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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코로나 는 도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 19 . 

러한 이동 변화는 감염취약성 차이로 인해 연령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

났다 코로나 로 인한 연령대별 도시공간구조의 단기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 19

써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공간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 

로나 발생 전과 유행기에 나타나는 서울시의 연령별 주요 통행 흐름 특성과 19 

주요 목적지로 삼는 공간을 이해하고 통행 변화를 야기시킨 도시 환경적 요, 

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이동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에서 발. 

생하는 실제 이동패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연령별 공간구조를 파악하는데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코로나 전후 연령별 통행량과 통행거리 변화 차이 비교  19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별 주요 통행 흐름 및 주요 목적지에 대해 분석하였으. 

며 연령별 중심지 알고리즘 및 네트워크 특성 중심도 밀도 을 파악, (PageRank ) ( , )

하여 코로나 전후의 공간구조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19 . , 

록 근거리 이동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은 코로나19 

이후 주요 중심지가 축소되었지만 주요 목적지와 주요 통행 흐름과 그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고령층은 종로지역으로 집중되던 통. , 

행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도시공간의 분산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연령대에 따른 행정동별 유입 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19 , 

의 지역에서 유입률이 감소하였지만 뚜렷하게 감소한 지역이 있는 반면 소폭 

감소하거나 유지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도심의 기존 노인 밀집지로의 유입이 . , 

크게 감소한 반면 외곽의 주거 밀집지에 위치한 지역 중심지들은 상대적으로 , 

유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이후 노인 생활에서 기존 노인밀집. 19 

지에서 지역중심지로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연령대별 행정동 유입 변화율과 지역환경특성 변수의 상관 19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상업지역이 많이 포함된 지역일수록 고연령층의 유입, 

이 줄어들었으며 발달상권과 관광특구는 유입이 감소한 반면 골목상권은 유, 

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목상권은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밀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 소매업과 숙박업 및 

읍식점업 여가예술스포츠산업이 많은 지역은 코로나 이후 유입량이 감소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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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의 밀도가 높은 지역은 청년층 장· , 

년층 고령층 순으로 유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건복지시설과 , . 

교육서비스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코로나 이후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19 

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보건복저시설의 경우 고령층으로 갈수록 유입량이 증가. ,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령별로 공간구조의 변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근거리 생활권에 노인 관련 시설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 

연구는 이동거리 관점에서 새롭게 통행격차를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으며 단기

적인 유동인구 변화와 변화요인을 파악하여 연령대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코로나 연령별 이동패턴 도시공간구조 생활이동데이터: 19, , , 
학   번 : 2021-2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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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연구의 배경1.1.1 

코로나 는 도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패턴을 변화시켰다 코로나 감염에  19 . 19 

대한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필수적이지 않은 통행이 크게 

줄어들었다 유연근무와 원격수업으로 통근 통학 통행이 감소하였고 온라인 . · , 

쇼핑 배달 등에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인해 소비를 위한 여가통행도 감소하· 

였다 강태경 길유미 에 의하면 코로나 차 유행기 인구 이동량은 전. · (2020) 19 1

년 대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중 보다 주말71% . , (-25.6%)

에 인구 이동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필수적인 통근통(-38.7%)

행보다 선택적인 여가통행에서 이동성이 크게 위축된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 

지부 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되면서 집(2020) 19 

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원거리 여가통행이 줄어드는 등 여가활동의 공

간이 변화하였다.

여가활동 공간이 변화하면서 코로나블루(Corona Blue)1) 현상이 나타나고 있 

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여가생활의 변화는 .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에 따르면 고령. Megan O’Driscoll et al. (2020)

층과 세 미만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감염취약성과 중증화율이 높은 것으로 20

나타났다 이에따라 코로나 차 유행기에 세 이상 세 미만에서는 이동. 19 1 20 70

량이 폭으로 감소했지만 세 미만은 세 이상은 으로 20~30% 20 57.2%, 70 42.3%

이동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강태경 길유미 특정 연령층의 이동이 ( · , 2020). 

감소하면서 코로나블루 현상도 특정 연령층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1) 코로나 와 우울함 의 합성어로 전염병 전파에 따른 사회활동 위축 등으로 인한 우울감을 이 19' ' (Blue)' , 
르는 용어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어 코로나블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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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청년층의 경우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사회적 교류의 감소로 인한 우울, 

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층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 

다 여러 언론 보도. 3)에 따르면 노인 주요 밀집 시설과 지역 경로당의 폐쇄로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연령별 통행량을 비교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연령. 

별 여가활동공간의 변화를 이동의 측면에서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 

연령층에 따라 도시공간에서 여가통행 행태 다각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 이후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19 

있다 코로나 라는 도시의 외생적 충격이 도시민의 이동과 일상생활에 큰 영. 19

향을 미쳤고 단기적으로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렇다면 과연 코로나 가 종식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19

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비대면 생활의 확. 

산에 따라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이 고착화되고 도시공간구조가 장기적으로 변

화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한편으로 미래의 또 다른 전염병을 대비하여 . 

전염병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로 인한 도시공간구조의 단기적인 변화를 살펴. 19

봄으로써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공간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층의 우울증은 년 상반기 만 건으로 전년도 만 건에 비해 로 늘었고 대의  2020 9 3455 (7 2829 ) 28.3% 30
우울증 진료 건수도 지난해에 견줘 로 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14.7% ( , 2020).

3) 머니투데이 기사 늙은이들은 나가지 못하면 죽는다 탑골공원 문닫았는데 노인들 모이는  (2021.09) - " " 
이유 한경사회 코로나보다 외로움이 무서워요 경로당 되찾은 노인들 경향신문, (2022.05.08.) - " " , …

거리두기 단계 주째 탑골공원 어르신들은 더 힘겹다(2021.08.03.)-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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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코로나 유행 전후 인구 이동량 변화] 19 

연구의 목적 및 의의1.1.2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전과 유행기에 나타나는 서울시의 연령대별 주요 19 

통행 흐름 특성과 주요 목적지의 변화를 파악하고 도시공간구조 특징을 이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령대별 통행 변화를 야기한 지역적 특성을 .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전후에 . , 

나타나는 연령대별 통행량과 이동거리의 변화를 파악하여 연령별 통행격차를 

밝혀내고자 한다 둘째 코로나 전후 연령별 통행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주. , OD 

요 통행 흐름과 중심지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네트워크 특성과 중심. , 

성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 집중 분산의 양상과 상대적인 위상의 차이를 파악·

하고자 한다 넷째 연령별 통행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 

적 특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연령별 통행의 절대량뿐 아니. , 

라 이동 거리에 따른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코로나 로 인하여 심화되는 새로19

운 형태의 통행격차를 밝혀낼 수 있다 둘째 연령별 이동행태변화와 변화요인. , 

을 파악하여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적합한 공간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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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연구의 자료 및 범위2 . 

연구의 자료1.2.1 

본 연구는 도시의 거시적인 이동행태 변화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이동의 출발지와 도착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

공하는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는 기지. KT 

국에 집계되는 와 신호를 바탕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별 이동 인원수를 LTE 5G 

가공하여 개방한 데이터이다 또한 본 자료는 출발 도착지와 시간대 이동인원. / , , 

이동자의 성 연령 이동 소요시간 및 거리 정보를 담고 있다 자료에서 이동인/ , . 

원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와 사용자의 신호를 바탕으로 KT LTE 5G 

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한 보정 과정을 거쳐 전체 인구 이동으로 확장 보KT

정해 산출한 자료로서 실제 두 지역 간의 이동량을 추정한 숫자이다 따라서 . 

