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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에서 주거환경이란 주거 및 생활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의 총체로써, 좁은 의미로는 주택 주변의 물리적인 환

경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환경을 포함

하는 개념이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은 자신이 사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주거

환경을 구성하는 특정한 변수와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Shin 

and Nam, 2012).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의 많은 부

분이 바뀌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Kim et al., 2007).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음에도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 수준은 높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문제

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

수를 고려해야 한다(Kim et al., 1998).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

한 평가를 위해 여러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일반적

으로는 주거환경 만족도란 거주자 개인이 느끼는 거주지의 주관

적인 요소와 거주지 주변의 근린 환경에서 얻는 복합적인 만족

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Kim and Chung, 2015). 그리고 많은 실

증연구를 통해, 거주민의 설문기반의 주관적 평가로 이루어진 

주거환경 만족도는 대표적인 삶의 질 측정지표로 이해되어 왔다

(Kim and Kang, 2019; Kim et al., 2018; Kim and Lee, 2022; 

Oh and Sim, 2009; Seol and Chael, 2013; Ahn, 2019). 

나아가 이러한 주거환경 만족도를 종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

성과 거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Yi and Muh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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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만족도의 결정요인은 많은 연구에서 물리적인 특성

과 비물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비물리적인 특성은 사

회적 요인을 반영한 이웃관계, 갈등, 사회 프로그램 참여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물리적인 특성은 주택 자체의 환경이

나 물리적 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 회의실, 운동시설,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치안 등 접근성 등을 가리킨다

(Ahn, 2019). 즉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시 환경이 제공하는 복합적인 요소에 대한 총

체적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거주민들의 삶의 질과 동시에 도시의 

거주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Kim et al., 2016). 

1.2 공간복지

이러한 주거환경 만족도의 중요성과 더불어 21세기 ‘복지’의 

키워드가 결합되어 최근에는 ‘공간복지’라는 개념으로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한 요소를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Kim(1), 2020). 

Kim(2), (2020)은 공간복지란 기존의 개인의 임대형 주거 제

공이라는 선별적 복지를 넘어 공공 공간 및 시설을 복지의 요소

로 아우르는 장소중심의 복지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이

야기한다. 이는 복지관련 정책이 개인중심에서 지역사회를 기반

으로 하는 접근방식으로 변화하는 배경과 맞물려 있다. 일축에

서는 2012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은 

변화를 맞이했다고 설명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적으로 제

공되었던 ‘거주복지서비스’ 영역이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즉 ‘공간복지’의 화두

는 기존의 주거를 위한 경제적 복지 전달체계 중심에서 공공재

로서의 공간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시킨 것으로 확대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Shin et al., 2014, Je, 2015).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국민의 소득 및 문화수준 향상에 

따라 복지영역 또한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러한 사

회서비스 개념으로서 복지영역은 여러 중앙부서에서 핵심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간복지라는 개념이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보다 

근본적으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공간복지란 개

개인의 삶의 질을 담아내는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공공을 위한 

인프라 공간의 정의” (Yoo et al., 2021)를 기반으로 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마다 공간복지를 다르게 인지함을 인정하

고, 이를 배려하는 인프라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 연계하여 사

회서비스 제공을 도모해야 하는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

고 동시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간복지 개념 도입과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객관적 분석을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의의 계획을 통한 과도한 커뮤니티 시설 확장 등의 

운영은 오히려 공간의 낭비와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 지역별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을뿐더러 

관리비에 대한 지속적인 지출 또한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

가 시설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주민들의 분

쟁이 유발되어 해당 지역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주거환경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객관적 방법론을 정의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근린 환경 수요

에 대한 구체적 분석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환경 만족도라

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공간복지를 구성하는 환경의 

인프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활용되는 것이 공공 민원 데이

터인데 다른 개방 데이터와 응용하여 실질적인 거주민의 필요에 

대한 분석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방법 및 방향 (공공데이터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환경)

공공 인프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써의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요구하는 공공공간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해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도시환경에서 이러

한 개인들의 요구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하기에 이를 잘 이

해하고 적절한 요소를 계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공공데이

터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불편 신고 민원

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Kim 

et al., 2018). 국내에도 서울시의 경우 생활 불편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린 환경을 저해하는 도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Kim and Kang, 2019).

