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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지상파방송(DTV,DMB) 수신율 조사검증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DTV 방송 서비스는 2000년 9월부터의 시험 방송을 마친 후 수도권 
2001년, 광역시 2004년, 도청소재지 2005년 등의 단계를 거쳐 2006년부터는 
시·군 전 지역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2013년에는 궁극적으로는 
완전 디지털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DTV 방송 커버리지(방송권역) 측면에서 보면 2008년 12월 기준 전국 
86.6%의 방송권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는 현재의 아날로그방송
권역 수준인 96%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순조로운 디지털 전환
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 수신율 목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
으로 평가,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방송 수신율 평가는 방송사 송신시설 측면에서의 방송 커버리지를 
기준으로 측정되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송신기로부터 제공되는 단순전계
강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수신자(수신가구)가 체감하는 방송 수신율과는 
차이가 있다. 즉, 방송사 송신 측면에서의 방송 커버리지를 측정한 후 가구 수 
기준으로 환산하여 방송 수신율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수신자(수신
가구)가 체감하는 방송 수신율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측정지점 수의 한계 및 측정환경에 따른 측정오차 발생 등으로 인한 신
뢰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전계강도 실측에는 막대한 인적·경제적 재
원 투입이 필요해 미래의 녹색성장 트렌드와 역행하고, 다양한 방송환경 변
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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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과정 뿐 아니라 새로운 신규 지상파 방송서비스 
도입 또는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송 수신율 변화를 실시간으로 예측함으로써 
우수한 방송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 수신율 조사검증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 방송 수신율 조사검증시스템 구현방안을 연구함으로써 
2013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국적인 수신율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방송 서비스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방식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구 수 기반 방송 
수신율 산정방안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기설치 운용중인 주파수
자원분석시스템에 모의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송 수신율 조
사 검증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경기도 의왕시
수신율 100%???

 [그림 요약 1]  방송수신율 표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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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구 수 기반 방송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 연구 목표 및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목표 

 방송사의 TV, DTV 방송 수신율 조사방법 분석
 전국 가구 수 통계(DB) 자료 확보 방안 수립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구 수 기반 지상파 방송수신율 통계 방안 확보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SMIs) 접목을 통한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 구축 방안 

도출

(2) 연구 내용

 방송사 등의 TV, DTV 방송 수신율 조사방법 분석
    - 정부 및 방송사의 방송수신율 조사방법 연구
    - 실측 데이터 또는 표시 데이터 입수
    - 기존 수신율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전국 가구 수 통계(DB) 조사
    -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보된 가구 수 통계(DB) 비교
    - 가구 수기반 수신율 산정시스템에 적합한 가구 수 통계 DB 연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구 수 기반 지상파 방송수신율 통계 확보 방안 
    - 통계청 총가구 데이터 활용하는 방법
    - 위성영상으로 가구 수 추출하는 방법
    - 새길 주소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 통합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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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SMIs)에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가구기반 모폴로지 구축방안 연구
    - 가구 수기반 모폴로지 구축방안들의 장단점 비교

 시스템 모의운영 결과분석 및 보완
    - 지상파 수신율 조사
    - 기구수 기반 지상파방송 수신율 조사검증시스템 개요도
    - 방송수신 가구 수 생성 방법 및 절차
    - 방송수신율 시뮬레이션
    -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반 방안 연구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러 기관 등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신율 관련 데이터를 입수하고, 
가구 수 DB, NGIS, 토지피복도,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들을 도출한다.

 아울러 샘플 지역에 대한 모의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방식들의 유용성을 검증
한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파연구소, 유관기관, 관련업체 및 대학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 방송 수신율조사 검증시스템 연구협력반’을 구성, 운영한다.

 정기적인 연구협력팀 회의 및 workshop 등을 통하여 수행된 연구결과를 
검증, 공유하고 시스템의 기술적, 기능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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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1)지상파방송 수신율 평가기준 연구

(1) ATSC DTV 송수신 기술규격 연구
    - 시스템 잡음 및 이득 한계 기준 
    - 수신 전계강도 규격 
(2) 수신환경 측정 방법 권고안 
    - FCC 권고 측정기준 
    - ATSC 권고안 전계 측정 기준 및 방법 
(3) 우리나라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및 계산 기준 
(4) 우리나라 DTV 방송수신율 조사 및 평가 기준 연구 

2) 우리나라 지상파방송수신율 조사방법 분석

(1) 방송사의 수신율 조사 방법 및 결과 연구
(2) CRMO 의 수신율 조사 방법 및 측정 결과 연구

<표 요약 1> 모의평가지역에 대한 수신율

 

구  분

KBS주) CRMO 

측정
지점수

수신율(%)
KBS1/KBS2

측정
지점수

수신율(%)
KBS1/KBS2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 100%/100% 7 100%/100%

월드컵경기장주변 2 100%/100% 0 100%/100%

서울  중구 을지로  2 100%/100% 2 100%/100%

인천남동구남동공단 27 100%/100% 21 100%/100%

경기도가평읍 47 44.6%/40.4% 35 48.6%/42.9%

(3) 기존 수신율 조사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시청자들이 거주하는 주거환경/분포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방송수신율 

통계의 신뢰성 저하
    - 실측 지점수의 한계에 따른 통계 신뢰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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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율 산정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발생과 실시간 분석 불가능
(4)  개선 및 연구방향 도출 
    - 신뢰성이 확보된 방송 수신가구 수 산정방안 연구
    - SMIs에 적용 가능한 가구 수 통계 DB 의 가공방법 연구
    - SMIs 시스템을 활용한 지상파방송 수신율조사검증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3) 방송수신율 산정을 위한 가구 수 통계방안

(1) 가구 수 관련통계 현황 및 유용성 분석
(2) 효율적인 가구 수 추출방안 연구

4) SMIs를 활용한 수신율 조사검증시스템 구축방안

(1) 가구 수 기반 모폴로지 구축방안 연구
(2) 가구 수 기반 모폴로지 구축방안 특성비교

5) 가구수기반 수신율분석시스템 모의운영 및 결과분석

(1) 모의 시스템 구성 및 운영
    - 총 4개 유형 5개 지역에 대하여 수신율 분석

  <표 요약 2> 지상파 방송 수신율 평가 결과요약

지역 행정구역

면적(㎢)

총가구 

수

KBS조사

수신율

(%)

CRMO

수신율(%)

가구통계

수신율

(%)

방송구역

면적율

(%)

비고

주거밀집지역 5.69 28,177  100  100 99.2 90.5 개포동

빌딩밀집지역 1.03 1,163  100  100 73.6 68.3 명동

공단 지역 27.85 13,275  100  100 89 93.8 남동공단

공원체육시설 13.03 38,265  100  100 99.8 96.7 상암동

교외지역 145.01 5,804  44.6 48.6 56.8 28.5 가평읍

교외지역 81.67 4,507 - - 76.7 34.1 울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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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요약 2]  수신율 분석시스템 개념도 

(2) 주거형태 및 지역별 모의시스템 운영결과 분석  
    - 주거밀집지역(서울 개포동), 빌딩밀집지역, 공단지역, 공원체육시설지역, 

교외지역 등에 대한 주거형태별 총 6개 지역에 대한 모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는 <표 요약 2>와 같다. 

    - 각 지역별로 방송구역 면적율 기준 수신율과 가구 수 기반 통계율은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가구 수 기반일 경우 통계상의 정확도를 지님을 
의미한다.

     - 주거형태별로 보면 교외지역일 경우 두 방식에 따른 수신율 오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 가구 수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위주로 통계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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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기존의 방송구역에 의한 수신율 산정은 그 지역 측정 대푯값

(CRMO 측정값)으로 보정하여야하며, 더욱 정확한 가구 수 기반 수신율 
확보를 위해서는 교외지역, 공단지역 등 가구 수가 산재해있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계산 모델을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수신율 산정의 신뢰도를 더욱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향후 개선방향  
    - 주거밀집지역 등에 대한 가구 수 기반 수신율 조사검증시스템의 유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만약 기존의 방송구역에 의한 수신율 산정 시 그 지역 측정 대푯값을

CRMO 측정값으로 보정한다면 더욱 정확한 가구 수 기반 수신율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 또한 비주거지역이 많은 교외지역, 공단지역 등 가구 수가 산재해있는 지역
(도심의 산, 공원, 체육시설, 교외지역의 산악지형)에 대하여는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가구통계를 보정하여 사용한다면 더욱 정확하고
신뢰도가 향상된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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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1) 연구배경 : 지상파방송 환경변화 대응

최근 방송기술 및 방송서비스 고도화 추세에 따라 원하는 방송서비스를 실시간으
로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상파 방송서비스 및 시스템이 개발, 보급되
고 있으며, 미래의 디지털방송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 단계로 DTV 및 
DMB 방송 시스템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7년 11월 미국 ATSC 방식을 국가표준 DTV 방식으로 선정한 
이후 ‘98년에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계획 조사보고서’에 의거해서 세부전환
계획 시안을 결정하였고, 2000년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
환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DTV 전환 추진일정을 확정하였으며, ｢지상파 텔레비
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년 말까
지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하고 전면적인 디지털 TV 방송을 서비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DTV 방송 서비스는 2000년 9월부터의 시험 방송을 마친 후 수도권 
2001년, 광역시 2004년, 도청소재지 2005년 등의 단계를 거쳐 2006년부터는 
시·군 전 지역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2013년에는 궁극적으로는 완전 
디지털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DTV 방송 커버리지(Broadcasting Coverage, 방송권역) 측면에서 보면 2008년 
12월 기준 전국 86.6%의 방송권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는 현재의 아
날로그방송권역 수준인 96%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BS 1TV 기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표기)의 추진전략은 대국민 
인식확산(2009년), 아날로그 TV방송의 시험 종료(2010년), 디지털 전환 실행 본
격화(2011∼2012년), 후속조치(2013년)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충북 단양군과 경북 울진군, 전남 강진군(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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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2011년) 등 4개 지역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운영지역으로 
선정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럽권의 경우, 93년에 구성된 DVB 그룹에서 범 유럽 표준으로 COFDM 전송방식을 
활용한 DVB-T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 상용화를 완료하였으며, 미주지역 등에서는 
ATSC 방식을 사용한 디지털 방송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디지털 전환의 순조로운 이행과 양질의 화상 정보 제공이 가능한 DTV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사항은 시
청자들의 방송 수신권 확보이다. 

즉, 시청자들은 우수한 성능의 수신기를 확보하여야 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전파 방해 환경 속에서도 필요 규격 이상의 방송 수신환경을 방송서비스 
제공자(방송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송신시설의 확충과 
디지털 전환 시의 방송 수신율 목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방송 수신율 평가는 방송사 송신시설 측면에서의 방송 커버리지 
(Broadcasting Coverage)를 기준으로 측정되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송신기로부터 
제공되는 단순전계강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수신자(수신가구)가 체감하는 방송 
수신율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해당지역의 방송서비스 권역 평가를 위해 전수 조사 
형태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측정지점 수의 한계 및 측정환경에 
따른 측정오차 발생 등으로 인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아울러 전계강도 
실측에는 막대한 인적·경제적 재원 투입이 필요해 미래의 녹색성장 트렌드와 역행
하고, 전계강도 측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양한 방송환경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과정 뿐 아니라 새로운 신규 지상파 방송서비스  
도입 또는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송 수신율 변화를 실시간으로 예측함으로써 
우수한 방송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 수신율 조사검증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DMB 의 경우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방송품질 평가
방식은 DTV 와 유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국 방송서비스인 DTV를 기준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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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 방송 수신율 조사검증시스템 구현방안을 연구함으로써 
2013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국적인 수신율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방송 서비스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미래의 첨단 
방송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방송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이미 디지털 방송 환경으로 
전환하였거나 급속히 전환 중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주요 파라미터인 방송 커버리지 
및 방송 수신율 현황 파악을 위해 각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송전파 분석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디지털전환특별법에 의거, 2012년 말까지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되고 완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정부 및 
방송사를 중심으로 디지털 방송 커버리지 및 수신율 조사 측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방송 전환에 필요한 방송 커버리지 및 방송 수신율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를 중심으로 방송 
전파 등 전파자원 분석을 위한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디지털 방송 품질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 환경의 객관
적 조사 검증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방송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은 이를 위한 
핵심 기반 기술의 하나이다.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은 방송서비스 공급자(방송사) 측면에서의 방송권역과 방송
서비스 수요자(시청자) 측면에서의 방송 수신율로 구분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우리
나라의 경우 방송권역 정보를 가구 수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정부(www.dtv.go.kr) 및 방송사(www.kbs.co.kr)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지역의 수신가능여부를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 정부 및 방송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커버리지 측정 및 
수신율 조사 작업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나 측정 데이터의 평가
방법, 통계화 방법 등에 대한 객관성, 통일성이 미흡하고, 우리나라의 방송 수신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수신율 통계자료
로서의 유용성이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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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송사 송신 측면에서의 방송 커버리지를 측정한 후 가구 수 기준으로 환산
하여 방송 수신율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수신자(수신가구)가 체감하는 방송 
수신율과는 차이가 있다. 

