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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원 이용자의 수요 변화에 맞춰 공원 운영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이다. 과거 공원 이용 수요에 

관한 조사와 분석은 설문조사에 의존해왔으나, 최근에는 공원 이용 트렌드 및 이용자의 활동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소셜미디어 데이터 중 텍스트 데이

터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미지 데이터에 담겨있는 정보를 얻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

미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원 이용 특성 분석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공원 분석에 적용하여 공원 운

영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Visual Question Answering(VQA)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이

미지 분석 도구를 구축하였다. 이 도구를 이용해 공원 이용자의 특성과 위치, 이용행태 등의 각 도시공원 이용 특

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원별 운영 및 관리 전략을 마련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VQA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도출한 이미지 분석 결과값이 기존의 텍스트 분석 결과값과 유사함을 확인하여 분

석 도구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둘째, VQA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공원 이용 특성 분석은 기존의 텍스트 분석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성별, 연령, 이용시간 등)를 수집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VQA 분석을 실제 공원의 이용 

특성 분석에 적용하여 기존 공원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VQA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공원 이용 특성 분석 방법은 향후 여러 공원 이용 특성 분석 시 중요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도시공원 명소화, 공원이용특성, 인공지능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the enhancement of park operation and management by analyzing the changing 

demands of park users. While traditional methods depended on surveys, there has been a recent shift towards 

utilizing social media data to understand park usage trends. Notably, most research has focused on text data 

from social media, overlooking the valuable insights from image data. Addressing this gap, our study 

introduces a novel method of assessing park usage using social media image data and then applies it to actual 

city park evaluations. A unique image analysis tool, built on Visual Question Answering (VQA) deep learning 

technology, was developed. This tool revealed specific city park details such as user demographics, behaviors, 

and locations. Our findings highlight three main points: (1) The VQA-based image analysis tool's validity was 

proven by matching its results with traditional text analysis outcomes. (2) VQA deep learning technology 

offers insights like gender, age, and usage time, which aren't accessible from text analysis alone. (3) Using 

VQA, we derived operational and management strategies for city parks. In conclusion, our VQA-based 

method offers significant methodological advancements for future park usag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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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도시공원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활용 공간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이재호

와 김순기, 2018). 서울시는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2023년 서울시 푸른 도시 

여가국의 주요 업무 계획에서 도시공원을 개선하고 재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시가 단순한 공원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각 공원의 질적 성장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서효 등, 

2021). 이러한 공원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실제 이용자의 경험과 수요를 고려한 공원 운영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고하정, 2021). 

과거에는 공원 이용자의 경험과 수요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주로 사용했다. 구민아 등(2018)은 설문조사를 통

해 공원 이용자들의 경관 선호도, 시설 이용 만족도, 조성 전후 평가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원의 특성

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새로운 변화를 제안하여 공원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문조사 방

식은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으며(김지은 등, 2019), 설문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오는지 또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규모의 공원 

만족도 조사에서는 공원별 큰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으며(김용수 등, 2006), 공원별 차별화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김지은 등, 2019). 

최근 설문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같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다. 페이스북, 구글맵 리뷰 등 다량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공원별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통해 공원 유형별 상위 키워드를 알아내거나 공원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긍정/부정 감정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채진해, 2020; 심지수, 2020a). 더 나아가 사회 연결망 분

석을 통해 뉴욕 하이라인 이용자 바이그램 분석 등을 통해 주 키워드 간 연결성을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심지수, 

2020b). 최근에는 제3세대 소셜미디어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원 유형별 이용 행태, 새로운 이용 행태, 만족

도 등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지은 등, 2019).

소셜미디어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설문지에서 볼 수 없었던 공원의 이용 특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SNS인 인스타그램의 경우, 텍스트보다 사진에 중점이 있기

에 사진 데이터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Nobles et al., 2020). 특히,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사진 데이터는 사람들이 

환경을 인식하는 방식, 환경과의 상호작용 방식, 특정 장소에 대한 감정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 텍스트 분

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많이 담겨있는 장점이 있다(Chen and Chen, 2020). 사진 데이터 분석의 대표적인 

예시로 소셜미디어 사진 게시물의 딥러닝 활용 이미지 분류모델로 객체 탐지 기법(object detection)을 활용하는 사

례도 있다(이주경과 손용훈, 2022). 구글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진 속 객체를 감지하고 어떤 물체인지 

분류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객체 탐지에 대한 정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객체 탐지하는 데에는 효과적

