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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유 전동킥보드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도출한 연구는 국내외 다수 존재하나, 이용 예측력을 활용하여 모형을 비교 분석하고 타 
지역에 대한 적용을 통해 최적의 예측모형을 구축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공유 전동킥보드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광진구 및 강남구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영향요인 및 영향권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이용 예측력
을 높이고, 공간적 자기상관성 검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모형으로 지리가중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구축 모형의 방향
성을 제시하고, 실제 이용량과 모형 예측량의 차이에 따른 이용자 관점에서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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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deriv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use of shared 

E-scooters based on performance data, but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with comparative 

analysis models using predictive power, applying them to other regions. Therefore, by clearly 

establishing detailed influencing factors and scope in Gwangjin-gu and Gangnam-gu by using 

domestic shared E-scooter performance data, this study enhances predictive power, and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is derived through spatial autocorrelation verific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direction of a construction model created from regional differences was 

presented, and major implications from the user's perspective are derived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actual use and the model’s prediction.

Key words : Shared E-scooter, Comparative analysis model,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Influencing factor, Influencing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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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목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8년 9월 국내에 처음으로 보급되어 대중교통이나 자동차 등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단거리를 이동하는 데 활발하게 이용된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주·정차할 수 

있는 이용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024). 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정차에 따

른 관련 민원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급증하였다(Anti-Corruption 

&Civil Rights Commission, 2024). 특히, Fang et al.(2018)과 James et al.(2019)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정해진 스

테이션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보도나 차도 등에 방치되는 등 무분별한 서비스 운영에 따

라 각종 도시문제인 교통사고 및 혼잡, 보행환경 저해 등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Ahn(2020)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안전한 승차 장소 확보

(23.7%)’가 가장 높은 응답 경향을 보였으며,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정 정류장 설치(19.9%)’가 2순위의 높은 

응답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서초구는 2020년 2월부터 전동킥보드 주차존 시범사업

을 추진하였으며,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조치와 기기 업

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 측면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동시에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유 전동킥보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 방

안으로써의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최적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 서초구의 전동킥보드 주차존 시범사업의 

경우, 잘못된 위치선정에 따라 방치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양주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무선 충전 스테이션 도

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수

거·충전하는 인력의 인건비 및 인프라 구축비를 절감함으로써 이용자는 요금 할인을 적용받는 등 운영 효율

성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최적 입지를 적절히 구축한다면, 공공 및 기업, 

민간 측면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절충안으로써 여러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적자료 기반의 이용자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관련 영향요인 및 회귀모형을 구

축함으로써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특성에 따른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 연구 범   수행 차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가 활발히 이용되는 광진구 및 강남구로 선정하였으

며, 분석자료는 ㈜디어코퍼레이션 사의 2019년 8월~2020년 7월 자료(광진구)와 ㈜PUMP 사(씽씽)의 2021년 6

월 자료(강남구)를 활용하였다. 분석 간 자료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디어코퍼레이션 사의 이용 데이터를 주 

분석용으로 활용하였으며, ㈜PUMP 사의 이용 데이터는 모형의 효과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자료

로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선정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예측력에 대한 모형 및 영향요인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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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분석지역을 최소 보행 범위를 기준으로 개별 그리드

를 생성함으로써 공간 데이터를 구축한 후, 공유 전동킥보드의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이용자 이용행태를 분

석하였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정립하였다. 이를 활용

하여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수요 기반의 회귀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영향요인 재정립 및 모형 비교 분석을 수

행함으로써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예측력이 가장 높은 모형을 선정하였다. 이때, 본 분석 방법을 다른 지역

에 같이 적용함으로써 모형의 효과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선행연구검토

1. 공유 동킥보드 이용행태 분석 연구

Tuli et al.(2021)은 2019년 6~10월까지의 시카고 지역에서의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반납 이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251개의 개별 그리드를 생성한 후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무작위효과 음이항 회

귀모형(RENB)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가변적 요인인 높은 평균 기온, 낮은 풍속·강수량, 높은 휘발유 가

격의 영향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물리적 요인인 소득, 혼합 토지이용, 공원, 공

유 자전거 정류소, 높은 주차율 및 낮은 범죄율을 지닌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이용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자

가용 차량이 없거나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는 근로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높은 이용수요를 나타냈다. 

