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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rvice industries such as tourism industry have faced an unprecedented crisis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Although some are conducting various studies to overcome this crisis,

most studies analyze based on low sample data such as survey or SNS data, making it difficult

to wide-ranging impact of COVID-19 on people's tourism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distancing policy following the outbreak

of COVID-19 on tourism behavior by tourism city types. The tourism city types were classified 

by apply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and cluster analysis to the navigation 

destination data. Six city types were derived: multi-purpose cities, leisure and theme park 

cities, other natural scenery cities, regional local market cities, and ocean cities. The tourism 

centrality of individual cities was derived based on the travel volume for tourism purposes 

extracted from mobile phone data. The travel volume for tourism purposes extracted from 

mobile phone data was used to measure the city's tourism centrality. As a result, the tourism 

centrality of multi-purpose and ocean cities decreased due to social distancing caused by 

COVID-19, while the tourism centrality of leisure and theme park cities increased. In addition,

in cities where large theme parks are located, tourism centrality has de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distancing policy. In addition, tourism factors such as markets,

commercial facilities, and theme parks increase tourism centrality when implementing social 

distancing policy, while tourism factors such as leisure sports, natural scenery, and experience 

healing decrease tourism centrality when implementing social distancing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tourism in the event of an epi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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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COVID-19의 발병으로 인해 관광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계는 전례없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COVID-19로 인해 관광산업이 마주하게 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

가 설문조사 또는 SNS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어 COVID-19의 발병이 사람들의 관광통행행태에 미치는 광

범위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COVID-19의 발병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이 관광도시 유형별 관광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도시 유형은 내비게이션 목

적지 데이터에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을 적용하여 구분되었다. 종합형 관광도시, 레저 및 테마파크형 관광도시, 기

타 자연경관형 관광도시, 장터형 관광도시, 해양형 관광도시 등 6개의 관광도시 유형이 도출되었다. 개별 도시의 관

광중심성은 모바일 통행데이터에서 추출한 관광목적 통행량을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종합형 관광도시와 해양형 관

광도시는 COVID-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광중심성이 감소한 데 반해, 수상레저 및 테마파크형 관광

도시는 관광중심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대형 테마파크가 입지한 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인해 관광중

심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시장, 상업시설, 테마공원 등의 관광 요소는 그 비중이 높을수록 사

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관광중심성을 증가시키는 데 반해, 레저스포츠, 자연경관, 체험힐링 등의 관광 요소는 그 비

중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관광중심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염병 발생 

시 관광측면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모바일 데이터, 페이지랭크 중심성, 사회적 거리두기, 관광중심성, 통행행태

서론

범세계적 전염병인 COVID-19 (Corona Virus Disease 2019)의 창궐은 감염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

켜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야기했다. 정부는 COVID-19 감염자 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사회

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KRITHS(2023)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약 수준은 전국 

및 지역별 COVID-19 확진자 현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었다.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는 다중이용시

설의 영업시간과 이용객 수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도시민 통행행태의 변화가 발생한다(Park et al., 2021; 

KCDCP, 2021; Lee et al., 2021). 이러한 변화로 인해 관광산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은 전례없는 위기를 맞게 되었

다(Kim et al., 2020; Park, 2022b). 

COVID-19의 발병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COVID-19가 관광산업

에 미치는 영향(Kim and Lee, 2021; Park, 2022a; Cho, 2021; Choi and Kim, 2020; Hong, 2020)에 관한 연구와 

관광산업 위기극복방안(Kim et al., 2020; Park, 2022b)에 관한 연구 등 상당 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문헌고찰, 설문조사, SNS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COVID-19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광범위

한 영향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Park and Lee, 2014).

본 연구는 COVID-19의 관광산업에 대한 정량적 영향을 파악하는 기초 연구로써, 관광목적통행량을 포함하고 

있는 모바일 통행데이터와 내비게이션 데이터 기반의 도시별 관광목적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COVID-19 발병 이

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관광통행행태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OVID-19의 유

행이 관광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에 기반하여 COVID-19 발병 이

전·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관광도시 유형별 관광중심성 변화 분석, 관광중심성 변화가 가장 크게 발생

한 상·하위 10개 도시에 대한 비교분석, 관광중심성 변화량과 도시 내 관광 요소별 비중 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수

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관광통행행태 분석은 시장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향후 전략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Pavlovich, 2003).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COVID-19 이후 통행행태 변화 관

련 연구, 빅데이터 활용 통행행태 관련 연구 등을 고찰하고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한다. 3절에서는 연구의 흐름과 분



대한교통학회지, 제�41권�제�7호, 2023년�12월 811

KIM, Kyuhyuk ･ WON, Minsu ･ SONG, Tai-jin •Article•

석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4절에서는 관광도시 유형 분류 결과 및 관광통행행태 변화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5절에

서는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과 연구의 의의, 한계 등을 설명한다.

