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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o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책수립 토대 마련

－ 문화기본법 제 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는 문화를 향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헌법 
제 11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문화 향유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으로 문화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고 문화생활 영역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소외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임

－ 즉, 개인의 문화적 향유는 생존권과 사회보장권 등과 같이 하나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더 이상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문보영, 2017)

－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은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전국 161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대의 문화 복지 사업임

－ 본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1) 연구는 공공문화정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인정보와 문화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분야이나, 총괄적인 데이터 분석 이외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한 
분석과 활용에 대한 계획은 아직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분들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복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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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혜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비스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분석을 통해 신규 서비스 발굴 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객관적 활용 방안이 강조되고 있음

－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수혜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책 수립의 토대 마련이 필요하며, 통합문화사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용 형태, 사업의 효과성 연구, 편의 증진, 부가 콘텐츠 개발 
등 기초 자료로서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함

－ 또한 사업의 변화(5만원 → 6만원 지원액의 증가)등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사업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의 정책 수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단순통계나 사례중심의 서비스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서비스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그림 1-1〕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중심의 분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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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목적
o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주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용분야(업종) 확대 및 실수혜자 사용률 증대 방안 제언

Ÿ (수혜자) 카드 승인 중심의 데이터를 수혜자 중심의 카드 데이터로 전환
Ÿ (사용분야(업종)) 전국 사업체 총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시군구별 

사용분야(업종) 비교 
－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예방적 모니터링 알고리즘 적용 방안 제언

Ÿ Anomaly Detection (이상치 분석) 알고리즘 모델링
－ 예산 증액 등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 제언

Ÿ 보조금 금액 상향(’16년 5만원 → ’17년 6만원) 효과 분석

o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관련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능동적 정책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을 목적으로 함

〔그림 1-2〕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중심의 분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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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즉, 과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자료에 대한 단순 
통계정보를 빅데이터 정보 기반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수혜자들의 사용분야(업종) 
확충과 수혜자 맞춤서비스 제공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o 연구의 세부적 범위

－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통합문화사용권 
(문화누리카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의 효율적인 구축, 분석 모델 개발과 
활용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함

〔그림 1-3〕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중심의 분석 범위

o 각 단계 최종 목표별 연구 추진 범위

목표
구분 최종목표 세부목표

수집
통합문화사용권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내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 

연계 데이터셋 구축

카드 결제 사용건 결제내역(수혜자별, 사용분야(업종)별)의 
수집 및 정제, 외부 카드 데이터와 연계한

Mash up 데이터셋 구축

분석 특성 및 요인분석 융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혜자의 활용 형태 분석, 
사용분야(업종)별‧지역별 가맹점의 사용 등 이상치 패턴 분석

예측
빅데이터 기반
수혜자 활용

알고리즘 개발
수혜자의 지역별‧연령별‧계층별 수요와 공급의 변화 예측

검증 시스템 로드맵
제시와 검증

지속적 데이터 수급방안 및 알고리즘 활용 방안 제시, 데이터 
분석 결과의 검증, 활용확대를 위한 ICT 활용방안 제시

활성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률 확대를 위한 맞춤형 
가맹점 및 수혜자 최적화 방안 제시, 지원액 증가에 따른 객관적 변화 예측

<표 1-8> 단계별 최종 및 세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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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o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수혜자의 문화향유 실태조사 및 심층 분석

－ 수혜자의 사용분야(업종)와 사용형태 등 분석 및 빅데이터 활용 접근 방법 
제시

－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의 사용처‧계절‧연령‧계층‧사용요인‧ 
분야(도서, 공연, 영화 등) 사용금액 등 시스템 제공 자료 및 현장실사 조사 
결과를 활용한 다각도 관점에서의 형태 분석

－ 지원액 증가(5만원→6만원)에 따른 사용형태 변화 분석 및 지속적 증가 
예상(’17년 6만원→ ’20년 10만원/1인)에 따른 효과분석 

－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미사용자에 대한 지역별‧연령별‧ 
계층별 상세 원인 분석 및 사용촉진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방안 제시

－ 최신 IT기기를 활용한 홍보 및 사용률 증대 방안 제시
－ 대내외 시스템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대 방안 제시

o 연구 분석 결과 도출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가맹점 확대 및 실 수혜자 사용률 증대 방안 제언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방적 모니터링 알고리즘 적용 방안 제언
－ 예산 증액 등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 제언
－ 향후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활성화 방안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및 개선과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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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데이터 수집 및 정제
제1절 : 표준방법론

  1. 표준방법론 적용
제2절 : 데이터 수집

  1. 핵심 데이터의 이해
  2, 데이터 수집

제3절 : 데이터 정제 및 구축
  1. 데이터 정제 및 전처리
  2.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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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표준방법론

1. 표준방법론 적용
o 분석 모델링 표준 방법론 단계에 따른 작업 구성

－ 분석 모델링 표준 방법론은 표준화 계획 수립, 빅데이터 수집‧설계, 분석 모델링 
개발, 분석모델 확산‧개선의 단계로 총 4단계로 이루어짐

〔그림 2-1〕표준방법론

－ 표준화 계획 수립 단계는 기존 사례 분석에 의한 표준화 요구사항 정의 및 
현황분석을 통하여 명확한 분석 주제 도출 및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과 
분석 시나리오를 정의하는 단계임
Ÿ 기존 사례 및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분석 사항을 도출하고 도출된 

분석 사항에 대해 주제별 표준 데이터를 정의함
Ÿ 주제별 분석 시나리오를 정의함으로써 다음 빅데이터 수집 및 설계 단계로 

진행됨
－ 빅데이터 수집 및 설계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변환하여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설계와 분석 데이터 마트를 생성함
－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분석 모델링 개발 단계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 프로세스 기반 분석 모델링 및 수행을 통해 
분석 주제에 맞게 분석모델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검증‧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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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분석 모델은 마지막으로 분석모델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확산을 위한 자산화를 수행하고 확산 과정을 통한 지속적 분석모델 
개선을 수행함

－ 또한,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적용방안을 도출함

구분 연구요구사항 적용방안

1

1-1.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시스템 내 보유 자료(2014.1.1. ~ 
2017.12.31.) 카드 결제사용 건 약 
14,500천 건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 데이터 사용(홈페이지 

회원, 카드 사용정보, 사용건수 등 수집 
및 분석)

1-2. 인터넷 공간(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털 블로그/지식in, 
커뮤니티, 뉴스 등)의 크롤링을 통한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관련 기초 자료 수집 및 변화 분석

  -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접수 VOC(전화, 문자) 
수집 및 변화 분석

‧ K-ICT(한국정보화진흥원), 네이버 
데이터 랩, 구글 트렌드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 사용

1-3.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수혜자의 최신 IT기기(태블릿, 
휴대폰 등) 사용 현황
(인터넷, 문자, 결제 등) 수집 및 분석
최신 IT기기를 활용한 홍보 및 사용률 
증대 방안 제시

‧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의 
카드사용내역, 가맹 점 분포와 통신사 
데이터, 일반카드 데이터 사용내역과의 
비교를 통한 가맹점 분석 

<표 2-1> 요구사항 분석 및 적용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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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수혜자의 사용분야(업종)와 사용행태 
등 분석 및 빅데이터 활용 접근 방법 
제시,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미사용자에 대한 
지역별/연령별/계층별 상세 원인 
분석 및 사용촉진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방안 제시

‧ 문화누리카드 사용데이터, 
일반카드(비교군) 수혜자와의 비교를 
통한 행태 패턴 도출

‧ 수혜자 행태의 특징을 분석하여 효율적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설계

‧ 연관분석의 기본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수혜자-가맹점, 수혜자 중심의 가맹점 
사용 도출

‧ 수혜자 형태를 예측함으로써 가맹점 
공급(지역별/아이템별)계획과 
유치활용가능

  -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의 사용처/계절 
/연령/계층/사용요인/분야(도서, 공연, 
영화 등) 사용금액 등 시스템 제공 
자료 및 현장실사 조사 결과를 활용한 
다각도 관점에서의 행태 분석

‧ 가맹점 사용현황(매출액, 사용분야(업종), 
지역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가맹점 
효용성 분석

‧ 가맹점 사용분야(업종)별/매출액별 DB와 
GIS DB연계를 통한 데이터 상관분석

‧ 수혜자 불편 해소 및 가맹점 신규 유치 
지역의 도출을 통한 계획 수립 지원

 2-2. 지원액 증가에 따른 사용행태 변화 
분석 및 지속적 증가 예상에 따른 
수혜자 지출 예측(의견 수렴 및 분석 
결과 활용) 제시

‧ 지출의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분석, 결론 도출 
순으로 사업을 진행

‧ 과거 사용형태 기반으로 지원액 증가에 
따른 사용형태 변화 비교분석 및 예측

3

3-1. 지역별 특징을 반영한 가맹점 확대 및 
실수혜자 사용률 증대 방안 제언

‧ 공간분석과 문화누리카드 사용 등의 융합 
데이터셋 구축

‧ 공간정보 기반으로 지역별 특징을 
분류하고 Hotspot, Coldspot지역 분석

3-2.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방적 
모니터링 알고리즘 적용 방안 제언

‧ Anomaly Detection (이상치 분석) 
알고리즘 모델링 적용을 통한 이상결제 
방지

3-3. 예산 증액 등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 
제언

  - 향후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활성화 방안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및 개선과제 
제언

‧ 카드발급대상자, 수혜자, 가맹점 기준으로 
의사결정 모형 개발

‧ 전문 빅데이터 TFT 팀을 통해 중‧장기적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맞춤형 
개선 과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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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데이터 수집

1. 핵심 데이터의 이해
o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 복지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함

〔그림 2-2〕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o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주요 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제 15조의 3, 제 15조의 4항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가 추진함
－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발급 지원(1인당 연간 
6만원)함

구분 주요내용
목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예산 총 992억 원(문예기금 699억 원, 지방비 293억 원)
기간 2017년 1월 ~ 12월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 15조의3, 제15조의 4

추진경위 통합형 여가 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기회 제공
사업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관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표 2-2> 문화누리카드 주요 내용



28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04

통합문화이용권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문화누리카드 신청 자격

구분 자격내용

기
초 수급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3%)
‧ 기초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차
상
위

차상위
자활

‧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중장애인에게 지급

‧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이 되지 못하는 소득 계층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

‧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 장애인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

<표 2-3> 문화누리카드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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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화누리카드 사용분야(업종) 분석을 통한 특징 도출
－ 주요 사용처인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용분야(업종) 분포, 

카드사용내역, 카드 사용 건수 등을 통해 수혜자 별 카드 사용 특징, 사용분야 
(업종)별 카드 사용 내역 등의 특징을 분석함

구 분 업 종
문화
예술

 ‧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서점, 헌책방, 만화방, 음반판매점, 악기소매점, 사진관, 수공예 
문화상품, 화방, 정보화마을, 문화센터

여행

‧ 숙박 : 호텔, 콘도, 굿스테이
‧ 운송수단 :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및 스키장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 온천(온천법 16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온천에 한함)

체육
‧ 국내 4대(축구, 농구, 야구, 배구)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 (경기장 주변)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 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입장권
‧ 운동용품(체육사, 체육용품점에 한함)
‧ 체육시설(수영장, 빙상장, 승마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표 2-4> 문화누리카드 주요 사용처

2. 데이터 수집
o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시스템 내 보유 자료(2014.1.1. ~ 2017.12.31. 카드 

결제사용 건 약 15,464천 건 및 관련 자료)의 수집
－ 문화누리카드 데이터는 각 회원정보 파일에서 홈페이지 회원, 카드 회원, 

문화누리카드 관리자(전국 3,400여개의 주민센터 담당자와 지역 담당자 등), 
카드 사용 정보 등으로 구축함

－ 데이터 수집 항목으로는 개인회원정보 파일의 경우 통합문화카드시스템의 
회원정보로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수집되며 카드 
발급자 및 관련 정보에는 기본 개인회원정보에 카드번호 등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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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관리자의 경우 기관ID,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앞 7자리), 
소속부서명 등이 수집됨

데이터
위치 DB 명 수집 데이터

내부
데이터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시스템 보유 DB 카드 결제 사용 건 약 15,464천 건 및 관련자료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DB 고객지원센터 접수 VOC(전화, 문자) 자료

외부
데이터

카드사 데이터

블록_코드
행정동_코드
기준_연월

카드_업종_코드
카드_소상공인_업종_코드

사용분야(업종)_수
당월_문화누리카드_매출_총건수
당월_문화누리카드_매출_총금액

연간_매출_총건수
연간_매출_총금액

연간_환산_카드_매출_총금액
남성_매출_총건수
남성_매출_총금액
여성_매출_총건수

...

공간정보 데이터

블록_코드
행정동_코드
행정구역선

건축물대장(정보)
도로명주소
인구밀도

...