Mckenzie(2019)는 2018년 6~8월까지의 워싱턴 D.C.에서 이용된 공유 전동킥보드와 공유 자전거 실적자료

를 바탕으로 사용 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간적 특성 비교 분석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는 출퇴근 용도뿐

만이 아니라 여가 목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으며, 공유 자전거는 이에 비해 출퇴근 용도의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었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가 공유 자전거보다 도시 중심에서 이용량이 집중되며, 도시 중심부에서

의 이용분포는 유사하게 발생하였다. 시간적 특성 비교 분석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는 평균 이용 시간 약 5

분, 오전 8시경에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며, 공유 자전거의 경우 일반 이용자는 공유 전동킥보드와 유사하게, 

정기권 이용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하여 이용하는 패턴을 보였다.

Kim et al.(2021a)은 2020년 4~6월 공유 전동킥보드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이용행태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4월보다 6월에서 하루평균 이용량이 약 66%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기

의 증가뿐 아니라 신규 이용자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평균 이용 거리 약 11%, 이용 시간 약 7%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요일 및 시간대별 이용현황 분석 결과 평일보다 주말에 이용량이 적게 나

타났으며, 평일은 오전 및 오후 첨두시간에 이용이 집중되어 출퇴근용으로 주로 이용하고, 주말에는 여가 목

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대여·반납 이용량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이용행태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이는 주로 반납이 일어난 지역에서 대

여도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공유 동킥보드 이용 향요인 연구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유 전동킥보드 및 

이와 유사한 이용 특성을 보이는 공유 자전거 관련 연구를 참고하였다. Huo et al.(2021), Kim et al.(2021a), Sa 

and Lee(2018)와 같은 실적자료 기반의 연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 사회경제지표/교통시설지표/토지이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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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지표 등을 크게 분류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유의하였다고 도출된 

공간적 지표만을 본 연구에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및 공유 자전거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영향

요인만을 <Table 1>과 같이 선별하였으며, 여러 연구에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선호조사 등의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총 7개의 영향요인을 선정하였다.

즉,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간적 영향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다양한 예측모형에 대입함으로써 최적의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때 설정한 영향요인이 유의한 변수

인지, 모형의 이용 예측력을 떨어뜨리거나 적합하지 않은 모형으로 도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

적인 비교 분석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적합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모형의 설명력 및 신뢰도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Number Influencing Factor Research Analysis Method

1 Subway Station

Caspi et al.(2020) Correlation Analysis·Spatial Regression Analysis

Choi and Jung(2020)
Stated Preference(SP) Survey

Campbell et al.(2016)

2 Bus Stop
Huo et al.(2021)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Caspi et al.(2020) Correlation Analysis·Spatial Regression Analysis

3 Park
Tuli et al.(2021) Random-effects Negative Binomial(RENB) Analysis

Zou et al.(2020) Descriptive Analysis

4 University
Bai and Jiao(2021)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Caspi et al.(2020) Correlation Analysis·Spatial Regression Analysis

5 Flow Population(20·30s)
Kim et al.(2021b)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Degele et al.(2018) Cluster Analysis

6 Shop
Tuli et al.(2021) Random-effects Negative Binomial(RENB) Analysis

Huo et al.(2021)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7 Slope
Boo(2019)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a and Lee(2018) Correlation Analysis·Spatial Regression Analysis

<Table 1>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Shared E-scooter and Shared Bicycle Use

 

3. 공유 동킥보드 련 모형추정 연구

모형추정에 앞서 Lime 사가 자사 앱을 통해 서울 지역 이용자 1,4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Lime, 

2023)에 따르면, 목적지를 설정하여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우는 약 91%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는 

공간적 영향요인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형추정 시 공간적인 특성 및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뜻하며, 이용자료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고 반

영함으로써 적합한 추정모형에 대한 선정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료에 공간적 특성이 반영되어 지역적 편중 현상이 발생하므로 공간회귀모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

고 있다.

Caspi et al.(2020)은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6개월간 집계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특히, 대여·반납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일 단위 전동킥보드 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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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측하는 공간회귀분석(공간시차모형, 공간더빈모형, 지리가중회귀모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적 모

형으로 공간시차모형과 공간더빈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유무와 토지이용 행태 및 주거·

상업 비율 등이 전동킥보드 이용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sseinzadeh et al.(2021)은 루이지빌 켄터키 지역에서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리가

중회귀분석 및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수행한 지역의 경우 교통존(TAZ)으로 구분 및 집계

하여 공간회귀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는 18~29세 사이의 인구 비율, 토지이용 

혼합도(상업 비율), 보행점수, 공원, 대학교 등을 도출하였다.

