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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SNS는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서비스가 되었다. SNS를 통해 마케팅이 이루어지면서
흔히 핫플레이스라 불리는 장소가 생겨나고, 이곳으로 사용자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 많은
사람이 몰리며 혼잡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방문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 부정적인 경험을 하
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혼잡도를 파악해야 하지만 개인적 수준에서 특
정 지역의 혼잡도를 알아볼 방법은 매우 한정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상의 데이터를 활용
하여 특정 관광지에 대한 혼잡도 정보 및 방문자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포스팅 데이터와 이미지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네이버
DataLa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관광지 유형별로 3개 장소를 선정하
여 비교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산출한 결과와 DataLab에서 제공하는 혼잡도 수준이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 연구는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는 사용자의 실 데이터에 기
반한 혼잡도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핵심주제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혼잡도, 포스팅 데이터 분석, 이미지 분석, 방문자 특성

Abstract SNS has become a very close service to our daily life. As marketing is done
through SNS, places often called hot places are created, and users are flocking to these places.
However, it is often crowded with a large number of people in a short period of time, resulting
in a negative experience for both visitors and service providers.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congestion level, but the method to determine the
congestion level in a specific area at an individual level is very limi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propose a system that can identify the congestion level inform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visitors to a specific tourist destination by using the data on the SNS. For
this purpose, posting data uploaded by users and image analysis were used, an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was verified using the Naver DataLab system. As a result of
comparative verification by selecting three places by type of tourist destination, the results
calculated in this study and the congestion level provided by DataLab were found to be similar.
In particula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degree of congestion based on real
data of users that is not dependent on a specific company or service.

Keywords: Social Network Service(SNS), Congestion Level, Posting Data Analysis, Image
Analysis, Visito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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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

해서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SNS의 보급으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광지에 대한 정보 검색에 SNS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SNS상에 업로드되는 짧은 글과 이미지로 관

광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광지 방문 여부를

선택한다. SNS 이용자들은 검색엔진이나 관광지 추

천 서비스보다 SNS상의 게시글을 활용하여 방문하

고자 하는 곳을 정하고 있다. 소규모 매장들은 이러

한 점을 인지하고 활발하게 SNS를 통한 마케팅 활

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다양한 SNS 채널

을 통해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다(Kim et al., 2021;

Herrero, 2018; Kim and Jang, 2021). 하지만 막상 관

광지에 방문했을 때 너무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정

상적인 관광이 불가능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다수

이용자들이 SNS를 통하여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방문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관

광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생기기 쉽고, 방문객들

또한 혼잡함으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된다

(Saenz-de-Miera, 2012).

본 연구에서는 특정 관광지의 혼잡도 수준을 파악

하기 위하여 SNS상에 업로드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예상되는 혼잡도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SNS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지에 방문하

는 방문객의 특성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지의 분위기를

알려주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연

구모형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4장에서 시스템

의 검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NS

SNS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Social Media의 분류 중 하나이다. SNS는 이제 우리

들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10대에

서부터 50대 이상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다양한 서비

스를 활용하고 있다. SNS는 자신의 의견을 전파하고

자 할 때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Jeon and Kwahk, 2016; Lee et al., 2016) 수많은 연

예인이나 정치인들도 활용하고 있다. 유명인이나 사

회 주요 인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개인들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만의 포스팅을

업로드하거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동영상과 이미지

등을 업로드하여 온라인상의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가

고 있다(Song and Shin, 2022; Lee and Kwahk,

2021; Lee, 2018). 실제로 카페나 식당뿐 아니라 유적

지와 박물관,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인증샷의 용도

로 사용되고 있다(Kim, 2021). 온라인 활동이 늘어난

최근에는 SNS의 영향력이 점차 더 커지고 있다(Kim

et al., 2021; Hwang et al., 2020). SNS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다. 대형 규모의 브랜드뿐 아니라 카페나 헤

어, 네일 메이크업 등의 소규모 매장들도 SNS상에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다수 연구에서 실제로 SNS상의

광고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Lee et al.,

2022; Oh, 2022; Lee and Mo, 2022). 최근에는 지자

체와 공공기관들도 SNS상에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고(Kwak, 2021; Kim and Oh, 2021; Yang and

