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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생태계, 생물다양성, 자연환경 분야 연구와 관련

하여 생물과 생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가 국가적, 지역

적, 국제적 계획들을 통해 매우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

다 (Global Biodiversity Outlook 4, 2014). 또한, 자연환

경 체계에 관한 데이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방대해짐

에 따라,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 관리, 분석, 시각화, 공유하

는 방안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Bingham et al., 

2017). 그러나,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

다 해도 기존의 데이터 네트워크에 통합할 때 공통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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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과 관례 (practice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

으며, 이러한 표준의 부재로 이후의 데이터 분석을 더 어

렵게 하고 있다 (Hobern et al., 2019).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연구관련 조사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과정이

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한 형식 

그대로의 원시데이터로 저장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규격화

된 자료 형식이 차후 데이터 재사용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

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들의 재사용에는 한

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데이터의 폭넓고 다양

한 재사용과 체계화된 저장을 허용하는 데이터 표준을 설

계하기 위해 데이터 생산자, 데이터 재 사용자 및 데이터 

관리자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Poisot et al., 2019). 또한, Zimmerman (2008)

에 의해 데이터 표준화는 과학적 지식을 공공의 영역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제안되었으며, 생물다양성 협

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도 공통

의 데이터 표준과 관례를 통해 향후 데이터의 이동과 접

근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14). 데이터 표준

화 규칙에 따라 정제과정을 거쳐 구조화된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연계하여 통합하기 쉬우며, 새롭고 독창적인 해

석과 분석을 위해 기존 데이터의 1차 목적을 변경하여 더

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처리 코드를 쉽

게 재사용 할 수 있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되고, 원시데이터에 대한 추적도 용이하여 디지털 객체 인

식자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와 같은 인식표를 달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Poisot et al., 2019).

온라인상에서 적용이 가능한 개방형 자료 표준 형식의 

채택은 데이터간의 이질성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

는데 도움이 되며,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표준화의 중요성 

강화 (예: 공통 모델 및 인코딩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 대

학, 도서관 및 일반 대중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데이터 저

장 및 검색 용이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igagli 

and Nativi, 2017). 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현하며 저장

하는데 있어 데이터 표준을 사용하는 방식은, 다양한 연구

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더 쉽게 집계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주며, 과학자들 본인이 직접 수집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

용하려고 할 때 느낄 수 있는 거리감을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Zimmerman, 2008). Poisot et al. (2019)

에 의하면 현재의 생태데이터 구조 형식은 연구자들이 데

이터를 간단하게 복제하거나 재사용 할 수 있을 만큼 충분

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복수의 출

처로부터 생산된 데이터의 통합 구조화 정도가 향상된다

면 새로운 연구가 급속도로 향상되고 대규모 가설의 시험

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생태계, 자연환경 

관련 데이터에 대한 표준 수립과 개방에 의한 데이터 공

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

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협약의 지구생물다양성전망 보

고서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제기되며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의 경우 생태조사자

료와 생태 데이터의 구축과 분석에 관한 몇몇 연구 (Choi 

and Kim, 2002; Song et al., 2014; Youn, 2014; Youn et al., 

2017)가 진행은 되었으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에

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개별 연구

자와 대학 및 각 연구기관에서는 고유의 저장 방식에 의한 

데이터와 생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차

원의 생태 정보 표준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간 

상호 연계 및 통합 정보를 활용한 자연환경보전 정책 수립 

및 생태계 연구 전반에 걸친 다학제 간 연구 활동이 제한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표준화는 정보시스템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 

정보 요소에 대한 명칭, 정의, 형식, 규칙에 대한 원칙을 수

립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데이터 표준화를 통

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명칭 통일로 

명확한 의사소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동일한 데이터

에 대해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조사자, 개발자, 

연구자, 운영자 등 다양한 계층 간에 명확하고 신속한 의

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둘째, 필요한 데이터의 소재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표준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정보 요건 사항 발생 시 정보 사용

자는 데이터의 의미와 데이터의 위치 등을 신속하게 파악

할 수 있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셋

째, 일관된 데이터 형식 및 규칙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품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취득한 원시데이터를 데이터 표준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입력 오류를 예방하고 데이