Kim et al.(2021b)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반납 이용량을 활용하여 서울시를 200m 격자 단위로 나누었으

며, 이를 분석단위로 하여 이용수요 영향요인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모형의 경우, 다중 선형회귀모형

과 공간시차모형, 공간오차모형, 공간더빈모형 및 공간더빈오차모형을 구축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적 모

형을 선정하였다.

Ⅲ.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실적자료에 대한 이용행태 분석 및 앞서 선별한 영향요인 데이터와 연동

하여 최적의 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별 그리드 및 이에 대한 공간 데이터를 설정하였다. 이때, 개별 그리

드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특성상 이용자가 직접 전동킥보드가 위치한 곳까지 이동하여 대여하기 때문에, 

최소 보행 범위(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06)를 기준으로 100m by 100m의 육각형 그

리드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집계하였다.

1. 공유 동킥보드 이용자료

광진구의 2019년 8월~2020년 7월까지의 1년 치 실적자료에서 오류 및 공간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를 제외

한 939,481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집계 기준은 앞서 언급한 최소 보행 범위를 기준으로 하였으

며, 광진구 내 총 1,810개의 육각형 그리드가 생성되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적자료의 경우, 공유 전동킥보

드 대여·반납·종합 이용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여량의 경우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시작 시점의 위

치 데이터가 아닌 앱을 켠 시점의 위치 데이터가 존재하여 이를 활용하였다. 즉, 앱을 켠 시점의 위치 데이

터가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이용을 원하는 지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 목적인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예측모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영향요인을 더욱 명확히 규명

하고자 하였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데이터 및 영향요인에 대한 공간분석의 경우 GIS 분석 프로그램인 ArcGIS Pro를 이

용하였으며, 시각화 시 그리드별 5단계로 구분하여 표출하는 네츄럴 브레이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비슷

한 값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으로, 각각의 그룹 내 분산은 최소화하고 그룹 간 분산은 최대화하

는 작업을 수행하며, 같은 방식으로 K-means Clustering이 존재한다(Jeong et al., 2021). 따라서 개별 그리드 

1,810개에 대한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반납·종합 이용량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GIS 구축 결과는 다음 <Table 

2>, <Fig. 1>과 같으며, <Fig. 1>을 통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많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반납·종합 이용량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모두 유사한 분포 경향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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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Table 3>과 같이 데이터 간 유의미한 상관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종합 이용량의 경우 대여 및 반납 이용량과 0.0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으로써 매우 높은 신뢰도를 기

반으로 이에 대한 이용 특성도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대여량과 반납량 또한 0.01의 유의수준을 

보여 대여량이 많은 곳에서는 반납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lassification Unit Mean Std. Dev. Min Max

Pick-up

Number

338.3 848.3 0 23,423

Drop-off 180.7 505.2 0 15,144

Total 519.1 1,344.4 0 38,567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hared E-scooter Use Data

Pick-up Drop-off Total

<Fig. 1> Results of GIS for Shared E-scooter Use Data

Classification Pick-up Drop-off Total

Pick-up 1.000 0.972** 0.996**

Drop-off 0.972** 1.000 0.989**

Total 0.996** 0.989** 1.000

Note: *p<0.05, **p<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2. 공유 동킥보드 이용 향요인

1) 영향요인 및 영향권 선정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날씨 및 시간 등 가변적인 데이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공간적인 특성을 위주로 데이터를 선별하였다. 선별한 데이터 7건에 대한 데이터 구성은 다음 

<Table 4>와 같으며, 원활한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포털 및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국가공간정보포

털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때 독립변수로 활용하는 영향요인의 경우, 공간적 특성에 의해 영향권을 지니

는 데이터 4건은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Table 5>와 같이 개별 그리드에 1(영향권 내 존재)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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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권 내 존재하지 않음)의 값을 부여하여 설정하였다.

