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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토균형발전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국토 계획 및 정

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되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왔으

며(Kweon and Ryu, 2005)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 인구감

소 시기의 도래, 고령화 현상 등과 같은 여건 변화에 따

라 정부는 국토관리를 위한 기존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Choi et al., 2019). 특히 농촌 지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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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소멸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바와 같이 인구 과소

지역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인구와 인구 구조는 지역의 산업 및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 요소이며, 인구센서스는 국가 단위, 지역 단위 계획 

및 정책 마련에 중요한 데이터로 인식되고 있다. 인구와 

인구이동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로는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에 관한 연구, 지역의 중심지 변화, 지역구조 분석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

은 대부분 하나의 행정구역 단위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진행되어왔다. 

집계통계자료의 이용은 가변적 공간 단위 문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MAUP)가 발생하며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가변적 공간단위 문제는 점(point)

형태로 일어나는 현상을 일정한 영역을 가진 공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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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opulation is important as a fundamental element of local industry and economy, and census data is essential to 

regional planning and policy making.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population and regional planning, there are few 

studies on population considering spatial unit. In this study, the population of three spatial scales were compared in order to 

establish the spatial unit suitable for the rural planning. The study area is Gangwon, Chungcheong-Nam, Chungcheong-Buk, 

Jeolla-Nam, Jeolla-Buk, Gyeonsang-Nam, Gyeonsang-Buk and Jeju province. Population were compared using statistical data analysis, 

GIS visualization, and spatial statistics. The mean, maximum, minimum, and variance of population were calculated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ccording to spatial unit was compared. The mean, maximum, minimum, and variance of population were 

calculated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ccording to spatial unit was compared. As the results, the census output area unit is 

difficult to interpret spatial analysis results. Administrative district unit has the limit that includes areas where the population does 

not live. The grid unit is well suited to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but has many disadvantages of the grid with small 

popu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limits of the Eup and Myeon-dong administrative district through the grid 

uni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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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했을 때 공간 단위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지는 문제이다(Openshoaw, 1984). Cheong and 

Kim(2012)은 지역사회의 범죄 발생과 사회경제적 변수들

의 관계에 대해 시군구와 읍면동 수준의 분석 결과를 비

교하여 합역 수준이 높은 읍면동의 분석 결과가 보다 높

은 통계적 설명력을 보임을 제시하였다. Choi and Suh 

(2013)은 장수인구의 분포패턴을 파악하기에 앞서 공간

자료의 공간분포패턴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의 발생여

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Cheong and Park(2015)는 성

범죄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공간데이터의 

가변적 공간단위 문제에 대한 탐색과 검증을 수행하였

다. Park and Yun(2018)는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공

간 단위에 따라 결과가 변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도 행정구역 읍면동별, 동리

별 인구자료를 분석하여 공간 단위에 따라 변동계수와 

Moran’s I 값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Gwak 

(2019)은 도시 범죄 분석에서 보다 적합한 공간 단위로 

사각형 셀, 400m 크기가 모델의 설명력과 AIC 값이 효

과가 큰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MAUP 관련 연

구는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뤄졌으며, 행정구

역 레벨에 따른 결과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공간 단위를 고려한 인구통계 연구로는 Nam and Lee 

(2001), Kweon and Ryu(2005), Min et al.(2017)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Nam and Lee(2001)는 도시문제를 해결

하고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위해 공간변화 형태나 추세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인구 데이

터를 대상으로 밀도경사 모형과 인구잠재력을 적용하여 

공간분석단위와 함수 유형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간분석단위가 인구밀도함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Kweon 

and Ryu(2005)는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불균형 측정지

표로 지니계수와 변동계수를 사용하여 국토 불균형 상태

를 분석하였다. 지니계수 산출에는 공간 단위 9개 지역, 

시도단위, 시군 단위, 읍면 단위, 그리드 단위로 측정하

였으며, 측정 공간 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불균형 

상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n et al.(2017)는 전

국의 단위 공간별(시군구 또는 읍면동) 인구수 및 구성, 

단위 공간 간 인구이동 패턴에 따른 국토 공간구조 변화

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러한 연구들은 행정구역의 단계, 공간 단위에 따라 해석