터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넷째,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연결시 데이터 변환 및 정제 비용을 감

소할 수 있다. 데이터 표준에 의해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데이터의 전송, 공유, 가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간 또는 정

보시스템 내에서 별도의 포맷 변환이나 정제 작업 없이 원

천 그대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NIE, 2019-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생태 조사, 연구데이터를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할 시에 적용할 데이터

의 표준을 정함으로써 국내 생태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

고 국내 생물다양성, 생태, 자연환경 정보시스템 간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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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국외 데이터 정보시스템과의 정보공유 활성화에 기여

하는데 있다. 국내 생태 데이터의 표준화를 수행하기에 앞

서 국내 최대의 생태 조사 데이터인 제2차~제4차 전국자

연환경조사 자료의 비표준화 현황과 표준화 필요성에 대

하여 분석한 후 데이터 오류 정제를 거쳐 표준화를 수행하

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1986년부터 국내 자연환경과 생물다양

성 구성요소의 분포 및 현황을 파악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 매 10년을 주기로 시작한 전국자연환

경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자연환경조사 결과에 공간

적인 좌표를 기재하기 시작한 제2차 (1997~2005), 제3차 

(2006~2013) 및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14~2018) 결

과를 활용하였다.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시점인 2014년

부터는 5년 주기로 전국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현

재 제5차 조사 (2019~2023)가 수행되고 있다 (NIE, 2019-

2). 1997년 시작된 제2차 조사부터 육상생태계에 대해서는 

지형,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등 9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정제하고 표준화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데이터 오류 개선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기에 앞서 전

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베이스가 보유한 데이터 오류를 정

제 가능여부, 수치와 값, 명칭, 날짜, 시간 순서, 업무규칙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Table 1). 

분석된 문제점을 토대로 제5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을 

기반으로 제작한 표준 오류 검출프로그램을 이용해 오류

Table 1. Data error classification & Improvement.

Class Main issue Improvement

Y/N ∙ Invalidate letters 
∙ Modified into Y/N
∙ Deleted invalidate letters in consultant with data producers

Numerical value ∙ Invalidate data in different unit or scope
∙ Deleted the letters after confirming unit or scope in the column 
∙ Some of data with letters excluded 

Name ∙ Special character and multiple data
∙ Some of the data with special characters modified
∙ Others (multiple data) left unimproved

Date ∙ Invalidate data found in Date domain ∙ Modified in standard format (YYYY-MM-DD)

Chronological 
sequence

∙ Invalidate data out of chronological sequence 
∙ Modified into standard format (YYYY-MM-DD)
∙ Some of invalidate data modified with date in the other column

Data rules ∙ Invalidated data out of data rules ∙ Modified in consultant with data producers 

Table 2. The result of data improvement through standard error validation program.

Class
Number of data Error rate (%)

Total Errors Improvements Exceptions Unimproved Before After

Y/N 2,433,743 134,856 134,856 0 0 5.5411 0.0000

Numerical value 7,128,970 35,384 34,971 413 0 0.4963 0.0000

Name 904,407 23 9 13 0 0.0025 0.0000

Date 3,814,769 4,486 4,469 0 17 0.1176 0.0004

Chronological 
sequence

1,219,490 3,066 3,060 0 6 0.2514 0.0005

Data rules 918,858 10,899 0 0 10,899 1.1861 1.1861

Total 16,420,237 188,714 177,365 426 10,922 1.1493 0.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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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출한 결과 총 16,420,237건의 전국자연환경조사 데

이터 값 중 188,714건이 오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2). 이들 데이터 (오류 건수) 중 전문가 검수에 의

해 오류로 판단되지 않거나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 값 426

건 (오류제외 건수)을 제외한 177,365건에 대한 오류 수정 

(개선 건수)을 통해 오류율을 1.1493%에서 0.0665%로 개

선하였다. 개선된 데이터는 각 조사 분류군별 전문가 검수

를 통해 최종적으로 표준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표준 데이터

표준 데이터란 데이터 표준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구성요소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 단어, 표준 용어, 

표준 도메인 그리고 표준 코드로 구성하였다 (Fig. 1).