<표 2-5> 데이터 수집 테이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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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데이터 목록

정보 구분 데이터 수집 항목 데이터 설명

회원
정보
파일

홈페이지
회원 회원 ID, 비밀번호, 성명, 영문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발급사유

문화누리 카드
시스템의
회원 정보카드

회원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및

관련정보

성명, 영문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발급사유, 

세대주 성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관계, 
회원ID,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CVC번호,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 정보(이름, 고유식별번호)

문화누리 카드
신청 및 발급,

사용정보

문화누리카드 관리자
(전국 3,400여개
주민센터 담당자,

지역 주관처 담당자 등)
기관ID,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앞7자리),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휴대폰
문화누리 카드 

시스템
관리자

카드 사용 정보 사용분야(업종) 정보, 결재일, 결재 금액 문화누리 카드
사용 건수

<표 2-6>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데이터

공공데이터
건축물정보

주소 면적
구조 용도
층수 ...

통계청
인구총조사

나이 성별
주소 자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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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데이터 정제 및 구축

1. 데이터 정제 및 전처리
o 전체 데이터를 정제하여 구축할 데이터는 다음과 같음

－ 각 기관별로 수집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융합 데이터 셋으로 만들기 위해 시군구를 
key값으로 연계하여 데이터를 구축함

〔그림 2-3〕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o 데이터 비식별 조치
－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가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 데이터 비식별 조치를 진행하였고, 비식별 
조치 단계는 비식별 조치 기법 ‘식별자 조치 기준’과 ‘속성자 조치 기준’ 으로 
분리하여 진행함

－ 식별자 조치 기준을 통한 비식별 조치 기법 적용
Ÿ 식별자란,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을 

칭함
Ÿ 정보 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는 원칙적으로 삭제 조치하게 되어있으나 데이터 

사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식별자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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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성명(한자‧영문 성명, 필명 등 포함)
‧ 상세주소(구 단위 미만까지 포함된 주소)
‧ 날짜정보 : 생일(양/음력), 기념일(결혼, 돌, 
환갑 등), 자격증 취득일 등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집전화, 회사전화, 
팩스번호)

‧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복지 수급자 
번호

‧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 각종 자격증 및 면허 번호
‧ 자동차 번호, 각종 기기의 등록번호 & 일련번호
‧ 사진(정지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등)
‧ 신체 식별정보(지문, 음성, 홍채 등)
‧ 이메일주소, IP 주소, Mac 주소, 홈페이지 URL 
등

‧ 식별코드(ID, 사원번호, 고객번호 등)
‧ 기타 유일 식별번호 : 군번,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표 2-7> 식별자 예시

－ 속성자 조치 기준을 통한 비식별 조치 기법 적용
Ÿ 속성자란,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정보화 쉽게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는 정보를 칭하며, 정보 집합물에 포함된 속성자도 
데이터 사용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삭제함

Ÿ 데이터 사용 목적과 관련이 있는 속성자 중 식별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총계 처리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비식별 조치를 진행함. 희귀병명, 
희귀경력 등의 속성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격한 비식별 조치가 필요함

특성 속성자
개인 특성

‧ 성별, 연령(나이), 국적, 고향, 시‧ㅋ군‧구명, 우편번호, 병역여부, 결혼여부, 
종교, 취미, 동호회‧클럽 등

‧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채식 여부, 관심 사항 등
신체 특성

‧ 혈액형, 신장,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눈동자 색깔 등
‧ 신체검사 결과,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 병명, 상병코드, 투약코드, 진료내역 등

신용 특성 ‧ 세금 납부액, 신용등급, 기부금 등
‧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분위, 의료 급여자 등

경력 특성 ‧ 학교명, 학과명, 학년, 성적, 학력 등
‧ 경력, 직업, 직종, 직장명, 부서명, 직급, 전 직장명 등

전자적 특성 ‧ 쿠키정보, 접속일시, 방문일시, 서비스 사용 기록, 접속로그 등
‧ 인터넷 접속기록, 휴대전화 사용기록, GPS 데이터 등

가족 특성 ‧ 배우자‧자녀‧부모‧형제 등 가족 정보, 법정대리인 정보 등

<표 2-8> 속성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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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식별 조치 방법
Ÿ 본 사업에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여러 가지 기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비식별 조치를 진행하였음
Ÿ 이는 ‘가명 처리’기법만 단독으로 활용한 경우 충분한 비식별 조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임

처리기법 예시 세부기술

가명처리
(Pseudonymization)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임꺽정, 30대, 서울 거주, 국제대 재학

① 휴리스틱 가명화
② 암호화
③ 교환 방법

총계처리
(Aggregation)

임꺽정 180cm, 홍길동 170cm, 이콩쥐 
160cm, 김팥쥐 150cm
→ 물리학과 학생 키 합 : 660cm, 평균키 

165cm

④ 총계처리
⑤ 부분총계
⑥ 라운딩
⑦ 재배열

데이터 삭제
(Data reduction)

주민등록번호 901206-1234567
→ 90년대 생, 남자
개인과 관련된 날짜정보(합격일 등)는 
연단위로 처리

⑧ 식별자 삭제
⑨ 식별자 부분삭제
⑩ 레코드 삭제
⑪ 식별요소 전부삭제

데이터 범주화
(Data Suppression)

홍길동, 35세
→ 홍씨, 30~40세

⑫ 감추기
⑬ 랜덤 라운딩
⑭ 범위 방법
⑮ 제어 라운딩

데이터 마스킹
(Data Masking)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홍ㅇㅇ, 35세, 서울 거주, ㅇㅇ대학 재학

⑯ 임의 잡음 추가
⑰ 공백과 대체

<표 2-9> 비식별 조치 방법

－ 각각의 기법에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기술이 있으며, 데이터 사용 
목적과 기법별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법, 세부 기술을 선택 및 활용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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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데이터에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앞자리만 
남기고 별표(*)를 활용하여 마스킹 처리를 진행함. 또한, 날짜의 경우 년도를 
제외하고 마스킹 처리를 진행하며, 연령의 경우 평균연령으로 통일하여 데이터 
마스킹 처리를 진행함

〔그림 2-4〕데이터 삭제 및 마스킹

o 데이터 정제 및 전처리
－ 제공 받은 데이터들은 파일이 각각 나뉘어져 있어 데이터들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됨
－ 또한 수작업으로 수집되고 비식별 조치된 원시 데이터는 오기입, 누락, 중복 기입,  

이상치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정제 및 
전처리를 진행함

방식 설명
데이터 여과
(Filtering)

오류 발견, 보정, 삭제 및 중복성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

데이터 변환
(Transformation)

데이터 유형 변환 등 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
정규화(normalization), 집합(aggregation), 계층 생성 등의 방법 활용

데이터 정제
(Cleansing)

데이터 분석이 용이하도록 유사 데이터 및
연계가 필요한 데이터(또는 DB)들을 통합하는 기술

데이터 축소
(Reduction)

분석 컴퓨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지 않는 항목 등을 제거하는 기술

<표 2-10> 비식별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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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전처리 시 데이터 필터링, 데이터 변환, 데이터 정제에 대한 고려사항을  
<표 2-11>와 같이 정의하여 통합 데이터를 정리‧진행함

항목 고려사항

데이터
필터링

‧ 데이터 필터링 기준 정의
‧ 데이터 처리 전후 생성된 데이터 중복 확인
‧ 유의미한 데이터 선별을 위한 사전 정의된 필터일 기준과 비교 검증
‧ 수집된 데이터 품질 기준 부합 여부 및 오류 등 관리자에게 피드백
‧ 필터링 기준에 의해 처리된 데이터의 이력 제공

데이터
변환

‧ 수집 데이터의 유형 분류에 대한 기준 적용
‧ 데이터 변환에 대한 함수 및 변환 구조 정의
‧ 데이터 변환 시 변환 형식에 준하여 변환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

데이터
정제

‧ 정제 유형 사전 정의 및 속성 값 부여
‧ 데이터 유형별 정제 방법 사전 정의된 형태로 자동 수행
‧ 결측치, 잡음 데이터 처리
‧ 데이터 불일치성 (단위, 표현형식, 코드체계 등) 교정

<표 2-11> 데이터 전처리 시 고려사항

－ 오류 정제 실행 프로세스
Ÿ 데이터 전처리 프로세스는 수집된 소스데이터를 입력 받아 여과, 변환, 정제, 

축소 등의 정규화 과정을 거쳐 타겟 DB로 출력함
〔그림 2-5〕프로세스 진행도

－ 데이터 구조화
Ÿ 수집된 데이터 중 구조화가 안 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형을 하여야만 그 다음 처리가 가능함
Ÿ 레코드에 필드명이 오류가 난 상태로 있을 때 레코드를 분리하여 변환 함수를 

사용해 코드를 변환함
Ÿ 필드 명을 자동으로 입력시키고, 필드 값 중 한글 깨짐 현상을 변환 함수로 

사용하여 한글코드로 변환시켜 구조화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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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데이터 구조화를 위한 입력데이터‧처리 결과 데이터

－ 각 필드 값 데이터 프로파일링 및 품질확인
Ÿ 구조화된 데이터가 출력되면 전체 데이터의 품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필드별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실행함
Ÿ 각 필드별 값에 대한 데이터 타입, 길이, Null 값 허용 여부 등 규칙을 파악하고 

전체 데이터의 품질을 확인함
〔그림 2-7〕프로파일링 화면

－ 시간‧날짜 타입 필드 오류 확인
Ÿ 시간‧날짜는 데이터 분석의 필수 항목이므로, 날짜별‧기간별 추이나 합계, 

평균 등을 분석해야 할 경우 날짜 타입 또는 잘못 입력된 값이 존재하면 
분석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음

Ÿ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시간‧날짜 타입의 필드 오류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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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필드 오류 확인 절차

－ Null 값에 대한 비즈니스 규칙 확인
Ÿ Null 값이 있는 필드는 필드에 대한 비즈니스 규칙을 파악하여 Null값 허용 

유무를 파악하고, 이후 Null값을 어떻게 처리 할지를 정의함
Ÿ 예로, ‘사용분야(업종) 수’필드는 Null값이 존재하면 안 되며, ‘사용분야(업종) 

가입’의 값이 ‘0’이면 ‘사용분야(업종) 미가입’의 값은 Null, ‘1’이면 
사용분야(업종) 가입에 들어있어야 하는 비즈니스 규칙을 세우는 것임

〔그림 2-9〕비즈니스 규칙 확인

Ÿ 위 테이블 ‘당월 신규 사용분야(업종) 수’ 필드 값은 오른쪽 프로파일링 결과 
Null값이 0인 것으로 확인되어 데이터 품질이 좋은 것으로 판단함

Ÿ ‘문화누리카드 업종코드’ 필드는 프로파일링 결과 Null값이 93,244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문화누리카드 업종코드’ 필드에 대한 데이터 품질을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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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Null 규칙 검증 화면

Ÿ 위와 같은 데이터 전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시스템 내 보유한 카드 사용 건(15,464,584 건, ’14.1.1 ~ ’17.12.31)의 
분석을 위한 정제 DB를 구축함

Ÿ 주요 필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정보를 제거2)하여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DB형태로 구성하였고, 제공 DB필드는 22개로 정제 및 Null값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 건은 약 15,000천 건의 분석 DB로 구성되어있음

사용번호 사용일시 취소일자 수혜자_출생년도 수혜자_성별

발급구분 재충전여부 카드구분 수혜자_소속_
자치구

수혜자_소속_
주민센터

수혜자_발급자격 카드_대리발급여부 사용분야(업종)
장르 코드 사용분야(업종)명 사용분야(업종)

사업자등록 번호
사용분야(업종)

주소
지자치구명

사용금액 보조금 사용액 개인충전금 
사용액 보조금 잔액

개인충전금 잔액 결제장소_
온/오프라인구분 - - -

<표 2-12> 정제된 필드 목록

2) 카드 사용번호, 주소 블록화(구 단위),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제거하여 제공받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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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구축
o 데이터 분석 시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의미 있는 인사이트 도출을 진행함

〔그림 2-11〕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의사결정 모델을 위한
융합 데이터셋 구성(안)

－ 데이터 융합 시 테이블 조인, 다중 조인, 병합, 필드 어펜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함
Ÿ 예를 들면, 블록 코드와 행정동 코드가 동일한 스키마 구조이므로 병합을 

통하여 조각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함

〔그림 2-12〕데이터 융합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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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시와 문화누리카드 사용분야(업종)코드가 융합된 테이블과 문화누리카드 
소상공인 사용분야(업종) 코드의 다른 스키마 구조이고 조인 필드가 동일한 
것이 있을 때 테이블 조인을 통하여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함

〔그림 2-13〕데이터 융합 예시 (2)

－ 이상치(Outlier)값 확인 및 제거
Ÿ 이상치(이상점, Outlier)란, 관측된 데이터와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작은 

값이나 큰 값을 의미하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이렇게 이상한 값들에 의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거함

Ÿ 이상치 판별 알고리즘은 사분위수, 정규분포, 앤드류스 그림, 마하라노비스 
거리, 표준정규분포 등이 있으나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표준정규분포 
(Z스코어)방법으로 이상치를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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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표준정규분포 : Z=(x-평균)/표준편차

Ÿ Z스코어 방식의 공식은 Z=(X-평균)/표준편차이며, Z스코어 방식으로 
이상치를 제거하는 과정의 예제를 정의함

Ÿ Z스코어 범위 설정, 테스트 필드 설정, 그룹바이 필드 설정을 진행하며, 
‘남성_매출_총건 수’필드에서 설정한 Z스코어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 값은 
True(이상치)이고 범위를 넘기지 않은 데이터 값은 False(정상치)로 확인됨

