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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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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문헌고찰

1. 도시는 사람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로 쓰임

2. Kang, 2012 : 과거 도시공간은 젠더 중립적인 분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음

3. McDowell, 1999 : 도시는 권력관계에 의해 허용과 배제가 존재하는 이분법적인 공간으로 밝혀짐

4. Jang, 2019

   ⇨ 남성: 생계 부양자             →      남성의 공간은 일터/공적 영역
   ⇨ 여성: 가사/돌봄 담당자      →      여성의 공간은 주거/사적 영역

5.  McDowell, 1999 :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여성의 역할과 자리가 점차 확대

    도시의 분절화 심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도시 공간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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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문헌고찰
▶ 이동통신 데이터

이동통신 데이터: 이동 통신사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운영 /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위치기반 정보
↳ 산출 자료: 유동인구, 서비스 인구
↳ 산출 데이터: 기종점 데이터 (OD data: Origin Destination data)

• OD 데이터를 구축하는 연구
• OD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연구 [ Lim et al.(2019) ]

ü 주중이 주말보다 더 많은 이동량이 발생
ü 주말이 이동패턴에서 지역적 이질성이 주중보다 더 강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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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성장이 일어나던 시기에 도시 설계자, 이용자 대부분 남성
⇩

남성 중심으로 도시 공간 형성
과거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이 증가
⇩

젠더 공간은 변화하고 있는 상황
현재

젠더 공간 : 젠더의 차이 측면에서의 도시 공간, 차별적인 공간 경험 등
• 젠더와 관련된 많은 사회 현상들은 공간에서 발생할 뿐 만 아니라 공간을 특징짓거나 변형시킴

1. 서론 및 문헌고찰
▶ 젠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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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문헌고찰
▶ 젠더 공간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결과

1. 남성의 공간 경험에 기초한 연구의 한계를 비판하여, 공간의 다양한 스케일을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

2. 성평등한 도시 공간 → 여성의 관점에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남녀 모두의 경험을 살펴야 함

실제 도시 공간에서의 활동과 이동에 대한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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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적 공간
ü 경제적 활동 공간
ü 생산의 공간

• 여성적 공간
ü 비경제적 활동 공간(가사, 육아)

ü 재생산 및 소비의 공간

• 중성적 공간
ü 일반적인 특성 구분이 모
호하거나 복합

2. 1km 그리드 단위의 젠더 별 건물 비율을 이용해 공간 자기 상관 분석을 통한 젠더 공간 클러스터링을 수행

3. 젠더 공간은 국지적으로 군집화된 공간 클러스터 형성
ü 남성의 공간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

1. 서론 및 문헌고찰
▶ 젠더 공간

실증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결과 [Kang,2012]

1. 젠더 별 공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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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 [Jo et al.(2020)]

• 이동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6개의 자치구에 대한 젠더 차이를 연구
ü 공간 자기 상관 분석과 공간 회귀 모델을 통해 추가 분석 수행

1. 서론 및 문헌고찰
▶ 젠더 공간

• 남성, 여성 개별적으로 인구 분포 패턴은 비슷함
• 젠더 차이 → 여자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분포하고 남자는 상업지역에 분포
• Moran’sⅠ상관 분석 결과로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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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지 및 분석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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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지 및 분석 방법
▶ 연구 대상지

•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의 18,747개 집계구

• 시간적 범위: 2019.04.13(토) , 2019.04.17(수) , 2019.08.10(토) , 2019.08.14(수)

기초 단위구를 결합시켜 만든 구역
(기초 단위구에 통계적 특성인 동질성, 동량성을 부가하여 확정한 근린지역 통계서비스 구역)

패턴이 일상적인 달 연휴로 인해 통행 패턴이 일상적이지 않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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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지 및 분석 방법
▶ 분석데이터 (OD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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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지 및 분석 방법
▶ 분석데이터 (서울시 용도지역)

• 서울시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 구성

사적 영역 (비경제적 활동 공간)

공적 영역(경제적 활동 공간)