즉, 그림 1에 나타낸 것처럼 특정지역의 샘플 측정값을 대표 값으로 선정하여 
해당지역(시군구, 읍면동 등) 수신율을 산정하므로 상당한 크기의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측정 작업을 위해 상당한 양의 인력, 경비 투입이 필요하고, 
소요시간 또한 길어 지상파방송 환경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방식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구 수 기반 
방송 수신율 산정방안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기설치 운용중인 주파수
자원분석시스템에 모의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송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경기도 의왕시
수신율 100%???

 [그림 1]  방송수신권역 표시 예 (출처:www.d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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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구 수 기반 방송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 연구 목표 및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목표 

◦ 방송사의 TV, DTV 방송 수신율 조사방법 분석
◦ 전국 가구 수 통계(DB) 자료 확보 방안 수립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구 수 기반 지상파 방송수신율 통계 방안 확보 
◦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SMIs) 접목을 통한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 구축 방안 

도출

(2) 연구 내용

◦ 방송사 등의 TV, DTV 방송 수신율 조사방법 분석
    - 정부 및 방송사의 방송수신율 조사방법 연구
    - 실측 데이터 또는 표시 데이터 입수
    - 기존 수신율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전국 가구 수 통계(DB) 조사
    -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보된 가구 수 통계(DB) 비교
    - 가구 수기반 수신율 산정시스템에 적합한 가구 수 통계 DB 연구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구 수 기반 지상파 방송수신율 통계 확보 방안 
    - 통계청 총가구 데이터 활용하는 방법
    - 위성영상으로 가구 수 추출하는 방법
    - 새길 주소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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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SMIs)에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가구기반 모폴로지 구축방안 연구
    - 가구 수기반 모폴로지 구축방안들의 장단점 비교

◦ 시스템 모의운영 결과분석 및 보완
    - 지상파 수신율 조사
    - 기구수 기반 지상파방송 수신율 조사검증시스템 개요도
    - 방송수신 가구 수 생성 방법 및 절차
    - 방송수신율 시뮬레이션
    -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반 방안 연구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러 기관 등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신율 관련 데이터를 입수하고, 
가구 수 DB, NGIS, 토지피복도,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수
행하며, 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
한다. 아울러 샘플 지역에 대한 모의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방식들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하며, 이를 위한 추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파연구소, 유관기관, 관련업체 및 대학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 방송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 연구협력반’을 구성, 운영한다.

◦ 정기적인 연구협력팀 회의 및 workshop 등을 통하여 수행된 연구결과를 
검증, 공유하고 시스템의 기술적, 기능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효율적인 과제진행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그림 2]에는 본 연구과제의 추진체계를 도시하였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협력반 구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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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기관별 업무분담 및 추진체계

  <표 1> 연구협력팀 구성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업무 분야
반원 전파연구소 사무관 이 용 직
반원 전파연구소 연구사 표 유 선
반원 오픈베이스 수 석 노 일 래 분석시스템
반원 지오메니아 상 무 이 화 춘 GIS
반원 ETRI 팀 장 박 지 상 3D 전파분석
반장 안양대학교 교 수 권 원 현
합계 총     :    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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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추진경과

     - 2009.1 ~  4. 30      과제 제안 및  협약
     - 2009. 5. 15           연구 협력팀 kick-off 미팅 
     - 2009. 7. 3           연구 협력팀 2차 회의
     - 2009. 7. 30          과제 중간결과 보고
     - 2009. 8. 27           연구 협력팀 3차 회의
     - 2009. 8. 27           연구협력팀 재구성 등 연구계획변경 
     - 2009. 9. 18           연구협력팀 Workshop 
     - 2009.10.29           과제최종보고서 검토 (협력반 4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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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상파방송 수신율 평가기준 

1. ATSC DTV 송수신 기술규격

1) 시스템 잡음 및 이득 한계 기준 

본 절에서는 DTV 수신율 산정에 필요한 ATSC Digital Television 방송 시스템의 
중요 기술 기준 및 규격을 요약하였다. 

표 2는 ATSC DTV 송신시스템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각종 잡음 및 이득에 대한 
권고치이다. 수신한계레벨은 수신기 설계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UHF 대역의 
경우에는 상/중/하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어 설계요소들을 정의하고 있어 뒤에서 논의
하는 우리나라 규격과는 차이가 있다. 

 <표 2>  ATSC DTV 시스템 잡음 및 이득 권고치(송신측)

설계요인 변수 Low- VHF High-VHF UHF 비고

기준주파수 f0 69 194 615

다이폴 인수 Kd(dBm) -112 -121 -131 △F보정

열잡음 Nt(dBm) 106.2 106.2 106.2

안테나이득 G(dB) 4 6 10

구내급전선손실 L(dB) 1 2 4

잡음지수 NF(dB) 10 1 7 RG-59

소요 CNR CNR(dB) 15 15 15

수신한계레벨

전계강도
FS(dBm) 28 36 38.5/41/43.1 4.6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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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  log 채널 중심주파수


요구            

  

표 3은 ATSC DTV 시스템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수신단 매개변수 및 설계 
기준에 대한 권고치이다.

 <표 3> ATSC DTV 시스템 설계기준 권고치(수신측)

항목
VHF

UHF
낮은 CH 높은 CH

수신안테나 이득. Gr(dB) 4 6 10

급전선손실, L(dB) 1 2 4

잡음지수, NF(dB) 10 10 7

임계 CNR(dB) 15.2 15.2 15.2

안테나 임계전력, Pma(dBm) -84.0 -85.0 -90.0

수신기 임계전력, pmr(dBm) -81.0 -81.0 -84.0

2) 수신 전계강도 규격

표 4는 ATSC DTV 시스템에 필요한 방송구역 수신전계 강도기준을 나타내었다. 
UHF 방송신호를 기준으로 볼때 DTV 의 경우 기존의 아날로그방송(ATSC)에 비해 
23dB 이상의 요구전계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DTV 방송방식이 아날로그 TV 방식에 비해 SNR 특성이 매우 우수함을 의미
하며, 동일 송신전계강도일 경우 DTV 방송권역이 ATV에 비해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은 한계수신전계레벨의 잡음 의존도가 높은데 비해 DTV는 잡



- 11 -

음 면역성이 뛰어나 한계수신강도 임계점까지 화질 변화가 없이 우수한 수신특성을 
보이며, 임계레벨을 초과할 경우에는 급격히 화질이 떨어지는 현상(cliff-off 효과)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수신측에서 확보되어야 할 요구 수신전계강도는 다음 방식으로 
산정된다.

  - 수신전계강도 Er = ERP - 전파손실(주파수 f, 지연 d)
                             - 시간율,장소율 (t,p)
  -  시간율 ,장소율 (t,p)에 의한 편차 : 6 ~ 12 dB

 <표 4>  ATSC DTV 요구 수신전계 강도

  미국 FCC 기준                                      단위 : dBμV/m

채널

아날로그 [dBμV/m]
디지털

(50,50)

NTSC-DTV

차이
주요도시

(90,90)

A등급

(70,90)

B등급

(50,50)

2~6 74 68 47 28 △19

7~13 77 71 56 36 △20

14~69 80 74 64 38.5/41/43.1 △23

우리나라 기준(방통위 고시 제2008-17 참조)           단위 : dBμV/m

채널 고잡음지역 중잡음지역 저잡음지역 디지털TV 차이

Low-VHF

74

28 △26

High-VHF 68 54 36 △18

UHF 70 4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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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환경 측정 방법 권고안 

본 절에서는 DTV 수신전파를 효율적으로 측정, 평가하기 한 관련 기준 및 방법
들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서술한다.

 1) FCC 권고 측정기준

FCC 에서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송시스템의 일반적인 전계강도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www.fcc.gov 에 수록되어 있는 기술 기준명은 FCC  CFR 47  
§73.686 “Field Strength Measurements in  Subpart E -Television Broadcast  
Station”이다. 

본 기준에서 정의하는 전계강도 측정 형태는 사용 목적에 따라 3개 형태로 구분
되며, 각각의 경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Measurement for Propagation Analysis
      -  전파손실, 방송구역 측정 시 사용
      -  16.1 Km (10 miles) 기준점 + 매  3.2 Km (2 mile) 마다 측정

    Field Strength Measurement  for Specific Communities
      - 특정 지역(도시) 전파환경 측정 시 사용
      - 15 개소  < 측정 Points  <  0.1 (P)1/2  ,  P = Population 

    Field Strength Measurement  for  Individual Location 
      -  Test  Location :   5  points  이상  측정 후 평균값 취함
      -  200 kHz  ≤ Measurement  Bandwidth ≤ 1 MHz  
      -  Antenna 높이 : 1층 (6.1 m , 20 ft),  1층 이상 (9.1 m, 30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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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TSC 권고안 전계 측정 기준 및 방법 

ATSC 에서는 ATSC 디지털 방송시스템의 일반적인 전계강도 측정방법을 제시
하고 있으며, 기술 기준명은 ATSC Doc. A/75 "ATSC Recommended Practice : 
Developing DTV Field Test Plans" 이다. (www.atsc.org )

본 기준에서 정의하는 전계강도 측정 형태는 용도에 따라 3 개의 형태로 구분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Measurement   for  Coverage Measurement   : FCC 규정과 동일
      - FCC 규정의 1)항과 동일

    Measurement  for Service 
      - Multipath, 건물, 숲, 이동체 등의  영향을 고려한  측정 정의
      - FCC 규정의 2), 3)항 통합

    Measurement  for Channel Characteristics 
      - Multipath 등 디지털 통신 특성 측정
       
  본 기준을 이용한 실제 전계강도 측정 기준 확정은 측정의 일관성 및 통계적 

의미를 갖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측정시스템이 갖추어야할 
일반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Minimum DTV Signal Level: -76 dBm
 -  Maximum DTV Signal Level: -10 dBm
 -  Maximum White noise threshold of errors: 15.5 dB S/N
 -  Maximum Phase noise threshold: -76 dBc/Hz @ 20 kHz offset
 -  Minimum Adjacent channel (NTSC/DTV): -20 dB @ -30 dBm;
                                               -30 dB @ -45 dBm

잘 알려진 ‘cliff effect' (특정 전계레벨 이하에서 갑자기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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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를 갖는 DTV 신호 특성 때문에 다음과 같은 측정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의 시험장소를 시험하여야 한다(약 최저 100개 이상). 