Kang, 2022), 여러 관광지들도 SNS를 통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Kwak,

2021; Jun and Kim, 2021; Kim and Lee, 2021; Kim

and Choi, 2021)

SNS에 업로드되는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기존에

검색엔진을 통해 특정 방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던 패러다임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상에서 관련

정보를 얻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Kim and Park,

2021; Kim and Lee, 2021; Kang and Chon, 2021).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에게 익숙한 플랫폼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서비스 또

는 제품, 방문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

고 있으며, 쇼핑몰이 아니라 SNS를 통한 상품구매도

증가하고 있다(Son and Heo, 2018). 특정 지역을 방

문할 경우 ‘핫플’이라 불리는 인기 장소를 찾기 위해

SNS를 검색하고 찾아가는 사용자들도 늘고 있다

(Kim et al., 2021; Herrero, 2018; Kim and Jang,

2021). 하지만 SNS를 통해 확인한 관광지에 방문했

을 때 너무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정상적인 관광이

불가능한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수 사용자들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27 No.5, Oct. 2022 :13-24

- 15 -

이 SNS를 통하여 가장 핫한 관광지를 선택하고 거

기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관

광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생기기 쉽고 방문객들

또한 불편을 겪게 된다(Saenz-de-Miera,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에 업로드되는 데이터를 활용하

여 사용자들이 미리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지의 혼잡

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지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제고하고자 한다.

2.2 관광지 혼잡도

혼잡도란 일반적으로 특정 공간에 정해진 수용인

원 대비 방문 또는 서비스 사용 중인 인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심리학적으로는 특정 공간 내에 사람이나

물건 등으로 인해 개인의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부

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Stokols,

1987). 혼잡은 인적 혼잡과 공간적 혼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적 혼잡은 많은 사람으로 인해 혼잡한 것

을 뜻하며 공간적 혼잡은 공간 내 다양한 오브젝트

로 인해 제약받는 것을 의미한다(Hui and Bateson,

1991; Machleit et al., 1994; Li et al., 2009).

관광지 혼잡도란 관광지에 방문 중인 사람으로 인

해 혼잡한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관광지 내

혼잡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경험이 증가하고 혼잡

지역을 이탈하려는 경향이 있다(Manning and Ciali,

1980; Saenz-de-Miera, 2012; Yang et al., 2019). 또

한 관광지나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 혼잡도가 높을

경우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구매나

재방문 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

도 있다. Han(2020)은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혼잡도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점포가 혼잡할수록 고객

들의 지각된 기대 가치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재방

문 의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밝혀냈다. Quan and

Han(2019)의 연구에서도 인적, 공간적 혼잡도 모두

고객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

으며, 제주도에 위치한 우도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Yang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혼잡도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SNS의 영

향력에 힘입어 핫플레이스 위주로 방문객들이 증가하

여 짧은 순간 엄청난 인파가 몰려 교통이 마비되고

서비스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 부정적인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음식점, 카페, 박물관 등과 같은 관광지의

경우 혼잡도가 사용자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개인이 특정 위치의 혼잡도를 사전에 파악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방문자들에게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리뷰 데이터, 검색 데이터 등을 활

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Hu et al.(2022)의 연구는

여행자들이 온라인상에 게시한 리뷰를 기반으로 혼잡

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홍콩을 방문

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호텔 이용 후기와 마켓

이용 후기를 추출한 다음, 주간/월별로 게시된 후기

수와 별점을 활용하여 혼잡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Yang et al.(2021)은 중국의 Baidu 검색 데이터를 활

용하여 관광 수요와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를 세그먼

트별로 분석함으로써 혼잡도를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Li et al.(2017)의 연구는 베이징을 방문하는 관광객

의 수를 예측하기 위하여 검색엔진을 활용하였다.

