스

스타벅스 (1) 100

스타타워 (1) 50

스타호프 (1) 50

스윙타임바 (1) 40

Mass

Nass cafe & bar (1) 75

Compass Media (1) 47

HANS (1) 40

Mad for Garlic　(1) 40

MARSIL (1) 33

파파이스

파파이스 (Popeyes) (1) 100

카페루이스 (1) 40

파워라이드 (1) 40

강남파이낸스센터 (1) 38

아카스페이스 (1) 33

Table 5. POIs to assess the proposed thresholds.

4. 결 론

본 연구는 LBSNS에 누적되어 있는 방대한 정보로

부터 POI의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하기 위한 방법으로 

LBSNS 정보를 POI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연관 관계

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용자의 소셜 미디

어 사용 패턴에 따른 체크인 장소와 POI의 위치 오차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명칭쌍 생성을 위

한 연산 범위 설정을 위해 임계 반경을 산출하고, 다음

으로 입력 문자 오류를 위한 문자열 유사도 임계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임계 거리 결정을 통하여 명칭쌍

의 개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 명칭 유사도 연산에 

필요한 컴퓨터 자원 사용 및 연산 시간을 낮출 수 있었

다. 또한, POI 명칭과 LBSNS 장소 명칭의 동일 여부 

판단을 위한 임계 문자 유사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POI와 LBSNS의 정보 융합을 가능하게 

하고, 조사에 의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개별 POI 정보

량의 한계를 극복하여 와이파이 및 신용카드 가능 여

부, 야외 좌석 여부, 놀이방 운영 여부, 사용자들의 의

견 및 평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보는 특정 장소의 정

보를 얻고자하는 사용자들에게 풍부하고 빠른 정보 

수집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

후 제안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POI 위치 오차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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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시의 POI는 사용자들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예를 들어 식당, 박물관, 
호텔, 극장 그리고 랜드마크 등이다. 이들은 그 역할 때문에 우리의 사회·경제적 생활 속에서 온라인 
지도나 소셜 네트워크 등의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 위치 
등의 POI에 대한 기본 정보는 웹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와이파이 가능 여부, 신용카드 가
능 여부, 야외 좌석 여부, 놀이방 운영 여부, 개점 시간, 다른 사용자들의 평가 및 평점 등의 세부 정보
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BSNS 데이터와 POI 
위치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여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LBSNS의 누적되어 있는 방대
한 정보로부터 POI의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LBSNS 데이터와 POI의 위치 오차 
해결 방법을 제안하여 두 데이터 집합의 융합 정보를 생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POI와 LBSNS의 정
보 융합 방법을 통하여 개별 POI 정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가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POI에 대한 풍부하고 빠른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관심지역,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정보 풍부화, 위치오차, 문자열 유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