   A. Radial 
   B. Arcs
   C. Grid 
   D. Cluster

(1) Radial Measurement (방사선형 측정법)

  A. 목 적 
    1. 일정한 유효방사전력에 대한 지형효과 측정
    2. 거리에 따른 지형변화 평가
  B. 방사선 상의 방위
    1. 송신안테나 특성과 지형변화/특정인구지역 등 측정을 원하는 방향을 기준

으로  8 개 방위를 선정
  C. 길이 및 측정 지점 간 간격 
    2. 각 방사선에 대해 10 mile을 시점으로 시작하며, 5 mile 간격으로  radio 

horizon (가시거리)보다 10 mile 이상까지 측정
    3. 만약 지형변화가 심하면 짧은 거리도 가능 (2 ~ 3 mile)
  D. 측정 절차
    1. 앞서 언급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지도, 도로지도, 컴퓨터 지도 등에 방사선을 

그린다.
    2. 최소 운행거리로 최대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3. 매일 작업 시작 전, 장비가 올바로 작동하는지 검사 및 교정한다.
    4. 각 측정지점에서
      a) 나무나 가공지선 등의 방해물 없이 30 ft 안테나를 설치 여부
      b) 지점이 측정에 부적합하거나 갈 수 없는 경우 0.5 mile 이내의 가장 

가까운 적합한 장소를 재선정한다.
      c) 측정지점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 운행용 안전표지판  설치
      d) 30 ft AGL 높이로 안테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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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GPS를 이용하여 시험장소의 좌표(위도, 경도, 각도 분/초), 송신기와의 
거리 및 방위 결정 후 시간, 시험 장소 환경 등과 함께 기록. 송신기와 
측정점간 지형도 그림

      f) VSA를 이용, 측정채널 상의 대역폭 6 MHz 대역 시 최대수신전계 방향
으로 안테나를 회전시킨다. 송신기로부터 최대전계 수신이 가능한 송신
안테나 방향(방위각) 기록.

      g) DTV RF 시스템 출력 레벨이 -30 dBm이 되도록 입력단 감쇄기를 
조정하고 이때의 감쇄기 레벨을 기록한다.

        (1) RF시스템 증폭기에 과부하 조건이 아닌지를 확인 한다.
        (2) 만약 과부하가 존재하면 RF입력 감쇄를 증가시켜 원하는 DTV 

신호레벨을 -30dBm이하로 줄이되 Noise floor 근처로 가지 않도록 
주의 한다.

       h) 6MHz 스펙트럼 분석기의 평균 신호전력 레벨(dBm)을 기록
       i) 6MHz 대역폭에 대하여 평균 전계강도(dBu/m)를 계산한다. 이때 스펙

트럼 분석기의 평균 전력(dBm), RF시스템 이득, 입력 감쇄량, P-V변환, 
다이폴 인자, 안테나 이득 등을 고려한다.

       j) 시스템 입력감쇄기를 이용하여 입력 신호를 최대한 감쇄시켜 측정차량 
시험 장치의 Noise floor를 측정한다. 6MHz 평균 잡음 전력을 기록한다.

       k) j를 이용하여 carrier to noise(C/N)비를 계산, 기록한다(dBm).
       l) 인접 채널 간섭을 결정하기 위하여 10dB/div로 20MHz 광대역  스펙

트럼을 저장한다. 
       m) in-band-tilt를 결정하기 위하여 1dB/div로 10MHz 광대역스펙트럼을 

저장한다.
       n) 등화기 데이터를 결정한다: 탭에너지 ,입력SNR, 출력SNR(dB)
       o) 5-10초 동안 SER를 기록한다. 1초당 3개의 시그먼트 에러를 초과하는

“히트”크기, 기간, 수를 기록한다.
       p) 6MHz 전계강도를 5-10동안 관측하여 평균 최대, 최소, 표준편차를 

측정 기록한다.(option)
       q) NTSC 또는 DTV 동일 채널 및 인접채널 신호를 관측하고 이 간섭 

신호를 기록한다. D/U비(dB)를 계산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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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1dB간격으로 광대역 백색잡음을 부과하여 초당 3개 이상의 세그먼트 
에러가 생기게 한다. 부과된 백색 잡음에 6MHz 평균전력을 측정 기록

       s) 등화기 에러 한계값을 기록한다: 탭 에너지 ,입력SNR, 출력 SNR(dB)
       t) DTV평균 전력을 다시 측정 한 뒤 기록한다.
       u) 에러 한계치에서의 C/B비를 계산, 기록한다. 
       v) 측정 차량의 margin을 기록한다. 
            [C/N(received)-C/N(threshold)+input attenuation]
       w) FCC 인자를 사용하여 실제 사이트에 margin을 계산, 기록한다.

(2) ARC(원호) 측정 방법 

  A. 목 적 
    1. 방사선 방향보다 송신기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으며 지형지물 변화가 

넓은 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전파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 수집. 
    2. 유효 방사전력에 변화량을 예측 할 수 있는 경우

  B. 위치
    1. 예측되는 radio horizon의 1/3거리(15-20마일), 2/3(25-35마일), 예측 

radio horizon 약 40-60마일의 반지름 상에서 유효 송신 전력이 비교적 
균일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또한 송신 안테나의 특정 부분을 커버 할 수 
있는 방향도 선택 될 수 있다.

    2. 계략적인 측정 간격
       a) 첫 번째 아크에서는 2마일
       b) 두 번째 아크에서는 4마일
       c) 세 번째 아크에서는 6마일 

  C. 측정 과정
    1. 5.D 절과 같다.  
    2. 측정 지점을 정확히 결정할 수 없는 경우 0.5마일 이내의 가장 가까운 점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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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RID(격자형)측정 방법 

  A. 목 적 
    1. 서로 다른 면적을 갖는 도심 지역 및 교외 지역에서 전파 변화를         

측정하기 위함
    2. 여러 종류의 도시 구조물에 의한 지형 지물방해를 평가  
  B. 위치
    1. 가능한 한 가장 큰 도심 지역 
    2. 중소형 도심에 대해서는 2개 이상
    3. 교외지역
  C. 격자 간격
    1. 남북 및 동서방향으로 1마일 간격의 격자 (모든 격자가 정방형일 필요는 

없음)
  D.  측점지점의 수
    1. 중요도심 지역은 40개, 다른 지역은 약 15개 정도
  E. 측정 과정
    1. 5.D 절 과 같다.  
    2. 격자 선상에서 정확한 지점 찾을 수 없는 경우 0.25마일 이내의 가장 

가까운 점을 선정 한다.

(4) CLUSTER(군집)측정 방법 

  A. 목 적 
    1. 격자형 측정보다 더 상세한 도심 데이터를 얻을 때
    2. 고층 빌딩 중층 높이의 거주 지역에서 수신 데이터를 측정 할 때 
  B. 위치
    1. 주요 도심 지역에서 두 지점 
    2. 도심/교외 지역에서는 한 지점 
  C. 크기 및 간격
    1. 1/2마일 간격의 수직 격자 선을 갖는 2마일 정방형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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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측정 절차
    1. (1)-D 절 과 같다.  
    2. 군집 선상에서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0.125마일 이내의       

  가장 가까운 점을 선정 한다.

]

[그림 3] Cluster 측정시의 지점 선정 예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알아본 DTV 수신환경 측정 시스템 구축 및 시험 방법 
결정시 유의하여야 할 중요 고려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변의 지형지물, 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험
    지형지물의 밀도, 인구 분포, TV 수신자 수 등에 따라 GRID 형 및 

Cluster 형을 조합하여 측정
    수신환경 측정 시스템의 세밀한 설계 및 측정오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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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을 서술하며, 이 기준은 방송통신
위원회고시 제2008-17호에 제시되어 있다.

1)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표 5>  ATSC DTV 요구 수신전계 강도 

방송국

방송구역전계강도(㏈㎶/m)

비 고

고잡음지역 중잡음지역 저잡음지역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 77 74 71
초단파 및 아날로그지상
파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전계강도(아날
로그지상파텔레비전 방송
의 경우 동기신호파형의 
첨두치에 의한다)의 측정
은 지상 4m 높이를 기준
으로 한다.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70 60 48

아날로그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

VHF 74 68 54

UHF 70

디지털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

LOW
VHF

28

안테나 높이는 지상 9m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HIGH
VHF

36

UHF 41

2)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계산기준

 A. 산악 회절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간이적인 방법에 의해 방송구역을 계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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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Eo + Pe - PL - S 이며
       여기서 Eo : Pe가 1㎾인 때의 자유공간 전계강도(dB)
              E  : 구하고자 하는 수신점의 전계강도(dB)
              Pe : 공중선 실효복사전력(dBk)
              PL : 공중선 지향손실(dB)
              S  : 감쇄교정계수(dB)

 B. 산악지형 등 특수한 지형에 있어 방송구역을 계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식에 
의하여 구한다.

    (가) 송․수신점간 차폐물이 없는 자유공간에 의한 방송구역은 다음식에 의하
여 구한다.

          Eo =   [V/m]이며 
          여기서 Eo : 자유공간 전계강도[V/m]
                 P  : 공중선 실효복사전력[W]
                 d  : 송신점으로부터의 이격거리[m]
    (나) 자유공간에서의 전계강도 Eo에 대한 구면지구에 의한 회절전계강도

(dB)는 다음식에 의하여 구한다.
          20log   = F(X) + G(Y1) + G(Y2)dB

          X =  β( 


)1/3․d

          Y = 2β 


1/3․h
    (마) 수신공중선의 높이는 수신지면에서 지상 4m의 높이로 한다. 단,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수신공중선은 지상 9m의 높이,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한 수신공중선은 지상 2m의 높이로 한다.

    (바) 송신공중선의 진북 0도를 기준하여 2,572 방향의 방사선을 잡아 각각 
200㎞까지 100m단위의 지형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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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방송구역은 송신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길이를 갖는 정사각형(이하 
“격자”라 한다)의 집합으로 방송구역내에는 가로․세로 500m 넓이의 격자가 
가로․세로 601개 구성되며 각 격자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전계값이 
존재하여야 한다.

    (아) 각 방향별 100m단위로 계산한 전계값을 해당 격자에 합산하고 합산된 
전계값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값을 해당 격자의 대표 전계값으로 한다.

    (자) 각 격자의 대표 전계값이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이상의 값인 경우 
양청구역으로 판정한다.

4. 우리나라 DTV 방송수신율 조사 및 평가 기준

우리나라 TV 방송 수신환경과 DTV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수신율 및 방송구역 
평가를 위해 2004년을 시작으로 DTV 방송 수신율을 측정하고 있다.  2004년 8월 
정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학계 및 관련 기관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국제 
기준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ATV 및 DTV 수신환경(수신권역 및 수신율) 측정을 위한 
측정 기준을 협의 결정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개략적인 내용을 서술한다.

1) DTV 수신환경 조사방법

  조사 분석 대상 방송사
     - 전국방송 : KBS1, KBS2, MBC, EBS
     - 지역민방 : SBS, PSB, TJB 등 12개 지역방송

  조사장비 구성 : 전계강도측정기, DTV수상기(5세대 수신칩 내장)
                  가정용 야기안테나(5C-HFBT 20소자)
      ※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전파측정시스템은 증폭기 

및 분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연결하여 측정한다.
  측정지점 선정 방법
    측정지점 선정은 FCC 및 ATSC 기준 권고안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

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인구 및 건물 밀집도에 따라 측정 지점수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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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도서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을 격자 형태의 측정 지점으로 
선정하여 수신율을 산정하며, 측정 지점 선정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인구밀집지역인 특별시, 광역시, 기타 시 지역은 정사각형(격자형) 형태인 
가로×세로 2.5㎞로 설정

   (나) 시 외곽지역은 가로×세로 5㎞로 선정하되 자연부락 등 주택이 있는 곳을 
중점 조사

   (다) 조사지점이 5층 이상 고층건물 밀집지역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일 경우 
multipath 및 잡음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cluster 방식으로 측정
하며, 그림과 같이 원래 측정지점 외 4개 지점을 추가로 조사함

행정구역(도,시)

실측 지점

주거/건물밀집지역

(Cluster 측정)

5Km

2.5Km

 

[그림 4] 외곽, 도시 및 건물 밀집지역에서의 수신율 측정지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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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가) 전계강도 측정 : 안테나 높이를 9m로 하고 안테나 방향을 360° 회전

하여 최대 전계강도(㏈㎶/m)를 측정
   (나) 수신등급(화질평가)
        - 1등급(양호) : 4분 동안 수신화면 관찰하여 불완전한 화면 발생횟수 0 회
        - 2등급(보통) : 4분 동안 수신화면 관찰하여 불완전한 화면 발생횟수 1~3 회
        - 3등급(불량) : 4분 동안 수신화면 관찰하여 불완전한 화면 발생횟수 4 회 이상