Xie et al.(2021)은 중국 크루즈 관광 수요를 예측하

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혼잡도 예측 모델을 제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잡도를 파악하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구글과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 역시 자사의 검색엔진 키워드 데이터를 활용

하여 부분적인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된 방법은 SNS를 통해 단기간에 인기가

높아지는 핫플레이스에 대한 혼잡도를 빠르게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상

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혼잡도 정보

를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3.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SNS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문자들에

게 관광지의 혼잡도와 방문객 특성을 제공하기 위하

여 Fig. 1과 같은 단계를 거쳐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먼저 특정 관광지에 대한 SNS상의 데이터를 수집

한다. 이때 수집되는 데이터는 업로드된 이미지와 업

로드 시간, 업로드 위치 등의 포스팅 데이터이다. 이

후 수집된 이미지와 게시글 데이터를 추출한다. 수집

된 데이터는 게시글 데이터에 기반한 혼잡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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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통한 혼잡도 분석, 이미지를 통한 방문자

특성 분석단계를 거치게 된다. 각 분석단계에서 도출

된 결과값을 활용하여 관광지에 대한 최종 혼잡도와

방문자 특성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Fig. 1 Research Procedure

3.2 관광지의 포스팅 데이터 수집

특정 관광지에 대한 혼잡도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먼저 SNS상에 업로드된 포스팅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이미지 기반 SNS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통

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관광지 위치에 대한 정확한

포스팅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직접 특

정 위치에 있다고 위치정보를 설정한 포스팅을 대상

으로 수집을 진행하였다. 사용자가 특정 위치에 있다

고 직접 지정한 경우 일반적인 해시태그 기반의 위

치정보에 비해 특정 지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를 획득할 수 있어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경우의 포

스팅만 수집하였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다양한 API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심사를 통과한 업체

에 대해서만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PI 대신 개인계정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데이터 수

집은 파이썬과 Selenium을 이용하였고 제주도에 위

치한 유명 카페의 포스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수집

된 데이터는 총 3,138개의 이미지와 14개월간(2021.6

∼2022.8.)의 포스팅 데이터이다. 수집된 포스팅 데이

터는 user_ID, posintg_content, hashtag, uploaded_date,

reply, like_count, image file 등을 포함한다.

3.3 포스팅 내 이미지와 게시글 데이터 추출

앞서 수집한 데이터 중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

는 계정명과 같은 데이터와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하

고 Fig. 2와 같이 이미지, 업로드 위치, 게시날짜 데

이터만 추출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Fig. 2 Data Collected from SNS

이미지의 경우 기존에 인스타그램에서 자체적으로

분류된 파일명으로 설정된 것을 연구 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추출된 포스팅 데이터와 연

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추출된 포스팅 데이터

의 경우 텍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연

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계열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

하였다.

3.4 게시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혼잡도 분석

게시글 데이터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파이썬

과 Pandas, Numpy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경우 동일한 날짜에 여러 개의 포스팅이 있을 수 있

고 특정 날짜에는 하나도 없을 수 있기에 Pandas의

데이터프레임 형태로 변경하고 게시글의 업로드 시간

을 기준으로 일간, 월간, 연간 데이터 등으로 분류하

였다. 분류 결과는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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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ata Classification

분석 결과, 예시로 활용된 카페의 경우 일요일(515

건)과 화요일(509)이 평균 대비 혼잡한 것으로 나타

났다. 월간 데이터의 경우 휴가철인 7월부터 점차 늘

어나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주간 데이터

의 경우 최근의 증감추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4

주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월 말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각각의 날짜별 기준을 평균하고 차이를 활용하여 혼

잡도 정보를 Fig. 4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Fig. 4 Result of Posting Data Analysis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게시글의 데이터를 분

석하여 요일별, 주간별, 월간별 데이터를 통해 최종

혼잡도를 예측하는데 사용한다.

3.5 이미지를 통한 혼잡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

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미지 분석을 실시한다. 이미지

내 사람이 많다면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방문한 것으

로 파악되어 혼잡도를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미지 분석은 파이썬과 컴퓨터 비전 분야의 대표

적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OpenCV를 활용하였다.

OpenCV에서 제공되는 여러 기능 중 기울기 벡터를

기준으로 주로 전신의 사람을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를 통해 이미

지 내 사람을 파악하였다.