< 참고 선행연구 >

Lee et al.(2014)은 철도역 영향권 산정 연구에서 지하철역 반경을 500m로 설정 시 지하철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음

Yun and Woo(2015)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영향권을 지하철역 500m, 버스정류장 300m로 설정하였음

Sa and Lee(2018)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인 분석 연구에서 근린생활시설(공원)의 반경을 
100m로 설정 시 가장 높은 영향력 및 유의성을 나타냄

Sa and Lee(2018)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인 분석 연구에서 대학교의 영향권을 100m로 
설정, 유의미한 상관성을 도출함

영향권을 지니지 않는 요인 3건은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한 후 영향권을 지니는 영향요인과 데이터 크기를 

같게 조정해주는 Min-Max Normalization의 스케일링 방법을 사용하였다. Min-Max Normalization은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개별 그리드에 대한 영향요인의 값을 최솟값 0, 최댓값 1, 다른 값들의 

경우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여 준다. 이때, 영향권을 지니는 영향요인 및 개별 값을 지니는 영향요인

의 데이터 최소·최대 범위를 같게 조정하여 줌으로써, 모형 분석 간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계수를 통한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  max min

min

Number Influencing Factor Build up Date Website

1 Subway Station 2019-05-01 data.seoul.go.kr

2 Bus Stop 2022-03-29 data.seoul.go.kr

3 Park 2022-01-20 www.data.go.kr

4 University 2021-12-16 bigdata.seoul.go.kr

5 Flow Population(20·30s) 2022-06-07 data.seoul.go.kr

6 Shop 2021-09-24 www.data.go.kr

7 Slope 2015-11-06 www.nsdi.go.kr

<Table 4> Composition of Influencing Factors

Number Influencing Factor Impact Range Setting Value(Radius)

1 Subway Station 500m

2 Bus Stop 300m

3 Park 100m

4 University 100m

<Table 5> The Impact Range Settings Value of Influenc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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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 Factor Impact Range(Radius) Unit Mean Std. Dev. Min Max

Subway Station 500m

-

0.460 0.500 0 1

Bus Stop 300m 0.740 0.440 0 1

Park 100m 0.175 0.380 0 1

University 100m 0.090 0.286 0 1

Flow Population(20·30s)

-
Number

0.021 0.053 0 1

Shop 0.026 0.050 0 1

Slope Angle 0.150 0.240 0 1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n Influencing Factors of Shared E-scooter

영향권을 설정한 공유 전동킥보드 영향요인 4건에 대하여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범위를 

지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인 분석 방법인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간 종

속변수로는 공유 전동킥보드 종합 이용량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이 지하철역

(500m)과 버스정류장(300m)이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영향권 재설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데이터의 비정규성을 검정하는 Jarque-Bera와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검정하는 Breusch-Pagan 및 

Koenker-Bassett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유의하게 도출되어 본 모형은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Park and 

Ham, 2018; Lee and Sim, 2011). 또한, 선형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GIS 상의 공유 전동킥보드 종합 이용량

에 대한 모형 예측값의 잔차를 단계구분도를 통해 다음 <Fig. 2>와 같이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 그리드별 잔

Model
Classification

Influencing Factor

NSubway Station Bus Stop Park University Flow Population(20·30s) Shop Slope

Impact Range(Radius) 500m 300m 100m 100m -

Ordinary 

Least

Square

Coef. -48.797 88.985 196.262 1,029.760 221.952 108.187 -66.083
1,810

P-value 0.412 0.197 0.006 0.000 0.000 0.000 0.001

Jarque-Bera Breusch-Pagan Koenker-Bassett

9203134.678*** 34384.468*** 196.309***

<Table 7>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Note: *p<0.05, **p<0.01 

<Fig. 2> Residuals of Predicted Values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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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들이 지역적인 군집을 나타내어 이웃하는 주변 지역의 영향(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반영하는 공간회귀분석

의 필요성을 확보하였다.

2) 영향요인 영향권 재정립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인 지하철역

(500m) 및 버스정류장(300m)이 앞선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도출되어, 목적지 인근에 반납이 이루

어지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특성(Jang and Shin, 2021)에 따라 영향권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의 영향범위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Table 8>과 같

이 단계별 축소해 분석함으로써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명확한 범위를 도출하고 회귀모형 

검증에 활용하였다. 이때,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의 영향범위는 설정한 반경을 기반으로 범위 내 그리드가 

존재할 시 1, 존재하지 않을 시 0의 더미변수로 이용하였다.