2) DTV 수신환경 평가방법

  DTV수신환경조사 측정지점에서의 방송 화질평가, 수신 전계강도에 따른 
양시청 가구 수를 산출하여 수신율 분석

  DTV 수신 화질평가에 따른 수신율 분석
  - DTV 수신환경측정지점의 화질평가“보통”이상 지역을 양시청으로 분류

하여 시/군/구 행정단위별 가구 수를 산출하여 수신율 분석
  - 시/군/구 행정단위별 수신율이 50% 이하인 행정단위는“난시청”지역

으로 평가
       ※ 가구 수는 통계청 2005년도 총 인구조사 자료 활용

  DTV 수신 전계강도에 따른 수신율 분석
  - DTV 수신환경 측정지점의 방송사별 수신 전계강도 41㏈㎶/m 이상을 

양시청 지역으로 분류하여 시/군/구 행정단위별 가구 수를 산출하여 
수신율 분석

  지역민방은 방송 수신권역을 기준으로 수신율 분석
  미조사 지역은 수신율 산출에서 제외
  난시청 지역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법령

화질평가
 o 화질등급 보통 미만 : 조금은 불편하  

   지만 시청은 가능함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제1

07조)

전계강도
 o ATV : VHF 54dBμV/m이하, 

         UHF 70dBμV/m이하

 o DTV : UHF 41dBμV/m 이하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7호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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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지상파방송수신율 조사방법 분석 

1. 방송사의 수신율 조사 

1) 조사 방법(KBS) 

  - 전국 전수조사 방식이 아닌 기존 설치된 방송 송신소를 기준으로 난시청 
예상지역 선정 후 측정함

  -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측정하지 않는 지역(주로 양시청지역)은 전파예측모델 
(ETRI, 2006v 등)을 활용한 예측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신율 산정함  

  - 광역시도 단위의 수신율을 제공하고 있으나 측정지점의 한계 등으로 신뢰도 
낮음

  - KBS 자체 측정시스템인 DTV 통합측정 및 분석시스템 IMAS를 이용
        ※ IMAS : Integrated Measurement and Analysis System 

[그림 5] IMAS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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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분석

  - 측정지점 수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는 CRMO 측정결과를 함께 이용하여 
시군구 행정단위별 수신율을 제공하고 있음 

  - http://dtvguide.kbs.co.kr /디지털 수신가이드 상의 디지털방송 수신정보서비스 
항목으로 전국적인 수신상태를 표시하고 있음

  - 행정구역별 수신율은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방송 송신소 별로 신호 전송 
방향 및 수신 양호/불량(난청)으로 해당지역 수신상태 표시

  - 표시방법 예 : 경기도 가평군 인근지역
        ※ 수신율 표는 측정지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값임

방송사 양시청 난시청 수신율(%)
KBS1 21 26 44.6%
KBS2 19 28 40.4%

[그림 6] 수신환경 표시(경기도 가평군 인근지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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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신환경 표시(경기도 가평군 인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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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신환경 표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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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MO 수신율 조사 

1) 조사 방법  

 ☞ II-4절에 수록된 우리나라 수신율 조사 기준에 근거하여 전국을 mesh 형태로 
나누어 조사

(1) 수신환경 측정지점 선정

  실제 인구밀집지역인 특별시, 광역시, 기타 시 지역은 정사각형(격자형) 형태인 
가로 세로 2.5km로 설정

    - 실제 인구밀집 아닌 광역시․ 시 외각 지역은 5km로 선정 
    - 측정지점이 5층 이상 고층건물 밀집  지역 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일 경우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Cluster 측정방식을 이용하여 원래 측정지점 외에 
4개 지점을 추가 할 수 있다 (건물에 의한 multipath 현상 등을 고려) 

  기타 지역은 5km로 구분하고 도로를 따라 형성된 자연부락 등 주택이 
있는 곳을 조사지점으로 선정

  산, 바다, 강등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점은 제외
  조사지점이 부적당하면 조사지점에서 1km 이내 떨어진 지역 내의 적당한 

지점을 선정, 측정한다.

(2) 조사방법  

  DTV방송 현장 조사 시 최대전계강도(dB μV/m) 측정 및 육안 관측을 통한 
수신화질(수신 등급) 조사

  화질 평가는 4분 동안 관찰하여 4회 이상 Error 발생 시 수신불가
       표시 : 수신양호(1), 보통(2), 수신불가(3)

  DTV 방송 신호 수신 안테나는 안테나를 9m 높이에서 360o 회전하여 최대
전계강도 측정 및 수신등급 평가

  전계강도 평가는 방송사별 최대 수신 전계강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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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7호,  UHF DTV 신호 기준)
         수신양호 :  전계 강도  41 dBuV/m 이상 
         수신불량 :  전계 강도  41 dBuV/m 이하 

  화질 평가는 4분 동안 block error 또는 frame error 발생 상태 관측
         수신양호(1) :  Error 발생하지 않음
         보통    (2) :  1 ~ 3회 Error 발생
         수신불량(3) :  4회 이상 Error 발생

  DTV방송 난시청 원인 파악을 위한 지역적, 환경적 원인도 동시 조사
  측정 대상 방송사 

      - 전국방송 : KBS1, KBS2, MBC, EBS
      - 지역민방 : SBS, PSB, TJB 등 12개 지역방송

  연차별 측정 대상 지역  
      - 2004년 : 수도권 64 개 지역 DTV 수신환경 시범 측정
      - 2005년 : DTV 수신환경 평가방법 확정 (DTV 수신환경개선 전담반)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 대상 총 1,364 point 측정 
      - 2006년 : 시·군·구 지역 대상 총 1,662 point 측정
      - 2007년 : 시·군·구 지역, 오지지역 대상 총 685 point 측정
      - 2008년 : 시·군·구 포함 신규 방송시설 대상 총 936 point 측정
               (19개 지역은 방송환경 변화, 측정오류 보정을 위한 재조사)

     <표 6> 년도별 측정지점 수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측정지점 64 1,364 1,662 685 936 4,711 (4,6921))

                                                       주 1) 재측정 지점을 고려한 실제 측정점 수
(3) 조사장비 및 시스템 구성도

  장비 : 전파측정 시스템, 표준 LP 안테나 
  DTV장비 : 5세대 DTV수상기
  전파측정시스템은 증폭기 및 분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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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수신율 측정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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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TV 방송 수신환경 측정 데이터 분석 기준 및 방법 

  임의 측정점에서 측정연도, 측정국소, 측정일자, 측정종류, 우편번호,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세부지명, 위도, 경도, 허가번호, 방송국, 송신소, 채널 
주파수(MHz), 실효전력(kw), 송신소방향, 최대전계방향,  송신소거리(Km), 
수신전력, 전계강도(dBuV/m), 수신등급,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데이터 필드 
작성 (표 참조)

  측정지점, 측정지점 데이터 중 방송국명, 송신소명, 수신 전계강도(dBuV/m), 
수신 화질등급 등의 수신 성능만 고려

  측정지점 데이터 중 방송국명, 송신소명, 수신 전계강도(dBuV/m), 수신 
화질등급 등의 수신 성능만 고려

  특정지역의 대상 방송국(예, KBS 등) 신호 수신시 여러 송신소로부터 신호 
수신이 가능하나, 이들 데이터 중 최대 수신 전계강도를 갖는 송신소 신호만을  
선택하여 수신환경 분석

  수신 화질 평가 기준은 2005년 3월 방송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된 3등급 평가기준으로 측정하며, 수신 성공률(%, 이하 수신율로 표기)은 
다음 기준으로 계산함

        수신율  (%) =  수신등급   
수신등급     x 100

     - DTV 수신환경측정지점의 화질평가 2 등급인 “보통”이상 지역을 양시청
으로 분류하여 시/군/구 가구 수별 수신율 분석

     - 가구 수별 수신율 50% 이하의 지점은 “난시청” 지역으로 평가

  수신 전계강도 평가는 방송사별 수신 전계강도 41㏈㎶/m 이상을 양시청, 41㏈㎶/m 
이하를 난시청 지역으로 분류하여 시/군/구 가구 수별 수신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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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RMO 수신율 측정 데이터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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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분석

(1) 수신환경 측정지점 

  2008년 12월 기준 총 4,711 지역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
에도 조사 작업 진행중임.

   <표 7> 권역별 측정 지점 

구  분 측정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비 고

수도권 942 536 250  156  

강원 502 23  216 132 131  

충남,대전 478 199 144 101 34  

충북 302 - 161 78 구분  

경남,부산 900 300 439 - 161  

경북,대구 400 131 40 81 148  

전남,광주 552 171 144 138 99  

전북 441 - 175 155 111  

제주 194 63 93 38 -  

계 4,711 1,364 1,662 685 936 ‘04 64개

(2) 수신환경 측정 결과 요약 

  지금까지의 측정결과는 www.dtv.go.kr 에 통합 게시되고 있음 
  2005년 통계청 발표 전국 가구 수  15,988,274 가구를 기준으로 수신전계

강도/화질평가에 의한 정량적 평가 결과를 가구 수별 수신율로 환산 
  최근 5년간(‘04~‘08) DTV수신환경조사 총 4,692지점에 대한 시/군/구별 양시청 

가구 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방송 4개사의 화질평가기준 평균 수신율은 
86.54%로 분석됨

  KBS1 수신율을 기준으로 할때 기준 전국 1,599만 가구 수 대비 난시청 약 
247(12.12%)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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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방송 DTV 4개사의 평균 수신율은 서울특별시가 99.73%로 가장 
높으며, 광역시(6개)가 90.68%로 평가되어 수도권, 광역시의 DTV 방송 
수신환경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DTV방송 수신 전계강도(41㏈㎶/m이상)에 의한 수신율은 화질평가 기준 86.54%보
다 1.62% 낮은 84.92%로 평가됨. 즉, 수신환경 측정 및 평가시 화질평가 
및 전계강도 평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측정하여도 방송전파환경 평가 
지표로 활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됨

  수도권(서울, 경기)에서 수신전계가 낮아도 양호하게 수신되는 지역이 
있어서 화질평가의 수신율이 다소 높게 평가됨.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개소의 DTV 송신소로부터의 방송전파를 동시에 수신(multicasting)
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인 화질 평가등급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

 <표 8>  전국방송 4개사 전체 수신전계강도/화질평가 결과 

수신

등급

전계강도(dBuV/m)

합계

합계

(41dB

이상)
20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

이상

1 80 159 778 2,203 2,273 2,425 1,936 1,651 611 109 12,725 11,708

2 6 30 86 153 70 24 11 1 - - 381 259

3 1,467 764 1,075 1,396 378 127 45 8 1 - 5,261 1,955

계 1,553 953 1,939 3,752 3,221 2,576 1,992 1,660 612 109 18,367 13,922

수신율 5.54 19.83 44.56 62.79 72.74 95.07 97.74 99.52 99.84 100 71.35 86.0

수신율1 5.15 16.68 40.12 58.72 70.57 94.14 97.19 99.46 99.84 100 69.28 84.1

분포(%) 8.46 5.19 10.56 20.43 17.54 14.03 10.85 9.04 3.33 0.6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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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국방송 4개사 전체 수신전계강도/화질평가 결과   

<표 9>  전체 수신전계강도/화질평가 결과                      [2008년 기준]

구  

분

KBS1

 (지점:4,614)

KBS2

(지점 :4,611)

MBC

(지점 :4,571)

EBS

(지점 :4,571) 
전국

방송

4개사 

평균

민방

(지점 :4,422) 

양시청

가구 수
수신율

양시청

가구 수
수신율

양시청

가구 수
수신율

양시청

가구 수
수신율

양시청

가구 수
수신율

화질

평가
13,513,825 87.88% 13,258,844 86.22% 13,218,782 85.96% 13,241,228 86.10% 86.54% 12,202,857 77.74%

전계

강도
13,335,936 86.72% 13,033,780 84.76% 12,941,923 84.16% 12,922,908 84.03% 84.92% 12,106,713 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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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율 분석 및 평가방법 분석 

  수신율 평가방법은 크게 절대적 수신율과 가구 수를 고려한 상대적 수신율로 
구분되며, 2008년부터는 가구 수 가중치를 고려한 상대적 수신율을 시용한다. 