작성한 코드가 Fig. 5와 같이 전신의 사람을 앞모

습과 뒷모습 모두 파악하고, 피사체 뒤편에 있는 사

람도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분석 단계에서도 게시글 분석 단계와 동일

하게 각각의 이미지 내 포함된 사람의 수를 요일별,

주간별, 월별로 분리하여 혼잡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6 이미지를 통한 방문자 특성 분석

다음으로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파이썬과 OpenCV

를 활용하여 방문자 특성 중 성별과 연령대를 추출

하였고, Haar Cascade 기반의 Front Face 탐지 모델

이 사용되었다. 방문자는 성별과 연령대를 기준으로

8개 집단(유아, 영아, 어린이, 10대∼20대 초반, 20대

중반∼30대 초반, 30대 중반∼40대 초반, 40대 중반∼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작성한 코드가 이미지 내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를

적절하게 구분해내는 것을 Fig. 6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3,138개의 포스팅에서 2,261명의 성별과

Fig. 5 Whole Body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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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성별과 연령대는 사람의 전면 이미지가 필요하므

로 사람 수를 파악하는 이미지 분석에 비해 인식된

사용자가 적었으며, Confidence Level이 0.7 이상인

경우에만 실험 결과에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영아

136명, 유아 100명, 어린이 143명, 10대∼20대 초반

159명, 20대 중반∼30대 초반 422명, 30대 중반∼40대

초반 218명, 40대 중반∼50대 48명, 60대 이상이 45명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에 사용된 카페의 경

우 여성이 약 62%, 20대에서 30대 초반이 33%,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 17%로 20대에서 40대 초반의

여성이 주요 방문객임을 알 수 있었다.

3.7 최종 혼잡도 산출

앞서 도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관광

지의 최종 혼잡도를 제시한다. 혼잡도 점수 C는 아래

수식과 같이 계산된다.

  ∙ ∙ (1)

  ∙  ∙ (2)

  ∙ ∙ (3)

where,
 ≤          ≤ 

            

수식에서 w는 가중치를 의미하며, 포스팅 데이터

기반의 점수는 P로, 이미지 기반의 점수는 I로 표기

한다. 수식 (1)에서 CP,d는 혼잡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일자에 해당되는 요일에 업로드된 포스팅 수가 분석

기간 내 업로드된 전체 포스팅 수에서 차지하는 상

대적인 비율을 의미한다. CP,m은 혼잡도를 파악하고

자 하는 일자가 속하는 월의 포스팅 수가 분석 기간

내 전체 포스팅 수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뜻한다. 수식 (2)는 업로드된 이미지에 포함된 사람

의 수를 기준으로 혼잡도를 산출한다. CI,d는 혼잡도

를 파악하고자 하는 일자에 해당되는 요일에 업로드

된 포스팅 내 이미지에 포함된 사람 수의 합이 분석

기간 내 업로드된 전체 포스팅 이미지에서 추출된

사람 수의 합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뜻하며,

CI,m은 혼잡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일자가 속하는 월에
업로드된 포스팅 내 이미지에 포함된 총 사람 수가

분석 기간 내 업로드된 전체 포스팅 이미지에서 추

출된 총 사람 수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의

미한다. 최종 혼잡도 점수 C는 수식 (1)과 (2)의 가중

합으로 산출된다. 수식 (3)에서 α는 포스팅 데이터

측면의 가중치, β는 이미지 측면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특정 일자에 대한 최종 혼잡도를 확인하

고자 할 경우, 시스템은 사용자가 요청한 일자의 요

일과 월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 요일과 월별 혼잡도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해진 가중치를 기반으로 포스팅

데이터 기반의 혼잡도와 이미지 기반의 혼잡도를 앞

서 제시한 것처럼 추출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8월 10일 카페의 혼잡도를 예

상하고 싶다면 시스템은 혼잡도 예측을 위해 포스팅

데이터와 이미지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8월 10일은

수요일이므로 CP,d 값을 사용하며, 예시에서 산출된

수요일의 혼잡도는 0.45로 나타났다. 8월의 혼잡도 수

치는 CP,m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0.68(CP)로 산

출되었다. 이후 요일과 월에 대한 반영비율인 가중치

wP,d, wP,m를 활용하여 포스팅 기반 혼잡도를 예측한

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값으로 각각 0.5의 가중치를

사용하였고 포스팅 데이터 기반의 혼잡도는 0.58로

산출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 기반의 혼잡도를

파악한다. 이미지에서 추출된 사용자 수를 통해 수요

일의 이미지 기반 혼잡도인 0.11(CI,d)과 8월의 이미

지 기반 혼잡도인 0.53(CI,m)을 도출하고 가중치를 활
용하여 이미지 기반 혼잡도인 0.32(CI)를 산출한다.