〔그림 2-15〕테스트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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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데이터 정제(Data Cleaning)를 통한 원천 데이터 정확도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음

〔그림 2-16〕통합된 데이터 정리화면

－ 위와 같은 데이터 구축 방법을 통해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시스템 
내 카드 사용 건 15,464,584건과 유동인구(통신사), 카드사, 용도지역의 
공간데이터를 융합한 데이터셋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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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구축에 활용한 카드 데이터 일부지역

〔그림 2-18〕융합 데이터셋 구축(예_일부지역 대상 유동인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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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
제1절 : 주제별 표준분석모델

  1. 주제별 표준분석모델 정의
제2절 : 주제별 데이터 분석

  1. 분석 시나리오 설정
  2. 주제별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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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제별 표준분석모델

1. 주제별 표준분석모델 정의
o 데이터기반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변화의 내‧외부 환경요인과 수혜자 

유형을 분석하여 수혜자에게 적합한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향유에 특화된 산업의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문화 복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함

o 즉, 주제별 요인 범주에 따른 특성들을 수혜자 행태분석, 사용분야(업종) 확산 
요인분석,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업 확대 및 향후 활용방안 4가지 측면으로 
접근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의 사용패턴, 사용분야(업종) 
확대 등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3-1〕주제별 의사결정 표준분석모델 개념 정의

o 표준분석모델의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적용 알고리즘은 분류분석, 
클러스터링, 이상치 탐지, 차원 축소, 연관성분석, 기계학습, 랜덤 포레스트,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 딥 러닝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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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적용 알고리즘
－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

Ÿ 데이터의 실체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고객 기록을 특정한 등급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클러스터링과 
유사하지만, 분류분석은 군집분석과 달리 각 계급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

Ÿ 분류(Classification)는 어떤 객체가 불량인지 우량인지 또는 생존하느냐 
못하느냐와 같이 0과 1로 구분하는데 활용되거나, A‧B‧C‧D 중에서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또는 1‧2‧3‧4‧5등급 중에서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등과 같이 객체를 
정해놓은 범주로 분류하는 목적이 있음

Ÿ 분류를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hood),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베이지안 정리(Bayesian 
Theorem)를 사용한 분류,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지지벡터기계(Support Vector Machine) 등이 있음

〔그림 3-2〕Linear Methods for Classification

Ÿ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시스템 내 보유자료 분석, 
인터넷 공간의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관련 기초자료 분석,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접수 VOC 변화 분석,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수혜자 최신 IT 기기 사용현황 분석, 수혜자의 
사용분야(업종)와 사용형태 분석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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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링(Clustering)
Ÿ 기체를 다수의 매트릭스에서 상호 유사한 세그먼트 또는 클러스터로 

그룹화하는 기법으로 고객 세분화가 클러스터링의 실제 예이며, 다양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K-평균(K-means)임

〔그림 3-3〕Clustering Anaysis

Ÿ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미사용자에 
대한 지역별‧연령별‧계층별 상세 원인 분석을 진행함

－ 이상치 탐지(Anomaly detecion)
Ÿ 예상치 못한 이벤트 또는 결과를 식별하는 프로세스, 보안, 사기 등의 분야에서는 

모든 거래를 철저하게 조사하기란 불가능하므로 가장 비 일반적인 거래에  
체계적으로 플래그를 지정해야 함

Ÿ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이상결제에 대한 패턴 분석 알고리즘 개발을 진행함
〔그림 3-4〕Anomaly dete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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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 축소(Dimension Reduction)
Ÿ 고려 대상 변수의 수를 줄이는 프로세스로 조직이 더 많은 데이터를 

캡처할수록 예측에 사용 가능한 예측 변수(또는 특징)의 수도 급격히 
증가함

Ÿ 특정 문제에 대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식별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작업이 소요됨

Ÿ 주성분 요소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은 일련의 원시 특징을 
평가해 이를 상호 독립적인 인덱스로 축소함

〔그림 3-5〕Dimension reduction

－ 연관성분석(Associaion Analysis)
Ÿ 흔히 장바구니분석(Market Basket Analysis), 서열분석(Sequence Analysis)이라 

불림
Ÿ 예를 들어, 대형 할인점의 계산대에서 매일 수집되는 구매 트랜잭션 데이터는 

유니크한 트랜잭션 ID로 구별되며, 주어진 고객이 구매한 아이템 항목의 
집합으로 이루어짐

Ÿ 이 거대한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관 분석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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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Association Analysis

〔그림 3-7〕Sample Association Analysis

Ÿ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분야(업종)의 
사용처‧계절‧연령‧계층‧사용요인‧ 분야‧사용금액 등 다각도 관점에서 형태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징을 반영한 사용분야(업종) 확대 및 실수혜자 사용률 
증대 방안을 도출함

－ 기계학습
Ÿ 컴퓨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예측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구축하는 기술을 말하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도 러닝 
기법은 ‘의사결정 트리(Decision trees)’로 모 집단을 대상 변수에 대해 동질적인 
더 작은 조각으로 점진적으로 분할하는 규칙 집합을 학습하는 자율 학습 
방법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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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Decision Tree를 사용한 소비 예측

Ÿ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지원액 증가에 따른 사용형태 변화 분석, 지속적 증가 
예상에 따른 수혜자 지출 예측, 예산 증액 등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결정 및 정책을 수립함

－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s)
Ÿ 널리 사용되는 총체적 학습 방법으로, 다수의 의사결정 트리를 학습한 다음 

트리 전반에 걸친 평균을 구해 예측을 산출함. 이 평균 프로세스는 일반화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데이터의 불규칙 잡음(Random noise)을 걸러내는 
효과가 있음

〔그림 3-9〕Random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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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디언스 부스팅 머신(Gradient boosting machine, GBM)
Ÿ 의사결정 트리의 시퀀스 교육을 통해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연속되는 트리가 이전 트리의 예측 오류를 수정해 나감
〔그림 3-10〕Gradient boosting machine

－ 딥 러닝(Deep learning)
Ÿ 데이터의 고수준 패턴을 복합적인 다계층 네트워크로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모델링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머신러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림 3-11〕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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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제별 데이터 분석

1. 분석 시나리오 설정
o 도출된 주제에 대한 분석 과정의 흐름을 사전에 정의하여 효율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정의함

o 주제별 분석 시나리오
－ 수혜자 형태 분석

Ÿ 수혜자 특성에 따른 사용내역과 미사용금액, 재충전금액, 잔액과의 상관관계 및 
분류 패턴 분석을 진행함. 수혜자별 카드사용내역은 연령별‧지역별‧사용분야 
(업종)‧수급자격 등 총 11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Ÿ 생활 반경 및 사용분야(업종) 분포를 감안하여 구축된 시군구 단위 융합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수혜자 카드사용금액 합을 목표 값으로 빅데이터 분석 
모델링을 통해 사용 형태를 분석함. 또한, 시군구별 카드사용금액 추정 값에 
따른 변수 중요도를 분석하여 해당 요인을 도출함

－ 사용분야(업종) 확산 요인 분석
Ÿ 사용분야(업종) 확대 가능 지역의 카드사용 건수 및 금액을 세분화하여, 

유동인구(통신사 DB) 및 상업지역(국토교통부 DB)과 사용분야(업종) 
(특정지역 대상) 간 관계 패턴을 분석함

Ÿ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사용분야(업종) 확대 가능 지역 분석을 수행함
Ÿ 또한, 전국 읍면동 단위로 수혜자의 카드 발급 위치정보3)와 사용분야(업종) 

간의 거리를 변수로 설정하여, 사용내역 등 추가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함
－ 이상결제내역 패턴 분석

Ÿ 수혜자별 사용 빈도 및 이동 패턴의 급격한 변화, 당일 반복적 다수 결제와 
이동불가 결제 지역의 사용 등 이상거래 패턴을 도출함

3) 현재 개인식별정보 보호로 인해 수혜자의 카드 발급 위치정보를 파악 할 수는 없지만, 향후 개인식별정보를 코드화 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수급 할 수 있다면, 사용분야(업종)와 거리, 위치정보 등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사용분야(업종)별 가맹점의 추가 등록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 할 수 있음 



54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04

통합문화이용권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o 사업확대 및 향후 활용 방안 제시를 위한 분석 시나리오
－ 수급 자격별 수혜자 분석을 통한 확산

Ÿ 수혜자 수급 자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용 내역이 저조한 자격 구분의 원인을 
분석함

Ÿ 이를 통해 장애를 가진 수급자가 문화예술 공연 관람시 이동할 때 겪게 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함

－ 사용 한도와 사용 건수 간 패턴 분석
Ÿ 지원한도와 사용금액과 카드 사용 건수 간 분석을 통해 통합문화누리사용권의 

한도 상향 효과(5만원(’16년) -> 6만원(’17년))의 객관적 결과를 도출함
Ÿ 카드 사용 후 재충전 시 본인 충당금의 2배와 같은 상한액 제시 등 새로운 

한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함
－ 사용분야(업종)와 사용 건수의 지역 분석

Ÿ 카드사용 건수와 사용분야(업종) 간 점포 수 차이가 높은 지역의 
사용분야(업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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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별 데이터 분석
o 수혜자 분석

－ 수혜자 탐색적 분석
Ÿ 다음은 연령대별 카드 사용내역(사용건수)을 기반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한 

연령대 살펴보면, 20~30세대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중 
98년생~01년생이 높았음. 그 다음으로는 40대 후반(1971년생~1968년생)이 
높았으며, 65세 이상은 1942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3-12 참고)

〔그림 3-12〕연령대별 카드 사용내역

Ÿ 수혜자의 사용분야(업종)별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그림3-13)를 
보면  영화, 도서에 주로  편중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항공여객, 문화일반, 
철도 순으로 교통과 문화 분야에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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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금액에 따른 사용분야(업종) 선택 패턴 분석을 위해 수혜자의 카드사용 
금액과 사용분야(업종) 내역간의 분석을 진행하였음

Ÿ 가장 많이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은 13,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용분야 
(업종)의 종류로 상세히 살펴보면, 영화(380,036건), 도서(84,921건) 순이고, 
이는 1회 사용당 단가가 저렴한 영화나 도서의 사용액이 많은 것을 나타냄

Ÿ 그림 3-14와 같이 사용금액을 살펴보면 2만원까지의 사용금액이 전체 약 
75%정도 차지하고 있음. 이는 1회 사용당 사용금액이 많은 2만원까지의 
저비용 문화서비스 발굴이 필요하며,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세부적인 
사업으로 사용분야(업종) 확대를 모색하는 계획이 요구됨

〔그림 3-13〕사용분야(업종)별 수혜자의 카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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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수혜자 분석
Ÿ 기존의 데이터 분석 방법론으로는 시도별 집계 데이터 기반의 분석 결과물이 

도출되어 단순 통계에 가까운 형태로 분석하였음
Ÿ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포함하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군집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음
〔그림 3-15〕분석용 데이터셋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그림 3-14〕수혜자의 카드사용 금액과 사용 사용분야(업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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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존 시도별 분석 결과는 지역 간의 상호편차를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분석 내용을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일반군’ 지역으로 
구분하고 분석을 진행하여 유사한 지자체 패턴을 도출하고 수혜자 특성을 
파악하였음

Ÿ 즉 전국 지자체(시군구)를 클러스터링(Clustering)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광역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개의 구분으로 
나누었으며, 일반시는 세종시를 포함한 자치시, 창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 총 77개의 시로, 일반군은 도 및 광역시의 하부 행정구역이자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써 총 82곳의 군으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1개의 구분으로 
분류하였음

Ÿ 특별시, 광역시, 일반군, 일반시로 구분하여 클러스터링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그림 3-16〕지역별 특성 도출

－ 위와 같은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층그룹별 수혜자 분석을 통한 사용내역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Ÿ 카드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계층그룹별 수혜자 분포’와 ‘연령대별 수혜자 

분포’, ‘장애인 계층의 사용분야(업종) 이용현황 분석’을 살펴보고자 함
Ÿ 그림 3-17 을 통해 2017년 카드사용에 따른 계층그룹별 수혜자 분포를 

분석한 결과 수혜자 분포는 기초수급자 계층이 67.9%(942,526건)를 
차지하고, 차상위 계층이 32.1%(445,457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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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의 분포는 12.7%(56,695건), 장애인이 아닌 분포는 
87.3%(388,762건)로 나타남

〔그림 3-17〕계층그룹별 수혜자 분포 (2017)

Ÿ 분류기준은 카드사용내역 데이터의 자격구분 필드를 활용함. 장애인은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함

Ÿ 그림 3-18을 통해 ’14년 ~ ’16년까지 계층그룹별 수혜자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16년에는 ’15년 대비 차상위 계층에서 장애인 계층이 약 2.3%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18〕계층그룹별 수혜자 분포 (201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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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카드사용에 따른 계층그룹의 연령대별 수혜자 분포를 살펴보면, 기초수급 
계층에는 10대(18.6%)와 50대(18%), 차상위 계층은 10대(19.5%)와 
40대(20.4%)가 주로 분포되어 있음