선행연구�고찰

1. COVID-19 이후�통행행태�변화�관련�연구

COVID-19 이후 통행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된 데이터는 설문조사 데이터이다. 설문조

사 기반의 통행행터 변화 분석은 주로 COVID-19 유행 초기에 수행되었다. Abdullah et al.(2021)은 설문조사 결과

를 통해 COVID-19로 인한 파키스탄의 통행패턴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COVID-19의 발병에 따라 주요 통

행목적은 업무, 통학에서 쇼핑으로 크게 전환되었다. 또한, 단거리 통행에서 오토바이 수단이 도보 및 자전거 수단

으로 크게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해당 연구를 통해 다양한 통행수단에 대한 정책이 COVID-19 이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Gajendran(2020)의 연구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인도 거주자 약 3,000

여 명을 대상으로 COVID-19 전후 통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사람들은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공유 통

행수단보다 개인 통행수단에 더 의존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COVID-19 이후 도보 및 자전거의 이용 비율이 

COVID-19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aul et al.(2021)는 방글라데시 다카시의 거주민들을 상대로 

COVID-19 이후 통행패턴 변화 및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해당 연구의 결과 역시 타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선호도 감소, 도보, 자전거 등 비동력 교통수단에 대한 선호도 상승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Kolarova et al.(2021)의 연구 역시 독일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자동차 수단의 대

한 선호도가 상승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Anwari et al.(2021)의 연구

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관광목적통행이 감소하였으나, 교육 

및 쇼핑 통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단거리 및 장거리 관광과 시장 방문 시에는 버스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러한 행태가 개발도상국인 방글라데시에서 버스 이상

의 통행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실일 것으로 판단했다. 

교통수단 이용이력 자료 또는 교통량 이력자료 역시 COVID-19 이후 수단별 통행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활용되었다. Lee et al.(2021)는 COVID-19 발병 전후 지하철 및 공유자전거 통행량을 분석하고 두 수단간 통

행량 변화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서울시 1-8호선 지하철 이용자 수와 서울시 공유자전거 이

용자 수, COVID-19 확진자 수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COVID-19 발병으로 인해 지하철 통행량은 감

소하였으나, 공유자전거의 통행량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COVID-19 확진자 수와 지하철, 공유자전거 통행

량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Lee et al.(2020)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전광역시 통행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교통수단의 통행수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교통량, 대중교통, 자전거 관련 자

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COVID-19로 인해 교통량과 주요 톨게이트, 대중교통 이용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대비 감소하고, 반대로 자전거의 통행량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대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

다. Lim(2021)은 COVID-19가 충청북도 지역 교통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COVID- 

19 감염자 수 데이터와 도로교통량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충청북도 내 시군별, 월별, 차종별 COVID-19 이전·이

후의 교통량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충북지역 일평균 교통량은 COVID-19 이후에 약 3% 감소했으며, 

특히 버스의 교통량이 확연히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COVID-19 이후 통행패턴 분석을 위해 SNS 데이터나 실제 이동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많지 않으

나, 최근 들어 COVID-19 시기의 이동 이력데이터가 확보됨에 따라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Park(2022a)는 위세

중심성 분석을 활용하여 COVID-19 발병 이전과 이후 경상북도 안동시 내 관광목적지 간의 연결관계를 파악하였

다. 분석을 위해 SNS 상에 노출된 안동관광 관련 텍스트마이닝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COVID-19 발병 

이전과 이후 관광목적지의 종류와 중심성 순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Gibbs et al.(2020)에서는 중국 내 이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COVID-19 발병 초기 단계에서 통행 제한 전후 우한시의 통행패턴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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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커뮤니티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통행 제한 직후 우한시의 커뮤니티 중심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통행 제한 조치에 따른 의료 자원 등의 우한시 집중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Sim 

et al.(2022)는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COVID-19 발병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도시 모빌리티 패턴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2019년, 2020년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COVID-19 발

병 이후 자치구 내부통행량은 발병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자치구 외부통행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특성이 COVID-19로 인한 도시 모빌리티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차별성