이후 포스팅 데이터 기반의 혼잡도와 이미지 기반의

혼잡도를 가중 합산하여 최종 혼잡도를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팅 데이터 기반 혼잡도와 이미지 기

반 혼잡도 가중치 α, β를 각각 0.5로 설정하였다. 이

Fig. 6 Example of Characteristics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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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8월 10일 카페의 최종 예상 혼잡도는 0.5로

산출되었으며 평균적인 혼잡도를 보여줄 것으로 나타

났다. 오픈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관광지의

경우 월별 혼잡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누적 데이

터가 충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Cold Start 문제에 대

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즉 수식 (1), (2)에서 월별 혼

잡도 변수 CP,m과 CI,m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월 가

중치 wI,m과 wI,m을 0으로 설정하고, 포스팅 데이터와
이미지 내 사람 수 데이터의 최근 4주간 변화 추이

를 반영하여 최종 예상 혼잡도를 예측할 수 있다.

Fig. 7은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혼잡도 분석 결과 사

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예시이다.

Fig. 7 UI for Congestion Results

4. 시스템 검증

4.1 혼잡도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하여 타

서비스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글과 네이버

에서 일부 유명 관광지에 대한 시간대별 혼잡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관광지에 대한 혼잡도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

히 일별로 제공하는 국내 서비스는 없다. 제안 서비

스의 검증을 위해 네이버 DataLab에서 제공하는 검

색 데이터 통계를 활용하여 제안 시스템에서 도출된

요일별 혼잡도와 월별 혼잡도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

하여 검증을 진행하였다. DataLab으로부터 2021년

8월에서 2022년 7월까지 1년간의 데이터를 추출하였

으며, 사이트별 건수는 원앤온리 24,125건, 팔공산

케이블카 2,533건, 뽀로로 파크(아쿠아 빌리지)

8,995건이다. Timestamp data를 이용해 월별, 요일

별로 분류하여 비교 검증에 사용하였다.

제주도 소재 카페 원앤온리의 경우 Fig. 8과 같이

네이버 검색 시스템과 비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요일별 결과에서는 91%, 월간 데이터의 경우

81%의 일치율을 보였다. 전체적인 그래프 또한 네

이버의 데이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Fig. 8 Congestion Verification (Cafe)

다음으로 팔공산 케이블카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데이터를 추출하

였으며 총 1,400개의 포스팅과 이미지 분석을 통해

746명의 사람을 추출하였다. 팔공산 케이블카의 경

우 Fig. 9와 같이 단풍이 드는 가을철부터 사용자가

급증하는 계절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관광지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예측한 혼잡도가

계절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하루 포스팅 수가 수십 개가 넘

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경주의 뽀로로 아쿠아 빌리

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포스팅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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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gestion Verification (Palgong Mt.)

4,224개이며 이미지 분석을 통해 추출된 사람의 수

는 3,398명이다.

Fig. 10과 같이 월별 데이터는 거의 유사한 형태

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요일별 데이

터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해당 관광지의 예

약 및 정보 확인 등 작업을 위해 검색한 사용자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검색어 기반의

혼잡도 시스템이 갖는 한계로서 실제로 방문하지 않

았으나 검색 횟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추출된 데이터의 경우 실

제로 방문한 사용자가 업로드한 포스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데이터라 할 수 있

다. 방문자의 분포를 볼 때 제안 방법으로 추출한 데

이터가 더욱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4.2 방문자 특성 검증

이미지 분석을 통해 추출한 방문자 특성 검증을

위하여 DataLab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DataLab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검색어가 있고