1) 표준 단어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자연

환경종합 GIS-DB의 데이터 모델 및 용어집을 통해 생태

관련 모든 단어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단어는 단어의 종류

와 유형을 분류하고 업무 정의 및 용도를 고려하여 표준 

단어를 정의하였다. 표준 단어 사전을 정의할 경우 이음동

의어, 동음이의어 처리에 주의하였다. 또한 정의된 표준 단

어는 정의된 표준화 원칙을 참고하여 영문명과 영문 약어

명을 정의하였다. 용어 표준의 기반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0호)에 따른 

행정표준용어를 참고하여 생태 용어들을 반영한 용어 사

전을 작성하였다 (Fig. 1a).

2) 표준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표준을 바탕으로 표준 용어를 구성하

고, 단어의 조합, 도메인 분류, 데이터 타입 길이, 코드 값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준 단어 사전에서 적절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선택하고, 표준 도메인 사전에서 해당 데

이터 (숫자, 문자, 날짜, 코드 등)를 정의할 수 있는 도메인 

명을 선택하였다. 코드성 도메인의 경우 표준 코드 사전에

서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하였다. 표준 단어 사전, 표준 도

메인 사전, 표준 코드 사전에서 적절한 항목을 찾지 못한 

경우 신규로 해당 사전에 추가하였다. 작성된 표준도메인 

사전 및 표준단어 사전에서 선택한 용어를 적용하였고, 총 

1,806개 생태데이터 용어로 정의하였다 (Fig. 1b).

(a) (b)

(c) 

(d) 

Fig. 1. Example of standardized national ecosystem survey data, (a) Standard word, (b) standard term, (c) standard domain, (d) standard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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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 도메인

표준 용어 조합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도메인 (분류어)은 

데이터의 성격을 분류한 것으로 표준 용어가 가질 수 있

는 데이터 형식 (데이터 타입, 길이 등)을 제한한다 (NIE, 

2019-1). 또한 업무적인 용도와 사용 빈도, 데이터의 논리

적·물리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메인을 추출하고 데이

터 타입을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11개 도메인 그룹, 

169개 도메인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중복 도메인 제거 및 

인포타입 (Information type: 데이터 타입, 길이)을 정비하였

다 (Fig. 1c).

4) 표준 코드

표준 도메인의 유형 중 하나로서, 코드 도메인에 허용된 

데이터 값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정

의한 것을 지칭한다 (NIE, 2019-1). 데이터 값을 코드값 또

는 유효값이라 하며 각각의 코드 값에는 의미를 부여한다. 

이 의미를 ‘코드값명’ 또는 ‘유효값명’이라 한다. 메타데이

터 관리 시스템 상에서는 유효값, 유효값명으로 명명하였

다. 표준 코드는 다른 표준과는 달리 데이터값, 즉 유효값

에 대해서도 정의가 관리되어야 하고, 코드명에 대한 표준

화를 진행할 경우 유사한 코드가 중복되어 관리되지 않도

록 유의해야 한다 (NIE, 2019-1).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대

상 데이터의 표준 코드를 정의하였고, 연계 및 수집 데이

터 관련 코드를 추가하였다 (Fig. 1d).

3. 구조 데이터

논리 데이터 모델과 물리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는 구조

적 특징을 갖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주제영역, 엔티티, 속

성, 테이블 및 컬럼으로 구성하였다 (Fig. 2).

1) 주제영역

데이터 모델의 개념을 보다 관리하기 쉽도록 특정 주제

를 중심으로 분류한 체계로 본 연구에서는 전국자연환경

조사를 하나의 주제영역으로 묶어 에코뱅크 (https://nie-

ecobank.kr)에서 서비스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구분

하였다. 

2) 엔티티

업무에서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 집합의 실

체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속성별로 데이터

를 분류하였다. 전국자연환경조사에 해당되는 10개의 조

사분류군과 6개의 공간 범위로 분류하였다.

Fig. 3. Management guideline and process for integrated data management of national ecosystem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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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이블

자료를 하나의 표처럼 구조화해 놓은 형태로써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에서 자료를 관리하는 기본 단위를 뜻한다. 