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행정구역 단위 인구 데이터는 행정구역의 변화로 정

보의 누락 및 일관성 확보가 힘들고 다양한 공간정보와

의 융합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어 대안으로 격자 공

간 단위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Choi(2009)은 다양한 행

정구역 경계가 존재하나 서로 다른 지리적 경계들로 구

성되며, 또한 그 경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이러한 

지리 경계들과 통계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고 

특히 소지역 통계의 생산과 제공이 어려운 한계를 가진

다고 언급하며, 경계의 변화로 인한 속성자료의 누락 및 

변형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그리드 참조 시스템(grid 

reference system)에 기반한 격자망 경계를 제시하였다. 

Sim et al.(2016)은 농업농촌지원을 위한 통합 공간정보인

프라 구축을 위해 격자 형태의 농촌통계기초구역을 제시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와 자원이 집중된 도시와는 다른 

분포를 보이는 농촌 공간을 대상으로 공간 단위에 따른 

인구 자료의 통계적 특성과 공간적 분포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농촌공간계획에 적합한 공간 단위 설정하고자 

한다. 

II. 데이터 및 연구방법

1. 데이터 

대상 지역은 농촌계획에 적합한 공간단위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으로 설정하였

다. 또한 공간적 범위에 따른 인구통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공간 규모와 형태를 선정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행정구역 읍면동 단위와 행정단위의 보완적인 

용도로 제시된 센서스 경계인 집계구, 그리고 격자 단위 

경계 중 500m 격자 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경계의 총인

구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공간 규모의 크기를 고려하

여, 읍면동보다 작은 공간 규모를 형성하는 집계구, 집계

구보다 작은 공간규모 격자인 500m 격자 자료를 이용하

였다.

격자 단위 총인구수와 행정구역 단위 인구수와 공간 

데이터는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2018

년 기준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집계구 단위 인구수와 

집계구 경계는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gis. 

kostat.go.kr)의 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집계구는 센서스 통계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 단위로 

읍면동 행정단위가 공간 단위가 너무 커서 동질적인 공

간으로 보기 어려운 한계로 제시된 공간 단위로(Choi, 

2009) 행정구역과 계층성을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적 동질

성을 확보하는 특징을 가진다(Kang et al., 2007). 

격자 단위 인구자료는 행자부 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

로 구축된 자료로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자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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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정보의 격자체계 설정 및 공간정

보화 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14호)을 적용하여 피

라미드 구조의 격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간정보와 행

정정보를 복합하여 격자 형태로 표시하는 격자형 통계지

도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Figure 1, 

MOLIT, 2018). 

2. 연구방법

공간 단위별 인구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GIS 시각화, 자료의 통계적 특성, 공간통계기법을 이용

하였다. 

가. 지리적 시각화와 데이터 통계 특성 비교 

지리정보시스템(GIS)은 지역에서 수집한 각종 지리 정

보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정보⋅처리하고, 이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종합하여 

제공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GIS의 가장 기본

적인 기능인 시각화는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방대한 양

의 정보를 조직하고 표현⋅전달하는 데 활용되며, 자료 

및 분석 결과의 표현이나 종합, 분석, 탐색을 위해 이용

된다. 본 연구에서는 ArcGIS를 이용하여 읍면동, 집계구, 

격자공간단위 인구통계를 시각화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각 데이터의 공간단위 규모 및 데이터 개수, 최

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변동계수(CV : Coefficient of 

Variation, 식 (1))를 통해 통계 특성을 비교하고 통계구

간별 빈도 그래프를 통해 데이터의 분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나. 공간적 패턴 비교를 위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에는 전역적 지표인 Moran’s I 

와 국지적 분석방법 중 Local Moran’ I 와 AMOEBA 분

석을 이용하였다. Moran’s I 값은 식 (2)와 같이 나타내

며 공간적으로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

다. Moran’s I 값이 클수록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Anselin and Bera,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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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Moran’ I 분석은 거리가 가까운 두 지역을 비슷