이러한 민원데이터는 정형적이지 않으며 확정된 분석방법이 

없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들을 유의미하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열풍

에 타고 진행 중이다. 특히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의도로 사용되곤 하는데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Lim and 

Kim, 2016; Cho and Woo, 2019). 실제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객관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Cho and Ch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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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을 위해 사전에 고려했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시 혹은 거주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

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한 방법은 설문조사이다. 매우 보편적

이며,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질문 설계의 어려움과 한정적인 표본에 의존하

기에 공간적으로 넓은 지역을 분석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

다(Kim et al., 2020). 또한 분석 대상 선정 및 질문을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방법을 

설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외에 Space-Syntax(Hillier et al., 1976) 개념을 활용한 물

리적 형태 기반의 분석이 고려되었다. 기존의 현장조사와 같은 

데이터 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유효하나, 주거

환경 만족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결부된 문제에 대해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외의 만족도와 직결된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Choi and Moon, 

2011). 따라서 단순히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인 분석만으로는 실

효성이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린시설이나 보행로 등 가시적인 요소들이 잘 설계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처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요인들

이 만족도를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자들의 주

관이 담긴 데이터를 고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해야 한다

(Jang,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에 적극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머신러

닝 기술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분석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이에, 민원이나 지역과 관련된 뉴스와 

같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는 있으나 데이터의 형식이 비정형 

텍스트로 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데이터에 집중

하였고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기반의 머신러닝을 이용한 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제시하고, 민원데이터를 그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공

간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도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주거환경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린시설을 포함하는 

공간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을 포함

한다. 이는, 주변 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주관적 평가를 객관화하

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이러한 거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도시문제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자, 거주민들의 만

족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민원데이터와

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지속적인 연구와 응

용분야로의 활용을 위해 범용적인 분석 방법을 고려하고자 한

다.

2.1 연구 순서

본 연구의 전체 처리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먼저 데이터 

수집은 인터넷 뉴스와 민원 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텍스트를 기

반으로 한다. 따라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전처리 과정

을 필요로 하며 객관적인 분석에 장애를 일으킬만한 요소들을 

삭제한다. 중복적인 요소들이나 분석 주제와 무관한 내용을 담

고 있는 데이터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리된 자료는 토

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 후에는 커뮤니티 시설 관련 민원만을 추출하여 공간복지 

개념과 연계한다. 주거환경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GIS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하

여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 단계별 세부 처리 과정은 3.2절부터 

자세히 설명한다.

Figure 1. The entire course of study

2.2 데이터 수집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임의로 연구 대상을 

서울시로 설정하였고 민원 데이터를 통한 분석과 뉴스 데이터를 

통한 분석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거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이다. 민원 데

이터의 경우 Table 1에 나타나 있듯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의 통합 민원 데이터 총 82,941건을 수집했다. 추가로 중복되는 

내용의 민원을 제거하여 50,985건으로 축소하였다.

두 번째는 유의미한 통계를 위해 비정형 데이터와 결합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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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는 자료이다. Table 1의 민원인 정보 데이터와 조직관

리 정보 데이터가 포함된다. 민원인 정보 데이터의 경우 주소 

정보를 민원 데이터와 연결하여 민원 내용과 지역의 결합을 위해 

수집되었다. 따라서 총 수집된 114,030건의 민원인 정보 데이터 

중 주소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를 제외한 48,411건의 데이

터를 추출한다. 그리고 조직관리 정보 데이터의 경우 비정형적인 

민원 데이터를 어떠한 부서에서 관리하였는지를 통해 데이터 분

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에 수집되었다. 그렇기에 고유의 부서코

드 및 부서명을 확보한 총 2,108개의 데이터셋을 확보하였다.