Fig. 2에서 제시된 개체관계도 (ERD)의 10개 분류군별 엔

티티와 6개의 공간범위 엔티티에 포함된 속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엔티티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구성을 가진다.

4) 컬럼

논리적 데이터 요소인 속성과 대응되는 물리적 개념으

로,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단위로 사용하였다. 

즉, 성격이 유사한 데이터 속성들을 하나로 묶는 범주를 

정의하는 데이터 테이블의 구성요소인 열을 의미한다. 전

국자연환경조사 개체관계도 (ERD)에서 각 엔티티의 특성

에 따라 다양한 컬럼으로 구성되었다.

4. 데이터 표준 관리

1) 데이터 표준 관리 프로세스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는 데이터 표준화 원

칙에 따라 정의된 표준 단어 사전 및 도메인 사전, 표준 용

어 사전, 표준 코드, 데이터 관련 요소 표준 등을 적합한 

형태로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말한다 (NIE, 

2019-1). 이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개발을 지원하고 데이

터 표준의 사용 및 재사용을 통해 시스템간 상호 운용성, 

데이터 공유, 시스템 통합,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등을 

지원하며,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a)

(b) 

Fig. 4. Data model transforming process (a) logical data model management (b) physical data mod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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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업무에 의한 소스, 테이블 및 모델 생성 시점에 표

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표준화에 대한 교육과 개

선 모니터링 활동으로 표준 프로세스가 조직과 관련 담당

자에게 구체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데이터 표준은 조사자

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관습적으로 잘못 사용되

어 온 용어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으므로 조정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원천 데이터 오류를 모니터링 하였고, 데이

터 모니터링에 대한 역할을 규정하였다. 일관된 데이터 형

식 및 규칙의 적용으로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표준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제대로 정의함으로써 데이

터 표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 관점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준, 표준, 규칙 정의 후 협의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

하였다 (Fig. 3). 

Table 3. Establishment data management policy for integrated database management of national ecosystem survey in Korea.

Class Title Contents

Data management policy ∙ Ecological data management principles ∙ Ecological data management principles

∙ Naming standard 

∙ Data naming rule ∙ Vocabulary standard

∙ Data standard rule ∙ Domain standard

∙ Metadata management rule ∙ Data modeling guide

Data management process ∙ Data structure management rule ∙ Data flow management guide

∙ Data quality management rule ∙ Data publish management guide

∙ Data publish management rule ∙ DB backups and restoration

∙ Database management ∙ Data security

∙ Performance management

Data management organization ∙ Data management organization
∙ Composition of organization

∙ Duti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Table 4. Role of data management organization.

           Class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

Data quality performance 

∙  Define quality requirements, standard management, data verification for reliability and monitoring

∙  Analysis of quality problems (error analysis, etc.) and support and operate data improvement measures 
(cleaning, etc.), and problem solving

∙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data quality measurement

∙ Support and operate the measurement for quality level

∙ Collaboration with data quality managers

∙ Composition: Quality manager by tasks, data owner by tasks, DB manager

Data quality management

∙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standard management system for ecological information (guideline 
and process) 

∙ Support system development plan and decision-making

∙ Data modeling, database design, and monitoring

∙  Define quality requirements, data verification for reliability, monitoring, and correction and 
improvement of errors

∙  Reviewing legal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data operation and management and education

∙ Composition: Data quality manager (EcoBank Team) 

Data management committee

∙ Adjusting, deliberating, decision making for data quality 

∙ Arrange strategic advice, and implementation policies for data quality policies

∙ Acquisition of Quality Management Sponsorship

∙  Composition: Data Quality Review Committee, Chairman of the Data Quality 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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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모델 변경 프로세스

데이터 소스, 테이블, 모델 변경 시 수립된 표준을 확인

하여 검증을 하였고, 표준 적용 시 추가, 변경 표준 관리를 

마련하였다. 데이터 모델 변경을 위한 프로세스는 Fig.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데이터 관리 정책 수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국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통합 

DB운영을 위하여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와 데이터 관리 조

직으로 구성된 데이터 관리 정책을 수립하였다 (Table 3).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는 데이터 명명규칙 등 7가지 원칙