이지만 단순히 사진 내의 요소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며 탐지 이후에 사진 속 객체 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어려

운 단점이 있다. 특히 국내 인스타그램 사진의 경우 인물 위주의 사진이 많다는 점에서 다양한 객체를 탐지하기에

는 어려움이 존재하여 사진 속 객체 탐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객체 탐지 기법을 넘어 이미지 캡셔닝 기법도 이미지 분석 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Zhongliang 

et al., 2017; Simao et al., 2019). 객체탐지 기법을 활용하여 이미지 내의 물체를 식별하고, 해당 정보를 자연어 

처리 모델에 제공, 이미지에 관한 설명을 문장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사진 속 물체를 식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물체가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윤아 등, 2023). 즉, 기존 

텍스트 분석에서는 명사 빈도 분석을 주로 하였다면, 이미지 분석에서는 단순 객체 탐지가 아닌 이미지를 전체적으

로 파악하고 이미지를 문장으로 묘사하여 “동사 + 목적어”와 같이 더욱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미지 캡셔닝 기법이 기존 객체 탐지 기법을 넘어 사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준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사진 

속 해석 내용은 연구자가 요청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Chat GPT 열풍과 더불어 연구자가 사진에 질문을 던져서 이에 대한 답을 주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고 있다. VQA는 Visual Question Answering의 약자로, 사진에 관한 질문을 줬을 때, 인공지

능이 사진을 분석하여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사진 속 사람들이 공원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라는 질문을 주었을 때 “네 명의 어린이가 손을 잡고 둥글게 서 있습니다.”와 같은 답변을 제공하여, 

기계에 제시하는 사진에 대한 해석이 아닌 연구자가 제공하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다량의 사진을 일관성 있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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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기법을 이용하여 이미지에 질문을 던져 공원 이미지 내에서 위치, 행위를 넘어서 시간

대, 감정 상태 등 더욱 자세한 설명을 얻고자 한다. 즉, 기존 텍스트 분석과 객체 탐지 기법을 넘어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 속 공원 이용자의 활동을 더욱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도구 및 방법을 제시하

고, 이차적으로 선정된 공원의 이용 특성을 분석하여 공원별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수행체계

첫 번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공원 분석 도구 및 방법을 제시한다. 즉, 새로운 공원 이용 특성 분석 도구인 VQA 

분석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북서울 꿈의 숲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와 VQA 분석의 결과값

을 비교한다. 이때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원 이용 특성인 총 행태와 동반자 유형, 연령, 성별, 이용 시간, 위치 빈

도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공원 분석 도구를 서울숲 서울어린이대공원 여의

도한강공원에 적용하여, 공원별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VQA 분석으로 공원별 이용 시간, 연

령대, 위치 등의 이용 특성을 도출한다(그림 1 참조). 

2. 연구방법

2.1 대상공원 선정 

첫 번째 연구로 VQA 분석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원 이용 특성에 관해 텍스트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와 

VQA 분석의 결과값을 비교한다. 비교 대상 선행연구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공원 이용 특성을 분석한 ‘제3세대 

SNS에 표출된 공원 유형별 이용 특성 분석(김지은 등, 2019)’으로 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용행태를 비교 분석

하기 위해 일정 이상 해시태그 데이터가 있는 공원을 대상공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공원은 북서울 꿈의 숲, 

서울숲, 반포한강공원이었다. 이 중 북서울 꿈의 숲을 VQA 분석과의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1). 선행연구에서 텍

스트 분석의 시간적 연구범위를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로 두었다. VQA 분석의 시간적 연구범위는 선행 연

구의 시간적 범위를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인스타그램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

월 31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연구로 공원별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데이터 수

가 많은 공원을 대상공원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표 1과 같이 서울시 직영 공원 중 데이터 수 상위 3곳에 

그림 1. 연구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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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서울숲 서울어린이대공원 여의도한강공원을 대상공원으로 정하였다. 즉, 북서울 꿈의 숲은 선행연구와 

VQA 분석 결과값의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숲 서울어린이대공원 여의도한강

공원을 대상으로 VQA 분석을 하여 공원별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2 데이터 수집(이미지 크롤링)

선행연구에서 공원 이용행태와 동반 유형 분석은 북서울 꿈의 숲의 SNS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데이터 자료를 수

집하고 텍스트 분석하였으며, 이용 시간대 분석은 구글 인기 시간대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였다. VQA 분