한 그룹으로 추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가까울 

경우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분석 결과 이

와 같은 가정이 기각되는 경우 핫스팟으로 판별한다

(Kang, 2008). Local Moran’s I는 식 (3)과 같이 나타나며, 

는 공간가중치 행렬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거리 

반비례(inverse distance)방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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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 연구에서는 ArcGIS를 이용하여 공간적 분포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인 국지모란지수, 국지모란지수의 

Z값에 의해 High-High(H-H), Low-Low(L-L), Low-High 

(L-H), High-Low(H-L) 클러스터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공간적으로 유사한 지역이 집중된 핫스팟(H-H)과 콜드스

Figure 1. Introduction of Grid-type national statistics map (MOLIT, 2018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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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L-L), 공간적으로 이질적인 특징을 보인 아웃라이어

(spatial outlier) 지역을 살펴볼 수 있다. 

AMOEBA(A Multidirectional Optimal Ecotope-Based 

Algorithm)는 LISA(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를 이용하여 공간 클러스터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법 중 

하나이다. AMOEBA에서 활용되는 LISA는 Getis-Ord의 


이며 그것은 다음 식(4)에 의해 주어진다(Aldstadt and 

Getis, 2006). 식(4)에서 s는 표준편차를, 는 공간 가중 

행렬의 요소 값을, N은 전체 케이스 수를 의미한다. 

(4)

본 연구에서는 Jared Aldstadt의 AMOEBA 2.0 

ArcToolbox를 이용하여 최소 클러스터 개수는 3개, 유의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높은 값(High cluster) 또는 낮은 

값(Low cluster)의 핵심 클러스터를 분석하였다. 최대 
  

값과 최대 탐색 반경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공간적 패

턴 분석에 사용된다. 

Moran’s 는 전체를 비교 대상으로 두기 때문에 중심 

셀과 주변 셀이 높은 유사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두 값 

모두 평균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야만 하는 특징을 가진

다. 이에 반해 Getis-Ord의 
는 중심 셀과 주변 셀로 

이루어진 로컬 영역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한다. 따라서 

Moran의 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잘 구분하여 공간적 이

례치(spatial outlier)를 찾아내는 데 효율적이며, Getis-Ord

의 Gi*는 관측치를 가장 잘 반영한 핫스팟과 콜드스팟을 

확인하는 장점을 가진다(Lee et al., 2010).

III. 공간 단위에 따른 인구 통계 특성

1. 읍면동 행정구역 데이터 특성

먼저 행정구역 읍면동 공간 단위를 살펴보면, 수도권

을 제외한 도 지역에 2,804개의 읍면동이 있으며, 인구

는 0명에서 113,308명 사이 분포하고 표준편차는 9,018

명, 면적은 4,523m2∼448km2로 표준편차는 42.19km2로 

분산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Table 1). 또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상대적 분산도를 살펴보면 읍면동 단위 

인구의 변동계수는 1.61이며, 면적의 변동계수는 1.41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Min Max Average Std. Dev.

Area (km2) 0.0045 448.04 20.31 42.19

Population(person) 0 113,308 5,587 9,018

Table 1.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districts(eup, myeon 
and dong) data 

0에서 최댓값인 113,308까지 1,000명 간격으로 각 인

구수 구간별 읍면동 개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본 결과

(Figure 2), 1,000명 이하 읍면동 개수가 801개로 28.57%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000명에서 2,000명 구간 읍면동 

수가 430개로 높게 나타났다. 15,000명 이하 읍면동 개

수는 누적하여 2,516개로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2,000명 이하 지역을 100명 간격으

로 읍면동 빈도를 비교하면 400명 구간까지 비슷한 분포

가 나타났다(Figure 2(b)). 이러한 특징은 행정구역 단위

가 인구 규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a) Frequency graph of regions(eup, myeon and dong) by 
population (0∼115,000 person)

(b) Frequency graph of regions(eup, myeon and dong) by 
population (0∼2,000 person)

Figure 2. Distribu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eup, myeon and dong) by populatio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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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계구 단위 데이터 특성

집계구 공간 단위는 총 31,759개로 집계구의 면적은 

최소 3.33m2에서 181,54 km2까지 분포하며 평균은 2.66 

km2 표준편차는 7.74 km2으로 나타나 행정구역과 같이 

지역별 면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구별 면적 

분포는 10km2 이하가 92%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구별 인구 특성은 최소 0명, 최대 4,867명으로 평균