Ÿ 또한 차상위 계층 중 일반인과 장애인을 살펴보면, 차상위-일반인의 경우 
10대(22.0%), 40대(21.9%), 차상위-장애인은 70대(27.5%), 80대(20.1%)가 
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3-19〕계층그룹 연령대별 수혜자 분포

Ÿ 차상위-장애인은 70대와 80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다른 계층과 별도로 
담당자의 방문 발급을 용이하게 하여 카드 발급을 활성화하고,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서는 수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40대 이상에 
대해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Ÿ 정책적으로 연령대에 맞는 사용분야(업종)을 확대하고, 사용내역에 맞는 
접근성을 강화시켜야 함

Ÿ 다음은 차상위 계층에서 장애인과 일반의 소비행태를 비교해서,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카드를 발급 받은 본인의 동네(본인 자치구)안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차상위-장애인"과 "차상위-일반"과 
비교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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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그 결과 그림 3-20을 살펴보면 차상위-장애인 계층은 본인 카드발급 
지역(본인 거주지) 이외에 타 지역 소비가 69.9%로 동일 지역 
소비(30.0%)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차상위-일반 역시 타 지역 
소비가 65.0%로 동일 지역 소비(34.9%)보다 약 30% 이상 많았음

〔그림 3-20〕장애인 계층 사용분야(업종) 이용현황 분석

Ÿ 이는 거주지 근처의 사용분야(업종)를 한정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교통시설 등을 이용하여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타 지역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에 대해 확대 지원이 필요함

Ÿ 수혜자의 연령대별 사용분야(업종) 사용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3-24를 통해 10대 사용 선호도를 살펴보면 도서가 4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화가 39.9%를 보임

Ÿ 20~30대 사용 선호도는 영화가 44.8%, 도서가 32.9% 순으로 
나타났고40~50대의 경우 영화가 40.8%로 가장 높았으며 도서(36.74%)가 
그 다음으로 20~30대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도서가 
37.09%로 가장 높았고 영화(30.0%)가 그 다음으로 순으로 나타남

Ÿ 모든 연령대에서 도서와 영화에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집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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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카드 수혜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해보면 10대가 20.77%로 가장 높고 40대가 
17.29%, 50대가 16.51% 순으로 10대의 카드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22 참고)

〔그림 3-22〕전체 연령대 분포

〔그림 3-21〕사용 선호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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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40대~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10대, 20~30대에 비해 항공여객과 철도의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항공여객의 경우 40~50대 5.2%, 60대 이상 
8.8%를, 철도의 경우 40~50대 4.19%, 60대 이상 7.5%를 나타냄

Ÿ 이는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철도‧항공여객 등 생활편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과 연계한 사용분야(업종)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음

Ÿ 연도별 발급카드 대비 미사용 카드 수를 살펴보면, 일반군의 경우 
12.7%(’15년)에서 15.7%(’17년)로 약 3%정도 증가하였고, 특별시의 
경우는 10%(’15년)에서 9.2%(’17년)로 약 8%정도 감소하였음

Ÿ 이는 일반군의 경우 특별시의 비해 카드는 발급하였지만, 사용되지 않은 
카드 수가 많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일반군에 홍보, 사용분야(업종) 수의 
증가 등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Ÿ 발급 카드 수 대비 미사용 카드 수. 즉 미사용 카드 수가 적고, 카드사용이 
잘 된 지역을 ’15년, ’16년, ’17년을 기준으로 상위 20곳의 지자체를 
도출하면 표 3-1, 3-2, 3-3과 같음

〔그림 3-23〕발급 카드 대비 미사용 카드 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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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주민센터 미사용카드수 / 카드발급수
전북 ○○시 ○○ 1 동 주민센터 0.1%
울산 ○구 ○○동주민센터 0.2%

경남 ○○군 ○○읍사무소 0.2%
제주 ○○시 ○○ 2 동주민센터 0.3%
전북 ○○시 ○○읍사무소 0.3%
전남 ○○시 ○○동주민센터 0.3%
경북 ○○시 ○○동주민센터 0.3%
전남 ○○시 ○○ 2 동주민센터 0.3%
경북 ○○시 ○○동주민센터 0.4%
전남 ○○시 ○○동주민센터 0.4%
전남 ○○시 ○○동주민센터 0.4%
충남 ○○시 ○○동주민센터 0.4%
충남 ○○시 ○○ 2 동 주민센터 0.4%
전북 ○○시 ○○동주민센터 0.4%
울산 ○구 ○○ 2 동주민센터 0.4%

전남 ○○시 ○○면주민센터 0.5%
경남 ○○시 ○○동주민자치센터 0.5%
전북 ○○시 ○○동주민센터 0.5%
경북 ○○시 ○○읍사무소 0.5%
전북 ○○시 ○○면사무소 0.5%

<표 3-1> ’15년 기준 사용카드 수 가 많은 주민센터 (상위 20위)

시군구 주민센터 미사용카드수 / 카드발급수
전북 ○○시 ○○동주민센터 0.2%
경남 ○○시 ○○동주민센터 0.2%
울산 ○구 ○○동행복복지센터 0.2%

경북 ○○시 ○○동주민센터 0.3%
전남 ○○시 ○○동주민센터 0.3%
전북 ○○시 ○○동주민센터 0.3%
경기 ○○시 ○○ 3 동주민센터 0.3%
경북 ○○시 ○○읍사무소 0.3%
전북 ○○군 ○○면사무소 0.3%
경북 ○○시 ○○동주민센터 0.4%
전북 ○○시 ○○면사무소 0.4%
전북 ○○시 ○○동주민센터 0.4%
전북 ○○군 ○○읍 주민자치센터 0.4%
전북 ○○시 ○○면사무소 0.4%
경기 ○○시 ○○면사무소 0.4%
경남 ○○시 ○○주민센터 0.4%
경북 ○○시 ○○동주민센터 0.4%
전북 ○○군 ○○면사무소 0.4%
전북 ○○시 ○○면사무소 0.4%
대전 ○구 ○○동주민센터 0.4%

<표 3-2> ’16년 기준 사용카드 수 가 많은 주민센터 (상위 2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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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주민센터 미사용카드수 / 카드발급수
전남 ○○군 ○○읍사무소 0.4%
울산 ○구 ○○○○○동주민센터 0.5%

전북 ○○시 ○○동 주민센터 0.5%
경기 ○○시 ○○동주민센터 0.5%
울산 ○구 ○○ 2 동주민센터 0.5%

전북 ○○군 ○○면사무소 0.5%
경남 ○○군 ○○면사무소 0.5%
울산 ○구 ○○ 1 동행복복지센터 0.6%
울산 ○구 ○○ 3 동주민센터 0.6%

경남 ○○군 ○○면사무소 0.6%
충남 ○○군 ○○면주민센터 0.6%
전북 ○○시 ○○면사무소 0.7%
경북 ○○시 ○○동주민센터 0.7%
전남 ○○시 ○○면 주민센터 0.7%
경북 ○○군 ○○면사무소 0.7%
경북 ○○군 ○○면사무소 0.8%
경남 ○○군 ○○면사무소 0.8%
충남 ○○시 ○○면 행정복지센터 0.8%
전북 ○○군 ○○면사무소 0.8%
경북 ○○시 ○○면사무소 0.8%

<표 3-3> ’17년 기준 사용카드 수 가 많은 주민센터 (상위 20위)

Ÿ 카드 사용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활발하게 사용하는 두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16년도 전북 ○○시의 ○○동 주민센터와 ’17년도 울산 ○구의 ○○2동 
주민센터의 발급 카드 수 대비 미사용 카드 수를 비교하였음

Ÿ 전북 ○○시 ○○동 주민센터의 경우 카드사용 평균 나이가 51.3세, 
사용금액이 13,262,640원, 미사용자 나이 84세, 미사용카드 수 1개, 발급카드 
수 259개, 총 사용금액/ 카드발급수(원/수) 51,010원으로 도출됨. 총 259개 
카드발급수의 사용카드수가 258개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은 사용률을 
보이며, 1건에 대한 미사용자 나이는 84세임 

Ÿ 울산 ○구 ○○2동 주민센터의 경우 카드사용 평균나이가 41.2세, 사용금액이 
12,824,830원, 미사용자 나이 22세, 미사용카드 수 1개, 카드발급 수 200개, 
총 사용금액/ 카드발급 수(원/수) 63,805원으로 도출됨. 총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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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수의 미사용카드 수가 1개이며 사용카드 수가 199개로 매우 높은 
사용률을 보이며, 1건에 대한 미사용자 나이는 22세임

Ÿ 표 3-4을 통해 두 주민센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사용금액은 약 1,326만 원 
정도이고, 카드를 사용한 평균 나이는 40~50대이며, 미사용자의 나이는 
84세 고령자와 22세 청년임

Ÿ 미사용자의 나이로 볼 때 카드 발급 후 카드사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홍보 및 카드사용 문자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Ÿ 사용 카드 수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이 해당 지역 사용분야(업종) 수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미사용 카드 수와 사용분야(업종) 수의 비교 
분석을 진행함

연도 2016 2017
시군구 전북 ○○시 울산 ○구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 2 동주민센터
미사용카드수 /카드발급수 0.4% 0.5%
카드사용 평균나이 (세 ) 51.3 41.2

사용건수 _합계 837 762
사용금액 _Sum(원 ) 13,262,640 12,824,830 

보조금 사용액 _Sum(원 ) 13,236,630 12,757,580 
개인충전금 사용액 _Sum(원 ) 26,010 67,250 
보조금 잔액 _Min_Sum (원 ) 678,710 516,370 

개인충전금 잔액 _Min_Sum (원 ) 35,543 9,000 
카드별 사용건수 _Sum(건 ) 843 762 

사용건수 /카드발급수 _Mean(건 ) 2.8 4.3
최종잔액 _Sum (원 ) 50,000 60,000 

지역구분 일반시 광역시
미사용자 _나이 _Mean(세 ) 84 22

미사용카드수 _Sum 1 1
사용카드수 _합 259 200

총 사용금액 /카드발급수 (원 /수 ) 51,010 63,805 
카드발급수 260 201

<표 3-4> 발급 카드 수 대비 미 사용 카드 수가 적은 지역 비교(높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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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각 지역 내 전체 사용분야(업종) 수 합계와 지역구분별(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일반군) 평균 사용분야(업종) 수 합계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로 시각화함

Ÿ 그 결과, 카드 사용이 많은 지역으로 도출된 37개 시군구들 중 
30개(81%)4)는 평균 사용분야(업종) 수 보다 많은 사용분야(업종) 들이 
분포되어 있었음

Ÿ 이는 “카드 사용이 많은 지역은 사용분야(업종) 수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음
Ÿ 다음으로 발급 카드 수 대비 미사용 카드 수가 많은 ’15년도, ’16년도, ’17년도 

상위 20곳을 도출하면 표 3-5, 3-6, 3-7과 같음

4) 전체 사용분야(업종) 수는 각 지역별 사용분야(업종) 수의 총합을 뜻하며, 평균 사용분야(업종) 수는 지역구분별(광역시, 일반군, 일반시, 특별시)의 평균 사용분야(업종) 수의 합계를 뜻함 

〔그림 3-24〕지역내 전체 사용분야(업종) 수와 지역구분별 평균 사용분야(업종) 비교분석
(카드 사용률이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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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주민센터 미사용카드수 / 카드발급수
전남 ○○시 ○○동 주민센터 26.4%
전남 ○○시 ○○ 주민자치센터 26.5%
경남 ○○군 ○○면사무소 26.7%
서울 ○구 ○○동주민센터 27.3%

전남 ○○군 ○○면사무소 27.4%
인천 ○○군 ○○면사무소 28.8%
전남 ○○시 ○○면 주민센터 29.2%
강원 ○○군 ○면사무소 29.5%
제주 ○○시 ○○면사무소 30.0%
경남 ○○군 ○○면사무소 30.2%
전남 ○○군 ○○면사무소 31.0%
서울 ○구 ○○동주민센터 31.1%

강원 ○○시 ○○면사무소 31.3%
충남 ○○군 ○○면사무소 33.7%
전남 ○○시 ○○면 주민센터 34.2%
전남 ○○군 ○○면사무소 34.8%
전남 ○○군 ○○면사무소 35.3%
강원 ○○시 ○○면사무소 38.9%
전남 ○○군 ○○면사무소 39.6%
강원 ○○시 ○○면사무소 40.0%

<표 3-5> ’15년 기준 사용카드 수 가 적은 주민센터 (상위 20위)

시군구 주민센터 미사용카드수 / 카드발급수
충북 ○○군 ○○면사무소 22.8%
전남 ○○군 ○○면사무소 22.9%
강원 ○○군 ○○○면사무소 23.0%
전남 ○○군 ○○면사무소 23.1%
강원 ○○군 ○○읍행정복지센터 23.8%
충남 ○○시 ○○면주민센터 24.1%
전남 ○○군 ○○면사무소 24.3%
충남 ○○시 ○○면사무소 25.0%
전남 ○○군 ○○면사무소 25.3%
충남 ○○군 ○○면 행정복지센터 25.4%
경기 ○○시 ○○면사무소 26.5%
전남 ○○군 ○○면사무소 27.8%
경북 ○○시 ○○면사무소 28.6%
전남 ○○군 ○○면사무소 30.1%
경북 ○○시 ○○면주민센터 30.4%
인천 ○○군 ○○면주민자치센터 33.3%
충북 ○○군 ○○면사무소 35.3%
전남 ○○군 ○○면사무소 35.5%
충북 ○○군 ○○면사무소 35.7%
인천 ○○군 ○○면사무소 42.1%