현 시점을 기준으로 COVID-19의 발병,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등으로 인한 관광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

재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실제 통행데이터가 아닌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COVID-19에 의한 관광통행행태의 변화를 분석한 Park(2022a)의 연구 역시 실제 통행데이터가 아닌 SNS 데이터

를 활용하고 있어, 관광통행행태 분석에 실제 사람들의 통행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

와는 반대로, Gibbs et al.(2020)과 Sim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실제 통행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통행목적을 구

분하지 못하였으므로, 관광통행, 쇼핑통행, 통근통행 등 통행목적별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관광행태 관련 연구에서 실제 통행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별도의 관광목적통행을 집계한 데이터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SK 모바일 통행데이터는 지역의 사회경제지표 현황을 토

대로 관광목적 통행을 별도로 추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전수를 묘사할 수 있는 관광목적통행을 분석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OVID-19에 의한 관광통행행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 방법론인 페이지랭크 

중심성 분석(Pagerank Centrality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중심성 분석 방법론은 생활권 도출(Kang et al. 2022), 

교통인프라로 인한 지역 중심성 변화 분석(Sim et al., 2022), 통행패턴 변화 확인(Jo et al., 2023) 등에 활발히 활용

되고 있다. 중심성 분석지표 중에서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접중

심성(Closeness centrality) 등 세가지 지표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추이이나(Zhang and Luo, 2017), 해당 지표

들은 상대적인 개념에 의해 계산되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전후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상대적

인 개념에 의해 계산되는 위세중심성 개념의 페이지랭크 중심성 분석이 본 연구에 활용되었다.

관광통행중심성�변화�분석�

1. 분석의�흐름

본 연구의 분석은 Figure 1과 같이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관광도시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도시별 

주요 관광목적지 변수들을 확정 및 수집한다. 두 번째, 수집된 관광목적지 변수에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적용하여 

관광도시를 유형화한다. 세 번째, 모바일 통행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중심성 지표를 계산한다. 네 번째, 앞서 구축

한 관광중심성 지표와 관광목적지 변수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광중심성 변화를 분석한다.

Figure 1. Overall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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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별�주요�관광목적지�변수�구축

관광목적지(Tourism destination)는 관광객이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대상지 혹은 공간을 의미한다(Hall, 1998).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인기 관광지” 분석기능을 활용해 도시별 주요 관광목적지 변수를 

구축하였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는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식음료 분야를 제외한 인기 검색 

목적지 순위와 검색량 등을 제공하고 있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관광과는 관련없

다고 판단되는 목적지인 모텔, 호텔, 기타쇼핑시설 등의 숙박, 상업 관련 목적지는 모두 변수에서 제외하였으며, 백

화점, 쇼핑몰과 같은 대형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상업시설 변수로 통합하였다. 또한, 공예체험 및 농업어업체험 등 여

러 유형으로 소분류되는 변수 역시 체험힐링 등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였다. 

Table 1. An example dataset of navigation destination data

Sequence Name of destination Type of destination # of searching

1 Namsan Urban park 83,797
2 The Hyundai Commercial facilities 76,255

3 Yeouido hangang park Natural scenery 59,124

4 Lotte world Theme park 56,388
5 Seoul forest Urban park 53,706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구축한 변수는 Table 2와 같다. 변수 구축의 시간적 범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인 

2019년으로 하였으며, 변수 구축의 시간적 범위는 전국 시군구, 변수의 단위는 % 단위로 구축하였다.

Table 2. The tourism destinations 

Sequence Destination

1 Other cultural attractions

2 Experience and healing
3 Commercial facilities

4 Tourist facilities

5 Urban park
6 Leisure sports

7 Local market

8 A historical site
9 Natural scenery (mountain, park)

10 Natural scenery (river, ocean)

11 A religious sanctuary
12 Theme park

3. 관광도시�유형화

관광도시의 유형화는 도시별 주요 관광목적지 변수의 유사성·동질성에 의해 수행된다. 예를 들어, Table 2에 구

축된 12개의 관광목적지 변수 비율(목적지 검색량)이 유사한 시군구는 해당 단계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군집될 것이

다. 이를 위해 구축된 도시별 주요 관광목적지 변수에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적용하였다. 도시를 유형화하기 위해 

여러 변수에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적용하는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에(Kim et al., 2008; 

Song and Jang, 2010; Lee and Kang, 2009; Jeong et al., 2023), 도시를 유형화하는 데 있어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

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하였다.