석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는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이용한 이미지 크롤링으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다. 이미지 

크롤링은 다음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크롤링할 이미지의 주제에 해당하는 해시태그인 ‘#북서울꿈의숲’, ‘#서울숲’, 

‘#서울어린이대공원’, ‘#여의도한강공원’을 검색창에 입력한다. 검색한 해시태그에 대한 페이지의 HTML 코드를 가

져온 뒤, 해당 코드에서 이미지 URL을 추출한다. 추출한 이미지 URL을 사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해

시태그별로 3천 장의 이미지를 크롤링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한다. 크롤링한 이미지 중에서 반복되는 이미지와 

광고 이미지를 필터링하여 제외하고 1천 장의 이미지를 남긴다. 

2.3 데이터 분석(VQA 딥러닝)

VQA(Vision Question Answering)는 이미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생성하는 딥러닝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이미

지를 이해하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지를 이해하는 

비전 모델과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언어 모델이 필요하다. 비전 모델은 이미지의 객체, 색상, 형태 등을 

이해하며,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중요한 객체나 영역을 식별한다. 반면, 언어 모델은 질문을 이해하고 답을 생

성한다. 딥러닝을 사용하는 VQA 기술은 이미지와 질문을 자동으로 이해하고 처리함으로써, 사람과 컴퓨터 간의 상

호작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Soravit and Doron, 2022). 이를 통해 컴퓨터가 이미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미지에 대한 이해와 자연어 처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ping Language-Image Pre-Training for Unified Vision-Language Understanding and 

Generation(BLIP) 모델을 이용하여 이미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BLIP는 새로운 VLP framework로 비전 언어 이해

와 생성 작업 모두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다(Srinivas et al., 2023). 이는 LM 손실 함수를 통해 미세 조정되며 약 

1억 2,900만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전 학습되어 매우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질문에 대한 추론은 

T5-XXL을 활용한다. 이는 구글에서 제공되는 사전 학습된 자연어 처리(NLP) 모델로 총 11억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미지 분석 모델은 영어로 제공되기에 VQA 분석 결과도 영어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위 VQA 딥러닝 모델에 “사진 속 공원이 어떻게 보이는가?(viewing)”, “사진이 찍힌 시간은 오전, 오후, 밤 중 언

제인가?(time)”, “사진 속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가?(object)”, “이 공원의 가장 주된 요소가 무엇인가?(special)”, “사

진 속 사람이 공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action)”, “사진 속 사람의 연령대는 무엇인가?(age)”, “사진 속 사람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가?(feeling)”의 7가지 문항을 질문하였으며, 해당 답변을 얻어 엑셀 파일로 수집하였다. “사진 

속 공원이 어떻게 보이는가?(viewing)”의 질문에 대해 “It’s a park with a lot of trees and a lake.”, “It’s a 

beautiful park with a lot of trees, and a pond.”의 답변을 얻었으며, “사진이 찍힌 시간은 오전, 오후, 밤 중 언

제인가?(time)”의 질문에 대해 Morning, Afternoon, Evening으로 분류한 답변을 얻었다(그림 2 참조).

표 1. 대상공원 인스타그램 데이터 수

변수 데이터 총 양(만 건) 데이터 업로드 수/일

서울숲 146 542

서울어린이대공원 53.1 201

여의도한강공원 36.6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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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텍스트 분석과 VQA 분석 결과 비교

3.1.1 이용 행태 분석 비교

선행연구에서 북서울 꿈의 숲의 이용 행태는 기분 전환 행위(44.63%) > 먹는 행위(23%) > 데이트 행위

(15.02%) > 보는 행위(10%) > 건강 관련 행위(2.32%) 순으로 도출되었다. VQA 분석에서는 찍히는 행위(45%) > 

기분 전환 행위(19%) > 먹는 행위(15%) > 데이트 행위(11%) > 보는 행위(8%) > 건강 관련 행위(2%) 순으로 결

과가 나타났다. VQA 분석은 SNS에 업로드한 사진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기에 선행연구에서는 도출되지 않았

던 찍히는 행위(posing)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선행연구 결과와 VQA 분석 결과에서 동일한 

순위로 결과가 도출되었다(그림 3 참조).