<표 3-6> ’16년도 기준 사용카드 수 가 적은 주민센터 (상위 2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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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6년도 카드사용이 미비한 전남 ○○시의 ○○면사무소와 ’17년도 미비한 
강원 ○○군의 ○○○면사무소, 강원 ○○시의 ○○면사무소의 발급 카드 
수 대비 미사용 카드 수를 비교하였음

Ÿ 전남 ○○시의 ○○면사무소의 경우 카드사용 평균 나이가 52.6세, 
미사용나이 67.2세, 미사용 카드 수 100개, 발급카드 수 182개, 총 
사용금액/카드발급수(원/수) 29,565원으로 도출됨. 182개 발급카드 중 
100개가 미사용 되어 낮은 카드 사용률을 보이고 있음

Ÿ 강원 ○○군의 ○○○면사무소의 경우 카드사용 평균 나이가 37.2세, 미사용 
평균 나이 51.9세, 미사용 카드 수 17개, 발급카드 수 33개, 총 
사용금액/카드발급수(원/수) 46,818원으로 도출됨. 33개 발급카드중 17개가 
미사용 되어 낮은 카드 사용률을 보이고 있음

시군구 주민센터 미사용카드수 / 카드발급수
경북 ○○시 ○○면주민센터 33.7%
강원 ○○군 ○○○면사무소 34.0%
경북 ○○군 ○○면주민센터 34.2%
강원 ○○시 ○○면사무소 35.4%
전남 ○○군 ○○면사무소 35.6%
충북 ○○시 ○○면주민센터 35.9%
전남 ○○군 ○○면사무소 36.3%
전남 ○○군 ○○면사무소 36.9%
충북 ○○시 ○○ 2 동주민센터 37.5%
충북 ○○시 ○○면사무소 37.8%
전남 ○○군 ○○면사무소 37.9%
경북 ○○군 ○○면주민센터 38.4%
충북 ○○시 ○○면주민센터 39.0%
충북 ○○시 ○○면사무소 39.4%
충북 ○○시 ○○면주민센터 40.8%
충북 ○○군 ○○면사무소 42.4%
강원 ○○시 ○○면사무소 44.9%
충북 ○○군 ○○읍사무소 44.9%
경북 ○○군 ○○면주민센터 47.7%
전남 ○○군 ○○면사무소 48.0%

<표 3-7> ’17년도 기준 사용카드 수 가 적은 주민센터 (상위 2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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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강원 ○○시의 ○○면사무소의 경우 카드사용 평균 나이가 63.6세, 미사용 
나이 70.2세, 미사용 카드 수 22개, 발급카드 수 27개, 총 
사용금액/카드발급수(원/수) 33,763원으로 도출됨. 27개 발급카드 중 22개가 
미사용 되어 낮은 카드 사용률을 보이고 있음

Ÿ 이를 통해 미사용 평균 연령대가 모두 고령자임을 알 수 있고 사용금액도 
타지역 평균 이하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거나 고령자 
친화적인 사용분야(업종)를 신설하고 이를 사용하게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Ÿ 즉, 표 3-8을 통해 세 곳의 주민센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용금액은 200만 원, 
800만 원대였고, 카드를 사용한 평균나이는 30대 후반 ~ 60대 초반이며, 
미사용자의 나이는 대부분 60대 후반 이후로 고령자인 것을 알 수 있음

Ÿ 카드 사용이 낮은 지역으로 도출된 34개 시군구들 중 27개(79%)는 평균 
사용분야(업종) 수 보다 많은 사용분야(업종) 들이 분포되어 있지만 일반군의 경우 
53%가 평균 사용분야(업종) 수 보다 적은 사용분야(업종)들이 분포되어 있음

Ÿ 이는 “카드 사용이 적은 지역은 사용분야(업종) 수 가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연도 2016 2017 2017
시군구 전남 ○○군 강원 ○○군 강원 ○○시

주민센터 ○○면사무소 ○○○면사무소 ○○면사무소
미사용카드수 /카드발급수 35.5% 34.0% 44.9%
카드사용 평균나이 (세 ) 52.6 37.2 63.6

사용건수 _합계 510 167 44
사용금액 _Sum(원 ) 8,337,330 2,340,912 1,654,400

보조금 사용액 _Sum(원 ) 8,325,930 2,340,912 1654,400
개인충전금 사용액 _Sum(원 ) 11,400 0 0
보조금 잔액 _Min_Sum (원 ) 1,078,570 284,828 85,600

개인충전금 잔액 _Min_Sum (원 ) 0 0 0
카드별 사용건수 _Sum(건 ) 510 167 44

사용건수 /발급카드수 _Mean(건 ) 3.8 6.2 1.4
최종잔액 _Sum (원 ) 5,050,000 1,020,000 1,320,000

지역구분 일반군 일반군 일반시
미사용자 _나이 _Mean(세 ) 67.2 51.9 70.2

미사용카드수 _Sum 100 17 22
사용카드수 _합 182 33 27

총 사용금액 /카드발급수 (원 /수 ) 29,565 46,818 33,763
카드발급수 282 50 49

<표 3-8> 발급 카드 수 대비 미사용 카드 수 비교 (낮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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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다음으로, 2015~2017년 광역시, 일반군, 일반시, 특별시의 발급 카드 대비 카드사용 
건 수 비교를 진행함으로서 카드사용의 활성화를 살펴보고자 함

Ÿ 광역시의 경우 ’16년 2.6건에서 ’17년 2.7건으로 4% 성장을, 일반군의 경우 ’16년 
2.5건에서 ’17년 2.7건으로 9% 성장을, 일반시의 경우 ’16년 2.6건에서 ’17년 
2.7건으로 5% 성장을, 특별시의 경우 ’16년 2.6건에서 ’17년 2.7건으로 1%로 
성장하여 전체적으로 사용률이 높아짐을 보이고 있음

〔그림 3-26〕발급 카드 대비 사용건 수 비교

〔그림 3-25〕지역 내 전체 사용분야(업종) 수와 지역구분별 평균 사용분야(업종) 비교분석
(카드 사용률이 낮은 지역)



72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04

통합문화이용권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Ÿ 전체 243개 지자체 중 17개 광역시도 및 데이터 오류가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222개를 대상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5)를 살펴보았을 때 
상관관계는 0.171로 나타났음

Ÿ 그림 3-27과 3-28을 통해 지자체 재정자립도 4분위 수 중 상위 50%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와 카드발급 수의 합계에 대한 상관관계는 0.171로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도출됨

〔그림 3-27〕상위 50% 재정자립도 상관관계

〔그림 3-28〕상위 50% 재정자립도

5) 재정자립도 : 지방정부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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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그림 3-29와 3-30을 통해 지자체 재정자립도 4분위 수 중 중위 50% 
이하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와 카드발급 수 합계의 Pearson상관계수를 
살펴보면 0.448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29〕중위 50% 이하 재정자립도 상관관계

〔그림 3-30〕중위 50% 이하 재정자립도

Ÿ 중위 50%(하위 111개 지자체)는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발급 수가 낮은 특성을 보임

Ÿ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수혜자(장애인‧ 
고령자 등)정보를 통한 맞춤형 지원과 지방비 매칭을 통해 콘텐츠 및 홍보의 
다양화를 제공하는 등 예산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함

Ÿ 현재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6)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시군구별 재정자립도까지 감안한 매칭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 것으로 판단함

6) 7:3 범위내에서 광역시도별로 재정자주도에 따라 매칭 비율을 다르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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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문의사항에 따른 단어빈도 분석
Ÿ 문화누리카드 문의사항 테이블은 총 14,329건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수집 시기는 2016년 11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임
Ÿ 구분 컬럼이 문의사항으로 분류되어있는 9,689건을 대상으로 11가지 

유형으로 분류 후 질문 유형별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음

NO. 구분 빈도 (건 )
1 답변 4,542
2 메모 98
3 문의사항 9,689

총계 14,329

<표 3-9> 문화누리카드 문의사항 테이블 데이터 구분 사항

Ÿ Python을 활용한 단어 빈도 분석과 Konlpy라이브러리 사용하여 명사를 
수집한 후, 단어의 빈도수를 계산하여 정보를 기록함. 아래 표 3-10에 있는 
소스는 실제로 단어 빈도 분석을 수행한 소스임

from konlpy.tag import Twitter
from collections import Counter
def get_tags(text, ntags=50):
    spliter = VoC()
    nouns = spliter.nouns(text)
    count = Counter(nouns)
    return_list = []
    for n, c in count.most_common(ntags):
        temp = {'tag': n, 'count': c}
        return_list.append(temp)
    return return_list
def main():
    text_file_name = "문화누리카드 문의사항.txt"
    noun_count = 200
    output_file_name = "wellchon_portal_netizen_count.txt"
    open_text_file = open(text_file_name, 'r', -1, "utf-8")
    text = open_text_file.read()
    tags = get_tags(text, noun_count)
    open_text_file.close()
    open_output_file = open(output_file_name, 'w', -1, "utf-8")
    for tag in tags:

<표 3-10> 단어 빈도 분석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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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xcel의 필터 및 부분합을 통해 11가지 문의사항 질문 유형을 분석함.  
11가지 질문 유형은 사용분야(업종) 위치, 사용분야(업종) 사용, 기타, 
발급자격 및 서류, 비밀번호 변경, 삭제, 시스템 오류, 자부담 충전, 잔액 조회, 
카드 분식 및 등록, 카드 합산으로 총 9,68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음 
(표 3-11 참고)

NO. 구분 빈도 (건)
1 삭제 5,381
2 기타 2,252
3 사용분야(업종) 사용 609
4 비밀번호 변경 597
5 카드 분실 및 등록 198
6 자부담 충전 194
7 발급자격 및 서류 167
8 잔액 조회 130
9 사용분야(업종) 위치 50
10 시스템오류 47
11 카드합산 38

총계 9,689

<표 3-11> 문화누리카드 문의사항 질문 유형

Ÿ 질문 유형 중 ‘삭제’로 분류되는 질문들은 문화누리카드의 문의사항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단어 빈도 분석은 문의사항 
전체에 대한 단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키워드 빈도수를 통해 
문의사항의 추세를 파악하였음

        noun = tag['tag']
        count = tag['count']
        open_output_file.write('{} {}\n'.format(noun, count))
    open_output_file.close()
if __name__ == '__main__':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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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키워드 빈도 (건 ) NO. 키워드 빈도 (건 )
1 카드 2,159 11 문자 227
2 연락 2,099 12 영화 210
3 문화 1,267 13 변경 206
4 누리 1,188 14 등록 185
5 비밀번호 768 15 번호 179
6 사용 588 16 발급 161
7 제목 460 17 방법 160
8 충전 460 18 오늘 160
9 결제 281 19 온라인 139
10 잔액 245 20 가맹 134

<표 3-12> 문화누리카드 문의사항 단어 빈도 분석 결과

Ÿ 문화누리카드 문의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인 표 
3-12를 참고하면 ‘카드’ 2,159건, ‘연락’ 2,099건, ‘문화’ 1,267건, ‘누리’ 
1,188건, ‘비밀번호’ 76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139건, ‘가맹’ 
134건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음

Ÿ ‘사용’ 588건, ‘충전’ 460건, ‘결제’ 281건, ‘잔액’ 245건 등의 키워드로 
문화누리 카드 결제 방안에 관한 문의가 많았음을 알 수 있으며,  ‘등록’ 
185건, ‘발급’ 161건, ‘온라인’ 139건 등의 키워드로 카드 발급 및 수령 후 
등록 과정에 관한 문의가 많았고, ‘영화’ 210건 등의 키워드로 문화누리 
카드의 사용처에 관한 문의가 많음을 알 수 있음

Ÿ 질문유형이 ‘사용분야(업종) 위치’인 문의사항 중 명사를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본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하였음

NO. 키워드 빈도 (건 ) NO. 키워드 빈도 (건 )
1 카드 17 11 숙박 2
2 문화 14 12 여수 2
3 누리 13 13 도서 1
4 위치 6 14 정보 1

<표 3-13> 사용분야(업종) 위치 단어 빈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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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문화누리카드 ‘사용분야(업종) 위치’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카드’ 17건, ‘문화’ 14건, ‘위치’ 6건, ‘서점’ 5건, ‘용품’ 3건, ‘지역’ 3건, 
‘오프라인’ 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영장’ 2건, ‘체육’ 2건의 빈도수를 
보였음 (표 3-13 참고)

Ÿ ‘사용분야(업종) 위치’ 대상에서는 서점, 체육시설, 오프라인 
사용분야(업종) 등의 위치를 묻는 질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 주변에 위치해 있는 사용분야(업종) 찾기 등 주변 사용분야(업종) 현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Ÿ 질문유형이 ‘사용분야(업종) 사용’인 문의사항 중 명사를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본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하였음