Classification Criteria
Influencing Factor

Reference
Subway Station Bus Stop

Range of

Influence

Settings

Existing 500m 300m

-Step. 1 250m 150m

Step. 2 100m 100m

Step. 3 50m 50m Starting from Step. 3, the range of influence 

setting is mixed and used for regression 

model analysis

Step. 4 5m 5m

Step. 5 0 0

<Table 8> Method of Reducing the Influence of Subway Station · Bus Stop Step By Step

이에 따라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다음 <Table 9>와 같이 영향요인이 모두 유의한 회귀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인 영향범위를 지하철역(50m), 버스정류장(5m)으로 선정하였다.

Model
Classification

Influencing Factor

NSubway Station Bus Stop Park University Flow Population(20·30s) Shop Slope

Impact Range(Radius) 50m 5m 100m 100m -

Ordinary 

Least

Square

Coef. 1036.770 142.377 189.695 1058.550 9587.150 2737.730 -418.707
1,810

P-value 0.000 0.050 0.007 0.000 0.000 0.000 0.000

Jarque-Bera Breusch-Pagan Koenker-Bassett

9385325.157*** 35932.616*** 203.151***

Note: *p<0.05, **p<0.01 

<Table 9>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After resetting the Impact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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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유 동킥보드 이용 측모형 비교 분석

1. 분석모형  구축과정

1) 분석모형

앞서 수행한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광진구 내 개별 그리드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존재를 확

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모형인 공간시차모형, 

공간오차모형, 지리가중회귀모형을 각각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최적의 예측모형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간시차모형은 공간시차 변수를 하나의 설명변수로 취급하여 구축하는 회귀모형이며, 한 지역의 관측치

가 인접 지역들의 관측치와 상관이 있는 경우 통계모형에 공간적 의존성을 변수로 투입한다. 따라서 공간시

차모형의 설명변수들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내포하며, 공간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한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공간가중치 행렬, : 추정계수, : 오차항)

공간오차모형은 오차항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이 발생할 때 사용하며,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공간 단위

의 불일치 및 공간적 자기상관이 발생하는 변수를 관측할 수 없을 때 주로 이용된다. 따라서 설명변수가 아

닌 오차항에만 공간적 자기상관이 발생함을 전제로, 이와 관련한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공간가중치 행렬, : 추정계수,

: 공간적 자기상관을 갖는 오차항,  : 공간적 자기상관이 없는 오차항)

지리가중회귀모형은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공간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다양한 주

제의 연구에서 공간분석에 기반한 연구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회귀계수가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

나는 특성을 전제로 하여 국지적 회귀모형을 추정한다. 공간적 이질성이 존재할 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는 개별 그리드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공간적 이질성으로 발생하는 이분산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리가중회귀모형에서는 가중치를 사용한다. 즉, 이웃하는 관측치들에 대한 거리 차이에 따라 가중치

를 산출함으로써 국지적 선형 회귀계수 및 모형을 추정한다(Kang and Lee, 2018). 본 분석에서는 지리적 위치

(그리드) 에 대한 개별적인 회귀계수를 추정하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모형 식은 다음과 같다.

   
  



  

(:  위치에서의 종속변수, :  위치에서의 번째 독립변수,

 : 번째 회귀계수, : 공간좌표, :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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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가중회귀모형이 일반적인 회귀모형과 다른 점은 각 항에 가 붙는다는 것이며, 이는 모수의 추정이 

주어진 위치인 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점에 따른 회귀계수의 추정 식

은 가중최소자승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다음의 식과 같다.

    

(  :  지점에서의 지리적 가중치 행렬)

본 분석에서는 지리가중회귀모형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중공선성을 통제하였으며, 가우시안 함수를 활용

하여 대역폭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적응형 커널(adaptive kernel) 기법을 사용하였다. 즉, 대역폭의 경우 황금

분할 탐색법(Golden section search)을 이용하여 각 역의 AIC 값이 최소가 되는 최적 대역폭을 선정하여 활용

하였다.