3.1.2 동반자 유형 분석 비교

선행 연구에서 북서울 꿈의 숲의 동반 유형은 가족(62%) > 강아지(24.1%) > 애인(10.2%) > 친구(3.1%) > 혼

자(0.6%) 순으로 나왔다. VQA 분석 결과에서도 가족(52.4%) > 강아지(44.4%) > 애인(3.1%)으로 동일한 순위가 

나타났다. 그러나 VQA 분석의 데이터 이미지에서는 혼자 온 경우 사진에 찍히기 어렵기에 혼자 방문한 비율에서

는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미지 분석은 사람들이 직접 언급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동반자 유형을 포착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텍스트 분석과 달리 동반자 유형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공원 이용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그림 4 참조). 

3.1.3 이용 시간 분석

선행연구에서 구글 인기 시간대 분석 데이터로 공원 주 이용 시간을 해석한 결과 오후 2-6시의 이용률이 높았

그림 2. 답변 데이터 수집 결과

그림 3. 이용 행태에 대한 선행 연구 및 VQA 분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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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나타났다. VQA 분석에서 ‘사진이 찍힌 시간은 오전, 오후, 밤 중 언제야?’라는 질문을 통해 사진이 찍힌 시간

대를 분석한 결과 주 이용 시간은 오후 > 오전 > 저녁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북서울 꿈의 숲은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서 특히 오후 시간에 인근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원으로, 텍스트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VQA 분석의 결과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3.1.4 VQA로 도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용 특성 분석

3.1.4.1 연령대 성별 분석 비교

선행연구에서는 SNS 데이터 자료의 특성상 공원 이용자의 연령대나 성별 등 개인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는 한

계가 있었다. 그러나 VQA 분석으로는 이미지 속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이를 알아낼 수 있

다. 더 나아가 이용 특성과 행태 연결망으로 관계성도 알아볼 수도 있다. 그림 6, 7을 통해 어른과 여성은 posing, 

taking, sitting 등의 주로 정적인 행태를, 아이와 남성은 playing, walking, riding 등의 주로 동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그림 6, 7 참조). 이러한 어른과 아이의 공원 이용행태 차이 및 성별에 따른 공원 이용 차이는 기존 

도시공원의 이용 특성에 대한 특이점이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지 분석의 신뢰성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

이다. 

3.1.4.2 위치 분석

VQA 분석에서 ‘이 공원의 가장 주된 요소가 뭐야?’라는 질문을 통해 공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했다. VQA로부터 얻은 요소에 대한 답변은 숲(tree), 연못(pond), 사슴(deer), 잔디(grass), 한옥

(house)이 있었다. 요소 답변으로부터 요소가 발생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직접 대칭을 통해 파악하여 매핑으로 결과

값을 나타냈다. 북서울 꿈의 숲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요소는 나무로 희망의 숲이 위치로 나타났다. 이후 연

그림 4. 동반자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및 VQA 분석 결과 비교

그림 5. 이용 시간에 대한 선행연구 및 VQA 분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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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의 월영지, 사슴의 사슴방사장, 잔디의 청운답원, 한옥의 창녕위궁제사 순으로 활발하게 이용되는 요소와 위치의 

결과값이 도출되었다(그림 8 참조).

3.1.4.3 위치-행태-요소 분석

더불어 위치, 행태, 요소를 도출하여 의미연결망 분석을 시행하면 특정 위치에서 일어나는 이용행태와 행위 요소

        

그림 6. 연령대에 대한 VQA 분석 결과

        

그림 7. 성별에 대한 VQA 분석 결과

그림 8. 위치 빈도에 대한 VQ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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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북서울 꿈의 숲에 있는 희망의 숲(viewing-tree)에서 나타나는 행태(action)가 무엇인지

와 행태의 목적어(special)가 무엇인지 파악했다. 희망의 숲(tree)에서는 taking이라는 이용행태에 picture 행위 요소

의 연관성이 긴밀하게 나타나 사진을 많이 찍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walking이라는 이용행태에 dog 행위 요소의 

연관성이 긴밀하게 나타나 강아지와 산책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9 참조).

종합하면 북서울 꿈의 숲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와 VQA 분석을 진행한 본 연구의 공원 이

용 특성 결과값을 비교하여, VQA 분석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VQA 분석은 텍스트 분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이

용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정 시간대나 위치에서의 이용 경향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VQA 분석을 이용하면 공원 이용 특성에 관해 다양하고 상세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공원 운영과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림 10 참조).