본 자료는 서울시 이동 전수조사자료에 가깝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자료는 휴대폰이 특정 기지국에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위치와 상태

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과 체류 상태를 추정한다 이때 체류지와 체. 

류지 사이의 움직임이 본 데이터에서 정의하는 이동이 되며 체류시간이 짧거

나 매우 가까운 근거리 이동은 제외한다.

대상연월 요일
도착

시간

출발 

행정동

도착

행정동
성별 나이 이동유형

평균

이동시간

이동

인구

202110 월 9 1121062 1121058 F 0 HW 10 111.18

202110 월 0 1119076 1114074 M 20 EE 40 *

202110 일 14 1122052 1122052 F 60 EH 10 11.37

표 [ 1 서울시 생활이동데이터 샘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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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범위1.2.2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년 월과 년 월의 평일 주말을 대상으2020 1 2021 1 , 

로 한다 년 월은 코로나 유행 전이고 년 월은 유행기이며 평일. 2020 1 19 2021 1 , 

과 주말은 이동행태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은 년 월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의 감염확산이 시작되었으며2020 2 19 , 

년 월에 차 대유행기와 년 월에 차 대유행기를 겪고 년 2020 2~3 1 2020 8~9 2 , 2020

월 년 월에 차 대유행기를 겪었다 차 대유행기인 년 월 수도11 ~2021 2 3 . 3 2021 1

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단계로 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2.5 5

지를 비롯한 각종 집합 규제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이동에 상당한 제한이 걸

렸다.4)

한편 특정 시점 간의 비교 연구는 동년 동기 대비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이동패턴은 계절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동년 월을 . 1

비교하였다 그러나 비교 시점의 시차가 년이기 때문에 개발 등으로 인한 거. 1

주인구변화가 있을 것이며 코로나 의 효과만을 분리해서 보기에 어려움이 , 19

있다 이는 연구의 한계점으로 결과해석에 있어 유의할 부분으로 판단하였다. .

4) 질병관리청 국내 코로나 확진자 년 발생 보고서 , < 19 2 (2020.1.20. 2022.1.19.)>, 2022∼

그림 [ 2 코로나 유행 진행 상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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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범위1.2.3 

연구의 공간적 단위는 행정동이며 서울시 개 자치구의 개를 대상으로 25 424

하였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와 함께 메가시티 지역. 5)라는 관점에서 하나

의 경제권 또는 생활권으로 간주된다 김영롱 따라서 서울시의 영향력( , 2021). 

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시 내의 통행뿐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 

오간 통행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6)

그림 [ 3 연구의 공간적 범위 및 분석 단위] 

5) 손정렬 메가시티는 인구의 대규모 집적지로서 글로벌 경제의 결절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이며 ,2011, , 
메가시티 지역은 도시를 면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6) 서울시 생활이동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경기도 인천시 내의 통행은 제외하였다 , , .



- 12 -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2. 

절 선행연구 검토1 . 

여가통행 패턴2.1.1 

본 절에서는 여가 생활에서의 특징과 주요 목적지 통행목적 통행수단 등 , , 

통행특징이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여가통행에 관한 기. 

존 연구는 대부분 고령층을 다루고 있다.

고령자 통행 관련 기존 연구들은 주로 고령자들의 통행특성과 통행수단 선

택 등 통행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령자들의 통행량 통행시간 통행거. , , 

리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고령자의 . 

주 통행수단으로 도보와 버스 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의 비중이 가장 ,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시학 양은정 추상호 외 고령자들( · , 2011;  , 2011; 2013). 

의 통행목적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업무통행이 줄어들고 여가 오·

락 친교 목적의 통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고령자는 이동의 제약· . 

을 받기 때문에 근거리 통행을 주로 하며 보행권 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건 추상호 외 반면에 서울대도시권에 ( , 2001; , 2011).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대중교통 통행흐름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통, 

행이 활발하며 통행반경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자가 거주. , 

지 인근에서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고령자의 낮시간대 주요 , 

활동공간은 거주지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하철 자료를 바탕으. 

로 노인 인구의 중심지를 분석한 결과 종로구와 동대문구 등이 노인 인구의 , 

사회적 중심지로 나타났다.

고령층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 연구도 진행되었다 토지이. 

용 특성 인구밀도 고용밀도 상업시설 면적 비율 교육시설 면적 비율 주거형( , , , , 

태 등 을 고려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노인 인구는 일차적으로는 의료시설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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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이차적으로는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군집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고령인구 주요 거주시설 주변 생활서비스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

코로나 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2.1.2 19

코로나가 발생한 년 분기를 시작으로 최근 년간 코로나 와 관련된 2020 1 2 19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코로나는 접촉으로 인해 감염되며 이동에 큰 . 

제약을 받기 떄문에 코로나 진행에 따른 유동인구 변화의 연구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감염자수와 유동인

구의 관계 지역별 유동인구 증감 및 시계열 패턴 통행수단 변화 파악에 초점, , 

을 두었다 진주혜 성병찬 은 년 월의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 · (2020) 2020 1-3 19 

른 서울시 지역별 생활인구 변화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

였다 그 결과 각 군집 별 생활인구가 코로나 발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 19 

변화하는 특징을 보였고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에서 뚜렷이 구별되며 반응 시, 

기도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류은혜 김은정 은 코로나 유행 전후 행정동. · (2021)

별 생활인구 변화율 분포가 유사한 지역을 유형화한 후 지역적 특징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인구 분포가 도심지에서 동네생활권 지역으로 이. , 

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별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별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구의 변화가 어떤 지역에서 . 

유입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서울시 대중교

통 자료를 통해 이동의 변화를 파악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중교통이라는 , 

통행수단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정류장이 없는 지역을 파악하지 못하, 

였다 김진만 외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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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후의 이동패턴과 그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를 파악한 연구도 19 

진행되었다 김염롱 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의 코로나 전후에 발생한 이. (2021) ( · ) 19 

동패턴변화를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구를 넘는 원거. , 

리 이동이 감소하였으며 서울 도심으로의 연결성이 느슨해지고 경기도의 중, 3

심지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 코로나 전후. Sangwon Park(2022) 19 

의 제주도 내 자동차 통행 자료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심도OD , 

밀도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 이후 네트워크 밀도와 증심도가 . , 19 

감소하였고 지역간 통행이 줄어들고 분산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Yuhao 

는 미국의 코로나 전후 공간단위를 나누어 분석Kang et al.(2020) (state county) 

하여 지역간 연결성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원거리 이동이 현저히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생활이동데이터는 통신자료 기반의 실제 이동 데이터

를 활용하여 이동성과 지역 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코로나 는 계층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 로 인한 계층별 통행19 . 19

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국외에서 진행되었다 주로 연령 소득계층 인종 교육 . , , , 

수준에 따른 코로나 전후의 통행량을 비교하였으며 계층에 따라 코로나 전19 , 

후의 통행격차(travel disparity)7)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Ruth F. Hunter 

에 따르면 저소득층 지역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보행et al.(2021)

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 Rebecca Brough et al. (2021)

낮은 저소득층의 통행이 덜 감소하였으며 직업 특성상 대면 업무를 수행할 ,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또한 코로나 로 인한 사회경제적 . , 19

계층 간의 통행격차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연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동성을 다룰 때 민감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에 따르면 고령층과 세 미만은 다른 연령층Megan O’Driscoll et al. (2020) 20

7) 통행격차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간에 통행거리 또는 통행시간이 차이나는 현상을 가리키 Shen, 2000, 
며 통행자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수준과 거주지의 접근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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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감염취약성과 중증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감염에 따른 . 

불안감으로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연령별 이동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서울대. 

도시권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고령층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이

이동하는데 용이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로인해 코로나 상황에서 연령별 격.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에

서 연령을 고려한 연구가 미흡하다 일부 연구와 보고서에서 통행량을 변화를 . 