또한 최적 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형 비교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모형 평가지표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실제 이용량과 이용 예측량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통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비교하였으며,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  지점에서의 실제 이용량, :  지점에서의 이용 예측량)

이와 더불어 모형 분석 간 도출되는 모형의 설명력인   값과 적합도를 나타내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C(Schwarz Criterion), Log likelihood 값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적 모형 선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 모형 구축과정 및 타당성 확보

모형 구축 간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면 우선하여 공간 가중행렬을 구축함으로써 공간회귀분석을 수

행하기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여기서 공간 가중행렬이란, 연구대상 지역 내 다수의 지점이 공간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축한 행렬을 말하며, 분석지역의 공간 패턴을 확인할 수 있

다. 공간 가중행렬 구축 간 두 구역이 같은 변을 공유하는 경우 인접한 지역으로 구분하는 Rook 형의 방법을 

 

Grid ID Number of Adjacent Sides Adjacent Grid ID

25 4 8 24 26 48 - -

26 6 8 25 27 48 49 50

27 6 8 9 10 26 28 50

28 6 10 27 29 50 51 52

29 6 10 11 12 28 30 52

30 6 12 29 31 52 53 54

… … …

<Fig. 3> Result of Spatial Weights Matrix Connectivity Histogra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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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Kim and Chung, 2010). 이에 따라 공간 가중행렬을 구축한 결과는 다음의 <Fig. 3>과 같으며, 

Connectivity Histogram을 통해 그리드별 인접한 변의 개수가 6개로 고르게 분포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전역적 측면과 국지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

한 군집 경향 및 세부적인 공간 패턴을 확인하였다. 먼저 전역적 자기상관성 분석 결과, 다음의 <Fig. 4>와 

같이 Moran’s I의 지수가 0.423으로 0보다 크고, Z-score가 34.075(p<0.05)로 도출되어 양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나타냈다. 이는, 유사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량을 보이는 지역이 공간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는 상태임을 뜻

한다.

<Fig. 4> Result of Global Moran’s I Analysis

이후 세부적인 공간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지적 측면에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

과, 다음의 <Fig. 5>와 같이 클러스터 맵을 통해 Hot Spot(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밀집 지역)은 군자역과 건대

입구역, 뚝섬유원지역, 구의역 인근으로 나타났으며, Cold Spot(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낙후 지역)은 어린이대

공원역 및 광진구 지역 외곽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 Result of Local Moran’s I Analysis(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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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 동킥보드 이용 측모형 구축 결과

1) 이용 예측모형 구축 및 비교 분석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종합 이용량에 

대한 공간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높은 모형 설명력 및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적의 모형을 다

음의 <Table 10>과 같이 도출하였다. 

Classification
Impact

Range

OLS SLM SEM GWR

Coef. Min Mean Max

Constant 144.8** 79.9* 335.8** -60.7 313.6 1,222.8

Local Property

Subway Station 50m 1,036.8** 1,066.4** 1,592.2** -335.2 1,143.4 4,705.1

Bus Stop 5m 142.4* 182.8** 173.3* -378.9 151.3 723.8

Park 100m 189.7** - - -581.4 11.2 549.8

University 100m 1,058.6** 527.3** 643.3** - - -

Flow Population(20·30s) 9,587.2** 6,849.3** 8,173.2** 354.7 7,308.3 17,518.9

Shop 2,737.7** - - -2,166.0 2,437.5 9,645.5

Slope -418.7** -233.5* -658.7** -11,713.9 -2,211.3 -4.3

Explanatory

Power

  0.350 0.444 0.435 0.555

adj.   0.347 - - 0.535

Space Effect
(rho) - 0.461** - -

(lambda) - - 0.478** -

Model Goodness

of Fit

Log likelihood -15,216.7 -15,114.7 -15,132.4 -

AIC 30,449.4 30,243.4 30,276.8 29,865.7

SC 30,493.4 30,281.9 30,309.8 -

Multicollinearity Condition Number 3.261 - - -

Irregularity Jarque-Bera 9,385,325.2** - - -

Heteroskedasticaity
Breusch-Pagan 35,932.6** 45,268.4** 47,195.0** -

Koenker-Bassett 203.2** - - -

Space Dependence Likelihood Ratio - 238.3** 202.9** -

RMSE 1083.6 1002.4 1010.4 896.8

Note: *p<0.05, **p<0.01 

<Table 10> Results of Regression Model Comparative Analysis for Total(Gwangjin-gu)

기본적인 회귀모형인 다중 선형회귀모형과 공간회귀모형인 공간시차모형, 공간오차모형, 지리가중회귀모

형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에서 모형의 설명력인   값은 지리가중회귀모형, 공간시차모