세 번째로는 토지와 건물, 인구와 같은 요소를 담고 있는 공공 

개방 데이터이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차후 분석을 더욱 구체화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주민

등록인구 31,144명과 유아 인구 29,956명, 고령인구 25,882명

과 같은 인구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리고 공시지가 데이터 

43,283건과 노후 건축물 14,060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주거환경 만족도를 효율적으로 상승시킬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데이터와 민원 발생 지역을 접목하는 것

이 필수적이기에 행정 경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통계

청에서 서울특별시 구 분류 데이터 25건과 서울특별시 동 분류 

데이터 424건을 수집하였다.

 

2.3. 데이터 전처리

먼저 수집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중복되는 내용의 민원 정보

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원 정보의 경우 82,941개의 원

본데이터에서 전처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50,985건의 데이터

로 정리하였다. 민원인 정보 데이터 셋의 경우 114,030건으로 

구성된 데이터 중 주소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제거하여 

총 48,411건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통합단계가 이루어지는데 각 데이터 셋마

다 중복값을 제거함으로써 하나의 분석 데이터 셋으로 통합하였

다. 민원 내용 데이터에서 활용할 내부 데이터로 접수 번호

(RECEIPT_NO), 민원 제목(APPL_TITL), 부서코드(DPTPR), 민

원 내용(APPL_CONT), 민원 접수일시(APPDT)로 설정하고 민

원인 정보 데이터에서는 접수 번호(RECEIPT_NO), 고객 번호

(CUST_NO), 고객 상세 주소(CUST_ADDR)로 설정한 후 이를 통

합하여 접수 번호(RECEIPT_NO), 민원 제목(APPL_TITL), 부서

코드(DPTPR), 민원 내용(APPL_CONT), 민원 접수일시(APPDT), 

고객 번호(CUST_NO), 고객 상세 주소(CUST_ADDR)로 총 7개

의 세부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데이터 셋을 구성하

였다. 최종적으로 데이터 셋 결합 후, 민원 내용과 주소가 확보

된 데이터는 총 14,995건이 되었다.

Table 1. Data collection

No Organization Data
Data 

Description
Count

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Metropolitan 

TNCSB_APPL_R

EG_INFO

Integrated 

Complaints 

Data 

(2015~2020)

82,941

2

Complainters' 

Information 

Data 

(2012~2020)

114,030

3

Organization 

Management 

Information 

Data

2,109

4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Total 

Population, 

Resident 

Population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Data

31,144

5

Infant 

Population, 

Elderly 

Population Data

29,956 / 

25,882

6
Official Land 

Price Data
43,283

7

Statistics 

Korea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Number of 

Buildings over 

30 Years Old

14,060

8

Administrative 

Boundary - 

Municipal 

Districts

"Seoul 

Special City 

- District 

Classification"

25

9

"Seoul Special 

City - 

Neighborhood 

Classification"

424

마지막으로 앞서 진행한 전체 민원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텍

스트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Komoran 패키지를 활용하여 

명사를 추출하였다. ‘Komoran’은 텍스트에서 형태소를 분류해

주는 파서2)를 말한다. 또한 사용자 사전에서 명사로 등록한 단

어가 출현하면 그 단어에 대한 품사를 명사로 정의하는 시스템

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 사전 사용은 법적 제도, 건물

의 이름, 지명 등과 같이 고유명사를 인식하는 데 활용한다. 동

시에 이렇게 추출한 키워드를 확인 후 분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명사에 대한 불용어(Stop word)를 처리하고 고유명

사를 확인하여 이 또한 사용자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사로 변환된 데이터에서 상위 키워드를 추출하였다(Table 2). 