도시 유형화에 있어 요인분석을 적용하는 것은 변수의 공통된 성질에 따라 소수의 공통인자를 도출하여 유형 구

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Son, 2004).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기법으로 주성분분석(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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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분석을 통해 몇 개의 공통인자를 도출한 후에는 각 공통인자에 대한 인자득점을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수행

하여 관광도시의 유형을 n개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도시의 유형 구분을 위한 군집분석 기법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활용했다. K-means 클러스터링은 Equation 1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며, 분석 데이터의 

군집 내 유사성은 최대화하며 군집 간 유사성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적 군집을 형성한다(MacQueen, 1967; 

Ankerst, 1999).

  ∪ ⋯∪∩ ∅


 




  



║
║



 (1)

관광도시 유형화를 위한 주성분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변수에 대한 Bartlett’s test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주성분분석의 수행을 위한 변수의 선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분석 결과 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공통요인 내에서 변수가 갖는 중요도가 높아진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계수의 절대값 크기는 

관련 연구에서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절대값이 0.4 이상의 변수인 경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Table 3. Factor loadings by PCA

Sequence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7 Factor8 Factor9

Other cultural 
attractions

0.356 -0.247 0.077 0.009 0.090 0.424 0.041 0.297 0.586 

Experience and 
healing

0.423 0.086 0.019 -0.045 0.065 -0.078 -0.216 0.146 0.073 

Commercial 
facilities

-0.414 -0.016 -0.365 -0.322 -0.359 0.251 0.101 -0.208 0.159 

Tourist facilities -0.258 0.243 -0.065 -0.192 0.561 -0.038 -0.577 -0.006 -0.039 

Urban park -0.191 0.050 0.371 0.639 0.104 0.044 0.073 -0.509 0.207 
Leisure sports 0.157 0.534 0.255 -0.066 -0.412 -0.412 0.126 0.162 0.017 

Local market -0.272 -0.387 -0.067 0.435 -0.103 -0.294 -0.197 0.540 -0.115 

A historical site 0.161 0.053 -0.454 0.052 0.477 -0.437 0.475 -0.092 0.190 
Natural scenery 
(mountain, park)

0.396 0.125 -0.053 0.097 -0.126 0.066 -0.431 -0.294 -0.026 

Natural scenery 
(river, ocean)

0.124 -0.475 0.487 -0.393 0.175 -0.117 0.174 -0.181 -0.354 

A religious 
sanctuary

0.313 -0.006 -0.380 0.294 -0.036 0.308 0.102 -0.060 -0.601 

Theme park -0.157 0.437 0.243 0.044 0.280 0.434 0.309 0.372 -0.210 

주성분분석의 결과로 Cumulative proportion이 0.85 이상인 9개의 공통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6개의 공통

요인은 전체 변수에 대해 88.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인자는 체험힐링과 상업시설 위주의 관광

도시를 나타내며, 제2인자는 레저스포츠, 하천 및 해양 자연경관, 테마공원 위주의 관광도시를 나타내고, 제3인자는 

역사유적과 하천 및 해양 자연경관 위주의 관광도시를 나타낸다. 제4인자는 도시공원과 시장 위주의 관광도시를 나

타내며, 제5인자는 관광시설과 레저스포츠, 역사유적 위주의 관광도시를 나타내고, 제6인자는 기타문화관광, 레저

스포츠, 역사유적, 테마공원 위주의 관광도시를 나타낸다. 제7인자는 관광시설, 역사유적, 산 및 공원 자연경관 위주

의 관광도시를 나타내며, 제8인자는 도시공원과 시장 위주의 관광도시를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제9인자는 기타문

화관광과 종교성지 위주의 관광도시를 나타낸다.

주성분분석을 통해 인자를 도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각 도시에 대한 인자별 인자득점 값을 계산한 뒤, 인자별 인자

득점 값을 변수로 하여 K-means 클러스터링을 적용, 전국 250개 시군구를 유형화했다. 군집분석 이전 적절한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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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를 찾기 위해 최적 군집 개수를 결정하는 Graphic 방법론인 Hubert index를 확인하였으며, 군집 수가 6개일 때

부터 index 값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군집 개수는 6개로 결정하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

행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전국 250개 시군구를 유형화한 결과는 Table 4, Figure 2와 같다. 1번 군집은 제6인자와 제9인