      A. 수신율 평가방법 1 (절대적 수신율) 
                수신율(%) =  (수신양호지역수)/(총 측정지점수) 

      B. 수신율 평가방법 2  (상대적 수신율, 가구 수 고려)
         >  수신양호 가구 수 산정 (시군구 단위 이상 행정가구 수) 
              수신양호 가구 수  =  해당지역 가구 수 × 양호수신율 (전계,화질)  
         >  수신율(%) = 수신양호가구 수 / 총가구 수 (시군구, 광역시,도, 전국…)

  수신율 산정방식의 예로 강원도 강릉시에 대한 수신율을 평가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전계강도 기준 86.67%, 화질평가가준 84.44%의 수신율을 갖는 것으로 
산출된다. 이때 2005년 기준 총 80,068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전계강
도 기준 69,392가구,  화질평가가준 67,613 가구가 양시청 가구로 산정되어
진다. 

  같은 방법으로 강원도 내에 있는 15 개 군 각각에 대한 수신율을 산정하고 
이로부터 각 시군에 대한 수신양호 가구 수를 산출한다.(수신율 × 가구 수)

    각 시군에 대한 수신양호 가구 수를 합하여(356,053가구) 강원도 가구 수
(522,225 가구)로 나누면 강원도의 수신율 68.18%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전라남도 화순시의 경우, 2005년 기준 총 25,710 의 가구가 
거주하고 100% 수신율을 가지므로 수신양호 가구 수는 25,710 가구로 
산정되어진다. 

  상기의 방법으로 산정된 전국의 수신율 현황은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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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수신전계강도/화질평가 방법 예(강원) 

강

릉

시

총

가구 

수

측정지점(전계강도) 측정지점(화질평가)

양청 난청 합계

양시청

가구 

수

수신율

(%)
양청 난청 합계

양시청

가구 

수

수신율

(%)

80,068 39 6 45 69,392 86.67% 38 7 45 67,613 84.44%

방송

국명

광역시

/도

시/군/구 양호 보통 불량 총합계 양청지점

비율(%)

가 구 수

(2005조사)

양   청

가구 수

시/도

수신율

KBS1 강원도 강릉시 38 　 7 45 84.4%    80,068 67,613 　

　 　 동해시 16 　 4 20 80.0%   33,185 26,548 　

　 　 삼척시 21 　  29 50 42.0%   26,438 11,104 　

　 　 속초시 15 　 　 15 100.0%   30,325 30,325 　

　 　 양양군 8 　 22 30 26.7%    10,963  2,923 　

　 　 영월군 10 　 41 51 19.6%    14,288 2,802 　

　 　 원주시 38 　 17 55 69.1% 97,365  67,270 　

　 　 정선군 13 　  26 39 33.3% 15,808  5,269 　

　 　 철원군 17 　 8 25 68.0% 14,816 10,075 　

　 　 춘천시 38 　 7 45 84.4%  92,533  78,139 　

　 　 태백시 13 　 2 15 86.7%  19,604 16,990 　

　 　 평창군 8 　 15 23 34.8% 14,738 5,126 　

　 　 홍천군 7 　 2 9 77.8% 22,898 17,810 　

　 　 화천군 20 　 20 40 50.0% 7,433 3,717 　

　 　 횡성군 30 　 10 40 75.0% 13,789 10,342 　

　 강원도 전체 292 　 210 502 58.2% 522,225  356,053 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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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양호 보통 불량 총합계 수신율 가 구 수 양청가구 수 시도수신율

전라남도 272 19 112 403 72.2 667,962 461,628 69.11%

화순군 12 3 - 15 100% 25,710 25,710  

[그림 11]  수신전계강도/화질평가 예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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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의 시뮬레이션 지역에 대한 수신율 값 계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신율 평가 방법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
의평가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방송사 및 CRMO 수신율 값을 
앞에서 알아본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표 11> 모의평가지역에 대한 수신율

 

구  분

KBS주) CRMO 

측정
지점수

수신율(%)
KBS1/KBS2

측정
지점수

수신율(%)
KBS1/KBS2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 100%/100% 7 100%/100%

월드컵경기장주변 2 100%/100% 0 100%/100%

서울  중구 을지로  2 100%/100% 2 100%/100%

인천남동구남동공단 27 100%/100% 21 100%/100%

경기도가평읍 47 44.6%/40.4% 35 48.6%/42.9%

                                                 주) KBS는 CRMO 데이터를 함께 표기하여 측정점수 많아짐
구  분 측정지점(전계강도) 측정지점(화질평가) 평가

방송국 시/군/구 가구 수 양청 난청 합계 수신율 양청가구 양청 난청 합계 수신율 양청가구 분석

KBS1 가평군  16,830 17 18 35 48.6%  8,175 15 20 35 42.9%  7,213 난시청

남동구 121,260 21 　 21 100.0% 121,260 21 　 21 100.0% 121,260 양시청

강남구 187,294 7 　 7 100.0% 187,294 7 　 7 100.0% 187,294 양시청

마포구 136,259 -  - 100.0% 136,259 - 　 - 100.0% 136,259 양시청

중구 47,760 2 0 2 100.0%   47,760 2 　 2 100.0%  47,760 양시청

KBS2 가평군  16,830 15 20 35 42.9%    7,213 13 22 35 37.1%   6,251 난시청

남동구 121,260 21 　 21 100.0% 121,260 21 　 21 100.0% 121,260 양시청

강남구 187,294 7 　 7 100.0% 187,294 7 　 7 100.0% 187,294 양시청

마포구 136,259 -  - 100.0% 136,259 - 　 - 100.0% 136,259 양시청

중구 47,760 2 0 2 100.0%   47,760 2 　 2 100.0% 47,760 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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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수신율 조사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존 방식의 문제점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수신율 산정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상존하며, 
이들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의 연구방향을 모색한다.

    Ø 수신양호 가 구수 산정 시 큰 산정오차 발생
    시군구 지역 수신양호 가구 산정 시 근본적인 산정오차가 존재함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를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에서 굵은 실선은 가평군 경계이며, 그림에 표시된 사각형 범위를 

확대해보면 사진에 나타낸 것처럼 표시된 범위 내에 대부분의 가구들이 
존재한다.

       -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가평군 내 총 35개 (KBS의 경우 47개) 측정점이 
있으며, 파란색이 수신양호지역이다.

       - 앞 절에서 살펴본 산정40방식에 의하여 화질평가 기준 양시청 지점 비율을 
산정해보면 표에 나타낸 것처럼 42.9%이므로 양시청 가구 수는 전체 
16,830 가구 중 7,213 가구가 수신양호 가구 수이다.

       - 그러나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측정 지점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계곡, 산 등을 포함하여 가평군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 가구들은 주로 군청 주변에 대부분의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다.

       - 따라서 가평군 전역의 화질평가 수신율 42.9%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을 대표하는 값이 아니며, 따라서 이 값으로 가평군의 수신
양호가구를 산정할 경우 매우 큰 오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

       - 수신율은 가구분포에 비례하나 현재 계산 방식은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가정 (실제로는 편중적으로 분포함)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구통계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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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지역

계곡/강변

주거지역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2009-22

[그림 12]  기존 수신율 평가방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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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가평군의 측정결과 요약

방송사
가구 수

(2005)

전계강도 기준 수신율 화질평가 기준 수신율

양청 난청 합계
양청지점

비율(%)

양  청

가구 수

시/도

수신율
양청 난청 합계

양청지점

비율(%)

양   청

가구 수

시/도

수신율

KBS1 16,830 17 18 35 48.6% 8,175 48.57% 15 20 35 42.9% 7,213 42.86%

KBS2 16,830 15 20 35 42.9% 7,213 42.86% 13 22 35 37.1% 6,251 37.14%

    Ø 제한된 측정 지점 수에 따른 가구 수 산정 오차 발생    
      - 전국을 Mesh 구조로 측정하므로  측정지점 수가 제한적임
      - 읍면동 단위까지 수신율을 측정할 경우 의미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측정점 수가 필요함
      - 측정지점 수 제약에 따른 수신율 산정 오차 발생 (정확도 ∝ 측정지점수)

    Ø 측정오차 발생측정
      - 측정장비 간, 차량 간의 장비 성능에 따른 오차 발생 
      - 측정자의  숙련도/ 경험 차이 등에 의한 인위적 오차 발생 

    Ø 지형지물, 고층건물 등의 수신율에 대한 영향 고려 불가능
      - 자연적 , 인위적 난시청 지역 고려 불가능

    Ø DTV 전파환경 변화 대응 어려움
      - 새로운 송신소 개국, 신규 건축물 건축 등 전파환경변화에 따른 수신율 산정 

어려움

    Ø 수신율 산정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과다
      - 투여된 인적, 물적 자원에 비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적, 질적 제한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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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및 연구방향  

앞 절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상파방송 수신율 분석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
보았다. 

기존 방식의 문제점들은 크게
 - 시청자들이 거주하는 주거환경/분포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방송수신율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됨
 - 실측 지점수의 한계에 따른 통계 신뢰성의 저하
 - 수신율 산정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발생과 실시간 분석 불가능

따라서 2013년까지의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과 DTV 방송 수신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방송 품질 관리를 위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수신율 조사분석 시스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서 설치 운영 중인 주파수자원분석
시스템(Spectrum Management Intelligence system, 이하 SMIs 로 표기)을 활용한 
지상파 방송 수신율 조사시스템 구현방안들을 도출한다. 이를 통하여 시청자들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수신율 평가의 정확도를 높임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수신율 산정이 가능한 가구 수 기반 방송수신율 조사검증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중요 연구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Ø 신뢰성이 확보된 방송 수신가구 수 산정방안 연구
    방송 수신가구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신뢰성 있는 가수 수 통계 DB화 방안
    사용가능한 가구 수 통계데이터들의 유용성 분석 및 수신율 분석 시스템에 

적합한 통계 DB 결정

    Ø SMIs 에 적용 가능한 가구 수 통계 DB 의 가공방법 연구
    SMIs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도록 가구 수 통계 DB 가공 및 정제하는 방안 

연구
    NGIS, 지형특성도, 항공영상 등을 활용한 가구 수 통계 DB의 정확도 및 

신뢰성 향상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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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 SMIs 시스템을 활용한 지상파 방송 수신율조사검증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수신율 산정을 위한 모폴로지(morphology) 작성방안 도출
    수신율 산정 방법론 연구
    가구 수 기반 수신율 검증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Ø 제안 방식의 모의 실험
    제안 방식의 유용성 입증을 위한 모의실험 수행
    샘플지역(특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제안방식의 적용 및 결과분석

이상과 같은 연구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다음 장부터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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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송수신율 산정을 위한 가구 수 통계 방안 

1. 가구 수 관련통계 현황 및 유용성 분석

1) 가구 수 관련통계 현황  

본 절에서는 수신율 조사 분석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가구 수 및 
주거 환경에 대한 대표적인 통계들을 고찰하였으며, 실제 가구 수 통계 산정을 
위한 특징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새주소 데이터

  1910년 이래 토지지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
방식중심의 새 주소로 전환(행정안전부)

    1996년부터 읍, 면, 동 이름과 지번으로 이루어진 현행 주소를 구미 선진국 등 
많은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처럼 길 이름과 건물번호 방식의 새 주소로 
바꾸기 위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www.juso.go.kr) 

    2009년 현재까지 주서작업 진행 중으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작업 
진행중임

    예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7-139번지로 표현되는 현행 주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석원 3길 6으로 새 주소로 변경

    안양 인근지역에 대한 새주소 표기 예를 그림에 나타내었으며, 주소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 추출 데이터는 도로 및 건물에 대한 세부 데이터 필드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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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새주소 데이터 표시화면

<표 13> 새주소 데이터 레코드 필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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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새주소 데이터 레코드 필드 (건물)

(2) NGIS  새주소 데이터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국가 지리정보시스템
    정부 정보화 추진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 GIS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 중 위치 및 공간 정보자원을 구축하기 위한 범
국가적인 사업 (국토해양부, www.ngis.go.kr) 