파악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로 인한 연령별 통행패턴 변화를 . 

지역간 연결성과 공간구조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코로나 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특성2.1.3 19

코로나 인구 지역별 유동인구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토지이용 업종, , 

상권 산업의 종류와 공원의 유무 등의 연구가 있었다, .

류은혜 은 서울시 생활인구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특성 변수를 이용해 (2021)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이 생활인구 ,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인구 증가지역에서 생계형 . , 

사업 밀도와 공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생활인구 감소지역에서 상업지역 비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의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지상훈 은 서울시 상권의 . (2020)

종류에 따라 생활인구 변화와 음식업의 창 폐업 행태를 파악하였다 결과로· . 

는 서울시 주요 상권 중 발달상권과 관광특구의 생활인구가 코로나 확산 시19 

기에 크게 감소한 반면 골목상권의 생활인구는 변동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지상훈 은 서울시 생활인구의 변화가 업종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2020) . 

결과로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생활인구

가 감소하였으며 보건 및 교육서비스업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감소 폭

이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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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실내활동이 제한되면서 야외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박인권 은 코로나 시기에 대형 실내 공간인 잠실롯데월드 일대와 대형공(2021)

원인 올림픽공원과 동일 자치구 내 근린공원 곳의 이용자 수를 비교분석 하4 

였다 분석 결과 롯데월드 일대가 감소하고 올림픽공원 이용자수는 . , 38% 1.9% 

감소한 반면 주거지역 내 위치한 소규모 근린공원은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와 같은 전염병 재난 시 도시공원 특히 주거지역 내 근린공원COVID-19 , 

은 도시인들에게 주요한 피난처이자 여가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의 

적절한 공급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글리포트는 발생 이후 구글 은 빅데이터에 기반해 지역COVID-19 , (Google)

사회 이동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한, 2021 1 3 2 6

국은 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비 소매점 및 실내 여가시설 이용은 1 47% 

감소한 반면 실외 공원 이용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5% .

산업의 유형에 따라서도 유동인구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재건 는 코로. (2022)

나 로 인한 통근 패턴변화를 산업기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조업 19 . 

클러스터는 통행이 유지된 반면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계는 원

격근무 도입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역별로 유동인구 변화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연령별 공간이용행태가 .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공간이용에 대한 파악하는 것이 부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유동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

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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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의 차별성2.1.4 

본 연구의 차별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국내 연구는 대부분 생활. 

인구 데이터를 사용한 특정 지역의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하지. 

만 이동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생활 이동데이터를 활용하. 

면 통행목적에 따라 실제 이동패턴을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 

역 간 연결성과 도시가 집중 분산되는 공간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김영롱· . 〮

은 이동데이터를 사용하여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분석하였지만 서울과 (2021) , 

경기 사이의 연결성을 주로 파악하여 대도시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 그쳤다 생활이동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에서 발생하는 이동행태를 심층적. 

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 차별점이다.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해외논문에서는 계층을 연령 소득 인종 교육 , , , 

수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 계층이 모두 유의미하게 통행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주로 통행량의 변화만을 파악했으며 통행거리의 . 

변화와 그로 인한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재했다 또한 국내. 

에서는 코로나 로 인한 연령별 통행변화를 파악한 학술연구가 미흡한 실정이19

다 연령별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연령에 따른 생활권계. 

획과 일상활동 수행에 필요한 주요 시설 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하는데 중요한 ,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생활이동데이터를 사용하. 

여 연령별 공간구조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기존에 이동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시의 공간구조와 중심지 를 (Centrality)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코로나 전후의 공간구조 변화를 파악한 연구, 

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기반 이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대적. 

인 위상에 따른 중심지와 공간구조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

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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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3. 

절 연구의 방법1 . 

연구의 흐름3.1.1 

본 연구의 흐름은 그림 와 같이 구성된다 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논4 . 1

의하고 연구의 범위를 정하였다 장은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본 논문의 차별. 2

점을 논의 하였다 장은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 방법을 검토하였다 장은 . 3 . 4 3

장에서 가공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 전후 연령별 이동패턴을 분석하였으

며 크게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로 코로나 전후의 연령별 통행량 및 4 . 

이동거리 변화를 분석하고 둘째로 연령별 주요 통행 흐름 및 주요 목적지 변, 

화에 대해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중심지 알고리즘 및 네. (PageRank ) 

트워크 특성 중심도 밀도 을 파악하여 코로나 전 후의 서울시 공간구조 변화( , ) ·

를 파악하였다 단계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지역별 유입량 변화를 파악하고 . 5

연령별 통행의 차이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pearson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한계점. , 

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가공3.1.2 

본 연구는 전수 자료인 서울시 생활이동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네트워크 분

석 을 통해 서울시 행정동별 출발지 목적지 통(social network analysis) (O)- (D) 

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연구자료는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년 월과 년 월에서 주2020 1 2021 1

말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집계하였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해당 기간의 모. 

든 일수를 집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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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으로 연령대의 구분은 청년층인 세 장년층인 세 고령20-39 , 40-59 , 

층인 세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대는 고령층의 특성과 장년층의 특성이 모70 . 60

두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동 거리의 경우는 행정동의 중심점(centroid)8)간의 거리로 계산하였다 행. 

정동 내 통행의 경우 각 행정동의 면적과 같은 면적의 원을 만들고 그 원의 , 

반지름을 행정동 내의 평균 거리로 산정하였다.

분석 방법 및 변수 설정3.1.3 

코로나 전후 연령대별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적 특성을 파악

하고자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코로나 전후 행정pearson . 

동별 인구 유입 감소율로 코로나 이전 유입인구 대비 코로나 이후 유입인구와 

코로나 전 유입인구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독립변수는 목적지인 서울시 개. 423

의 행정동의 토지이용특성 상업특성 교통특성 공원녹지를 적용하였다 표 참, , , ( 2 

조 변수에 필요한 자료는 통계청과 에서 제공하는 서울열린데이터광). KTDB ‘

장 통계청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 ‘ ’ .

상관관계분석은은 청년층 세 장년층 세 고령층 세 이상 을 대(20-39 ), (40-59 ), (70 )

상으로 네 차례 수행하였다 이는 목적지의 지역환경적 특성이 연령대별 인구. 

유입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다.

독립변수의 설정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도출된 코로나로 인한 통행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연령대별 통행변화에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되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토지이용 특성 주거 상업 녹. ( · ·

지 공업 과 상권의 종류 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시장 관광특구 와 업종별 · ) ( · · · )

사업체 수 도매 및 소매업 수 숙박 및 음식점업 수 교육 서비스업 수( · · ·보건

8) 중심점 은 공간 정보 체계에서 중심은 특별한 지역에 관한 속성 정보가 연결되는 다각형의  (centroid)
점으로 지역의 중심점을 구할 때 주로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심기하학적 도형의 질량중심 도심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 ] Centroid - ( ), ( ) ( ), (重心
전 이강원 손호웅, 2016. 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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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커피전

문점 수 기타주점업 수 와 통행수단의 선택을 고려한 변수 지하철역 개수 버· ) ( , 

스정류장 개수 와 공원 공원비율 도시문화공원 유무 문화시설 유무 체육시설 ) ( , , , 

유무 를 설정하였다) .