인기가 있는 관광지에 한하여 사용자의 연령대와 성

별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와

DataLab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가장 먼저 연구에 사용된 원앤온리 카페의 분석

결과는 Fig. 11과 같다. DataLab에서는 10대, 20대,

30대와 같이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유아, 영아, 어린이, 10대∼20대 초반, 20

대 중반∼30대 초반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여 정확히

Fig. 10 Congestion Verification (Pororo Park)

Fig. 11 Visitor Characteristics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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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분류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인구의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특성도 유사하게 나

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팔공산 케이블카의 방문자 특성을 비교

해보았다. Fig.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30∼40대의

방문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50대부터 SNS의 사용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방문객에 대한 예측은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SNS를 활용한 본 연구의 특성

으로 SNS 사용자가 적은 연령대의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검색 시스템의 경우 10세 이하 연령대에 대한 검색

어 통계가 매우 적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분석을 통해 10세 이하 어린이의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 12 Visitor Characteristics (Palgong Mt.)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0세 이하의 방문객이 많은

뽀로로 아쿠아 빌리지에 대한 사용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Fig. 13과 같다.

분석 결과 DataLab에서는 추출되지 않은 영·유아

방문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검

색어 기반의 시스템보다 낮은 연령대에 대해서도 보

다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 Visitor Characteristics (Pororo Park)

5. 결 론

본 논문은 SNS상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

한 관광지에 대한 혼잡도를 예측하고 사용자에게 제

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SNS에 업로드되는 포

스팅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혼잡도를 제

공해주고자 하였으며, 포스팅 데이터 중 업로드 시간

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혼잡도는 업로드된

시간을 기준으로 월별, 요일별, 주간별 데이터를 사

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미지 분석의 경우 이미지 내

포함된 사람의 수를 파악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미지 내 사람의 수는 OpenCV를 통해 추출하였다.

추출된 사람의 수를 월별, 요일별, 주간별 데이터로

분류하고 혼잡도를 산출하였다. 이후 포스팅 데이터

의 혼잡도와 이미지 기반 혼잡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혼잡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방문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미지 내 사람의 연령과

성별을 분석하였고 OpenCV의 Haar Cascade 기반

Front Face 탐지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지 내 방문객의 연령대와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시된 시스템의 검증을 위하여 네이버

DataLab 시스템의 검색량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제주도의 인기 카페인 원앤온리, 팔공산 케이블

카, 경주 뽀로로 아쿠아 빌리지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분석 결과 혼잡도의 경우 네이버 Data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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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색어 통계와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용자 특성 분석의 경우 SNS 데

이터를 통한 분석이 50∼60대 방문자 정보를 정

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검색어 통계의 경우 10대 이하에

서 정상적인 데이터의 추출이 불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10대 이하에서도 사

용자 특성을 추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SNS를 통해 관광지를 검색하고 정

보를 획득하는 젊은 층이 흔히 핫플레이스라는

곳에 한꺼번에 몰리는 점을 개선하고자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재 검색 포털에서도 혼잡도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 대상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조건에 부

합하는 일부 대형 관광지로 한정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면 SNS상에 업

로드된 데이터가 있는 모든 관광지에 대한 혼잡

도 분석이 가능하며 규모가 작거나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라도 혼잡도 예측이 가능하

다.

데이터 측면에서 본다면 검색 포털의 경우 혼

잡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극히 제한적인 일부 데이터만을

열람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개인이 언제든지 수집할 수 있는 SNS의 데이터

를 활용하여 혼잡도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검색 통계 기반 혼잡도의 경우 실제 방

문하지 않는 사람이 단순 검색만 하더라도 혼잡

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하

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가 직접 위치 태그를 설정하거나 GPS에 기반한

게시글만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실 방문자의 데

이터를 토대로 산출된 혼잡도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포스팅 내 포함된 태그와 텍

스트 내용 등을 활용하여 더욱 개선된 시스템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SNS 데이터만으로

는 분석이 어려운 50대 이상 방문자에 대해서도

수집이 가능한 포털 검색 통계와 함께 하이브리

드 방식을 적용하여 혼잡도 예측의 정확도를 개

선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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