    국가의 토지, 자원, 환경 및 지상지하의 시설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 
한 후 초고속망으로 상호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시스템

    제공 서비스 :
      - 지도 검색서비스 : 지도의 확대 및 축소, 이동, 거리/면적계산, 저장, 축척

이동, GIS 서비스 검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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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지도 : 3차원 화면제어기능, 네비게이션 기능, 레리어 관리 등 3D 
GIS 데이터 조작 기능

    홈페이지 화면 (www.ngis.go.kr) 

   [그림 14] NGIS 표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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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IS 구축현황

   [그림 15] NGIS 구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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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청 총가구 데이터

  SGIS(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3차(1995, 2000, 2005)에 걸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항목 별첨)를 이용하여 

전국 가구 수,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대상별 비율 통계조사 값 수록 
(통계청, http://sgis.kostat.go.kr, http://gis.nso.go.kr)

  가구 수, 인구수를 기본으로 ①21세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 저
출산, 고령화를 나타내는 연령대의 인구 비율, ②인구 변동의 기본이 되는 
혼인상태별 인구 비율, ③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는 통근통학 인구 비율, 
④생활의 기본 단위인 가구별 인구비율, ⑤주거의 토대인 형태별 주택비율, 
⑥정신생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종교별 인구비율 등을 제공

  통계지리정보 서비스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구역별 통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읍·면·동 30분의 1 규모인 집계구별 통계정보도 
찾아볼 수 있음

   집계구별 통계지리정보 서비스(=통계 내비게이터)
    -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원하는 위치와 범위에서 통계 서비스 이용 
    - 원하는 센서스 통계 항목을 입력하면 집계구(소지역)을 검색
   행정구역별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 블루슈머 GIS 서비스(신 소비자 그룹의 분포도를 보여주는 서비스)
    - 지도체험 서비스(자신의 데이터를 지도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서비스)
    - KOSIS 연계 GIS 서비스(통계포털과 연계된 지리정보서비스) 등
   매 5년 단위로 인구 센서스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SGIS 에 

탑재하기 위한 자료 가공 수행
   행정구역은 읍면동 이상의 통계기준 구역이고, 소지역(소블록)은 통계조사 

편의 상 통계조사자료를 집계하기위한 구역(통상 인구 500명 기준)
   행정구역 및 소지역(소블록) 통계 자료 제공 가능

   SGIS 홈페이지 화면 및 인구 센서스 조사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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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SGIS 표시 화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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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SGIS 표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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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인구 센서스 조사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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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피복도

  1975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주기의 Landsat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피복
분류된 자료 

  환경부 EGIS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서비스
    (환경부, http://egis.me.go.kr/egis/....)
  토지피복분류도(Land Cover Map)는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지표면의 자연

상태를 분석 표시한 지도
  국토공간의 피복상태를 표현함으로써 피복변화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며, 

국토의 공간구조의 실태 파악 가능
  분류체계는 공간계획, 국토이용 등의 요구에 맞게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의 

3단계 피복분류체계로 설정
  대분류 지도(7개항목)는 Landsat TM 위성자료를 기본자료로 하고, 참조

자료로 지형도(1:50,000)를 이용하였음
  중분류 지도(23개항목)는 IRS-1C 위성영상, Landsat TM 위성자료, 수치

지형도(1:5,000)를 기본자료로 하고, 참조자료로  지형도(1:5,000)를 이용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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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토지피복도 분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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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토지피복도 대/중 분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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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수 관련통계의 유용성 분석  

앞에서 본 것처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구 수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각각의 통계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Ø 행정안전부의 새주소 데이터 활용

 - 행안부에서는 각 시군구에서 제작한 도로명 주소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작
되었으며,

 - 새주소 데이터에는 도로, 건물, 건물군 데이터로 구성되었으며 데이터에는 
가구 수를 추출할 수 있는 필드가 없음

  Ø NGIS 건물 데이터 활용
 - 도로명 주소 데이터, NGI 국가 데이터중 건물 데이터를 이용하여 같은 좌표

체계에 들어있는 건물을 동일한 건물로 보고 다른 건물인 경우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물을 확인토록 함. 

 - 건물의 종별에 따른 보간을 둠. 건물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종별이 
있으므로 주택은 1가구, 연립주택인 경우는  4가구, 아파트의 경우는 층수에 
따라  가구 수를 부여함. 

 - 건물의 층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 수를 산정하였으나, 면적대비 가구 수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가구 수 산출에 정확도가 떨어짐.

  Ø 통계청 총가구 데이터 활용
 - 통계청에는 5년에 한번씩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활용되는 

총조사 자료는 2005년도에 조사된 자료를 이용(부록 2. 인구 총조사 양식)
 - 통계청의 소블럭의 가구 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정한 인덱스안에 있는 면적

대비 가구 수를 추출할 수 있음.
 - 소블럭 데이터는 주택 고밀집지역, 주택 저밀집지역, 가구 부재지역 등으로  

분류가 되나,
 - 데이터의 최신성(2005년도)이 결여되어 비교한 위성영상 등의 지형과 많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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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제작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
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 아래 각 방식들을 검토함.

  검토 결과, 여러 측면에서 통계청의 총가구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
는 것이 현실적이었으며, 통계청 데이터의 보완 방안으로 모폴로지 데이터 
및 NGIS 건물 데이터를 이용한 통합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모폴로지(morphology, 지형도, 지형특성도) 데이터 및 NGIS 데이터의 활용
을 하는 경우, 작업량이 많아지며, 가구 수 지도제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보다 정확한 지역의 가구 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항공사진과 토지 피복도를 결합하여 가구 수 산정에 적합하도록 지형 
특성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의 실제 예를 그림에 나타내었음.

구축 방안 특     징

통계청

가구통계

활용

- 통계청 가구통계 활용으로 객관성 확보

- 데이터의 최신성 확보 가능(2010년 인구조사)

- 가구 저밀도지역에 대한 보정 필요

위성영상

활용

-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건물 추출

- 최신 위성영상 사용으로 최신성 확보

- 가구수 통계 확보 방안 필요

새길 주소 

활용

-행안부 새길 주소 체계를 활용으로 주택수에 대한 객관성 확보

- 가구수 통계 확보 방안 필요

- 새길 주소 체계 사업 진행중 ⇒ 전국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

통합 

데이터

활용

- 통계청 가구통계 기초로 하므로 객관성 확보

-가구 저밀도지역 보정으로 가구통계 신뢰도 향상

-활용 데이터 : 통계청 가구통계, 환경부 토지피복도, 국토해양부 

NGIS 건물정보, 신도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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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위성영상(실제) 모폴로지

1 단독고층

건물

2 고층건물

밀집지역

3 고층건물

넓은지역



4 5층
미만
건물
지역

5 전원
주택

6 산,산림

공원

   r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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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 로 ,
학 교 , 
개방지

역

8 바다

9 강, 호

수

[그림 20] 토지 피복도와 위성영상을 이용한 모폴로지 생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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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적인 가구 수 추출방안

1) 통계청 소블럭 가구통계 활용방안 

통계청에서 입수 가능한 가구 수 관련 데이터는 인구주택 총조사 원시자료와 
소블럭가구 통계 데이터이나, 인구주택 총조사 원시데이터는 유료이고 소블럭가구 
통계 데이터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입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통계청 소블럭 데이터는 인구 약 500명을 기준으로 무작위로 
임의의 지형 경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소블럭에 대한 가구 수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데이터 제작시에는 폴리곤 처리가 되어있는 동별 소블럭 
데이터를 이용한다.

 통계청 소블럭 가구 통계(화면)

[그림 21] 통계청 소블럭 가구 통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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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의 소블럭 결과는 붉게 나와 있는 곳이 가구밀집도가 높고 파란색이 
밀집도가 낮으나, 동일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서는 
모폴로지 데이터 등을 이용한 지형 구분방법이 요구된다.

 면적이 격자형의 지형인 아닌 불규칙적인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가구 수 추출을 위하여서는 동일 크기의 격자형의 가구 수 데이터가 있어야만 
효율적인 수신율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거분포별 대표적 지역 예는 그림과 같다. 
   개포동(주거밀집지역), 가평읍(교외지역), 인천남동공단(공장 및 주택 혼재지역), 

명동(사무실 및 주택 혼재지역)

     

                    개포동                              가평읍

    

                 인천 남동공단                                 명동

[그림 22] 평가지역 통계청 소블럭 가구 통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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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폴로지 및 가구 통계를 이용한 새로운 가구 수 추출방안

 통계청 가구 수를 기본으로 하여 통계적 정확도와 의미를 지닌 새로운 개념의 
가구 수 추출 방안을 설명한다. 

 가구 수 추출에는 통계청 가구통계, NGIS, 모폴로지 등을 활용하고, 실제 거주
가능 지역에 대한 보정을 통하여 가구통계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를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가구 수 추출 절차>

    ① 통계청 소블럭 가구 수 통계화면에 index 격자를 설정한다.
       Index 의 크기는 가구 수 추출 정확도에 따라 가변할 수 있다.
    ② 가구 수 통계화면에 모폴로지 도를 겹친다. 
    ③ 1의 면적에서 인덱스 안의 1’ 면적을 구한다.

   1과 1’의 면적이 400 : 100이라면, 1의 면적일 때 가구 수가 800 
이었다면 1’의 가구 수는 200이 된다.

    ④ 2의 면적에서 인덱스안의 2’ 면적을 구한다.
   2과 2’의 면적이 500 : 200이라면,
   2의 면적일 때 가구 수가 1,000 이었다면 2’의 가구 수는 400이 된다.

    ⑤ 3의 면적에서 인덱스안의 3’ 면적을 구한다.
   3과 3’의 면적이 700 : 300이라면,
   3의 면적일 때 가구 수가 300 이었다면 3’의 가구 수는 128이 된다

    ⑥ 만약 4의 모폴로지가 하천지역이라면 이에 대한 고려를 수행한다. 즉, 4’은 
가구 수가 없어서 가구 수만 있는 면적은 3″만을 고려하면 약 180 가구가 
된다.

    ⑦ 선택된′ 인덱스에 포함된 가구 수 산출 방법은(1′+ 2′+ 3′)이며, 실제
로는 (1′+ 2′+ 3″)인 780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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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4)

1

2

3

1‘ 2‘

3‘’4‘

3‘

[그림 23] 가구 수 추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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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방식을 이용한 실제 가구 수 추출 예 

제안한 가구 수 추출 방안을 경상북도 울진읍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① 위성영상 데이터와 중첩하여 확인

  ② 소블럭 데이터에 지형도를 중첩하여 확인

       - 빨간색은 소블럭 통계 데이터, 검정색은 지형도 데이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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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블럭 데이터에 모폴로지를 중첩하여 확인 

 

 ④ 도면에서 격자형 인덱스를 생성(5,000㎡)

- 빨간색 격자가 샘플 지역이며, 격자형 인덱스 폴리곤은 100m, 50m 등 임의로 

조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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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블럭에 속한 격자형 인덱스 내에 포함된 소블럭 데이터와 모폴로지 데이터를 

연산한 결과

<표 15>  각 필드 기호 및 설명

 

필드명 필드설명
Poly_id 폴리곤 ID (소블럭 ID)
Index_id 인덱스 ID
All_area   폴리곤 각각의 면적                       (1)
All_hou_n  폴리곤 안에 속한 가구 수                 (3)
In_area 인덱스 안에 포함된 폴리곤의 면적         (2)
In_hou_n 인덱스 안에 포함된 가구 수               (4)
Mpol_id 모폴리지 ID
Mpol_all_a 모폴리지 각각의 면적
Mpol_in_a 인덱스 안에 포함된 모폴리지의 면적       (5)
Hou_area 폴리곤의 면적에서 모폴로지면적을 뺀 면적 (6)

   - 모폴로지 데이터중 6(개방),7(숲,나무),8(바다),9(호수, 강,저수지) 데이터는 

가구가 없는 지역이므로 통계소블럭에서 면적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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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설명

- 격자 인덱스내에 있는 동별블럭 데이터의 면적을 이용하여 가구 수를 산출함

- 폴리곤 각각의 면적(1)과 인덱스 안에 포함된 폴리곤의 면적(2)의 비율로, 폴리곤

안에 속한 가구 수(3)를 가지고 인덱스안에 포함된 가구 수(4)를 계산한다.