구분 변수 변수 산출 방법 단위 자료 출처

토지

이용

특성

토지

이용

주거
주거지역 

면적 행정동 면적/
%

서울열린데이

터광장

상업
상업지역 

면적 행정동 면적/
%

공업
공업지역 

면적 행정동 면적/
%

자연녹지
자연녹지지역 

면적 행정동 면적/
%

상업 

특성

업종 

특성

도소매업 수 - 개소

통계청(Kosis)

숙박업 수 - 개소
음식점업 수 - 개소

여가스포츠관련산업 - 개소
주점 수 - 개소

보건복지시설 개소
비알콜음료업소 수 - 개소

상권의 종류

골목상권 

면적비율
%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발달상권 더미변수

전통시장 더미변수
관광특구 더미변수

공원 

녹지
공원

공원 면적 비율
공원면적 행정동 / 

전체 면적
%

서울열린데이

터광장

근린공원 면적 비율 - 더미변수

도시 문화공원 유무 - 더미변수
문화시설 유무 - 더미변수

체육시설 유무 - 더미변수
교통 

특성

지하철 역 개수 - 개소 국가공간정보

포털버스 정류장 개수 - 개소

표 [ 2 변수설정] 



- 21 -

네트워크 분석3.1.4 

네트워크 특성 밀도 중심도1) ( , )

사회 연결망 또는 소셜 네트워크 는 개인 또는 조직과 같은 (social network)

사회적 행위자 집합 양자 관계 집합 그리고 행위자 간의 다른 사회적 상호작, , 

용으로 구성된 사회 구조이다 소셜 네트워크 관점은 이러한 구조에서 관찰된 . 

패턴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뿐 아니라 전체 사회적 실체의 구조를 분석하는 

일련의 방법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을 노드 통행을 링크로 하는 . ,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로 보았다.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에는 밀도와 중심도가 있다 네트워크 밀도는 네트워. 

크에서 행위자들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정도이며 네트워크 밀도가 높다는 것, 

은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볼 때 행위자들 간에 연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밀도는 지역 간 통행 연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절점 수 연결선 수  g: , k: 

네트워크 중심도는 네트워크 전체가 특정 노드에 집중되는 정도이다 네트. 

워크 중심도가 높은 네트워크는 소수의 행위자들과 교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의미하며 중심도가 낮은 네트워크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 교류가 존

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중심도는 행위자들 간의 연결관계. 

에 대한 분산 개념을 내포한다 즉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중심도가 높다는 것. , 

은 특정 지역에 통행이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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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2) PageRank 

본 연구에서는 도시 중심성을 파악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활용하PageRank 

였다 알고리즘은 검색에서 웹사이트 간의 순위를 지정하는 . PageRank Google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페이지에 대한 링크의 수와 품질을 계산하여 웹사, 

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Page et al., 1999). PageRank 

알고리즘은 위세 중심성의 한계인 특정 노드와 연결된 모든 링크의 값이 동일

하게 계산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웹 페이지 간의 링크 관계를 통해 구글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려는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도. PageRank 

시의 중심성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인원 집계 방식보다 인간의 활동, 

을 더 밀접하게 나타낼 수 있다(Jia et al., 2019).

     ×



본 연구에서는 생활이동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므로 각각의 노드는 행정동이

며 인바운드 링크는 통행 유입 아웃바운드 링크는 통행유출로 간주하였다 이, . 

후 각각의 이동에 대한 인구수는 가중치로 설정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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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정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 장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헌연구
연구의 범위

공간적 내용적 범위, • 

▼

제 장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검토

문헌연구

연령별 여가통행 패턴 및 환경적 요인• 

코로나 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19• 

코로나 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에 19•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특성

▼

제 장 3

연구 방법

생활이동데이터 가공
서울시

생활이동

데이터

연구자료• 

데이터 가공• 

연구의 흐름• 

▼

제 장4

도시공간구조 

분석

연령별 이동패턴 분석 통행 (OD)

시각화

· 

네트워크 

분석

· 

pearson 

상관분석

연령별 통행량 및 통행거리• 

연령별 통행 유동인구 네트워크OD • 

연령별 공간구조 변화 및 지역별 • 

인구유입 변화

연령별 중심지 및 네트워크 특성 분석• 

유입 변화 요인

연령별 이동변화요인 분석• 

▼

제 장5

결론

연구의 요약 및 의의

연구의 요약•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그림 연구 흐름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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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후 연령별 통행패턴 변화4. 19 

코로나 전후 연령별 통행량 및 통행거리 분석4-1. 19 

코로나 전후 주말 서울의 하루 통행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 그림 참조 청( 5 ), 

년층은 코로나 발생 전인 백만 통행에서 코로나 후에 백만 통행으로 558 19 374

줄어들었다 장년층의 경우는 코로나 전 백만 통행에서 백만 통67.04% . 638 453

행으로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은 백만에서 백만 통71.04% . 163 109

행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후의 통행량은 장년층에서 67.07% . 

가장 적게 감소하였으며 청년층과 고령층은 비슷한 감소율로 확인되었다 타 .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의 유동인구 변화가 크다고 확인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서울 주말 통행을 기준으로 장년층의 변화율이 가장 낮고 청년층과 고령층은 

감소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의 변화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은 비슷한 감소율이 확인되었지만 이동

거리에 따른 통행량을 확인한 결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각 연령대별 평균 이동거리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평균 이동거리는 . , 

코로나 이전에 에서 로 감소하였으며 장년층은 에서 25.3km 24.8km 2.0% 25.5km

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고령층은 에서 로 변화하25.0km 1.8% . , 20.2km 19.0km

였고 로 가장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5.9% .

평균 이동거리 뿐만 아니라 이동거리에 따른 통행량 변화에도 연령별로 큰 

차이가 존재했다 그림 은 이동거리에 따른 통행량을 살펴본 결과이며 이동거. 6 , 

리는 부터 까지 단위로 구분하였다1km 20km 1km .

먼저 도보 이동거리의 소생활권의 범위인 이내의 통행량을 비교했을 , 1km 

때 청년층은 장년층은 고령층은 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통행, 62%, 74%, 82%

량이 적게 감소하였다 반면 이상 원거리 통행을 살펴보면 청년층은 약 . , 5km 

장년층은 약 고령층은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70%, 72%, 60% . , 

거리 통행에서 청년층과 장년층에 비해 고령층이 크게 감소하였다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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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통행량 변화 비율은 청년층에서는 이내 증가하다가 유지되는 양상을 3km

띄고 장년층은 모든 거리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형태를 띄었다 반면, . 

에 고령층에서는 통행거리가 늘어날수록 통행량 변화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후 전체 통행량 대비 이동거리별 통행량을 비교해보면 이내 1km

근거리 통행의 경우 청년층은 코로나 이전 에서 로 소폭 감소하였고19% 18% , 

장년층은 에서 로 유지되었으며 고령층은 에서 로 증가하였다17% 17% , 17% 20% . 

반면에 이상 미만의 원거리 통행에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에서는 로 4km 5km 5%

유지되었고 고령층에서는 에서 로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5% 6% . , 

코로나 이후 고령층의 통행에서 근거리 통행이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19 

하며 코로나 유행기에 비고령층 대비 고령층이 여가 통행에서 근거리 통행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 5 코로나 전후 연령별 통행량 변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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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로나 전후 이동거리 별 통행량 변화[ 6] 19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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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후 연령별 유동인구 통행 네트워크4-2. 19 OD 

전체 유동인구 통행 네트워크1) OD 

그림 은 코로나 전 후 서울의 전체 통행 네트워크를 연령별로 시각화하7 · OD

여 나타낸 결과이다.

청년층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홍대 신촌 강남 종로 잠실 성수 등을 중, · , , , , 

심으로 촘촘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홍대 신촌 일대와 강남지역·

에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중심지들과 경기 인. ·

천 간의 이동을 살펴보면 수도권 외곽으로부터 유입되는 원거리 통행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하. , , , , , 

남시 성남시 수원시 인천국제공항이 서울과 연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 , . 