자의 평균값이 타 인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자득점 값이 매우 높지는 않았다. 이는 1번 군집 내 도시의 

다양한 관광요소로 인해 사람들이 어느 한 관광요소에만 집중하여 방문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군집은 종합형 관광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2번 군집은 제2인자, 제4인자, 제5인자의 평균값이 타 인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번 군집과 마찬가지로 인자득점 값이 매우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번 군

집 역시 1번 군집과 같은 사유로 인해 종합형 관광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3번 군집은 제2인자의 평균 인자득점 값이 타 인자에 비해 매우 높았다. 주로 레저스포츠, 하천 자연경관, 테마파

크 등을 주력 관광요소로 하는 도시가 대부분이였으며, 해당 군집은 수상레저 및 테마형 관광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4번 군집은 제1인자의 평균 인자득점 값이 타 인자에 비해 매우 높았다. 주로 체험과 힐링을 주력 관광요소로 하

는 도시가 대부분이었으며, 해당 군집은 기타 자연경관형 관광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5번 군집은 제4인자와 제8인

자의 평균 인자득점 값이 타 인자에 비해 매우 높았다. 주로 시장 등을 주력 관광요소로 하는 도시가 대부분이었으

며, 해당 군집은 장터형 관광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6번 군집은 제3인자와 제5인자의 평균 인자득점 값이 타 인자에 

비해 매우 높았다. 주로 해양 자연경관과 역사유적, 관광시설, 레저스포츠 등을 주력 관광요소로 하는 도시가 대부

분이었으며, 해당 군집은 해양형 관광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Table 4. The factor score by the city types clustered

Type Sequence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7 Factor8 Factor9

Multi-
purpose

City type 1 -24.942 3.741 -15.958 -11.055 -10.101 8.873 -2.827 -5.155 6.818 
City type 2 -5.880 8.786 3.745 9.342 9.933 -5.099 -6.347 0.450 1.003 

Tour- 
oriented

City type 3 8.547 24.283 9.969 -0.419 -9.274 -14.815 -2.668 6.468 0.504 

City type 4 17.859 2.846 0.482 4.854 4.816 4.001 -6.273 4.926 3.436 
City type 5 -19.477 -14.251 -4.925 19.321 -2.611 -8.913 -12.438 18.659 -2.725 

City type 6 6.655 -16.980 19.282 -10.145 10.594 -5.840 0.523 -1.498 -10.353 

Figure 2. City types by tour destination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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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중심성�변화�분석

본 연구에서는 관광중심성을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로 ㈜SK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통행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

당 데이터는 시군구 간 성별, 연령별 통행량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시설, 고용 등의 사회경제적 지

표에 따라 출도착지(시군구) 유형을 1) 상업지역, 2) 관광지, 3) 대형아울렛, 4) 사무지역, 5) 레저/스포츠시설, 6) 주

거지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관광중심성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체 통행 중 도착지가 “관광지”인 통행만을 도출하였으며, 데이터

의 시간적 범위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1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8월 16일부터 8월 22

일,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의 데이터는 지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차등 적용되는 기간으로, 동일 조

건에서의 분석을 위해 해당 기간의 데이터는 제외하였다(KRIHS, 2023).

본 연구에서는 관광중심성 계산을 위해 여러 가지 중심성 분석 기법 중 페이지랭크(Pagerank) 분석 기법을 활용

하였다(Brin and Page, 1998). 페이지랭크 분석은 연도별 중심성을 비교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되며(Sim et al., 

2022), 네트워크에서 특정 시군구가 관광통행량을 유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지닌다

(Kim et al., 2021; Ha and Lee, 2016). 전체 시군구 통행네트워크에서 A 시군구의 페이지랭크는 Equation 2와 같

이 계산되며, PR(A)는 A 시군구의 페이지랭크를 나타내며, d는 damping factor로, 일반적으로 0.85로 설정한다(Brin 

and Page, 1998). C(Tn)은 Tn 시군구에 연결된 모든 링크의 수를 나타내며, N은 모든 시군구의 수를 의미한다.

 







⋯
 

 
  (2)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대비 이후의 관광중심성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관광도시 유형별 평균 관광중심성 변화 추이를 계산하

여, 어떠한 관광도시 유형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

라 관광중심성 변화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10개 도시를 선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어떠한 관광 요소가 관광중심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다. 