2) 입력 토큰에 내재된 자료 구조를 빌드하고 문법을 검사하는 인터프리터나 컴파일러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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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rt top keywords

Keyword Count

1 Construction (공사) 23416

2 Occupancy (입주) 20269

3 Application (신청) 20200

4 Housing (주택) 17835

5 Complex (단지) 16902

6 Apartment (아파트) 15662

7 Income (소득) 14901

8 Verification (확인) 14299

이를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시각화 하면 Figure 2와 같

다. 이와 같이 이를 활용하여 상위 키워드를 파악하였고 공사 

관련 민원 및 입주 문의 관련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2. Keyword visualization via word cloud

2.4. 데이터 분석

토픽 모델(Topic model)이란 문서 집합의 추상적인 "주제"를 

발견하기 위한 통계적 모델 중 하나로, 텍스트 본문의 숨겨진 

의미구조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대

표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량의 민원 데이터를 자료

원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핵심 키워드와 빈도를 파악하고 자주 발생하는 민원 

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주거환경 만족도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는 공간복지

를 이를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거주민의 주관적 평가를 담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한 후 토픽모델링을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유의미하게 사용되는 단어와 맥락을 추

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를 통해 거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Table 3는 토픽 모델링을 통하여 선정된 5개의 주제를 보여

준다. 토픽 1의 경우 주택 내 하자 보수 관련 민원에 대한 것이고 

토픽 2의 경우 입주 계약 관련 대출에 대한 민원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토픽 3은 청약 및 분양 신청 기준을 문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토픽 5번은 입주민의 신고로 이루어진 민원이다. 

하지만 토픽 모델링 결과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던 토픽 4는 도

배글로 인하여 왜곡된 분석 결과임을 확인했다.

Table 3. Result of topic modeling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Repair

(보수)

Occupancy

(입주)

Housing

(주택)

Apartment

(아파트)

Photo

(사진)

Construc-

tion

(공사)

Contract

(계약)

Income

(소득)

Resident

(주민)

Attachment

(첨부)

Replace-

ment 

(교체) 

Security 

Deposit 

(보증금) 

Application

(신청)

Construc-

tion

(공사)

Report

(신고)

Handling

 (처리)

Content

(내용) 

Criteria

(기준)

Complaint

(민원)

Complex

(단지)

Confirm-

ation

(확인)

Construc-

tion 

(공사) 

Residency

(거주)

Occupant

(입주민)

Installation

(설치)

Issue

(문제)

Complaint

(민원) 

Subscrip-

tion

(청약)

Manage-

ment

(관리)

Road

(도로)

Occupancy

(입주)

Lease

(임대) 

Supply

(공급)

Complex

(단지)

Shooting

(촬영)

Defect

(하자) 

Loan

(대출)

Affordable 

Housing

(행복주택)

Project

(사업)

Request

(요청)

Phone Call 

(전화) 

Center

(센터)

Sale

(분양)

Person

(사람)

Related

(관련)

Manage-

ment

(관리) 

Processing 

(처리)

Notice

(공고)

Parking

(주차)

Inconve-

nience

(불편)

2.5. 공간복지 개념과 연계한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일차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의 폭을 확장하여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미리 설정한 임의의 

주제를 통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추가적인 분석의 방향

을 설정하기 위해 실증모델에서 사용한 개념은 1.2장에서 언급

한 “공간복지”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간복지의 개념

을 분석 키워드로 활용하기 위해 커뮤니티 관련 시설을 연관 

분석 키워드로 활용하였다. 전체 민원 데이터 셋에서 경로당, 

세탁실 등 커뮤니티 시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민원의 내용을 추

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건의 데이터 중 흡연, 소음 등 

커뮤니티 시설 요구가 아닌 불만사항을 포함한 민원을 제거 후 

분석하여 1,676건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Figure 

3과 같은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도시계획과 연계된 실질적인 데

이터 활용을 위하여 GIS 정보와 함께 시각화를 진행하였고 추가

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증 분석을 통하여 분석

의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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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isualization of keywords for complaints related 

to community facilities

3. 대상지 실증 분석

3.1. 고덕/강일을 포함하는 민원 키워드 분석

앞서 제시한 방법을 기반으로 고덕/강일 지구를 대상지를 선

정하여 실증 분석 수행하였다. 실증 분석에서는 분석된 데이터

를 가시화 하는 방법과 이를 도시 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고덕 또는 강일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민원 데이터를 