그러나 코로나 이후를 살펴보면 통행의 절대량은 감소했으나 전체적인 통행19 

의 흐름은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홍대 신촌 강남 등. , · , 

의 중심지로의 위상이 다소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기 인천으. ·

로부터 서울로 유입되는 원거리 통행이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성남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의 연결성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장년층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청년층과 달리 확실한 중심지가 없는 것으로 , 

보여진다 도심을 비롯한 상업 중심지 이외에 모든 지역에서 이동량이 많은 . 3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과 인천 경기의 통행에서는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많은 . ·

통행이 오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경기 서남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모든 . 

지역과의 연결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를 살펴보면 다른 . 

지역은 통행이 소폭으로 감소하거나 유지된 반면 종로지역으로의 통행이 뚜렷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인천 경기와의 연. 

결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 이전 통행은 주로 종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존 , 

노인 중심지인 제기동 회현동 등에 산발적으로 통행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 

나타난다 또한 청년층과 장년층에 비해 원거리 이동은 덜하지만 고양시 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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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성남시 수원시 의정부시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원거리 이동이 존재하는 , , ,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은 종로지역으로의 집중도. 

가 크게 감소한 점이다 종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통행 흐름이 비슷한 것. 

으로 나타난다 또한 수도권 외곽지역으로부터의 원거리 통행도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난다.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코로나 이후 세 연령층에서 절대적인 통행량이 감소

하였으며 전체적인 통행흐름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각 연령층 별 특정 

지역에서 중심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강남지역과 . 

홍대 신촌 일대 지역의 집중도가 감소하였고 장년층과 고령층은 종로지역 일

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거리 이동을 살펴보면 청년층에서. 

는 경기 인천으로부터 원거리이동이 크게 감소한 반면 장년층에서는 원거리 

이동이 감소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 주요 목적지 및 통행 흐름 분석2) 

연령별 주요 도착지와 주요 통행 흐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 전후의 

유입량 상위 개의 유입지와 연결된 유출지의 통행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그15 (

림 주요 통행의 통행량뿐 아니라 갖는 서울 전체에서 목적지의 영향력을 파8). 

악하기 위해 서울 전체 통행 대비 상대적인 통행 비율도 포함하였다 그림 표( 8, 

참조3,4,5 ).

청년층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서교동이 로 통행 목적지로서 가장  2.59%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역삼동 신촌동 종로 가동 화양동 영등포동 잠, , 1234 , , , 

실동 한강로동 여의동 등이 주요 목적지로 확인되었다 반면 코로나 이후에, , . 

는 서교동이 에서 로 통행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59% 1.72% , 

기존에 나타난 주요 목적지들의 통행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난다 또한 코로나 이후 청담동과 압구정동이 목적지 상위 지역에 포함되. 19 15 

어 통행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주요 목적지가 크게 변화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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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 청년층( ) 코로나 후 청년층( )

코로나 전 장년층( ) 코로나 후 장년층( )

코로나 전 고령층( ) 코로나 후 고령층( )

그림 코로나 전후 서울시 전체 통행 네트워크 시각화[ 7] 19 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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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서교동과 역삼동을 비롯한 주요 목적지에서 통행비율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지상훈 에서 언급했듯이 서울시 주요 발달상권의 매출. (2020)

은 감소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된 결과를 뒷받침한다.

청년층의 주말 여가 통행의 큰 특징은 중심지로의 원거리 이동에 의한 유입

의 감소이다 그동안 수도권 위성도시의 여가 자족성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음. 

에도 고르게 발달된 교통인프라와 도시의 중심지가 주는 매력으로 인하여 서

울의 주요 중심지로 젊은 세대의 여가 통행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경기 인천에서 서울의 주요 중심지로 유입되는 원거리 통행이 눈에 띄, 

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년층의 경우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에 종로 가동이 비율로 가1.2.3.4 1.12%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역삼 동 서초동 반포동 등 강남 일대와 여의, 1 , , 

동 등의 도심과 잠실동 목동 진관동 한강로동 등이 주요 목적지로 나타났3 , , , 

다 주요 목적지는 종로 가동과 진관동을 제외하고 대부분 남쪽에 위치하. 1.2.3.4

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층과 고령층과 같이 뚜렷한 . 

중심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코로나 이후에는 종로지역이 통행량이 . 

반 이상 감소하였고 통행비율도 에서 로 감소하였다 종로를 제외, 1.12% 0.60% . 

한 다른 지역에서도 유입량이 감소했지만 양재동과 문정동은 상위 개 지역으15

로 새롭게 나타났다 양재동과 문정동을 제외하고 주요 목적지는 크게 변화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통행흐름 또한 절대량이 감소했지만 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보여진다.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종로 가동이 의 통행비율로 가장 높, 1234 1.93%

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요 목적지로 여의동 영등포동 서초동 역삼 동 등 , , , 1

도심과 제기동 명동 회현동 용신동 진관동 등이 있다 코로나 이후에는 3 , , , , . 19 

종로 가동의 통행비율이 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로1234 0.92% . 1234

가동을 비롯하여 여의동 서초 동 영등포동 명동 사직동 반포 동 회현동, 3 , , , , 4 , , 

서교동 압구정동은 통행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제기동과 진관동은 오히려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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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증가하였고 도봉 동 양재 동 양재 동 영등포동 창 동은 상위 지역1 , 1 , 2 , 4 15

에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도심으로의 집중되던 통행이 . 

코로나 유행기에 지역중심으로 분산되었으며 촘촘했던 네트워크 구조가 느19 

슨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로 가동과 같이 통행량과 통행 비율. 1234

이 크게 감소한 고령층 밀집지가 존재하는 한편 제기동 진관동 회현동 용신, , , , 

동과 같이 통행이 소폭 감소한 지역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순위 도착지명 통행량 통행비율 도착지명 통행량 통행비율

1 서교동 144675.4 2.59% 서교동 64477.77 1.72%
2 역삼 동1 109231.4 1.96% 역삼 동1 60345.52 1.61%

3 신촌동 74676.09 1.34% 영등포동 41205.85 1.10%
4 종로 가동1.2.3.4 69005.03 1.24% 신촌동 39122.7 1.05%

5 화양동 49836.59 0.89% 종로 가동1.2.3.4 33464.35 0.90%
6 영등포동 49375.14 0.89% 잠실 동6 31524.44 0.84%

7 잠실 동6 46453.81 0.83% 여의동 29975.21 0.80%
8 삼성 동1 44622.79 0.80% 한강로동 27483.98 0.74%

9 한강로동 43662.47 0.78% 신사동 27090.94 0.72%
10 명동 42575.78 0.76% 화양동 25718.68 0.69%

11 여의동 42023.27 0.75% 압구정동 25339.89 0.68%
12 서초 동4 41292.59 0.74% 삼성 동1 25269.92 0.68%

13 신사동 37975.02 0.68% 청담동 25129.3 0.67%
14 서초 동3 37503.06 0.67% 서초 동3 24988.8 0.67%

15 반포 동4 35982.2 0.65% 반포 동4 24249.06 0.65%

표 코로나 전후 청년층 주요 목적지 상위 개[ 3] 19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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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순위 도착지명 통행량 통행비율 도착지명 통행량 통행비율