상관관계 분석에 투입되는 관광중심성 변수와 도시 내 관광 요소 변수 모두 비율척도이지만, 관광중심성 변수값이 

매우 낮기 때문에 순위척도 형태 상관관계를 도출 가능한 켄달-타우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켄탈-타우 상관

관계 분석에서의 상관계수는 Equation 3을 통해 계산되며, C는 Concordant Pair1)의 수, D는 Concordant Pair가 

아닌 수를 나타낸다. 

 



 (3)

유형별 관광중심성 변화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종합형 관광도시 유형에 해당하는 1번 군집의 경우 

관광중심성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번 군집의 경우 관광중심성은 1, 2단

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소폭 증가하였으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에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번 군집의 경우 관광중심성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증가하였으며, 단계가 증가할수록 관광중심성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번 군집의 경우 관광중심성은 1,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소폭 증가하였

으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에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번 군집의 경우 관광중심성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번 군집의 경우 관광중심성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

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Concordant Pair는�개별�변수의�비교�대상의�상하�관계가�같은�경우를�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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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1번 군집에 해당하는 도시들의 

관광중심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번 군집에 해당하는 도시들이 서울시 중구, 강남구, 부산시 해운

대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해당 도시 유형의 관광중심

성을 감소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3번 군집에 해당하는 도시들의 관광중심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3번 군집에 해당하는 도시들의 관광적 특성 때문일 수도 있으나, 지리적 특성 때문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3번 군

집에 해당하는 수상레저 및 테마파크형 도시는 대부분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

해 장거리·장시간 여행보다는 단거리·단시간 근교 여행으로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해당 관광도시 유형의 

관광중심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3번 군집의 분석결과와는 반대로 6번 군집의 경우에는 군집 내 도시들의 관광중심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번 군집에 해당하는 도시들이 지리적으로 통행이 많이 발생하는 대도시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5. Centrality values by the city types clustered

Sequence Social distancing phase 1 Social distancing phase 2 Social distancing phase 3

City type 1 -0.00012 -0.00019 -0.00002 

City type 2 0.00003 0.00000 -0.00005 
City type 3 0.00004 0.00022 0.00033 

City type 4 0.00004 0.00009 -0.00005 

City type 5 0.00009 0.00007 0.00004 
City type 6 -0.00003 -0.00013 -0.00014 

Table 6, Table 7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관광중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10개의 도시를 분석한 것이

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관광중심성이 가장 크게 감소한 10개의 도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서

울시 송파구,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춘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충청남도 보령시, 경기도 광명시, 경

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주시 순이었으며, 관광중심성이 가장 크게 증가한 10개 도시는 서울시 강남구, 부산시 해운

대구, 부산시 서구, 경상남도 거제시, 강원도 강릉시, 제주도 제주시, 강원도 원주시,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북도 정

읍시, 인천시 남동구 순이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관광중심성이 가장 크게 감소한 10개의 도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

구,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강남구, 제주도 서귀포시, 경상북도 경주시,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과천시, 충청남도 공

주시, 부산시 사하구, 전라남도 여수시 순이었으며, 관광중심성이 가장 크게 증가한 10개 도시는 전라북도 정읍시, 

대구시 동구, 전라남도 담양군, 경기도 파주시, 대전시 대덕구,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인제군, 경상

남도 거제시, 경기도 연천군 순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 관광중심성이 가장 크게 감소한 10개의 도시는 서울시 송파구, 제주도 서귀포

시, 제주도 제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전라남도 여수시, 경기도 과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서

울시 강남구, 인천시 중구 순이었으며, 관광중심성이 가장 크게 증가한 10개 도시는 전라북도 정읍시, 대구시 동구, 

전라남도 담양군, 인천시 남동구, 대전시 대덕구, 경기도 파주시, 부산시 서구,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원주시, 강릉

시 순이었다.

해당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과천시, 경

상북도 경주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관광중심성의 크게 감소하는 도시의 특징은 대형 테마파크(에버랜드, 롯

데월드 등)가 위치한 도시라는 점이었다. 두 번째, 서울시 강남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관광중심성이 가장 

크게 증가한 도시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 3단계에서는 관광중심성이 가장 크게 감소한 도시로 나타났다. 세 번

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남도 여주시 등 지방 유명 관광도

시들의 관광중심성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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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op 10 city decreasing tourism centr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hase of social distancing

Sequence
Social distancing phase 1 Social distancing phase 2 Social distancing phase 3

City 
name

Change in 
factor

City
type

City 
name

Change 
in factor

City
type

City 
name

Change 
in factor

City
type

1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0.006 3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0.007 3 Songpa-gu, 
Seoul-si