NO. 키워드 빈도 (건 ) NO. 키워드 빈도 (건 )
1 사용 158 11 사용 26
2 결제 90 12 등록 24
3 영화 68 13 롯데 23
4 가맹 66 14 서점 22
5 할인 47 15 구매 21
6 책 42 16 오프라인 21
7 구입 40 17 교보 20
8 온라인 38 18 고속버스 19
9 예매 33 19 결제 19
10 인터넷 31 20 홈페이지 17

<표 3-14> 사용분야(업종) 사용 단어 빈도 분석 결과

5 서점 5 15 운동 1
6 용품 3 16 티켓 1
7 지역 3 17 테마파크 1
8 오프라인 3 18 하남스타필드 1
9 수영장 2 19 오션월드 1
10 체육 2 20 케이블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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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용분야(업종) 사용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사용’ 158건, ‘결제’ 90건, ‘영화’ 
68건, ‘가맹’ 66건, ‘할인’ 47건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매‧오프라인’ 
21건, ‘교보’ 20건, ‘고속버스‧결제’ 19건, ‘홈페이지’ 17건으로 낮은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4 참고)

Ÿ ‘할인’ 47건, ‘구입’ 40건, ‘온라인’ 38건, ‘예매’ 33건, ‘인터넷’ 31건, ‘사용’ 
26건, ‘등록’ 24건 등의 키워드로 보았을 때 문화누리 카드의 사용 방안에 
대한 문의가 많았음

Ÿ 수요에 대한 문의는 ‘영화’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책’ 42건, ‘서점’ 22건 
등의 키워드로써 도서에 관한 문의가 두 번째로 많았음

Ÿ ‘고속버스’ 19건, 표 3-14에 제시된 20개 단어이외에 ‘버스’, ‘자전거’, ‘기차’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이는 이동수단에 관한 문의가 세 번째로 많음을 
알 수 있음

Ÿ 질문 유형이 ‘기타’인 문의사항 중 명사를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본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하였음

NO. 키워드 빈도 (건 ) NO. 키워드 빈도 (건 )
1 연락 1,283 11 돈 41
2 충전 163 12 기간 41
3 문자 88 13 가요 40
4 결제 82 14 영화 38
5 번호 65 15 온라인 36
6 잔액 61 16 홈페이지 35
7 등록 55 17 주민 34
8 발급 48 18 전화 34
9 비밀번호 44 19 금액 34
10 신청 41 20 인터넷 31

<표 3-15> 기타 단어 빈도 분석 결과

Ÿ 기타 문의사항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연락이 1,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전 
163건, 문자 88건, 결제 82건, 번호 65건으로 각각 높은 키워드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온라인 36건, 홈페이지 35건, 주민‧전화‧금액 34건, 인터넷 
31건으로 각각 낮은 키워드 빈도를 보였음 (표 3-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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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문자 연락을 원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전화로(스마트폰) 
문의사항을 전달하고자 하는 수혜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음(그림 3-31 참고)

〔그림 3-31〕전화문의사항(일부분)

Ÿ 자부담 충전금 및 결제, 잔액 등 문의 사항이 많았고, 이는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수혜자 인식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등록 및 발급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많은 것은 문화누리 카드 발급 과정 및 
혜택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비함을 알 수 있음

Ÿ 질문 유형이 ‘발급자격 및 서류 문의사항’인 문의사항 중 명사를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본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하였음

NO. 키워드 빈도 (건 ) NO. 키워드 빈도 (건 )
1 발급 53 16 센터 9
2 충전 51 17 등록 7
3 재 21 18 수급 7
4 사용 17 19 본인 6
5 신청 17 20 돈 6
6 올해 16 21 수령 6
7 대상자 15 22 차상위 6
8 주민 13 23 한부모 5
9 기간 12 24 온라인 5
10 재발 12 25 기초 4
11 대상 12 26 금액 4
12 가요 10 27 지원 4
13 인터넷 10 28 방법 4
14 제목 9 29 자격 4
15 교육 9 30 잔액 3

<표 3-16> 발급자격 및 서류 문의사항 단어 빈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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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발급자격 및 서류’문의사항 단어 빈도 분석 결과 ‘발급’ 53건, ‘충전’ 51건, ‘재가’ 
21건, ‘사용’ 17건, ‘신청’ 17건으로 각각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기초‧금액‧ 
지원‧방법‧자격‧잔액은 각각 4건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음 (표 3-16 참고)

Ÿ ‘발급’ 53건, ‘신청’ 17건, ‘대상자’ 15건, ‘자격’ 4건, ‘방법’ 4건 등의 키워드 
순으로 발급 대상인지를 물어보는 문의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센터’ 9건, 
‘본인’ 6건, ‘수령’ 6건 등의 키워드에서 제시되었듯이 카드 발급자들의 수령 
방안에 관한 공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Ÿ 질문 유형이 ‘비밀번호 변경’인 문의사항 중 명사를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본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하였음

NO. 키워드 빈도 (건 ) NO. 키워드 빈도 (건 )
1 비밀번호 599 16 온라인 23
2 변경 134 17 영화 21
3 오류 71 18 예매 17
4 정지 57 19 발급 16
5 비번 55 20 인터넷 15
6 사용 52 21 확인 15
7 초과 52 22 분실 14
8 방법 47 23 회원 14
9 결제 43 24 구매 13
10 오류로 40 25 주민 8
11 횟수 39 26 인증 7
12 제목 36 27 책 7
13 번호 28 28 찾기 7
14 홈페이지 27 29 로그인 7
15 설정 26 30 모바일 6

<표 3-17> 비밀번호 변경 단어 빈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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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비밀번호’가 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 134건, ‘오류’ 71건, ‘정지’ 
57건, ‘비번’ 55건 순으로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 8건, 
인증‧책‧찾기‧로그인이 각각 7건, ‘모바일’ 6건으로 단어 빈도가 낮게 
나타남(표 3-17 참고)

Ÿ 3회 이상 비밀번호가 틀릴 시 카드가 정지되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사용할 
수 있는 특성과 관련된 ‘정지’, ‘비번’, ‘초과’, ‘오류’, ‘분실’ 등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고 ‘정지’로 인한 비밀번호 변경에 관한 문의가 많음을 알 수 
있었음

Ÿ 질문 유형이 ‘시스템 오류’, ‘잔액조회’인 문의사항 중 명사를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본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하였음

시스템 오류 문의사항 단어 빈도 잔액조회 문의사항 단어 빈도
NO. 키워드 빈도 (건 ) NO. 키워드 빈도 (건 )
1 충전 9 1 잔액 93
2 결제 9 2 카드 46
3 홈페이지 8 3 조회 30
4 비밀번호 8 4 확인 27
5 오류 8 5 얼마 26
6 인증 6 6 금액 11
7 서비스 4 7 문자 8
8 등록 4 8 사용 8
9 번호 4 9 결제 5
10 확인 4 10 얼마나 5
11 정지 4 11 제목 4
12 사이트 3 12 문의 4
13 잔액 3 13 방법 4
14 로그인 2 14 전화 3
15 비정상 2 15 충전 3

<표 3-18> 시스템 오류, 잔액조회 단어 빈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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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스템 오류와 관련된 문의사항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충전‧결제는 각 9건, 
홈페이지‧비밀 번호‧오류는 각 8건으로 높게 도출되었고, 로그인‧비정상은 
각 2건으로 낮게 도출되었음 (표 3-18 참고)

Ÿ ‘비밀번호’, ‘오류’, ‘인증’, ‘로그인’, ‘비정상’등의 시스템 인증과 관련된 
오류가 많음을 알 수 있음

Ÿ ‘잔액조회’와 관련된 문의사항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잔액’ 93건, ‘카드’ 46건, 
‘조회’ 30건, ‘확인’ 27건, ‘얼마’ 26건이 높게 도출되었고, 전화‧충전은 각 
3건으로 낮게 도출되었음

Ÿ 카드에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관한 문의와 남은 잔액의 사용 방법에 
관한 문의가 많음을 알 수 있음

Ÿ 질문 유형이 ‘자부담 충전’인 문의사항 중 명사를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본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하였음

NO. 키워드 빈도 (건 ) NO. 키워드 빈도 (건 )
1 충전 158 16 부담 11
2 계좌 44 17 시간 8
3 재 42 18 언제 8
4 입금 42 19 농협 8
5 가상 35 20 영화 8
6 금액 21 21 환불 7
7 잔액 21 22 번호 7
8 개인 20 23 본인 7
9 돈 18 24 홈페이지 6
10 방법 14 25 할인 6
11 한도 14 26 발급 5
12 인터넷 14 27 동사무소 5
13 사용 13 28 온라인 5
14 제목 13 29 구입 4
15 가요 13 30 현질 2

<표 3-19> 자부담 충전 단어 빈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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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부담 충전’ 문의사항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충전’15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계좌’ 
44건, ‘입금’ 42건, ‘가상’ 35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3-19 참고)

Ÿ 그와 반대로 ‘할인’ 5건, ‘발급‧동사무소‧온라인’ 5건, ‘구입’ 4건 순으로 낮게 
도출되었음

Ÿ 자부담 충전 방안 및 그와 관련된 가상계좌에 관한 문의가 많은 것은 관련 
정보에 대한 공지가 수혜자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Ÿ 또한, 카드 사용 시 한도 초과에 관한 문의와 카드 환불 일정에 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카드한도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Ÿ 질문 유형이 ‘카드 분실 및 등록’인 문의사항 중 명사를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본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하였음

NO. 키워드 빈도 (건 ) NO. 키워드 빈도 (건 )
1 카드 181 16 정지 7
2 분실 76 17 충전 6
3 등록 63 18 확인 5
4 사용 42 19 신청 5
5 재발 30 20 교부 5
6 신고 18 21 주민 5
7 수령 17 22 전화 5
8 발급 15 23 동사무소 5
9 결제 10 24 센터 4
10 잔액 9 25 조회 4
11 인터넷 9 26 비밀번호 4
12 농협 8 27 상담 4
13 온라인 8 28 승인 3
14 홈페이지 7 29 회원 3
15 가요 7 30 문자 3

<표 3-20> 카드 분실 및 등록 단어 빈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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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카드 분실 및 등록 문의사항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카드’ 18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분실’ 76건, ‘등록’ 63건, ‘사용’ 42건, ‘재발’ 30건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승인’ 과 ‘회원’, ‘문자’는 각 3건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음 (표 3-20 참고)

Ÿ ‘분실’, ‘신고’ 등의 키워드를 통해 카드 분실 후 분실 신고에 관한 문의사항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등록’, ‘사용’, ‘수령’, ‘발급’등의 키워드를 통해 분실 
신고 후 재발급 과정에 관한 문의 사항이 많음을 알 수 있음

Ÿ 질문 유형이 ‘카드 합산’인 문의사항 중 명사를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본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하였음

NO. 키워드 빈도 (건 ) NO. 키워드 빈도 (건 )
1 카드 42 16 인증서 2
2 합산 39 17 인터넷 2
3 방법 9 18 인증 2
4 가족 8 19 구성원 2
5 사용 6 20 카트 1
6 잔액 6 21 비밀번호 1
7 세대 3 22 요금 1
8 문의 3 23 아빠 1
9 충전 3 24 아버지 1
10 제목 3 25 언니 1
11 자녀 2 26 미성년 1
12 안내 2 27 개인 1
13 온라인 2 28 동생 1
14 동사무소 2 29 엄마 1
15 공인 2 30 신청 1

<표 3-21> 카드 합산 단어 빈도 분석 결과

Ÿ 카드 합산 문의사항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카드’ 42건, ‘합산’ 39건으로 다른 
단어에 비해 매우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그다음으로 ‘방법’ 9건, ‘가족’ 8건, 
‘사용’과‘ 잔액’이 각 6건으로 높게 도출되었음 (표 3-21 참고)

Ÿ 카드 합산 방법에 관한 문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카드 
합산 방안에 대한 방법을 재 공지 또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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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족, 자녀, 구성원, 아빠, 아버지, 언니 등의 가족과 관련된 키워드를 통하여 
가족에 대한 카드 합산 방안의 문의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구성원의 합산 
문의사항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별 카드 발급 이후 합산이 아닌 구성원 
단위의 카드 발급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음

o 사용분야(업종) 공간 분석
Ÿ 사용분야(업종) 분석에서 동일 사용분야(업종) 밀집도를 분석하기 위해 

커널분석을 활용하였음
Ÿ 커널분석은 커널함수를 사용하여 공간상의 점(Point) 분포패턴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커널함수는 일정한 분포 반경(Bandwidth)안에 
포함하는 점 데이터 밀도를 측정하여 커널함수 K로 표현함

Ÿ 커널밀도 분석은 점 객체가 위치한 지점에서 가장 높은 값이 부여되고 이후 
거리가 멀어지게 됨에 따라 그 값이 작아져 설정한 반경의 경체를 벗어나면 
그 값이 부여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