1 종로 가동1.2.3.4 31380.81 1.93% 종로 가동1.2.3.4 9997.433 0.92%

2 여의동 16684.62 1.02% 여의동 7979.243 0.73%

3 서초 동3 12678.38 0.78% 용신동 7735.665 0.71%

4 용신동 11413.46 0.70% 서초 동3 7405.554 0.68%

5 역삼 동1 11135.72 0.68% 역삼 동1 7159.592 0.66%

6 영등포동 10506.69 0.65% 제기동 6961.287 0.64%

7 제기동 9627.073 0.59% 진관동 6451.539 0.59%

8 명동 9026.316 0.55% 도봉 동1 6170 0.57%

9 진관동 8785.746 0.54% 양재 동2 6065.663 0.56%

10 사직동 8605.756 0.53% 영등포동 5548.452 0.51%

11 반포 동4 8492.438 0.52% 길동 5276.232 0.48%

12 회현동 8028.739 0.49% 양재 동1 4862.98 0.45%

13 길동 7816.463 0.48% 창 동4 4804.73 0.44%

14 서교동 7706.945 0.47% 반포 동4 4636.018 0.42%

15 압구정동 7460.2 0.46% 압구정동　 4614.812 0.42%

표 코로나 전후 고령층 주요 목적지 상위 개[ 5] 19 ( 15 )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순위 도착지명 통행량 통행비율 도착지명 통행량 통행비율

1 종로 가동1.2.3.4 58,560 1.12% 역삼 동1 35,741 0.79%
2 역삼 동1 50,837 0.97% 서초 동3 30,930 0.68%

3 서초 동3 46,252 0.88% 여의동 29,493 0.65%

4 여의동 44,098 0.84% 영등포동 28,802 0.63%
5 서교동 42,143 0.80% 진관동 27,374 0.60%

6 반포 동4 37,318 0.71% 종로 가동1.2.3.4 27,267 0.60%

7 삼성 동1 35,516 0.68% 문정 동2 26,980 0.59%
8 목 동1 35,435 0.68% 양재 동2 25,951 0.57%

9 진관동 35,001 0.67% 목 동1 25,437 0.56%

10 한강로동 34,627 0.66% 반포 동4 24,274 0.54%
11 잠실 동3 33,557 0.64% 서교동 23,337 0.51%

12 잠실 동6 33,167 0.63% 한강로동 22,697 0.50%

13 문정 동2 32,911 0.63% 길동 21,290 0.47%
14 길동 32,017 0.61% 양재 동1 21,119 0.47%

15 영등포동 31,791 0.61% 잠실 동3 21,005 0.46%

표 코로나 전후 장년층 주요 목적지 상위 개[ 4] 19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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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 청년층( ) 코로나 후 청년층( )

코로나 전 장년층( ) 코로나 후 장년층( )

코로나 전 고령층( ) 코로나 후 고령층( )

그림 코로나 전후 연령별 주요 목적지 통행 네트워크 시각화[ 8] 19 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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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후 연령별 공간구조 변화4-3. 19 

코로나 전후 연령별 공간구조 특성1) 19 

그림 는 연령별 통행 네트워크의 9 OD 9)네트워크 밀도와 네트워크 중심도이다. 

먼저 네트워크 밀도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이며 코0.50

로나 이후에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년층은 코로나 이0.47 94.7% . 

전 이고 코로나 이후 로 가 감소하였다 반면에 고령층은 코로0.52 0.49 94.60% . 

나 이전에는 이며 코로나 이후에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0.22 0.18 80.52% . 

코로나 이전에 고령층은 청년층과 장년층에 비해 지역 간 통행 정도가 배 이2

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 이후에 청년층과 장년층의 네트워크 밀도는 .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고령층은 청년층에 비해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고령층의 통행에서 지역 간 연계가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

네트워크 중심도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이며 코로0.020

나 이후 으로 감소하였다 장년층은 코로나 이전 에서 0.013 67.09% . 0.008

로 감소하였다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이며 코로나 0.0058 86.34% . 0.016

이후 로 감소하였다 코로나 이전 청년층은 서울 지역에서 특정 0.007 45.12% . 

지역으로의 집중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며 고령층도 특정 지역으로의 집

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년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분산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 이후에는 장년층의 네트워크 중심도가 가장 적게 감소하였고 청년 

층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고령층은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2/3 . 

다 이는 코로나로 인하여 청년층과 장년층에 비해 고령층에서 특정 지역으로 . 

집중되는 정도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도시공간구조에서 분산화가 커

졌다고 볼 수 있다.

9) 네트워크 밀도는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정도이며 네트워크 밀도가 높다는 것 
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 간의 연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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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로나 전후 네트워크 밀도 및 네트워크 중심도[ 9] 19 

코로나 전후 연령별 중심지 변화2) 19 

코로나 전후의 연령별 중심성 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과 같다(PageRank) 10 . 

는 단순 지역유입량의 합과 다르게 도시공간에서 중심지로서 상대적PageRank

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홍대가 중심지로서 가장 큰 , 

위상을 갖으며 역삼 종로 신촌이 뒤를 잇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이태원, , . , 

영등포 여의도 성수 잠실 서초도 중심성을 보였다 코로나 이후에는 상대적, , , , . 

으로 홍대와 종로의 중심성이 감소하였으며 역삼은 유지되었으며 여의도와 , 

영등포 압구정 일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층의 경우 코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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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전에 서울 전체적으로 중심지가 부재하며 그나마 종로 강남 여의도가 , , 

중심지로 보여진다 코로나 이후에는 종로의 위상이 더 축소되었으며 네트워. 

크 중심성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서울도시공간의 중심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난다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종로의 중심성이 압. , 

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코로나 이후에는 종로의 중심성이 크게 . 

감소함에 따라 서울 전체로 봤을 때 분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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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 청년층( ) 코로나 후 청년층( )

코로나 전 장년층( ) 코로나 후 장년층( )

코로나 전 고령층( ) 코로나 후 고령층( )

그림 코로나 전후 중심성 변화[ 10] 19 (Page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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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4-4.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청년층과 고령층이 장년층에 비해 통행, 

량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동거리 관점에서 살펴. 

봤을 때 고령층 장년층 청년층 순으로 코로나 이후 원거리 이동에 비해 근, , , 

거리 이동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 이후 고. 

령자의 근린 생활이 늘어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각 연령대별 주요 목적지와 통행 흐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청년층의 경, 

우 코로나 전후로 전체적인 통행 흐름은 비슷하지만 홍대 강남 종로 등 도, , , 

심지로의 유입이 상당히 감소하고 특히 경기 인천으로부터의 유입이 눈에 띄·

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내에서 기존 중심지에 주요 . 

통행이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청년층의 여가생활에서 소위 핫플레이

스들이 코로나 유행기에도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장년층의 경우 청년층과 고령층과 같이 뚜렷한 중심지가 없이 서울 전체 , 

지역에 고루 분포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 

이후에는 코로나 전과 통행량만 감소했을 뿐 통행 패턴이 비슷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종로지역이 상대적으로 유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 전. . 

후의 네트워크 중심도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 전과 후 모두 도시공간구조에서 , 

분산도가 높은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의 경우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 통행은 주로 종로지역에 집중되어 , 

있고 원거리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 

이후에 종로지역으로의 유입량은 코로나 이전 대비 수준으로 급감한 모30% 

습이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 외곽의 주거지역 주변의 지역 중심지들은 통행이 .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종로 등 도심지로 향하던 통행이 지역중심지

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네트워크 중심도를 살. 

펴보면 코로나 전에 비해 코로나 이후 도시공간구조의 분산도가 커진 것을 ,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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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후 지역별 유입량 변화 및 변화요인5. 

코로나 전후 연령대에 따른 행정동별 유입률 변화5-1. 19 

청년층1) 

코로나 전후의 연령대별 헹정동 유입률 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 

에서 유입률이 감소하였지만 뚜렷하게 감소한 지역이 있는 반면 소폭 감소하

거나 유지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년층의 경우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던 서교, 

동과 신촌동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변 지역의 40-50% . 

망원동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대상권은 상업 중심지90% . 