추출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고덕 및 강일 지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원 내용을 추출하여 1,521건의 데이터를 확보

하여, 앞서 진행한 전체 민원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텍스트 분석

을 진행하였다. 그 후 Komoran 패키지를 활용하여 명사를 추출

하였다. 또한 사용자 사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유명사를 등록

하고, 추출한 키워드를 확인 후 분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명사에 대한 불용어(Stop word)를 처리하였다. 이렇게 

명사로 변환된 데이터에서 상위 키워드를 추출함과 동시에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시각화(Figure 4)할 수 있었다.

Figure 4. Visualization of keywords for complaints related 

to community facilities in Gangdong-gu

분석으로 확보한 상위 키워드는 아파트, 입주, 단지 등이 나

타나며 전체 민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Table 4). 동시에 

전체 민원과 달리 ‘명칭’과 같은 키워드가 상위권에 등장했다. 

상세 주제는 토픽 분석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지만 기존의 토픽

과 차이점이 발견되리라 예상된다.

Table 4. Godeok/Gangil area civil complaint top keyword 

sorting

Keyword Count

1 Apartment (아파트) 1669

2 Move-in (입주) 1601

3 Complex (단지) 1591

4 Name (명칭) 1127

5 Construction (공사) 949

6 Civil Complaints (민원) 781

토픽 모델링 결과를 해석 및 시각화하자면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4개의 토픽이 선택되었다. 토픽 1의 경우 고덕, 강일 

아파트 명칭 변경과 관련된 민원이다. 토픽 2의 경우는 고덕 및 

강일 아파트 입주 계약 관련 민원이고, 토픽 3은 소득 기준에 

따른 아파트 분양 문의이다. 마지막으로 토픽 4는 전반적인 고

덕, 강일 지역의 민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체 민원

을 대상으로 한 토픽 분석 결과와 유사하지만 토픽 1과 같이 아

파트 명칭 변경에 관한 새로운 토픽이 발견되었다. 또한 4번 토

픽의 경우, 전반적인 키워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특정 주제

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Table 5. Godeok/Gangil area civil complaint topic modeling

results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Name

(명칭)

Kangil

(강일)

Godeok

(고덕)

Kangil

(강일)

Apartment

(아파트)

Apartment

(아파트)

Income

(소득)

Noise

(소음)

Occupancy

(입주)

Complex

(단지)

Gangil

(강일)

Complex

(단지)

Complex

(단지)

Occupancy

(입주)

Construction

(공사)

Sale of 

Housing Units

(분양)

Prospective

Resident 

(예정자)

Construction

(공사)

Occupancy

(입주)

Application

(신청)

Godeok

(고덕)

Godeok

(고덕)

Criteria

(기준)

Occupancy

(입주)

Use

(사용)

Contract

(계약)

Complex

(단지)

Construction

(공사)

Change

(변경)

Complaint

(민원)

Long-term 

project

(장기전)

Housing

(주택)

Gangil

(강일)

Related

(관련)

Sale

(분양)

Supply

(공급)

Brand

(브랜드)

Request

(요청)

Installation

(설치)

Godeok

(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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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소정보 활용, 키워드에서 공간으로 확장된 분석

단순한 키워드에서 출발한 분석이, 도시공간과 연계되어 숨

은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정보를 

가시화 하여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가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민원을 대상으로 14,995개의 

데이터 셋 중, 주소 데이터를 포함하는 동시에 커뮤니티 시설명

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데이터 1,689건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다. 그 중에서 흡연, 소음 등 커뮤니티 시설 요구가 아닌 