을 통해서 명명표준, 용어표준, 도메인 표준, 데이터 모델

링 가이드, 데이터 흐름 관리 가이드, 데이터 출판 관리 가

이드, DB 백업 및 복구, 데이터 보안 원칙, 성능관리 원칙

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데이터 관리 조직은 조직 구

성도, 업무정의 및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

다. 또한 데이터 품질관리의 지속성을 확보를 위한 데이터 

관리 위원회, 데이터 품질 관리팀, 데이터 품질 수행팀의 

데이터 관리 조직 구성 및 관리조직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Table 4). 

5. 표준화된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 개방 

본 연구를 통해 정제되고 표준화된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는 국립생태원이 2015년부터 개발한 생태정보포털

서비스 시스템인 에코뱅크 (https://nie-ecobank.kr)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도록 제공하였다 (Fig. 5)

본 연구에서는 제2차~제4차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의 

정제 및 표준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의 공유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를 활용하여 관련기관과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내 

생태데이터 표준안을 수립한다면 국내 생물·생태 관련 기

관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간 상호 연계가 편리해질 것

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생태와 생물

다양성 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조회, 검색하는 것이 가

능할 것이며, 생태계 현황파악과 변화 예측 시 시공간적인 

연속성과 상호 요소, 인간생활과의 상관성 분석 등에 효율

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데이

터 표준화는 시스템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 정보 요소에 

대한 명칭, 정의, 형식, 규칙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이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NIE, 2019-1). 이러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은 데이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조정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생태조사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 활성화는 물론, 향후 지속적인 보완

을 통해 국내 표준안을 제정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공통의 데이터 표준과 관례를 통해 향후 데

이터의 이동과 접근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이라는 권장 사

항의 적극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     요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태계 예

측과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의 정량적 근거 제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연구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생태

조사연구 데이터의 정제와 표준화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하

여 제시하였다. 1997년부터 매 10년 단위로 전국을 대상으

로 수행된 제2차,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와 2014년

부터 매 5년 단위로 수행된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를 대상으로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을 따라 별도 개발된 

입력 오류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1차 정제 후 분야별 전문

Fig. 5. The architecture and service flow of EcoBank system (Su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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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검수를 거쳤다. 또한, 국내외 데이터 표준 사례들을 

분석하여 국내의 자연환경과 생태조사 자료인 생태정보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대해 (1) 조사자료인 데이터 용어의 표준화, (2) 유사한 유

형의 데이터 테이블 통합 및 (3) 불필요한 속성과 입력오류

를 제거하였고 (4) 현장 조사자 별로 상이한 입력항목의 단

일화, (5) 데이터를 일련번호 코드로 정리하고 (6) 입력항목

별 코드 매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자와 일반인들

이 활용하기 쉽도록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를 정제하고 

국내 최초의 생태데이터 표준안 마련의 기반을 수립하였

다. 또한, 연구결과로 산출된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는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서식지 보전지역 설정, 멸종위기종 

분포 예측,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험 예측은 물론, 국

외 생태정보 연계 등에 손쉽게 공유 및 활용가능하여 다양

한 환경정책수립과 관련 연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정제된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

는 국립생태원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중인 생태정보포털서

비스 시스템인 에코뱅크 (http://nie-ecobank.kr)를 통해 개

방하여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저자정보 권용수 (국립생태원 전임연구원), 송교홍 (국립생

태원 연구원), 김목영 (국립생태원 연구원), 김기동 (국립생

태원 실장)

저자기여도 연구설계: 권용수, 송교홍, 김기동, 그림 및 표 

작성: 권용수, 송교홍, 문헌정리: 김목영, 원고작성: 권용수, 

송교홍, 김목영, 김기동, 원고 수정 및 검토: 권용수, 김기동

이해관계 본 연구는 이해관계의 충돌 여지가 없습니다.

연구비 본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국립생태원 에코

뱅크 구축 (NIE-전략연구-2020-01)과 전국자연환경조사 

(NIE-법정연구-2020-01) 결과를 지원 받아 수행하였습니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정

보는 조사자료의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음

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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