은 471명, 표준편차는 156명으로 나타났다(Table 2). 집계

구 단위 인구의 변동계수는 0.33으로 읍면동 단위 변동

계수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집계구의 면적 변동계수는 

2.9로 인구데이터 변동계수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0에서 최댓값인 4,900까지 100명 간격으로 각 인구수 

구간별 집계구 개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3과 같

다. 400명∼500명, 500명∼600명 구간이 집계구 수가 가

장 많이 나타나, 이 구간이 집계구를 설정한 기준이 되

는 인구수로 예상된다. 1,000명 이하 집계구는 31,672개

로 약 10%에 해당하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50명 간

격으로 집계구 수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450명 이상 500

명 미만이 가장 많고, 500명 이상 550명 미만과 550명 

이상 600명 미만 지역 수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분포는 인구수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공간 범

위인 집계구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3. 격자 단위 데이터 특성 

500m 격자 단위 자료의 통계 특성을 살펴보면, 수도

권을 제외한 도 지역의 격자는 353,829개이며, 이 중 먼

저 인구가 없는 빈 격자 수는 191,598개로 약 55%를 차

지한다. N/A로 표시되는 5명 이하인 격자 수는 48,305개

로 약 13.7%를 차지하여 5명 이하 인구가 분포하는 격

자가 69%에 달한다. 격자 중 가장 인구가 많이 분포한 

최댓값은 14,191명이며, 평균은 141.47명, 표준편차는 

584.03명으로 나타났다(Table 3). 격자 단위 인구 데이터

의 변동계수는 4.15로 다른 공간 단위 데이터와 비교했

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나 인구가 군집되어 분포하고 있음

을 예상할 수 있다. 면적은 500m×500m로 동일하므로 면

적별 변동계수는 0이라 볼 수 있다. 

인구수별 격자 수 분포를 살펴보면(Figure 4) 대부분이 

500명 이하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200명 이하 인구 격자 

수 분포를 별도로 살펴본 결과 20명 이하 인구 격자가 

가장 많으며 인구수가 커질수록 격자 수가 점차 줄어드

는 분포를 보였다. 20명 이상 구간별 격자 수가 매우 적

고 분산이 매우 커서 격자 단위로는 지역별 비교가 어려

울 것으로 나타났다. 

4. 공간 시각화 

ArcGIS의 등간격 주제도를 이용하여 읍면 단위 인구 

주제도, 집계구 인구 주제도와 격자 단위 인구 주제도를 

Min Max Average Std. Dev.

Area (km2) 3.33m2 181.54 2.66 7.74

Population(person) 0 4,867 471 156

Table 2. Characteristics of census output areas data 

(a) Frequency graph of census output areas by population 
(0∼4,800 person)

(b) Frequency graph of census output areas by population 
(0∼1,000 person)

Figure 3. Distribution of census output areas by population size

Total no. of grid 353,829

no. of grid where population is zero 195,709

no. of grid where under 5 persons 48,305

Min 6

Max 14,191

Average 141.47

Std. Dev. 584.03

※ Excluding N / A data when calculating minimum,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able 3. Characteristics of grid(500m×500m)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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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하였다. 간격은 0을 제외한 값을 10개의 구간으로 

표현하였다. 읍면동 인구 주제도의 경우 12,000명 간격으

로, 집계구 인구 주제도는 500명 간격으로, 격자 인구 주

제도는 1,500명 간격으로 시각화하였다(Figure 5 (a)∼(c)). 

읍면동 단위 인구통계 주제도의 경우 12,000명 이하인 

지역이 2,427개 읍면(86.55%)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계구 단위 인구 주제도는 읍면동 

단위 주제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집계구가 1,000명 이하 

2개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GIS로 시각화한 경우에도 몇 

개의 지역 이외에는 유사한 색으로 나타났다. 