형, 공간오차모형, 다중 선형회귀모형 순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AIC 값 또한 낮을

수록 모형의 상대적인 품질이 증가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모형의 설명력과 같은 순서로 도출되어 지리가중

회귀모형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평균 제곱근 오

차(RMSE)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실제 이용량과 이용 예측량의 차이에 따른 잔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

리가중회귀모형이 약 897의 가장 낮은 값을 보여 이용 예측력이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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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석 과정에서 공간시차모형 및 공간오차모형에서는 공원 및 상가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도출되

어 이를 제거하였을 때 가장 높은 모형 설명력 및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는 달리, 지리가

중회귀모형에서는 대학교가 다른 독립변수들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하여 제거

되었다. 이를 통해 공간회귀분석 시 세부적인 분석 방법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 또한 일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이용 예측모형 다른 지역 적용 결과

강남구 지역을 대상으로 본 분석 방법 및 최적 모형에 대한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 전

동킥보드 종합 이용량에 대한 모형을 추가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에 앞서 강남구를 대상으로 한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반납·종합 이용량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Table 11>과 같다.

분석 결과, 최적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예측모형으로는 <Table 12>와 같이 지리가중회귀모형이 도출되

었으며, 이용 영향요인 또한 같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유 전동킥보드 종합 이용량을 종속변수로 각각의 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리가중회귀모형이 

약 55.5%의 높은 모형 설명력과 적합도, 이용 예측력을 나타냈으며, 영향요인 또한 광진구 지역의 분석 결과

와 마찬가지로 대학교만이 동일하게 제거되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지하철

역, 버스정류장, 공원, 유동 인구(20·30대), 상가, 경사도인 것을 확인하였다.

Classification Unit Mean Std. Dev. Min Max

Pick-up

Number

24.6 38.1 0 489

Drop-off 24.4 34.7 0 431

Total 49.0 72.3 0 868

<Table 11> Descriptive Statistics of Shared E-scooter Use Data(Gangnam-gu)

Classification
Impact

Range

OLS SLM SEM GWR

Coef. Min Mean Max

Constant 19.0** 5.0** 26.3** -1.8 25.1 59.1

Local Property

Subway Station 50m 35.0** 21.6** 37.7** -119.7 22.5 160.3

Bus Stop 5m 21.6** 15.5** 20.1** -0.6 21.8 40.2

Park 100m - - - -21.5 2.0 32.4

University 100m 20.9** - - - - -

Flow Population(20·30s) 653.1** 469.0** 574.2** 252.8 622.5 1,099.5

Shop 181.0** 70.0** 63.3** 2.6 139.7 339.5

Slope - - - -73.7 -5.8 57.2

Explanatory

Power

  0.369 0.510 0.509 0.555

adj.   0.368 - - 0.537

Space Effect
(rho) - 0.513** - -

(lambda) - - 0.563** -

<Table 12> Results of Regression Model Comparative Analysis for Total(Gangnam-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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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R Predicted Use Amount Actual Total Use Amount Residual Difference

<Fig. 6>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ctual Use Data in the Prediction Model(Gangnam-gu)

3.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

주요 분석 지역인 광진구 지역과 추가 분석 지역인 강남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회귀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리가중회귀모형이 두 지역 모두에서 가장 적합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예

측모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한 영향요인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비교 분석에 활

용한 공간회귀모형에서는 영향요인이 일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광진구 및 강남구 지역의 서로 다른 공간

적인 특성도 고려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추후 모형의 설명력을 더욱 높이고 RMSE의 잔차값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영향요인 선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제 이용량과 모형 예측량의 차이가 유사한 지점은 공유 전

동킥보드 주차공간 최적 입지로서의 효과성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지점은 심층

적인 분석을 통하여 숨겨진 Hot Spot인지, 본 분석에서는 활용되지 않은 어떠한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

점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이용 예측모형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최적 입지 선정