3.2 공원 이용 및 운영방안 분석

위 첫 번째 연구에서 유효성을 입증한 VQA 분석으로 공원별 이용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공원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수가 많은 상위 3곳인 서울숲 서울어린이대공원 여의도한

강공원을 대상 공원으로 선정하였으며, 공원별 해시태그로 크롤링한 약 1,000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 이용행

태, 시간, 연령대, 인기 공간 등의 공원 특성을 도출하는 VQA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값을 해석하여 

공원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3.2.1 서울숲 VQA 분석 및 해석

서울숲 해시태그로 크롤링한 1,005장 사진의 VQA 분석 결과 총 행태는 posing(22.9%) > sitting(19.2%) > 

그림 10. 선행 연구 및 VQA 분석 비교

그림 9. 위치-행태-요소에 대한 VQ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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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17.5%) > jogging(11.9%) > walking(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시간은 오후(76.8%) > 밤(11.7%) > 오

전(11.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30대(69.8%) > 0-10대(26.5%) > 40대 이상(3.7%) 순으로 나타났다. 서

울숲에서는 사진을 찍는 행위나 앉아있는 행위가 많이 나타나며 주 이용 시간은 오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주 이용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 이용 연령대의 70%를 차지했다(그림 11 참조). 

VQA 분석으로 SNS 인스타그램 속 인기 공간을 추출하고 구역별 이미지 빈도수를 매핑했다. 위치 빈도는 벚꽃

길(48.6%) > 연못(13.4%) > 잔디밭(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숲에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가장 사진을 많

이 찍는 위치는 벚꽃길임을 알 수 있었다. 위치(벚꽃길)와 행태 연결망 분석을 통해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벚꽃길

에서 taking(picture) > posing > walking 순의 행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12 참조). 상식적인 수준에서 실

제 공원에서는 산책, 휴식 등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공원 이용행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을 것이나, 이용객들은 벚

꽃처럼 인상이 강한 정물이나 풍경에 대해서 사진을 많이 촬영하였을 것이기에 ‘벚꽃길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라

는 이용행태가 가장 높은 결과로 도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이용행태를 제외한 서울숲만의 

차별화된 이용행태는 ‘벚꽃길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숲은 20-30대가, 벚꽃길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 방문한다는 차별화된 특징을 도

출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특성상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은 경우가 많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서울숲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의 특징을 강조하여 다양한 포토존 설치, 사진 관련 이벤트 

개최 등의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공원 이용객의 연령대가 전체 이용 연령대의 70%에 해당할 만큼 20-30

대에 치중되어 있어 다른 여러 연령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벚꽃길은 벚꽃이 만개

하는 한 계절에만 집중된 요소로, 벚꽃이 만개하는 시즌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벚꽃길 위치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도 요구된다.

3.2.2 서울 어린이대공원 VQA 분석 및 해석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해시태그로 크롤링한 1,002장 사진의 VQA 분석 결과 총 행태는 posing(26%) > 

그림 11. 서울숲 이용 행태, 시간, 연령대 VQA 분석 결과

그림 12. 서울숲의 인기 공간 및 행태 VQ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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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ing(21.8%) > taking(18.7%) > sitting(11%) > walking(8.5%)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시간은 오후(94.4%) > 

밤(3.3%) > 오전(2.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0-10대(60.5%) > 20-30대(23.3%) > 40대 이상(16.2%) 순으

로 나타났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숲과 여의도 한강공원과 비교하여 오후 시간대 공원 이용률이 높았으며 

0-10대 연령대의 이용자가 많았다(그림 13 참조).

VQA 분석으로 SNS 인스타그램 속 인기 공간을 추출하고 구역별 사진 빈도수를 매핑했다. 위치 빈도는 동물원

(32.3%) > 놀이터(19.8%) > 연못(16.8%) 순으로 나타나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가장 사진을 많이 찍는 위치는 서

울 어린이대공원의 공간은 동물원과 놀이터, 연못임을 알 수 있었다. 특정 위치에서 행위보다 위치 공간 자체가 주요 

요소가 되는 곳에서 이용자의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위치(연못)와 행태의 연결망 분석을 진행하였고, 인스타그램 이

용자들은 연못에서 playing > eating > posing 순의 행태를 보이며 놀이를 즐기는 동적인 행태로 사진을 찍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14 참조). 즉, 서울 어린이대공원의 차별화된 이용행태는 ‘연못에서 놀이한다.’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0-10대가, 연못에서, 놀이하며 공원을 즐긴다는 차별화된 특징을 도

출할 수 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의 특징을 강조하여 다양한 캐릭터와 협업, 체험 행