격자 단위 인구통계 주제도의 경우 5명 이하 인구가 

분포하는 셀도 0으로 도시화하하여, 총 353,829 격자 중 

244,014개의 격자(55.3%)가 흰색으로 표현되었다. 1,500

명 간격으로 주제도를 나타낸 결과, 집계구 주제도보다 

읍면동 주제도와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가 많은 지역의 개수가 점차 감소하는 분포 특성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지형자료인 DEM 자료(Figure 5 (d))와 인구

분포 주제도를 비교한 결과, 인구주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고도를 보이는 산지에 인구가 적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으며, DEM 자료와 가장 유사한 분포는 격자단위 

주제도로 나타나 지형 및 기반시설 등의 이유로 인구 비

거주 지역의 분포가 격자 단위 주제도에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IV.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공간 분포 

특성 비교

공간 단위에 따른 인구분포의 공간적 패턴을 파악하

기 위해 전역적 공간 자기상관 측도인 Moran’s I 를 비

교하였다. 또한 국지적 자기상관 분석을 통해 공간 단위

에 따른 핫스팟 및 아웃라이어 지역의 변화와 공간 단위

별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Moran’s I 분석 결과,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에서

는 0.121883, 집계구 단위에서는 0.019135, 500m 격자 단

위에서는 0.09949로 나타났다. 0에 가까울수록 공간적 

자기상관이 없는 것을 나타내며,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

(a) Frequency graph of grid by population (0∼14,500 person) (b) Frequency graph of grid by population (6∼200 person)

Figure 4. Grid distribution by population size

(a) Administrative districts 
(eup, myeon and dong)

(b) Census output areas (c) Grid (500m×500m) (d) DEM

Figure 5. Thematic maps by spatial unit and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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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공간적 자기상관이 높고 집계구 단위가 공간적 

자기상관이 가장 낮은 공간 단위임을 알 수 있었다. 

국지모란지수(Local Moran’s I) 분석을 통해 각 공간단

위 인구자료에 의한 High-High(H-H), Low-Low(L-L), 

Low-High(L-H), High-Low(H-L) 지역 클러스터를 도출하

였다(Figure 6). 공간적 outlier 측정에 유리한 국지모란지

수 분석의 특성에 따라 높은 인구수를 갖는 지역인 H-H 

지역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공간 단위별로 

비교한 결과, 읍면동의 경우 경기도 인근의 충청남도, 충

청북도, 강원도 일부 지역과 포항, 대구와 부산 인근 지

역, 전주 지역이 H-H 클러스터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집계구 단위의 경우 고도가 높은 산맥이 분포하는 지역

과 해안지역 이외에 넓게 H-H 클러스터가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매우 적은 

L-L 지역이 나타나, 해안지역의 집계구가 대부분의 다른 

지역과 인구 분포 특성에서 상이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되며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00m 

격자 단위에서는 행정구역에서 나타나지 않은 H-H 클러

스터 지역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핫스팟 지역 

주위에 L-H 지역이 원형으로 분포함을 보여 인구가 적

은 지역도 중심지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Getis-Ord의 
를 이용한 AMOEBA 분석 결과는 

Figure 7과 같다. 읍면동의 경우 High 클러스터가 충청남

북도와 경상남북도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북도의 경우 전주시, 광주 인근, 여수시에 일부 나

타났다. 이외의 대부분의 국토지역이 Low 클러스터로 

나타났다. 집계구 단위의 경우 High 클러스터 지역과 

(a) Administrative districts
(eup, myeon and dong)

(b) Census output areas (c) Grid (500m×500m)

Figure 6. Results of Local Moran’s I

(a) Administrative districts(eup, myeon and dong) (b) Census output areas (c) Grid (500m×500m)

Figure 7. Results of AMO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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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클러스터 지역이 섞여 분포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웠다. 500m 격자 단위의 경

우, AMOEBA 분석의 High 클러스터와 국지모란지수 결

과의 H-H 클러스터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간통계기법 

적용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며, 공간 단위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 분포를 보일 수 있으므로 공간 단위 선정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격자 공간 단위의 경우 

공간통계분석 기법에 따라 결과가 가장 적게 변화하는 

공간 단위임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촌 공간의 현황 파악 및 계획 수립

에 적합한 공간 단위 설정을 위해 3가지 공간 단위에 따

른 인구통계를 분석하였다.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지역

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구역, 통계청 집계구 공간 단위, 

500m 격자별 인구 통계 특성을 비교하였다. 