• 용도지역: 상위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목적 및 방향으로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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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지 및 분석 방법
▶ 데이터 처리 및 공간 자기 상관성 (자료 전처리)

1. 집계구 단위를 사용하기 위해 면적 가중치 내삽법 사용
① 원존 지역과 결과지역에서 중첩 지역의 면적 비율을 계산
② 그 비율에 따라 원존 지역이 가지고 있던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하기 원하는 공간 단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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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MW :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이동량이 많은 지역
• Min MW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동량이 많은 지역

“MW” 새로운 변수 정의

2. 연구 대상지 및 분석 방법
▶ 데이터 처리 및 공간 자기 상관성 (자료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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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자기 상관(Spatial Autocorrelation) 

ü 2차원 공간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깝게 존재하는 객체들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

2. 연구 대상지 및 분석 방법
▶ 데이터 처리 및 공간 자기 상관성 (공간 자기 상관성)

전역적 공간 자기 상관

• 전체 지역을 하나로 지수로 요약

• 전체 지역의 일반적인 패턴이나 경향 파악

국지적 공간 자기 상관

• 개별 지점에 대해 각각의 지수로 산출

• 인접한 지역 간의 패턴 유사성 파악

• 공간적 이질성이나 유사성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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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적 공간 자기 상관의 Moran’s Ⅰ
• Moran’s Ⅰ≓ 1

ü 공간 데이터 내에서 유사한 값들이 서로 군집하고 있음을 의미

• Moran’s Ⅰ≓ -1

ü 공간 데이터 내에서 유사하지 않은 값들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것을 의미

• Moran’s Ⅰ ≓ 0

ü 공간 데이터 내의 값들이 무작위로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

2. 연구 대상지 및 분석 방법
▶ 데이터 처리 및 공간 자기 상관성 (공간 자기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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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지 및 분석 방법
▶ 데이터 처리 및 공간 자기 상관성 (공간 자기 상관성)

국지적 Moran’s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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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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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 OD 데이터 전처리 결과

패턴이 일상적인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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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 OD 데이터 전처리 결과

연휴로 인해 패턴이 일상적인 않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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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 공간 자기 상관 분석 결과 (전역적 공간 자기 상관)

• 높은 전역적 공간 자기 상관 결과

• 주말과 비교하여 주중의 공간 자기
상관 값이 같거나 더 높은 결과

MW 값에 대한 전역적 공간 자기 상관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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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 공간 자기 상관 분석 결과 (국지적 공간 자기 상관)

• 붉은 부분: 남성의 도시 공간을 나타내는 HH 군집
• 푸른 부분: 여성의 도시 공간을 나타내는 LL 군집

큰 군집의 여성의 공간

10대와 비슷한 분포 (중구, 여의도 등)

큰 군집의 남성 공간 (중구, 여의도 등)

30대보다 큰 군집의 남성 공간

30, 40대와 비슷한 분포

50대에 비해 작은 남성의 공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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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 고찰

• 남성의 공간 : 대학가, 공업지역에 분포
• 여성의 공간 :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상업 지역, 문화 생활을 즐길 길 수 있는 지역에 분포

연령대 %

남성 경제활동 종사자
20대 54.7%

30, 40, 50대 87.8%

여성 경제활동 종사자
20대 56.8%

30, 40, 50대 62.7%

남성들의 공간이 공적 영역에 존재하고, 여성들의 공간이 사적 영역에
존재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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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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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 결론
ü 연령별로 구성하는 젠더의 공간이 다름
ü 과거의 이분법적인 도시 공간과는 다른 도시 공간을 이루고 있음
     →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공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한계
ü 이동 빈도 분포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치 존재
ü 가공된 데이터 값이 실제보다 증가하거나 감소

ü 많은 날들을 추가해 더 오랜 기간에 대한 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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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OW TO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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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W TO APPLY

1. 알뜰교통카드 데이터의 단위구는 50개 정도 있음
→ 공간 자기 상관 분석을 통해 지역을 유사도를 파악하고 군집화하여 분석

2. 지역 별 밀집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래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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