사 개최 등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서울 어린이대공원 주 이용 시간이 94.4%, 오

후로 치중되어 있어 오전과 밤 시간대 공원 이용이 적은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2.3 여의도 한강공원 VQA 분석 및 해석

여의도 한강공원을 해시태그로 크롤링한 1,000장 사진의 VQA 분석 결과 총 행태는 posing(28.8%) > 

taking(19.8%) > sitting(13.6%) > eating(11.3%) > jogging(8.5%)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시간은 오후(63.8%) > 

밤(27.6%) > 오전(8.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30대(79.2%) > 0-10대(18%) > 40대 이상(2.8%) 순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서울숲과 서울 어린이대공원과 비교하여 밤 시간대 공원 이용률이 월등히 높았다(그

림 15 참조).

VQA 분석으로 SNS 인스타그램 속 인기 공간을 추출하고 구역별 사진 빈도수를 매핑했다. 위치 빈도는 강변

(49.3%) > 잔디밭(11.2%) > 다리(11%) 순으로 나타나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가장 사진을 많이 찍는 여의도 한강

공원의 위치는 강변임을 알 수 있었다. 위치(강변)와 행태의 연결망 분석을 통해 SNS 이용자들은 강변에서 posing 

그림 13. 서울 어린이대공원 이용 행태, 시간, 연령대 VQA 분석 결과

그림 14. 서울 어린이대공원 인기 공간 및 행태 VQ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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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picture) > sitting > eating 순의 행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강변에서 사진

을 찍는다.’는 차별화된 이용행태를 보였다. 더불어, 여의도 한강공원의 행태 분석에서 서울숲과 서울 어린이대공원

과 달리 eating 행태가 순위권에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었다(그림 16 참조).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여의도 한강공원은 20-30대가, 강변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공원을 방문한다. 특히, 밤 

시간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먹는 행태가 나타난다는 차별화된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의 특징을 강조하여 미디어아트쇼 등 밤 시간대와 사진을 위한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공원 이용객의 연령대가 전체 이용 연령대의 80%에 해당할 만큼 20-30대에 치중되어 있어 다른 여러 연령

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4. 결론

본 연구는 공원 이용자의 수요 변화에 맞춰 공원 운영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 새로운 공원 이용 특성 

분석 도구 및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공원에 적용하여 공원별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존에는 조경계에서 공원 이용행태를 분석할 때 주로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특정 시간과 특정 인원에 

한정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Visual Question Answering(VQA) 딥

러닝 기술 도구를 제시하였고,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도구의 유의미한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도구를 활용하여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수 상위 3곳에 해당하는 서울숲, 서울어린이대공원, 여의도한강공원

의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원 내에서 가장 사진을 많이 찍는 곳은 서울숲에서 벚꽃길,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연못, 여의도한강공원에서 강변으로 나타났다. 즉, 소셜미디어 이용객들은 세 공원에서 모두 나무, 물 등 자연물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을 선호했다. 특히, 강과 연못 같은 수변 시설이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더불어 공

원별 주 이용 시간, 연령대, 이용 행태 등의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서울숲에는 사계절 관련, 서울어린이대공원

에는 어린이 관련, 여의도한강공원에는 밤 시간대 관련 콘텐츠를 추가가 필요하다는 운영 및 관리 방안 관련 제안

을 했다.

그림 15.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 행태, 시간, 연령대 VQA 분석 결과

그림 16. 여의도 한강공원 인기 공간 및 행태 VQ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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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의의는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공유되는 이미지를 활용한 공원 이용행태 분석의 유의미함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 텍스트 분석에서 하기 어려운 개인의 특성과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공원 모니터링의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공원의 이용특성 분석에 적용하여 향후 여러 공원 이용 특성 분

석 시 중요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여타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령층이나 성별 등에 편향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 이미지 분석의 특성상 이미지가 중복되거나 공원 이용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기보다는 인위적인 

사진이 많은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미지 분석을 위한 초기 시험 단계로 이미지를 직접 필터링하여 질을 향상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미지 데이터 자체의 질이 좋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동 필터링 방법을 개발 및 사용하여 이미지 데이터의 질이 향상되거나 양이 방대해지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 1. 서울숲은 인스타그램 데이터 수가 많아 연구의 말미에 강화 대상공원으로 선정했고, 반포한강공원은 한강공원이라는 특

수성이 있어 북서울 꿈의 숲을 비교 대상으로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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