공간 단위별 인구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 분석에서는 

읍면동 단위는 2,804개의 읍면동이 인구는 0명∼113,308

명, 면적은 4,523m2∼448km2로 분산이 매우 큰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인구수의 변동계수(1.61)과 면적의 변동

계수(1.41)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인구수의 규모에 따

른 읍면동의 수는 1,000명 이하 인구를 갖는 읍면동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5,000명 이하 인구를 갖는 읍면동이 

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집계구 단위에서는 인구는 0명∼4,867명, 면적은 

3.33m2∼181,54km2에 분포하며, 인구의 변동계수는 0.33

으로 읍면동 단위 인구 데이터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집

계구의 면적의 변동계수는 2.9로 인구 데이터 변동계수

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50명 이하 집계구 이외는 정

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 인구수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공간 범위 특성을 보였다. 

격자 단위에서는 인구가 없는 빈 격자 수 약 55%를 

차지하고, 5명 이하인 격자가 약 13.7%를 차지하였다. 

격자 단위별 인구분포는 6명∼14,191명으로 나타났으며, 

변동계수는 4.15로 다른 공간 단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나 인구가 군집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ArcGIS의 등간격 주제도를 이용하여 인구 주제도를 

시각화한 결과, 행정구역 단위와 격자 단위 주제도가 유

사하게 나타났으며 집계구 단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

였다. 특히 격자 단위 주제도와 지형도(DEM)를 비교했

을 때 5명이하 인구인 격자가 대부분 높은 고도에 해당

하여 격자 공간 단위가 지형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하여 공간 단위별 인구통계의 공

간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읍면동 행정구역이 공간자기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계구 단위는 행정구역 

통계나 격자 통계와 전혀 다른 공간 특성을 나타내어 데

이터로 이용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

지모란지수 분석 결과에서는 읍면동 단위와 격자 단위에

서 높은 인구를 보이는 클러스터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격자 단위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H-H 클러스터

가 나타나고 있어 농촌 지역의 중심지 파악에 유용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AMOEBA분석에서는 읍면동 단위에서 

국지모란지수에서 나타나지 않은 전라남도지역에 High 

클러스터가 추가되었으며, 대부분이 지역이 Low 클러스

터로 나타났다. 집계구 결과는 High 클러스터와 Low 클

러스터가 섞인 분포를 보여 해석이 어려웠으며, 격자 단

위의 경우에는 국지모란지수 분석 결과와 AMOEBA분석 

결과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공간 단위 형태와 규모에 따른 

인구통계 분석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에 적합한 공간 규모

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읍면동 단위의 경우 인구와 면적

의 변동계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장점을 가졌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까지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한계를 

가진다. 집계구 단위의 경우 읍면동 행정구역보다 작은 

면적으로 세분화된 계획 수립이 가능하나 인구수에 의해 

구분된 경계로 공간분석 결과 해석이 어려운 특성을 보

였다. 500m 격자 단위의 경우 지형적 공간 특성을 반영

하고 공간통계기법에 따른 결과의 변화가 적은 장점이 

있으나 인구수가 20명 이하로 적게 분포한 격자가 대부

분을 차지하며 공간자기상관이 낮게 나타나 계획 수립에 

어려운 형태로 보인다. 따라서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

해서는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고 면적이 

넓어 인구가 집중되는 농촌지역 내 중심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읍면동 행정구역의 단점을 격자 단위 데이터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공간 단위에 따라 인구통계와 공간분석 결

과가 달라지며, 공간분석방법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

라지므로 공간 단위 설정의 중요성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인구통계를 통계분석, GIS시각화, 공간통계기

법을 적용하여 농촌 공간 계획 수립에 적합한 공간 단위

를 찾아보고자 시도한 점에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한계로는 통계청 집계구 인구와 국토정보플랫폼 인구통

계의 자료 출처와 연도가 서로 다른 한계를 갖고 있으

며, 대상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을 포함할 경우 공간통계

분석 결과가 도시지역에 치중하여 나타나 이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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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광역시 등 도시지역을 제외하여 분석하여 공간분석

결과의 정확성에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RF-2018R1A2B600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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