Ÿ 부산시를 대상으로 공간정보와 GIS기술을 활용하여 사용분야(업종)간의 
분포와 확대 대상지를 도출하는 공간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커널분석을 
적용하였음

Ÿ 먼저, 부산시 내 전체 사용분야(업종)은 공연 27개, 관광지 28개, 도서 284개, 
문화일반 92개, 문화체험 9개, 숙박 294개, 여행사 15개, 영화 54개, 음반 
18개, 테마파크/레져 6개, 항공‧여객‧고속버스‧ 렌터카가 35개로 총 862개의 
사용분야(업종)이 있으며(그림 3-32 참고) 전국사업체조사 위치, 
거주인구, 유동인구 ,카드매출, 사용분야(업종) 위치, 문화누리 카드 
사용카드 수를 공간 Join하여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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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좌) 부산 전체 사용분야(업종) 분야별 비율 (우) 주거인구와 
사용분야(업종) 분포도

Ÿ 커널밀도 분석을 활용해 동일 사용분야(업종)들이 지역 내 분포와 이에 따른 
영향력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용분야(업종)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숙박 사용분야(업종)는 부산 내 상대적으로 분포가 다양하지만, 도서 및 문화 
일반 사용분야(업종)는 부산 진구 지역에 밀집하여 있기 때문에 타 상권 방안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그림 3-33 참고)

〔그림 3-33〕동일 사용분야(업종)의 밀집도 분석

Ÿ 그림 3-34와 같이 외부 데이터와 연계하여 유동인구 데이터와 카드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분야(업종)의 위치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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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부산 진구 일대 사용분야(업종) 분포

Ÿ 대체로 사용분야(업종)는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사용분야(업종)의 분포 
비율이 높고, 사업자의 카드 매출액 기반 사용분야(업종)의 위치를 분석하면 
카드 매출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용분야(업종)가 밀집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7) (그림 3-34 참고)

Ÿ 따라서, 사용분야(업종)는 상권 발달 지역에 높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신규 
사용분야(업종)은 지역 상권 중심으로 유치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Ÿ 사용분야(업종)의 위치를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분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림 3-35와 같이 문화일반 사용분야(업종) 위치 분석은 
시군구 단위 문화일반 사용분야(업종) 수와 시군구 단위 사용 카드수를 
비교하였음

7) 그림 3-34에서 유동인구는 파란색이 진할수록 유동인구가 높으며, 카드매출액에서는 빨간색이 진할수록 카드매출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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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문화일반 사용분야(업종) 분포 분석

Ÿ 그 결과 문화일반 사용분야(업종)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된 지역은 
부산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된 
카드 수 대비 사용분야(업종)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강서구, 금정구, 
연제구, 영도구로 도출되었음

Ÿ 강서구, 금정구, 연제구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분야(업종)가 낮은 지역이므로 부산시 차원에서 사용분야(업종)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이 필요함

Ÿ 또한 그림 3-36와 같이 숙박 사용분야(업종) 분석을 위해 시군구 단위 숙박 
사용분야(업종) 수와 시군구 단위 사용 카드수를 비교하였고, 도서 
사용분야(업종) 분석을 위해 시군구 단위 도서 사용분야(업종) 수와 시군구 
단위 사용 카드수를 비교하였음

Ÿ 숙박 사용분야(업종) 분석의 경우 사용된 카드 수 대비 사용분야(업종)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된 지역은 부산 중구, 동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로 나타났고, 도서 사용분야(업종) 분석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용된 
카드 수 대비 사용분야(업종)가 부족한 지역은 부산 강서구, 영동구, 북구, 
서구로 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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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좌)숙박 사용분야(업종) 분석, (우) 도서 사용분야(업종) 분석

Ÿ 사용된 카드수 대비 사용분야(업종) 현황, 위치 등을 비교분석함에 따라 
사용분야(업종)를 확대 위치할 곳과 홍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을 도출 
할 수 있었음

Ÿ 이는 단순히 사용분야(업종)를 확대하기 보다는 지역적 특성 및 카드사용 
수, 수혜자 현황을 고려하여 확대 및 홍보 지원하여함

o 이상결제내역 패턴 분석
－ 現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목표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제도와 

시스템 정비, 부정수급에 대한 중첩적인 점검‧감시체계 구축,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국가 보조금(66.9조 원) 수급의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의 
관리제도 개선과 3중 점검‧감시 체계 구축, 부정수급 점검 강화, 신고활성화 및 
국민의식 제고의 중점 추진 과제에 맞춰 이상결제내역 모니터링 분석 방향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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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이상결제내역 모니터링 분석 방향 설정

－ 분석 방향 설정을 통해 이상결제내역 모니터링을 위한 패턴 분석과 이를 모델링한 
예방적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개발함

－ Anomaly Detection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상결제내역 패턴 분석 알고리즘 개발
Ÿ Anomaly Detection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의 

이상결제내역 패턴 분석 방법론을 설계함

〔그림 3-38〕Anomaly Detection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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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분류/클러스터링 분석 진행에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개인별/사용분야(업종)별 이상치 패턴을 살펴보았음

Ÿ 카드 사용 시간, 장소, 횟수 등 카드사용내역, 수혜자, 발급자 위치, 
동일카드의 같은 시간, 다른 지역 사용 등 카드사용내역과 수혜자와의 관계 
및 패턴 분석을 통한 이상치 패턴 분석 도출 

Ÿ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의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이상결제에 대한 패턴을 분석 할 필요가 있음

〔그림 3-39〕이상결제내역 모니터링 방법론 (1)

〔그림 3-40〕이상결제내역 모니터링 방법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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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조금 금액 상향 효과
－ 보조금 금액 상향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4년 ~ ’16년 카드사용 데이터를 

사용분야(업종), 발급자격, 지역 기준에 따라 연계하고, ’17년 카드사용 데이터 
역시 사용분야(업종), 발급자격, 지역, 나이별 기준으로 정리하여 두 개의 
데이터를 Year의 KEY 값으로 연도코드를 활용하여 집계 데이터를 도출함

－  ’16년과 ’17년의 보조금 사용액 합, ’16년과 ’17년의 카드사용 금액의 합, ’16년과 
’17년의 카드사용 건수의 합인 보조금 상향의 변화와 개인 충전금 사용액의 합, 
보조금 사용의 합, 평균 보조금‧카드사용 금액‧건 수 사용액의 합인 개인 충전액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해 연도별 기준 카드 사용분야(업종), 발급 자격, 지역, 나이 
등 속성 융합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음

－ 카드 사용 내역을  사용건수(’16년, ’17년), 사용 금액(’16년, ’17년), 평균 
1건당 사용 금액(’16년, ’17년)의 증가율을 비교하고 보조금 상향 효과에 따른 
사용분야(업종), 지역, 발급자 특성을 분석하는 카드사용내역의 특성분석을 
진행함

－ 또한 사용분야(업종) 구분에 따른 개인 충전금 사용액(’14년 ~ ’17년)과 
연령별, 발급 자격에 따른 개인충전금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분야(업종)‧발급 자격 특성 분석을 통해 개인충전금 사용 패턴을 분석함

－ 카드승인내역에 대한 특성분석을 한 결과 기존 소액규모의 영화, 도서로 
편중되었던 카드사용이 공연, 스포츠 시설 사용 등으로 가격대가 높은 
사용분야(업종)으로 폭넓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스포츠와 여행 
사용분야(업종)에 대한 수혜자 카드 사용 패턴 변화도 감지됨

－ 보조금 및 개인충전금 사용 패턴분석을 통한 사용분야(업종)의 다양성 증가 
변화 및 수혜자 발급 자격의 사용 변화의 특성을 파악함

－ 개인충전금 사용 패턴을 ’16년도 ’17년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영화, 도서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발생했고, 해당 년도의 변화 수치는 미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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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보조금 금액 상향효과 분석 방법론

o 보조금 금액 상향 효과 빅데이터 분석
Ÿ 먼저, 보조금 금액 상향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5년 ~ ’17년 광역시, 일반군, 

일반시, 특별시 4개 크게 구분하여  ① 사용카드수 대비 평균 카드 사용건 
수(한 카드 당 평균사용건수), ② 사용카드수 대비 평균 사용금액(한 카드당 
평균 사용 금액), ③평균 1건당 사용금액을 비교하였음

Ÿ 첫 번째 평균사용건수/사용카드수의  ’16년에서 ’17년도 증가율을 살펴보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8%로 증가하였고, 일반시는 16%, 일반군은  21% 증가한 
것으로 일반군의 사용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42 
참고)

Ÿ 이는 카드 사용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16년에서 17년 보조금의 향상이 
일반군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 편차가 보조금 향상에 
따라 해소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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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평균 사용 건수 / 사용카드 수(한 카드 당 평균사용건수)

Ÿ 두 번째 평균 사용금액/사용카드 수8)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각각 평균 
카드사용 금액이’17년도에 62,977원, 62,450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시는 
62,146원, 일반군의 경우 61,210원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임 (그림 3-43 참고)

Ÿ 이는 16년에서 17년도 보조금 향상에 따라 특별시는 12% 증가, 광역시는 
14%증가, 일반군, 일반시는 약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43〕평균 사용금액 / 사용카드 수(한 카드당 평균 사용 금액)

Ÿ 평균 1건 당 카드사용 금액의 경우 ’17년 일반군이 24,991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시 20,013원, 광역시 18,401원, 특별시 17,805원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44 참고)

Ÿ 16년에서 17년도 보조금 향상에 따라 평균 1건당 카드사용 금액은 광역시 
4%, 일반군 4%, 일반시 6%, 특별시 1% 증가 효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4〕평균 1건 당 카드사용 금액

8) 한 카드당 평균 사용 금액은 보조금, 충전금 등 합산금액을 모두 포함해서 카드 사용 횟수와 상관없이 한 카드당 평균 사용 금액을 나타는 것이며, 평균 1건 당 카드사용 금액은 한 카드당 평균 1회 사용내역을 분석 데이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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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즉, 보조금 상향(5만원(’16년)→6만원(’17년))에 따라 일반군은 ’16년 대비 
’17년에는 평균 카드사용건 수는 약 21% 증가, 평균 카드사용금액은 18%, 
평균 1건당 사용금액 4%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광역시, 
일반시, 특별시 보다 평균 증가율이 4~5%정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차가 보조금 향상에 따라 해소되고 있음

Ÿ 사용분야(업종)에 따른 카드 사용내역을 지역별, 연도별로 살펴보면(그림 
3-45), 영화는 연도가 증가할수록(’15년 → ’17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지역별에서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Ÿ 일반군은 상대적으로 영화의 사용이 타 지역에 비해 사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공여객 고속버스는 ’17년 기준 광역시는 5.4%, 일반군은 26.5%, 
일반시는 10.8%, 특별시는 3.8%로  일반군에서 카드사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숙박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45〕사용분야(업종)에 따른 카드사용내역 특성분석(지역별, 연도별)

Ÿ 사용분야(업종)별 보조금 상향(’17년)에 따른 증가율 변화는 스포츠9), 철도, 
항공여객 고석버스 등 광역시, 일반군, 일반시에서 전체적으로 폭 넓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시‧영화는 상대적으로 특별시와 광역시가 높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46 참고)

9) ’17년부터 체육시설(볼링, 탁구장, 수영장, 체력 단련장 등) 활용 가능함. 이전에는 4대 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관람 및 운동용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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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항공여객 고속버스는 일반시와 군 단위에서 증가하고, 문화체험 및 
문화일반은 특별시가 타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증가율이 높고 도서는 변화가 
없으며, 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전시분야 사용 비중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46〕사용분야(업종)에 따른 카드사용내역 특성분석(연도별 증가율)

Ÿ 사용분야(업종)별 평균 사용 금액은 전시 29,156원, 여행사 27,291원, 
문화체험 26,468원으로 높은 평균 사용금액을 보였고, 영화 12,315원, 
항공여객 고속버스 렌터카 12,302원, 철도 10,822원으로 낮은 평균 금액을 
보였음 (그림 3-47 참고)

Ÿ 사용분야(업종)별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사용분야(업종)의 이용단가를 알 
수 있는 지표임. 이는 보조금이 5만원 일 경우 1회 사용비용이 적은 영화, 
항공여객, 철도, 도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음

Ÿ 하지만 ’17년도 보조금이 6만원으로 상향되면서 1회 사용단가가 영화나 
철도보다 2배 높은‘테마파크’, ‘공연’, ‘문화일반’등 사용이 용이 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Ÿ 보조금 상향은 도서, 영화의 쏠림현상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사용분야(업종)의 사용 확대의 효과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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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사용분야(업종)별 평균 카드사용 금액

Ÿ 보조금 금액 상향 효과는 계층별 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14년 ~ ’17년  장애인 
계층의 사용분야(업종) 구분을 살펴보면 ’14년부터 ’17년까지 꾸준히 
‘도서’와 ‘영화’ 분야에서 소비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48참고)

Ÿ 장애인 계층의 사용분야(업종)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도서의 경우 전체 건수는 
늘었지만 전체 사용분야(업종) 중에 사용 비중이 ’16년에는 39.8%에서 
’17년은 35.7%로 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화도 ’16년 32.5%에서 
’17년 30.6%로 약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Ÿ 이는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오던 ‘도서’와 
‘영화’ 쏠림현상이 ’16년 5만원이었던 것이 ’17년에 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17년에 완화된 것으로 해석됨