불만사항을 포함한 민원을 제거 후 1,503건의 데이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GIS 데이터로는 행정 경계에 대한 정보

를 기반으로 지역의 민원 발생 수, 근린시설이나 교통 현황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공공 데이터 API

와 GIS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특정 지역의 민원을 시각적인 이미

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커뮤니티 관련 민원들을 공간 정보 파일과 결합하여 구 단위 

지역별 매칭을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현황 확인 후, 강동구(강일 

및 고덕 지구)를 대상으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였다. 서울시 대상 

커뮤니티 시설 관련 민원 중 강동구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을 

추출하여 21건의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GIS를 활용한 시각화 및 

분석을 위하여 최종 추출된 민원 데이터를 shp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Figure 5는 민원데이터의 구별 발생빈도를 heat- 

map 방식으로 가시화한 결과이다.

Figure 5. Visualization of civil complaints related to 

community facilities in Seoul (503 cases)

Figure 6. GIS visualization of civil complaints related to 

community facilities in Gangdong-gu

민원 내용을 통해 요구 시설을 파악하고 GIS 분석을 통하여 

시설 제공의 적절성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강동구 기준 도출된 

21건의 커뮤니티 시설 관련 민원으로 GIS 기반 분석 결과를 토대

로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커뮤니티 시설 관련 민원 파악 결과 망월천 육교 설치 

요구가 확인되었다. 민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가시화한 결

과 Figure 6, 7과 같이 발생지역이 강일 리버파크 2단지위치에

서 다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공간복지 개념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주변의 커

뮤니티 시설에 대한 정보를 가시화하였다. 망월천 주변의 커뮤

니티 시설을 GIS 기반 가시화(Figure 8)를 통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Figure 7. Check the origin of civil complaints through GIS 

analysis

이를 통하여 현재는 망월천을 사이에 두고 고덕강일 지구와 

강일 지구가 분절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주변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하락하는 공간복지의 저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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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Figure 9). 즉 망월천에 육교 설치를 통해 

이 두 지역, 고덕강일지구 통행이 수월해진다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

Figure 8. Identification of the status of welfare facilities 

through GIS analysis

이는 단순한 키워드에서 출발한 분석이, 도시공간과 연계되

어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공간복지 개념에서 

바라본 도시의 문제점을 매우 직관적으로 분석해낸 예시로써, 

키워드만으로 분석된 민원의 문제를 도시 공간과 연결하여 분석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Figure 9.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parks and 

playgrounds through GIS analysis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위와 같이 빅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민원 

토픽 모델링을 통하여 거주민 니즈 분석 모델을 만들고, 이를 GIS

기반 가시화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도시공간으로 확장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강동

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 분석을 진행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신뢰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데

이터를 분석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

다. 나아가 데이터 접근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분석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제시된 방법론에서 전체적인 틀은 유지한 채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공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시간, 공간, 대상에 구애

되지 않는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기존의 통계적 방법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이나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

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로 제시한 결과 자체를 통계적 접근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데이터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표본은 정책 대상의 전체 표본이 

아닌 여론 및 언론에 표출된 일부를 사용하여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현

재 구축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 관리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 중 주소 관련 데이터가 부재하

는 경우가 잦아 지역별 요구사항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소 

데이터가 결측치인 정보를 모두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

에 데이터의 대부분이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다. 또한 흡연, 소음, 민원 등 불만 사항에 대한 민원과 시설 요구 

민원을 구분함에 어려움도 발견되었다. 배제된 키워드를 포함하

고 있는 것과 해당 민원에 시설 요구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관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총량이 증가한다면 

기존의 목적에 더욱 근접한 연구 결과가 기대된다. 민원 데이터의 

내용에 기반한 공간복지 제공 모델을 제시하고 실시간 공공 API 

정보를 활용한 GIS 시각화를 통해 보다 즉각적이고 다양한 변수 

분석에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분석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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