- 인덱스 안에 포함된 면적(5)을 (2)에서 뺀 면적이 가구 수의 최종 면적(6)이 됨.

 

<표 16> 결과치 확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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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SMIs를 활용한 수신율 조사검증시스템 구축방안 

1. 가구 수 기반 모폴로지 구축방안 

1) 통계청 총가구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1) 통계청 총가구 통계 개요

① 통계청 총가구 통계
  - 기준자료 : 2005년 가구 통계 조사 (매 5년 단위로 갱신)
  - 데이터 영역 : 읍면동을 소지역 단위(인구 500명 기준)로 분할

[그림 24]  통계청 총가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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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계청 총가구 통계 사례 
  - 개포 2동 사례 : 37개의 소지역으로 구분하여 총가구 통계 구성
  - 개포 2동의 지형적 특징

구분 내용

주택 고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연립주택 등과 같이 주택이 밀집된 지역

주택 저밀집 지역 산, 공원이 대부분인 지역으로 면적대비 주택수가 적은 지역

주택 부재 지역 학교, 사무용 빌딩 등으로만 구성된 지역

[그림 25]  개포2동 총가구 통계

 

   가. 주택 저밀집 지역
    ☞ 개포2동의 소지역 가운데 대모산 인근을 커버하는 소지역으로 지역의 

대부분이 산으로 되어 있음(개포2동 총가구 통계의 1번 지역).
    ☞ 해당 지역의 주택이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수신율 검증을 

위하여 거주지역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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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포2동 주택 저밀집 지역

  나. 주택 부재 지역
    ☞ 개포2동의 소지역 가운데 지역의 대부분이 공원과 학교로 구성되어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
    ☞ 해당 지역과 같이 건물은 있지만 주택이 없는 지역은 총가구 0인 

지역으로 유지

[그림 27]  개포2동 주택 부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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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가구 통계 GIS 데이터 구성절차

① 총가구 통계 GIS 구성절차

1) 행정구역 분류

전국을 최소단위의 행정구역

(읍·면·동)으로 분류

2) 행정구역 소지역으로 세분화

최소단위의 행정구역을 통계청 
소지역 단위로 세분화하여 

구성

3) 소지역별 총가구 통계 설정

소지역별로 총가구 통계를 

설정한다.

[그림 28]  총가구 통계 GIS 구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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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구 통계 데이터 속성 및 관계도

  - 총가구 통계 데이터는 광역시·도 정보, 시·군·구 정보, 읍·면·동 정보로 
구성된다.

  - 각각의 행정구역 정보는 행정구역코드, 면적 및 행정구역의 모양을 나타내는 
영역폴리곤 정보로 구성되고 참조를 위한 상위행정구역코드를 가진다.

  - 소지역은 소지역코드는 행정구역정보에 가구 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 
형태이다.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지역

 행정구역코드

영역 폴리곤 정보

면적

 행정구역코드

상위행정구역코드

영역 폴리곤 정보

면적

 행정구역코드

상위행정구역코드

영역 폴리곤 정보

 면적

 행정구역코드

상위행정구역코드

영역 폴리곤 정보

면적

가구 수

[그림 29]  총가구 GIS 데이터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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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1) 통합 데이터 구성의 필요성

① 통계청 총가구 통계의 특징

  - 통계청 총가구 통계는 행정구역을 소구역으로 세분화하여 가구 수 통계를 
구성함.

  - 소구역은 주택과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고밀질 지역과 산, 공원, 학교 등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밀집 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림 30]  개포동 지역 소블럭 데이터

  - 저밀집 지역의 경우, 지역 면적대비 주택이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 
방송 수신율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지역을 건물이 있는 지역과 산, 공원 
등의 지역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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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개포동 지역 지역특성

② 가구 분포 유형
  - 주거 밀집지역 : 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면적대비 가구 수가 많은 지역

 [그림 31] 가구분포 유형(주거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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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딩 밀집지역 – 사무용 빌딩, 공공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면적  
대비 빌딩 수가 많고 가구 수가 거의 없는 지역

 [그림 32] 가구분포 유형(빌딩밀집지역)

     - 공원지역 : 공원 또는 체육시설 등의 지역으로 가구 수가 적은 지역

  [그림 33] 가구분포 유형(공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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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지역 :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면적대비 공장 수가 많고 가구 
수가 거의 없는 지역

 [그림 34] 가구분포 유형(공단지역)

     - 저밀집 주거지역 : 주로 산이 많은 지형으로 면적대비 가구 수가 적은 지역

 [그림 35] 가구분포 유형(저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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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통합데이터 구성의 필요성

     - 통계청 총가구 통계는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소지역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구축함.

     - 방송국 수신율 검증을 위해서는 실제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가 중요
하므로 통계청에서 구축한 총가구 소지역 가운데 저밀집 주거지역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역은 실제 거주지역으로 추가적인 세분화가 필요함.

     - 방송국 수신율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통계청 총가구 통계와 국토  
 해양부의 건물GIS정보, 신도시계획GIS정보와 환경부의 토지피복도   
 GIS정보 등을 통합하여 정밀화하여 신뢰성이 향상된 총가구 모폴로지의  
 구성이 필요함.

      - 유형별 총가구 데이터 보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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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유형별 총가구 데이터 보정 방안

구  분 보정여부 내        용

주거 밀집

지역

- 주택 밀집지역의 가구 수 통계이므로 보정 불필요

빌딩 밀집

지역

- 방송 수신가구수 모폴로지를 생성해야 하므로 보정이 

필요하나 해당 지역에서 거주용 건물을 판별하기 어려움.

빌딩지역도 방송수신이 가능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추가적인 보정작업을 하지 않고 가구 수 모폴로지 구성 

공단 지역 보정필요 공단지역의 경우도 거주용 건물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음.

공단지역도 방송수신이 가능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추가적인 보정작업을 하지 않고 가구 수 모폴로지 구성 

공원, 체

육시설

보정필요 공원지역의 일부지역에 거주지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NGIS건물데이터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을 

세분화하여 가구 수 모폴로지 구성   

교외지역 보정필요 지역의 면적대비 거주지역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NGIS

건물데이터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을 세분화하여 

가구 수 모폴로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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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데이터를 활용한 가구 수기반 모폴로지 구성 방안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구 수기반 방송수신율 통계확보를 위하여 통계청의 
총가구 통계와 국토해양부의 NGIS 건물 데이터, 신도시 계획 및 환경부 토지
피복도 등을 통합하여 총가구 모폴로지를 재구성한다.
 

① 가구 수 기반 모폴로지 재구성 

1) 저밀집거주지역분류

통계청의 총가구 통계의 최소 

단위인 소지역 가운데 저밀집 

거주지역을 분류한다

2) ) NGIS건물정보와 통합 검토

분류된 저밀집 거주지역과 

NGIS건물정보, 신도시계획 및 

토지피복도를 통합검토

3) 소지역최적화

저밀도 거주지역에 대하여 

NGIS건물, 신도시계획 및 토지

피복도를 고려한 최적화된 영역

으로 재구성

[그림 36]  총가구 GIS 데이터 구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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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가구 통계 데이터의 속성 및 관계도

     - 총가구 통계 데이터는 광역시·도 정보, 시·군·구 정보, 읍·면·동 정보, 소지역 
정보와 분할 소지역 정보로 구성된다.

    - 행정구역 정보는 행정구역코드, 면적 및 행정구역의 모양을 나타내는 
영역폴리곤 정보로 구성되고 참조를 위한 상위행정구역코드를 가진다.

     - 소지역 및 분할 소지역은 소지역코드와 행정구역정보에 가구 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 형태이다.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코드

영역 폴리곤 정보

면적

 행정구역코드

상위행정구역코드

영역 폴리곤 정보

면적

 행정구역코드

상위행정구역코드

영역 폴리곤 정보

 면적

소지역 분할소지역

소지역코드

상위행정구역코드

영역 폴리곤 정보

면적

가구 수

 분할소지역코드

상위소지역코드

영역 폴리곤 정보

면적

가구 수

[그림 37]  총가구 통계 데이터의 속성 및 관계도



- 83 -

2. 가구 수 기반 모폴로지 구축방안 특성 비교

1) 구축방안별 특징

   <표 18> 유형별 총가구 데이터 보정 방안

구축방안 특징

통계청

총가구 데이터

활용

- 통계청의 총가구 통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총가구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 확보

- 2005년 통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최신성 확보 필요

- 산악지형 등의   인구저밀도지역에 대한 세분화 필요

- 재구성 모폴로지 신뢰도 : 중

위성영상으로

가구 수 추출

-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건물 추출

- 최신 위성영상 사용으로 최신성 확보

- 객관성 있는 가구 수 데이터 통계확보 방안 필요

- 재구성 모폴로지 신뢰도 : 하

새주소 데이터 

활용

- 행정안전부의 새주소 체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주택에 대한   

  객관성 확보지만 가구 수에 대한 객관성은 미미함.

- 새주소 체계로의 변환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전국적인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재구성 모폴로지 신뢰도 : 하

통합 데이터

활용

- 통계청의 총가구 통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총가구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 확보

- 2005년 통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최신성 확보 필요

- 산악지형 등의 인구 저밀도지역에 대한 세분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NGIS 건물정보, 신도시계획과 환경부의 토지  

  피복도 활용

- 재구성 모폴로지 신뢰도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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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축방안별 장단점

   <표 19> 유형별 총가구 데이터 보정 방안

구축방안 장점 단점

통계청

총가구

데이터

활용

-객관성 있는 가구 수 기반 모폴로지 

구축

-국가기관의 데이터이므로 협조에 

의한 데이터 확보로 비용절감

- 최신성 결여

- 거주 저밀도 지역에 대한 수신율   

 신뢰성 부족

위성영상

으로

가구수

 추출

- 최신 위성영상 또는 항공영상   

  사용을 통한 데이터의 최신성 확보

- 데이터 구축을 위한 비용증가

① 위성영상 데이터 확보 비용

② 위성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가구 수 

추출 작업 비용

새주소

데이터 

활용

- 새주소 체계의 주택정보를 활용  

 하므로 객관성 확보

- 진행중인 사업으로 전국 데이터  

  확보 어려움

- 데이터 재구성을 위한 비용     

   필요

통합 

데이터

활용

- 객관성과 신뢰성이 향상된 가구 수   

 기반 모폴로지 구축

- 데이터 통합을 위한 비용 증가

① 데이터 확보 비용

② 데이터 재구성을 위한 작업   

  비용



Ⅵ. 가구수 기반 수신율분석시스템 모의운영 및 결과 분석 

1. 지상파 수신율 조사 결과 요약

 지상파 수신율은 지형 및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 밀집지역, 빌딩 밀집지역, 
공단지역, 공원, 체육시설 지역, 교외지역에서 나누어 조사하였다.

 주거 밀집지역으로는 개포동 인근지역을, 빌딩 밀집지역으로는 명동 인근지역을, 
공단지역으로는 남동공단 인근지역을, 공원, 체육시설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인근지역을, 교외지역은 가평읍을 선정하였다.

 지상파 수신율은 KBS조사 수신율, CRMO 조사 수신율, 통계청 가구통계를 
활용한 가구통계 수신율, 통합데이터(가구통계+NGIS+토지피복도)를 활용한 
수신율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지상파 수신율은 조사방법 별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수신율의 객관성과 신
뢰성은 조사 시 활용한 데이터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존하며, 수신율 해석 
방법에도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다.  