-0.009 1

2 Songpa-gu, 
Seoul-si

-0.003 1 Songpa-gu, 
Seoul-si

-0.005 1 Seogwipo-si,
Jeju-do

-0.009 4

3 Hongcheon-gun, 
Gangwon-do

-0.003 3 Gangnam-gu,
Seoul-si

-0.004 1 Jeju-si,
Jeju-do

-0.007 6

4 Jeongseon-gun,
Gangwon-do

-0.002 4 Seogwipo-si,
Jeju-do

-0.003 4 Gyeongju-si,
Gyeongsangbuk-do

-0.004 2

5 Chuncheon-si,
Gangwon-do

-0.002 3 Gyeongju-si,
Gyeongsangbuk-do

-0.003 2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0.004 3

6 Yeosu-si,
Jeollanam-do

-0.002 2 Jongno-gu,
Seoul-si

-0.002 2 Yeosu-si,
Jeollanam-do

-0.003 2

7 Boryeong-si,
Chungcheongnam-do

-0.002 6 Gwacheon-si,
Gyeonggi-do

-0.002 2 Gwacheon-si,
Gyeonggi-do

-0.002 2

8 Gwangmyeong-si,
Gyeonggi-do

-0.001 3 Gongju-si,
Chungcheongnam-do

-0.001 4 Suncheon-si,
Jeollanam-do

-0.002 4

9 Gwacheon-si,
Gyeonggi-do

-0.001 2 Saha-gu,
Busan-si

-0.001 6 Gangnam-gu,
Seoul-si

-0.002 1

10 Gwangju-si,
Gyeonggi-do

-0.001 3 Yeosu-si,
Jeollanam-do

-0.001 2 Jung-gu,
Incheon-si

-0.002 6

Table 7. Top 10 city increasing tourism centr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hase of social distancing

Sequence
Social distancing phase 1 Social distancing phase 2 Social distancing phase 3

City
name

Change 
in factor

City
type

City
name

Change 
in factor

City
type

City
name

Change 
in factor

City
type

1 Gangnam-gu,
Seoul-si

0.005 1 Jeongeup-si,
Jeollabuk-do

0.003 4 Jeongeup-si,
Jeollabuk-do

0.005 4

2 Haeundae-gu,
Busan-si

0.004 1 Dong-gu,
Daegu-si

0.003 1 Dong-gu,
Daegu-si

0.005 1

3 Seo-gu,
Busan-si

0.003 6 Damyang-gun,
Jeollanam-do

0.002 4 Damyang-gun,
Jeollanam-do

0.004 4

4 Geoje-si,
Gyeongsangnam-do

0.002 6 Paju-si,
Gyeonggi-do

0.002 1 Namdong-gu,
Incheon-si

0.004 5

5 Gangneung-si,
Gangwon-do

0.002 6 Daedeok-gu,
Daejeon-si

0.002 5 Daedeok-gu,
Daejeon-si

0.004 5

6 Jeju-si,
Jeju-do

0.002 6 Hwaseong-si,
Gyeonggi-do

0.002 2 Paju-si,
Gyeonggi-do

0.004 1

7 Wonju-si,
Gangwon-do

0.002 3 Wonju-si,
Gangwon-do

0.002 3 Seo-gu,
Busan-si

0.003 6

8 Damyang-gun,
Jeollanam-do

0.002 4 Inje-gun,
Gangwon-do

0.002 4 Hwaseong-si,
Gyeonggi-do

0.003 2

9 Jeongeup-si,
Jeollabuk-do

0.002 4 Geoje-si,
Gyeongsangnam-do

0.001 6 Wonju-si,
Gangwon-do

0.003 3

10 Namdong-gu,
Incheon-si

0.002 5 Yeoncheon-gun,
Gyeonggi-do

0.001 4 Gangneung-si,
Gangwon-do

0.002 6

Table 8은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에 따른 관광중심성 감소율과 도시별 관광 요소 비율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기타문화관광 요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3단계에서 도시 내 해당 관광 요소의 비

율이 높을수록 관광중심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힐링형 관광 요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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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도시 내 해당 관광 요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관광중심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형 관광 요

소의 경우, 도시 내 해당 관광 요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관광중심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스포츠형 관광 

요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에서 도시 내 해당 관광 요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관광중심성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관광 요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에서 도시 내 해당 관광 요소의 비율