로서 청년층의 원거리 유입이 많은 반면 망원동은 청년 인가구의 주요 주거1

지로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비롯한 생활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입

량이 유지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종로지역을 살펴보면 종로 가동을 비롯하여 종로 가동 이화동 혜화동1234 56 , , , 

명동 등 종로 상권이 전체적으로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40-50% . 

로 코로나 이전 유동인구가 집중된 강남지역을 살펴보면 서초 동 역삼 동 반2 1

포동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청담동 신사동 압구정40% . , , 

동은 유동인구가 코로나 이전 대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 

시기에 해외 여행의 억제로 인해 소비트랜드가 고급화되는 현상으로 인해 명

품 브랜드가 입점한 청담 신사 압구정 상권이 회복· · 10)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양재동 개포동 도곡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 , 80-90% .

청년층에서 코로나 이전 대비 로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이태원 동이29% 1

다 이태원 상권은 청년층의 주요 상권으로 상권 특성상 주점과 클럽이 많기 . 

떄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태원 동을 비롯하여 청파동 남영동 용산 가동 서. 1 , , 2 , 

빙고동 한남동 등 대부분의 용산구 지역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 40-50% 

10)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지오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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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한편 청년층의 핫플레이스인 성수동은 로 유지된 반면 건대 상권이 위, 90% , 

치한 화양동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동은 서울숲과 골50% . 

목상권에서 다양한 어메니티가 있는 반면에 건대는 주점 위주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도심지인 강남지역과 종로지역의 유동인구는 감. 

소한 반면 여의도동 영등포동 문래동 지역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 . 

고척동 구로 동 신정 동 신대방 동 신길동 대립동 가산동 가리봉동은 , 2 , 7 , 1 , , , , 

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남권의 주거지역이자 지역중심80%-100% . 

지인 목동 신월동 등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이 , 90% . 

위치한 방화 동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 대비 2 40% . 

가장 유동인구가 높은 고덕동과 상일동은 공공주택개발 이슈로 코로나와 상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장년층2) 

장년층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년층과 고령층에 비해 코로나 이후 행정동별 , 

유입률 변화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 종로지역이 눈에 띄게 감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동 종로 가동 사직동 혜화동 이화동 등이 . , 1234 , , ,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강남지역은 역삼동 서초동 방배40-50% . , , 

동 압구정동 신사동 모두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 70-80% . 

에 양재동과 개포동은 코로나 이전과 유입량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의도동은 수준으로 감소하였지만 영등포동은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 60%

다 반면 서교동의 경우 유입량이 가량 감소하였지만 망원 동의 경우에 거. 50% 1

의 유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곽지역을 살펴본 결과 동북권의 창 동. , 2 , 

월곡동 면목 동 등 주거밀집지의 지역중심지는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 5 . 

한 서남권의 주거밀집지역인 가양 동 목 동 화곡동 신월동 신정동 고척동2 , 3 , , , , , 

가산동 독산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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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3) 

코로나 이전 고령층의 가장 뚜렷한 중심지인 종로지역은 코로나 이후 인구 

유입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 가동을 비롯하여 사직동. 1234 , 

소공동 명동 가회동 등이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을지로동 강희동 장충, , 30% , , 

동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40-50% .

종로지역은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인 탑골공원 종묘공원 등이 있으며, , 

고령자 전용 서비스 시설들과 더불어 고령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쇼핑 여가환·

경이 주는 매력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행 목적지로서 고령. 

층의 유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탑골공원이 . 

폐쇄되고 보건시설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유입이 감소

한 것으로 유추된다.

종로지역 외에 다른 도심지의 노인 중심지인 동대문구 청량리동도 마찬가지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기동 회기동 회현동은 수준40% . , , 70% 

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지역에 비해 덜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종로는 원거리 유입이 많은 것에 비해 동대문구 지역은 노인주거. 

지역이 배후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근거리 유입이 많기 떄문인 것으로 해석된

다 또한 종로는 여가 쇼핑의 성격이 강한데 비해 청량리동 제기동 회현동 . , · , , , 

등은 시장이 위치해 있어 생필품을 구입의 목적으로 지역 상권으로서 방문하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청량리동의 유입 감소는 코로나 유행기에 교. 

통의 요지로서 입지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남지역을 살펴보면 역삼동 서초동 반포동 등 대부분의 행정동에서 

가 감소하였다 반면에 양재동은 이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50-60% . 90% . 

이는 양재천과 양재시민의숲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마찬가지로 여의도동과 영. 

등포동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도심지가 모두 이상 감소하는 양상이 50% 50% 

나타났다 도심 주변에 또 다른 노인 밀집지인 신촌 같은 경우에도 수준. 50%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망원 동은 청년층과 장년층에서와 같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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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량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망원동이 지역중심지로서 시장과 생. 

활 인프라와 공원이 잘 갖춰져 있으며 세대 통합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외곽의 주거중심의 지역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유입인구가 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권의 도봉동 상계동 창동 월계동 정릉동 등 주거밀집. , , , , 

지역의 지역중심지는 통행이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마찬가지로 서남권의 90% , 

주거밀집지역인 가양 동 목 동 화곡동 신월동 신정동 고척동 가산동 독산2 , 3 , , , , , , 

동 등이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90-100% .

청

년

층

그림 코로나 전후 연령별 목적지 유입률 변화[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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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층

고

령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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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장년층 고령층

순위 행정동 변화율(%) 행정동 변화율(%) 행정동 변화율(%)

1 고덕 동2 161% 고덕 동2 154% 고덕 동2 130%

2 상일동 144% 상일동 129% 독산 동2 111%

3 월곡 동1 120% 월곡 동1 113% 신월 동6 108%

4 대림 동1 110% 대림 동1 107% 가양 동2 107%

5 면목 동5 110% 독산 동2 107% 대림 동1 106%

6 신길 동4 110% 가양 동2 104% 상일동 106%

7 망우본동 106% 위례동 103% 면목 동5 102%

8 독산 동2 104% 개포 동1 101% 목 동3 101%

9 화곡 동1 99% 목 동3 99% 도봉 동2 101%

10 강일동 99% 망원 동1 98% 강일동 99%

표 연령별 행정동별 인구 유입 변화율 상위 곳[ 6] 10

청년층 장년층 고령층

순위 행정동 변화율(%) 행정동 변화율(%) 행정동 변화율(%)

1 이태원 동1 29% 천호 동1 37% 사직동 24%

2 천호 동1 38% 명동 45% 명동 29%

3 고척 동1 38% 종로 가동1.2.3.4 47% 종로 가동1.2.3.4 32%

4 방화 동2 42% 방화 동2 48% 가회동 35%

5 명동 43% 사직동 48% 소공동 37%

6 서교동 45% 양평 동1 50% 천호 동1 39%

7 상봉 동1 45% 이화동 50% 북아현동 40%

8 서초 동4 45% 신길 동3 51% 잠실 동7 45%

9 노량진 동1 46% 북아현동 52% 명일 동1 47%

10 잠실 동2 47% 상봉 동1 53% 여의동 48%

표 연령별 행정동별 인구 유입 변화율 하위 곳[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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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5-2 

상관분석pearson 을 실시하기 전 선정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와 같다 본 연구에서의 , 5 . 상관분석pearson 의 구

성과 목적은 서울시 개 행정동의 지역적 특성 독립변수 이 세 연령대 424 ( )

집단 청년층 장년층 고령층 의 코로나로 인한 유입 변화율 종속변수 에 미( , , ) ( )

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분석결과 행정동별 통행 감소율의 평균은 각각 청년층 장년층, 0.29( ), 0.27( ), 

고령층 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청년층 장년층 고령0.28( ) , 0.12( ), 0.11( ), 0.18(

층 으로 나타났다) . 