Ÿ 그림 3-48을 살펴보면 장애인 계층은 철도 사용분야(업종) 이용의 경우 ’16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16년 대비 ’17년은 23%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항공여객 사용분야(업종)이용 역시 ’16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16년 
대비 ’17년은 47%가 성장하였음 

Ÿ 즉, ‘도서’와 ‘영화’의 쏠림현상이 보조금 상향으로 인해 사용편의시설인 
‘철도’, ‘항공여객’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스포츠 사용분야(업종)는 
300%정도 증가하였고, 공연 사용분야(업종)는 3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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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장애인 계층 연도별 소비 사용분야(업종) 분포(20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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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초 수급자 계층의 경우 ’14년 ~ ’17년 사용분야(업종)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4년부터 ’17년까지 꾸준히 ‘도서’와 ‘영화’분야에 많은 소비를 
한 것을 알 수 있음

Ÿ 기초 수급자 계층은 철도 사용분야(업종)의 경우 ’16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16년도 대비 ’17년도 39%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항공여객 
사용분야(업종) 이용 역시 ’16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16년도 대비 
’17년도 82%가 성장하였음(그림 3-49 참고)

Ÿ 이는 앞서 장애인 계층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보조금 상향(5만원(’16년)→  
6만원(’17년))에 따라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사용분야(업종) 사용 행태가 
변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 3-49〕기초 수급자 계층의 연도별 소비 사용분야(업종) 분포(20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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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 계층과 기초 수급자 계층과 같이 ‘도서’와 ‘영화’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도별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3-50 참고)

Ÿ 차상위 계층도 철도와 향공여객은 ’14년~’17년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철도는 ’16년 대비 ’17년 에 50% 증가, 항공여객은 82.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50〕차상위 계층의 연도별 소비 사용분야(업종) 분포(20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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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 결론

  1. 연구의 결론
제2절 : 제언

  1. 정책 활용방안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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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1. 연구의 결론
o 본 연구는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수혜자의 지속적 문화향유를 위한 주제별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o 이 연구의 목적은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실태분석 및 수혜자‧ 사용분야(업종)별 맞춤형 서비스와 
이상결제내역 모니터링 알고리즘 ‧보조금 상향 효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써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o 주요 추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의사결정 빅데이터 구축

Ÿ 첫째로, 내부 데이터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 사용 및 개인정보 
데이터, 문화누리카드 연도별 사용분야(업종) 사용현황,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미사용 현황, 국토교통부 행정동 경계, 통신사 데이터, 카드사 데이터 등 
외부 필요 데이터 수집 및 구축하여 융합 관리할 수 있는 DB를 구축함

1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용분야(업종) 확대 및 실수혜자 사용률 증대 방안 제언

(수혜자) 카드사용 중심의 데이터를 수혜자 중심의 카드 데이터로 전환
(사용분야(업종)) 전국 사업체 총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시군구별 사용분야(업종) 

비교

2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예방적 모니터링 알고리즘 적용 방안 제언

Anomaly Detection (이상치 분석) 알고리즘 모델링

3
예산 증액 등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 제언

보금 금액 상향(’16년 5만원 → ’17년 6만원) 효과 분석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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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둘째로 알고리즘을 적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융합하여 예측 
결과에 대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역별, 수혜자별, 사용분야(업종)별 요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의사결정을 제시함    

－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의사결정 빅데이터 분석
Ÿ 데이터기반의 카드사용내역과 수혜자 유형을 분석하여 보조금 상향(5만원 

→ 6만원 지원액의 증가)등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사업 확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함

Ÿ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용분야(업종) 확대 및 실수혜자 사용률 증대 방안 제언
Ÿ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방적 모니터링 알고리즘 적용 방안 제언
Ÿ 예산 증액 등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 제언
Ÿ 향후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활성화 방안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및 개선과제 제언

〔그림 4-1〕융합 데이터셋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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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주제별 의사결정 표준분석모델 개념 정의

Ÿ 위와 같은 표준분석모델링의 개념을 바탕으로 수혜자, 사용분야(업종), 
이상결제내역 모니터링, 보조금 상향 효과 분석으로 각각 나눠 분석을 진행하고, 
주요 인자를 도출하여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

〔그림 4-3〕수혜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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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수혜자의 지속적 문화향유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Ÿ 수혜자 분석의 경우 계층별, 계층그룹의 연령대별, 사용분야(업종) 
사용현황별, 사용 선호도, 전체 연령대 분포, 수혜자 대비 발급자 수 비교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분석함

Ÿ 또한, 문화누리카드 문의사항 분석(문자 분석)을 통해 11가지 질문 유형으로 
분류 한 후 질문 유형별 문화누리카드의 현황을 검토하여 수혜자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 고려하였음

Ÿ 스포츠 관련 사용분야(업종)은 다른 사용분야(업종)과 다르게 ’14년 4대 
스포츠 관람가능, ’16년 체육용품점 허용, ’17년 체육시설 허용 등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분야(업종) 확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으로 선정함

Ÿ 이상결제 패턴의 경우 Anomaly Detection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상결제패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음

Ÿ 동시 결제가 가능한 사용분야(업종)는 철도와 영화 등 전국적 사용분야(업종)를 
갖고 있는 사용분야(업종)이며, 이 사용분야(업종) 들은 분 단위 결제가 
가능함에 따라, 하나의 사용분야(업종)에서 분 단위 여러 건 카드결제가 
일어난 곳을 추출하고, 이중 특이 사용분야(업종)를 도출할 수 있음

〔그림 4-4〕수혜자 분석 결론



106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04

통합문화이용권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Ÿ 보조금 상향 효과에 따른 사용분야(업종), 지역, 카드 발급자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카드 사용내역의 분석을 진행하였음

Ÿ 또한, 사용분야(업종) 구분에 따른 개인충전금 사용액의 합(’14년 ~ ’17년)과 
연령별, 발급 자격에 따른 개인충전금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사용분야 
(업종)‧발급 자격 특성 분석을 통해 개인충전금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사용분야  (업종) 다양성 증가 변화 및 수혜자 발급 자격의 사용 변화의 특성을 
도출하였음

Ÿ 보조금 상향(5만원(’16년)→6만원(’17년))에 따라 일반군은 ’16년 대비 
’17년에는 평균 승인 건수는 약 21% 증가, 평균 승인금액은 18%, 평균 1건당 
승인금액 4%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Ÿ 이에 따라 지역적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사용분야(업종) 사용 행태가 변화되고, 
지역적 편차가 해소되고 있음

〔그림 4-5〕사용분야(업종) 분석 결론

〔그림 4-6〕이상결제 내역 모니터링 분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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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①보조금 상향효과와 ②쏠림현상 완화를 주요 사업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음

－ 보조금 상향 효과
Ÿ 지역별 특성의 경우 카드별 평균 카드사용 건수는 특별시가 광역시, 

일반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16년에서 ’17년 증가율은 일반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도출됨

Ÿ 카드별 사용 금액은 지역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일반군이 
사용 빈도가 낮지만 카드사용 금액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어, 지역적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Ÿ 또한, ‘도서’와 ‘영화’의 쏠림현상이 보조금 상향으로 인해 사용편의시설인 
‘철도’, ‘항공여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스포츠 사용, 공연 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쏠림현상 완화
Ÿ 사용분야(업종) 위치의 문의사항 단어 빈도 분석을 통해 비중이 많았던 

영화‧도서 외에도 수영장‧티켓‧렌터카 등의 다양한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향후 증가할 사용분야(업종)를 파악하였고, 체육‧운동‧스포츠 키워드를 통해 
체육에 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었음

〔그림 4-7〕보조금 금액 상향 효과 분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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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테마파크‧하남 스타필드‧오션월드 키워드 도출을 통해 특정 지점 사용처를 
문의하거나, 고속버스‧버스‧자전거‧기차 키워드를 통해 이동수단에 관한 
수혜자가 있음을 도출하여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Ÿ 장애인 계층의 사용분야(업종)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도서의 경우 전체 
사용분야(업종) 중에 사용 비중이 ’16년에는 39.8%에서 ’17년은 35.7%로 
사용분야(업종) 사용 비중은 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화도 ’16년 
32.5%에서 ’17년‘ 30.6%로 약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Ÿ 장애인 계층은 철도의 경우 ’16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16년 대비 
’17년은 23%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항공여객 역시 ’16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16년 대비 ’17년 47%가 성장하였음 

Ÿ 즉, ‘도서’와 ‘영화’의 쏠림현상이 보조금 상향으로 인해 이용 편의시설인 
‘철도’, ‘항공여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스포츠 사용은 300%정도 
증가하였고, 공연은 30%정도 증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Ÿ 기초 수급자 계층은 철도의 경우 ’16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16년 대비 
’17년 39%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항공여객 역시 ’16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16년 대비 ’17년은 82%가 성장하였음

Ÿ 차상위 계층도 철도와 향공여객은 ’14년~’17년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철도는 ’16년 대비  ’17년 에 50% 증가, 항공여객은 82.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2절 제언

1. 정책 활용방안 및 제언
o 데이터 축적 및 현행화

－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속적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해 
카드사용 및 수혜자  데이터 축적과 현행 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활용빈도 높은 핵심데이터 우선 관리 및 연계 Key 관리와 업무 적용을 위한 
데이터 도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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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외부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을 수립하여 신규분석, 기존 
분석의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 공공데이터와 
연계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연령대별, 수혜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는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 
카드)의 사용내역(사용 품목 내지 항목)을 확인 할 수 있는 카드내역 정보가 
필요하며, 향후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 도출이 필요함

－ 이는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의 확대와 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o 사용분야(업종) 확대 및 실 수혜자 사용률 증대
－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방문발급 등 수혜자의 공간적 제약 해소 
－ 카드 발급자 수의 확대를 위해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방문 발급을 

통한 서비스 강화
－ 고령자, 장애인 계층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문화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 음악, 문화 등 사용분야(업종)를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문화 인프라 부족지역의 경우 인터넷 TV, 인터넷 영화, 인터넷 사용비용 등 
온라인 채널의 다변화를 통해 실수혜자의 사용률 증가시켜야 함

－ 고령자의 철도 및 항공여객의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생활과 연계한 
생활편의 사용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함
Ÿ 공공형 택시, 장애인 택시 등 교통 사용지원을 확대하고 교통과 문화사용 

사용분야(업종)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스마트 폰을 사용한 영화, 도서, 음악 등 App정기 결재와 오프라인 문화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소액 결제의 방법 등 문화 콘텐츠 구매 방법 다변화와 확대를 통해 
사용분야(업종)의 확대 효과 및 일반군의 사용분야(업종)의 부족, 낙후지역의 
거리상 제약을 해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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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o 복지 수급권자 대상 사용 확대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자 계층의 경우 보호자, 직계 가족 등 동반자도 

무료사용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문화시설 사용 시 이동수단이 필요할 
경우 교통을 연계하여 수혜자 편의성을 증대시킴

－ 장애인과 고령자 계층의 경우 공공체육시설,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동반자와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o 업무적용
－ 데이터 결과의 현황 분석 자료 및 향후 정책적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통합문화사용권(문화누리카드) 수혜자의 변화 분석을 활용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지자체 또는 읍면동 단위의 세부적인 지역별 분석 확대가 필요함

－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시군구별 
재정자립도까지 감안한 매칭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 것으로 판단함

o 활용모델 발굴
－ 카드 데이터의 사용내역 분석을 통해 복지 수급권자의 문화향유 형태 분석과 

카드수혜자의 연령대별,  수급자별, 지역별의 사용형태 및 맞춤형 상세 분석이 필요함
－ 또한, 사용분야(업종)의 가입 현황, 사용 현황, 폐업 현황 등 분석을 통해 기존 

사용분야(업종)의 카드사용내역(목록)을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농산어촌 
수급권자의 발급위치, 사용분야(업종) 간 공간 분석을 통한 사용분야(업종) 
확대, 공간 분석을 통한 사용분야(업종) 연계 방안 다양화를 통해 
접근성‧이동성 형태를 분석하는 등 사용분야(업종) 확대 및 향후 추진이 필요함

－ 카드 미발급 대상자(계층 분석, 연령, 지역별 특성) 분석을 통한 카드 발급 
확대 방안 마련과 일반군 단위에서 카드 발급 후 미사용 카드 수가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광역시와 특별시가 미사용 카드 수가 낮으므로 일반군 지역의 카드 
발급 확대 및 미사용 카드 수 감소를 위한 고객층 세부 분석 방안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임



－ AR과 VR을 사용한 사용분야(업종) 홍보, 흥미‧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 
생산과 나에게 맞는 (내 주변, 지역별, 연령별, 수급계층별) 사용분야(업종) 
확대를 위한 추진 방안이 필요함

－ 카드 사용 내역, 잔액조회, 잔액 알림 App 서비스 개발 등 AR,VR을 활용한 
사용분야(업종) 위치 및 정보알림 서비스를 통해 최신 ICT 기술의 활용과 
사용분야(업종) 정보를 홍보하는 등 다각도의 사용분야(업종)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법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