이 높을수록 관광중심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유적형 관광 요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

계에서 도시 내 해당 관광 요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관광중심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 및 공원 자연경관형 

관광 요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에서 도시 내 해당 관광 요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관광중심성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및 해당형 관광 요소의 경우 도시 내 해당 관광 요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관광중심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성지형 관광 요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도시 내 해당 관광 요소의 비

율이 높을수록 관광중심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공원형 관광 요소의 경우, 도시 내 해당 관광 요소의 비

율이 높을수록 관광중심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업시설과 시장, 테마공원은 도시 내에서 관광 요소로써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오히려 관광중심성을 증가시키는 관광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상업시설과 시장 등은 관광목적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놀이공원 등이 포함된 테마공원 요소는 인근에 백화점, 쇼핑몰 등 상업시설 요소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중심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체험힐링형 관광 요소와 레저스포츠형 관광 요소, 

산 및 공원 자연경관형 관광 요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관광중심성을 감소시키는 관광 요소인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rate of decrease in tourism centrality by social distancing phase and the rate of 

individual tourism factors in the city

Sequence Social distancing phase 1 Social distancing phase 2 Social distancing phase 3

Other cultural attractions 0.130** 0.063 0.14***
Experience and healing 0.070 0.165** 0.202***

Commercial facilities -0.100* -0.148** -0.18***

Tourist facilities -0.032 -0.052 -0.027
Urban park -0.028 -0.035 -0.059

Leisure sports 0.021 0.085* 0.124**

Local market -0.013 -0.091* -0.109*
A historical site 0.107* 0.096* 0.058

Natural scenery (mountain, park) 0.046 0.112* 0.168***

Natural scenery (river, ocean) 0.186*** 0.112* 0.099*
A religious sanctuary 0.130** 0.041 0.048

Theme park -0.102* -0.113** -0.11*

토론�및�결론

본 연구는 내비게이션 목적지 기반의 도시별 관광 요소 데이터와 모바일 통행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이후의 관광중심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각도에서 관광중심성 변화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도시별 관광 요소 데이터에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적용

하여 전국 250개 시군구를 6개의 관광도시로 유형화하였으며, 각 관광도시 유헝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이후의 

페이지랭크 관광중심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 페이지랭크 관광중심성 변화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상위 10

개 시군구를 도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로, 어떠한 관광 요소가 사회적 거

리두기 이후 관광중심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페이지랭크 관광중심성 지수와 도시별 관광 요소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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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 시행시 종합형 관광도시의 관광중심성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와 3단계 시행시 수상레저 및 테마파크형 관광도시의 관광중심성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

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반경이 감소하며 대도시권 인근으로 관광통행이 몰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시행시 해양형 관광도시의 관광중심성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해당 도시들의 지리적 위치 자체가 대도시권과 떨어져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하는 단거리·단

시간 통행으로의 관광 패러다임 변화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막론하

고, 대형 놀이공원 등이 입지한 도시(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과천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들

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광중심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해진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

여 활동하는 테마파크 시설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 번째, 상업

시설, 시장, 테마공원 등은 해당 관광 요소의 비중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시 관광중심성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관광 요소들이 관광목적이 아닌 일상적 목적으로도 방문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여섯 번째, 체험힐링, 레저스포츠, 자연경관 등은 해당 관광 요소의 비중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시 

관광중심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관광 요소들이 도시를 방문하게 하는 주력 요인이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별 관광통행행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학술적 의의가 

존재하며, 분석 결과를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적용시 지역별 관광전략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정책적 의의가 존재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바일 통행데이터의 관광통행량은 도시의 사회경제지표를 기반으로 통행목적을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관광통행량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추정된 목적통행량

과 실제 목적통행량 간의 검증을 통한 신뢰도 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시별 관광 요소 데이

터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개의 관광 요소를 하나의 관광 요소로 취합하여 구축하였다(예 : 백화점 + 쇼핑몰 = 

상업시설, 웰니스관광 + 농어촌체험관광 + 데이트코스 = 체험힐링 등).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미시적인 관광 요소 

데이터 구축을 통해 관광중심성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초기에 해당한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델타

변이 출현 등 COVID-19의 감염 형태와 방역 정책의 대격변이 발생함에 따라, 2021년, 2022년의 관광통행행태는 

2020년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까지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관광

통행행태 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내 관광 특성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광중심

성 변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도시 또는 도시권을 중심으로 관광 특성에 

초점을 맞춘 관광중심성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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