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청년층 통행 감소율 0.2908 0.1247

장년층 통행 감소율 0.2690 0.1105

고령층 통행 감소율 0.2813 0.1270

독립변수

토지

이용

주거 비율 0.7177 0.3155

상업 비율 0.0538 0.1313

공업 비율 0.0363 0.1408

자연녹지 비율 0.2039 0.2692

업종 

특성

도소매업 수 0.2761 0.0818

숙박업 및 음식업 수 0.1245 0.0514

보건복지시설 0.0308 0.0129

여가스포츠관련산업 수 0.0277 0.0127

교육 서비스업 수 0.0465 0.0332

주점 수 - -

비알콜음료업소 수 - -

상권 

종류

골목상권 0.1444 0.1616

발달상권 0.7045 0.4568

관광특구 0.0615 0.2405

전통시장 0.6738 0.4694

표 변수 기술통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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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5-3 

각 연령대별 통행 감소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청년층 유입 감소율과 장

년층 유입 감소율의 상관계수가 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이후 청년층 0.8971 . 

유입이 감소한 지역에 장년층의 유입도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 

청년층과 고령층의 상관계수는 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층이 장년층에 0.6686 , 

비해 청년층과 통행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장년층. 

과 고령층의 상관계수는 으로 청년층 고령층 관계보다 통행 목적지가 0.7913 -

겹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행 감소율과 토지이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거지역의 경우 약, 

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관관계가 높아진다 주거지. 

역이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 이후 유입량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유의미한 수치로 볼 수 없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 비해 강한 .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상업지역과의 상관계수는 청년층에서는 장년층. 0.1182, 

에서는 고령층에서는 가 나타난다 이는 상업지역이 많이 포함된 0.1597, 0.2412 . 

지역일수록 코로나 이후 유입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상업지역으로의 유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연녹지와의 상. 

관계수는 청년층에서 장년층에서 고령층에서 로 나타0.593, 0.1063, 0.1899– – –

난다 이는 고령층일수록 코로나 이후 녹지지역으로의 유입이 커지는 것을 의. 

미한다 공업지역의 경우 청년층과 상관계수는 장년층이 고. 0.0425, 0.0397, – –

령층이 으로 나타나며 이는 녹지지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 공업0.0288 , –

지역에 유입이 소폭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 . 

상권의 종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발달상권과 관광특구에서는 양의 ,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발달상권과 관광특구가 포함된 지역일. , 

수록 코로나 이후 유입량이 감소하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입량이 더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골목상권의 경우에는 골목상권이 많은 지역. 

에서 통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과 장년층에서 유의하며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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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서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유입. 

량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체 밀도와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도소매업과 숙박업 및 읍식점업 여, , 

가예술스포츠산업이 많은 지역은 코로나 이후 유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되며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의 밀도가 높은 지역은 청년층 장년층 고령층 순· , , 

으로 유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건복지시설과 교육서비스시설. 

이 많은 지역일수록 코로나 이후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보건복지시설의 경우 고령층으로 갈수록 유입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청년층 유입 

감소율

장년층 유입 

감소율

고령층 유입 

감소율

청년층 유입 감소율 1

장년층 유입 감소율 0.8971 1

고령층 유입 감소율 0.6686 0.7913 1

주거지역 비율 0.0113 0.0379 0.0396

상업지역 비율 0.1182 0.1597 0.2412

녹지지역 비율 -0.0593 -0.1063 -0.1899

공업지역 비율 -0.0425 -0.0397 -0.0288

골목상권 비율 -0.1061 -0.1102 -0.0171

발달상권 유무 0.1043 0.1499 0.2179

관광특구 유무 0.1773 0.1973 0.2444

전통시장 유무 -0.0095 0.0174 -0.0152

도소매업 비율 0.0667 0.0544 0.0815

숙박 및 음심점업 비율 0.1945 0.1591 0.1371

교육서비스업 비율 -0.0379 -0.0845 -0.0666

보건복지시설 비율 -0.0678 -0.1205 -0.14

여가예술스포트산업 비율 0.1292 0.0801 0.0021

표 변수 간 계수[ 9] Pearson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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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논의5. 

코로나 는 도시에 유례없는 충격을 가져왔고 도시민의 이동이 축소되는 결19

과로 이어졌다 특히 원거리 통행이 줄어들고 근거리 통행이 늘어나면서 중심. , 

지가 축소하고 근거리 생활이 늘어났다 이는 도시공간구조의 네트워크가 느. 

슨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의 충격은 연령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쳤다 통행의 절대량뿐만 아19 . 

니라 이동거리에 따라서도 통행패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고령층은 청년층과 . 

장년층에 비해 근거리 이동 늘어나고 원거리 이동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

다 특히 청년층과 장년층은 기존 중심지와 통행 흐름과 그 비율이 크게 변화. , 

하지 않은 반면 고령층은 기존 도심지가 크게 축소하였고 지역중심지 및 근, 

린생활권 생활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시사점은 코로나 가 생활권 도시로의 변화를 가속화한19

다는 점이다 최근 분 생활권 등 근거리 생활기반 도시와 로컬콘텐츠의 중. 15

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코로나 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19 시 

공간 제약이 완화되면서 도시의 중심지가 감소하고 근거리 생활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분산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근린생활권이 강조되진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에 . 

의하면 코로나 유행기에 청년층은 주요 통행 흐름과 중심지가 크게 변화하19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발달상권이 포함된 홍대 강남 등 중심지의 축. , 

소가 있었지만 주요 목적지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주요 목적지로 향하는 상

대적인 통행 비율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면서 . 

원격근무와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활동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청

년들은 여전히 여가생활에서 대도시의 매력이 가져다주는 오프라인 경험을 지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뉴노멀시대에 청년층은 여전히 도시 중심지로 향.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시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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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시사점은 고령층은 근린생활권과 지역중심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

로 크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종로 가 등 노인의 주요 . , 3

밀집지는 유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지역중심지들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중심지로의 이동이 지역중심지로 대체된 것으로 볼 . 

수 있다 한편. , 기존의 고령층 연구는 주로 노인 주거밀집지보다 노인 활동 밀

집지에 대해 생활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유. 19 

행으로 기존 도심의 노인 활동 밀집지가 감소하고 근거리 생활이 늘어남에 따

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노인 주거밀집지를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한 생활인프

라 공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접근 가능한 . , 

공원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시설이 많은 곳에 이동. 

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만 병원과 약국 보건복지시설 등 의료 관련 . , , 

시설을 모든 지역에 공급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격의료와 비대면 헬스

케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인구 빅데이터가 코로나 의 영향. , 19

을 분석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이다 본 자료인 서울시 생활이동데이터는 전수. 

조사 자료에 가까우며 기존 설문조사 기반 자료에 비해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신 기반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적시성 있는 . 

분석이 가능하며 모든 시간대와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따. 

라서 기존 조사기반자료에 비해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령별 이동패턴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 . 

연구들과 다르게 연령에 따른 통행패턴을 분석하여 단기적인 도시공간구조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가 가져온 단기적인 충격을 . , 19

확인한 대신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비교 시점의 범위가 . 

넓어지면 코로나 외에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기 힘19 

든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기 신도시 등과 같은 여러 도시개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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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의 영향만을 분리해서 파악하19

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장기적인 이동성 변화. 

를 분석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점. 

을 고려하여 코로나 가 충분히 회복한 뒤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 분석을 후속 19

연구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변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정책적 효, 

과를 분리해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 유행 전과 차 유. 19 3

행기를 비교하였다 차 유행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 3

사적 모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과 정책적 효

과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나누어 . 

정책을 변수로 두고 분석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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