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lassification
Impact

Range

OLS SLM SEM GWR

Coef. Min Mean Max

Model Goodness

of Fit

Log likelihood -12,677.0 -12,446.4 -12,464.2 -

AIC 25366.0 24,904.8 24,938.5 24,682.4

SC 25400.5 24,939.3 24,967.2 -

Multicollinearity Condition Number 2.670 - - -

Irregularity Jarque-Bera 77,818.6** - - -

Heteroskedasticaity
Breusch-Pagan 3,941.4** 3,604.8** 4,291.3** -

Koenker-Bassett 264.8** - - -

Space Dependence Likelihood Ratio - 470.0** 434.3** -

RMSE 57.4 50.6 50.6 48.2

Note: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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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정차 및 서비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인 교통사고 및 혼

잡, 보행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개선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초구에서 시행 중

인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존 시범사업의 선제적 조치에 발맞춰 주차공간 최적 입지(안)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공유 전동킥보드 실적자료와 영향요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공

유 전동킥보드 이용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영향요인 및 영향권을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무분별한 공유 전동

킥보드 주·정차를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주차존에 유도함으로써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무분별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특징을 명확히 규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디어코퍼레이션 사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광진구 내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1년 

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요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PUMP 사(씽씽)의 강남구 내 2021

년 6월의 한 달 치 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모형 및 분석 방법의 효과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광진

구 내 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반납·종합 이용량의 그리드별 최대 이용 건수는 23,423

건, 15,144건, 38,567건이었으며, 평균적으로 338건, 181건, 519건을 이용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공유 전동킥

보드 대여·반납·종합 이용량 모두 지역적으로 유사한 이용분포 경향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높은 이용량을 

나타냈으며, 상관관계분석 간 세 데이터 모두에서 1에 가까운 유의미한 상관성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모형 비교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공유 전동킥보드의 핵심적인 영향요인인 지하철역·버스정류

장의 영향권을 재정립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지하철역(반경 500m)·버스정류장(반경 300m)의 영

향권이 다중 선형회귀분석 간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도출되어, 단계별 축소 방법을 이용하여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권을 명확히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반경 50m)·버스정류장(반경 5m)의 영향권

을 도출하였으며, 최소 보행 범위(반경 50m)를 기준으로 구축한 그리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하철역의 영향

권은 반경 약 100m(최소 보행 범위 반경과 도출한 지하철역의 영향권 반경의 합계), 버스정류장의 영향권은 

반경 약 55m(최소 보행 범위 반경과 도출한 버스정류장의 영향권 반경의 합계)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공유 전동킥보드 실적자료 기반의 분석 과정에서, 광진구 내 개별 그리드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

재하여 공간회귀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중 선형회귀모형, 공간시차모형, 공간오차모

형, 지리가중회귀모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지리가중회귀모형이 약 56%의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최적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예측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의 효과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남구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분석 과정을 거친 결과, 마찬가지로 지리가중회귀모형이 약 56%의 모형 설명력을 나

타내는 최적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광진구 및 강남구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공간회귀분석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일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및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요인을 추가 선별

함으로써 분석에 활용한다면 해당 지역에 더욱 적합한 이용 예측모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이용 예측모형으로 도출된 지리가중회귀모형의 이용 예측량과 실제 이용량과의 차이

인 잔차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이용 예측량과 실제 이용량이 유사하고 높은 이용

량을 나타내는 지점은 향후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최적 입지로 선정 시 높은 이용 효과를 보장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이용 예측량과 실제 이용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지점은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숨

겨진 Hot Spot인지, 본 분석에서는 활용되지 않은 어떠한 영향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점인지 파악함으로

써 이용 예측모형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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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 연구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영향요인 및 영향권을 제시하는 데 있어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공유 전동킥보드 실적자료로 두 업체의 이용자료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

상이 되는 지역의 타 업체 이용자료를 활용하지 못해 더 정밀한 모형 분석 및 영향요인 제시의 한계가 존재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최적 입지(안) 마련을 위한 선제적 연구로서 고정적인 

입지를 도출하고자 종속변수에 대여·반납 이용량을 합한 종합 이용량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향후 대여/반납

에 더욱 특화된 입지 도출을 위하여 종속변수에 대여·반납 이용량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향요인으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가장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7건

의 요인을 선별함으로써 독립변수에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변적인 시간 및 기후, 날씨, 계절 등의 데이

터와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지 않은 공간 데이터는 변수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이와 같은 변수

들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추가함으로써 더 높은 모형 설명력·적합도에 기반한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최

적 입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적자료 기반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행태 분석과 영향요인 및 회귀모형 구축 결과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정차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연구로서의 특징과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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