 
가. 기관별 수신율 조사방법
  - KBS조사 수신율 : 행정구역별 샘플 조사하여 
      수신율 = 양청샘플수/조사샘플수
  - CRMO조사 수신율 : 전국을 2.5 km 단위로 잘라서 실측조사하여 

수신율 계산
  - 가구통계 수신율 : 통계청 가구통계 활용한 수신율 계산(5.3 가구 수 

생성 방볍 및 절차에서 설명)
  - 통합데이터 수신율 : 통계청 가구통계 +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활용한 

통계
  - 방송구역 면적율 : 행정구역 면적 대비 양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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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KBS조사

수신율(%)

CRMO조사

수신율(%)

가구통계

수신율(%)

다중방송

수신율(%)

방송구역

면적율(%)

비고

주거 밀집지역  100  100 99.2 100 90.5 개포동

빌딩 밀집지역  100  100 73.6 - 68.3 명동

공단 지역  100  100 89 - 93.8 남동공단

공원, 체육시설  100  100 99.8 - 96.7 상암동

교외지역  44.6 48.6 56.8 - 28.5 가평읍

교외지역 76.7 - 34.1 울진읍

지역 행정구역

면적(㎢)

총가구 수 방송수신

가구 수

가구통계

수신율(%)

비고

주거 밀집지역 5.69 28,177 27,943 99.2 개포동

빌딩 밀집지역 1.03 1,163 1,163 100 명동

공단 지역 27.85 13,275 11,877 89 남동공단

공원, 체육시설 13.03 38,265 38,173 99.8 상암동

교외지역 145.01 5,804 3,298 56.8 가평읍

교외지역 81.67 4,507 3,457 76.7 울진읍

지역 행정구역 면적

(㎢)

양청구역 면적

(㎢)

방송구역 면적율

(%)

비고

주거 밀집지역 5.69 5.15 90.5 개포동

빌딩 밀집지역 1.03 0.703 68.3 명동

공단 지역 27.85 26.11 93.8 남동공단

공원, 체육시설 13.03 12.60 96.7 상암동

교외지역 145.01 41.3 28.5 가평읍

교외지역 81.67 27.84 34.1 울진읍

 나. 조사방법/기관별 수신율

  <표 20> 지상파 방송 수신율 결과요약(KBS1기준)

  
다. 가구통계 수신율

  <표 21> 지상파 방송 수신율 결과요약

 
라. 방송구역 면적 수신율

 <표 22> 방송구역 면적 수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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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 시스템 개요도

 DTV수신율검증시스템은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수신율 통계를 생성하여 사용자
에게 수신율 통계를 제공한다. 

 1단계로는 통계청의 가구통계, NGIS, 환경부의 토지피복도를 통합, 보정, 
변환하여 가구통계를 생성하고,  2단계로 분석격자를 생성하고, 수신율 통계 
생성을 요청하여 방송국별 수신율 통계를 생성한다. 

 생성된 수신율 통계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사에서 방송수신율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등의 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그림 38]  DTV수신율 검증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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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수신 가구 수 생성 방법 및 절차

1) 가구통계 GIS 데이터 생성

 ① 가구통계 GIS데이터 생성을 위한 활용 데이터 선정
  - 통계청 가구통계 활용 – 통계청 가구통계를 기준으로 가구통계 GIS

데이터 생성
  - 통합데이터 활용 – 통계청 가구통계, 환경부 토지피뵥도, NGIS 또는 

위성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가구통계 GIS데이터 생성
 ② 데이터 활용 방안이 선정되면, 해당 자료들을 통합/보정/변환 과정을 

수행하여 가구통계 소지역 데이터 생성
 ③ 가구통계 계산을 위한 기초격자 데이터 생성
  - 격자 크기: 100 m 또는 50 m
  - 격자와 중첩되는 소지역 데이터 생성(소지역 인덱스, 중첩면적, 계산된 

중첩가구 수, 격자의 중심점 좌표)
 
2) 방송국별 가구통계 데이터 생성

 ① 방송국별 방송서비스영역 분석
  - 방송국 출력별로 분석영역 기준 설정(200㎞, 100㎞, 50㎞)
  - 방송국별 전계강도 분석
 ② 가구 통계 GIS데이터와 가구통계 기초격자를 이용하여 방송수신가구 

계산

     å ´= )( 가구수
소지역면적

양청면적
가구수수신방송

 ③ 가구통계 소지역별 수신율 계산

     å ´= )( 가구수
소지역면적

양청면적
가구수수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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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방송수신 가구 수 생성 절차

3)  방송사별 가구통계 데이터 생성

 ① 방송사별(KBS1, KBS2, MBC, SBS) 방송서비스영역 통합 및 중첩지역 
제거

 ② 가구통계 GIS데이터와 가구통계 기초격자를 이용하여 방송사별 방송
수신가구 계산

 ③ 방송사별 가구통계 소지역별 수신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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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내용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그림과 같다.

b

a

c

e

d

f

① ②

④③

a.분석격자생성

c.분석격자별 가구수계산

b.방송서비스 영역분석

d.소지역별 방송수신 가구수계산 e.행정구역별 가구수계산

[그림 40]  가구수기반 방송수신율 계산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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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수신율 시뮬레이션  

방송수신 가구 수 시뮬레이션은 가구 수 통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성영상으로 가구 수를 추출하는 방법과 새길 주소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제외하고 데이터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통계청 가구 통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단일 방송국별 수신율 시뮬레이션’과 ‘통합 수신율 
시뮬레이션’으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1)  단일 방송국별 시뮬레이션

(1) 도심 주거밀집지역

   ① 주거환경
     도심 주거 밀집 지역으로 개포동 인근지역을 선정하였다. 개포동 인근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단지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에 학교, 공원이 있으며, 구룡산과 대모산이 인접해 있음.

학교,공원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녹 지

      [그림 41]  개포동 인근지역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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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구분포 현황

     개포동의 통계청 가구통계는 152개의 소지역으로 구분되어 통계가 작성
되어 있음.

     개포동 주거밀집지역은 조밀하게 소지역으로 분할하여 가구 수 통계가 
작성되어 있음.

     개포동에는 학교/공원이 있으며, 대모산 일대의 소지역은 가구통계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보정작업이 필요함.

대모산 일대 소지역

주거밀집지

학교,공원

[그림 42]  개포동 가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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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수신환경 검토
 

  -  실측데이터 검토: 개포동 인근 실측지점은 3개 지점으로 모두 가시영역

중관소 실측지점

[그림 43]  개포동 인근지역 KBS1 DTV 실측

  -   Path Profile : 개포동의 대부분이 가시영역으로 대부분 양청지역

[그림 44]  개포동 Path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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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방송 수신환경 시뮬레이션
   - 시뮬레이션 결과: 개포동 인접지역은 관악산과 가시영역으로 양청지역이 

대부분이며, 대모산 후사면과 구룡산 후사면 일부지역은 난시청지역임

구룡산 후사면 대모산 후사면

[그림 45]  개포동 인근 방송수신환경 시뮬레이션 결과 (10m)

ㄱ)  방송수신환경 분석조건
☞ 분석시스템: 방송망 분석시스템으로 상암 월드컵경기장 일대의   

  방송수신환경 분석
☞  분석조건

구분 설정 내용

분석범위 방사형분석

분석반경 60 km

분석거리간격 100 m

분석각 간격 0.03도

수신안테나 높이 9 m

알고리즘 BCast

 

ㄴ)  방송수신환경 분석결과
☞  방송수신환경 분석결과 개포동의 경우, 구룡산과 대모산 인접한  

   일부 소지역에서 난시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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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구역 면적율 계산 결과
행정구역 행정구역 면적

(㎢)

양청 면적

(㎢)

양청 면적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4.34 3.80 87.57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1.35 1.35 100

계 5.69 5.15 90.5

 

[그림 46]  개포동 일대의 방송수신환경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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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송수신 가구 수 시뮬레이션
   - 대모산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난시청지역 검토

[그림 47]  대모산 인근지역 난시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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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역

번호

면적

(㎡)

난청면적

(㎡)

양청면적

(㎡)

양청비율 

(%)

가구 수 방송수신

가구 수

3 74,3400 48,000 695,400 94% 437 409

5 136,550 48,500 88,050 64% 205 132

11 20,600 6,000 14,600 71% 339 240

20 23,500 2,000 21,500 91% 171 156

66 832,000 42,500 789,500 95% 407 386

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41 100% 118 118 71 100% 205 205

42 100% 270 270 72 100% N/A 0

43 100% 227 227 73 100% 174 174

44 100% 34 34 74 100% 337 337

45 100% 219 219 75 100% 219 219

46 100% 87 87 76 100% 190 190

47 100% 245 245 77 100% 244 244

48 100% 194 194 78 100% 100 100

49 100% 194 194 79 100% 266 266

50 100% 175 175 80 100% 100 100

51 100% 163 163 81 100% 141 141

52 100% 237 237 82 100% 138 138

53 100% 246 246 83 100% 139 139

54 100% 118 118 84 100% 174 174

55 100% 117 117 85 100% 136 136

56 100% N/A 0 86 100% 229 229

57 100% 117 117 87 100% N/A 0

58 100% 289 289 88 100% 234 234

59 100% 163 163 89 100% 221 221

60 100% 330 330 90 100% N/A 0

ü- 대모산 인근지역의 난시청 발생지역 가구 수 계산

<표 23> 난시청 발생지역 가구 수 계산

  

ü- 개포동 인근지역의 방송수신 가구 수 계산

<표 24> 개포동 방송수신 가구 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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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00% 149 149 91 100% 236 236

62 100% 164 164 92 100% 215 215

63 100% 138 138 93 100% 134 134

64 100% 217 217 94 100% 139 139

65 100% 150 150 95 100% 121 121

66 95% 407 386 96 100% 136 136

67 100% 272 272 97 100% 177 177

68 100% 193 193 98 100% 288 288

69 100% 367 367 99 100% N/A 0

70 100% 179 179 100 100% 141 141

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101 100% N/A 0 127 100% 194 194

102 100% 174 174 128 100% 250 250

103 100% 87 87 129 100% 90 90

104 100% 136 136 130 100% 158 158

105 100% 154 154 131 100% 170 170

106 100% 278 278 132 100% 332 332

107 100% 108 108 133 100% 248 248

108 100% 139 139 134 100% 346 346

109 100% 224 224 135 100% 117 117

110 100% N/A 0 136 100% 361 361

111 100% 155 155 137 100% 199 199

112 100% 536 536 138 100% 125 125

113 100% 116 116 139 100% 140 140

114 100% 216 216 140 100% 256 256

115 100% 252 252 141 100% 210 210

116 100% 204 204 142 100% 159 159

117 100% 369 369 143 100% 180 180

118 100% 120 120 144 100% 255 255

119 100% 116 116 145 100% 103 103

120 100% 292 292 146 100% 136 136

121 100% 104 104 147 100% 319 319

122 100% 225 225 148 100% 239 239

123 100% 140 140 149 100% 131 131

124 100% 204 204 150 100% 140 140

125 100% 151 151 151 100% 233 233

126 100% 100 100 152 100% 380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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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면적 양청 면적 방송구역

면적율

총가구 수 방송수신

가구 수

5.69 ㎢ 5.15 ㎢ 90.5 % 28,177 25,500

총가구 수 방송수신 가구 수 방송수신 가구비율

28,177 27,943 99.2 %

   ④ 방송 수신 가구 수 분석

ü- 방송구역 면적율 기준 방송수신 가구 수를 계산하면

 
ü- 통계청 가구통계 소지역 데이터 기준으로 방송수신 가구비율을 계산하면

 
ü- 방송수신 가구비율은 소지역-5,번과 소지역-66과 같이 면적대비 가구 

수가 적은 지역에서 난시청이 발생하므로 방송수신 가구 수가 방송구역 
면적율에 의한 계산결과 보다 많아짐을 알 수 있음.

ü- 이 통계는 단일방송송신소(관악산)로부터의 수신상황으로 실제와 같은  
다중방송환경(관악산+남산송신소)일 경우 수신율 100%로 산정됨

   <표 25> 개포동 지역 수신율 모의계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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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 빌딩밀집지역

   ① 주거환경
- 도심 빌딩밀집지역으로 명동 인근지역을 선정하였다.
- 명동 인근지역은 사무용 빌딩과 상업용 건물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

며, 빌딩들 사이에 주택이 산재되어 분포하고 있다.

[그림 48]  명동 인근지역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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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구분포 현황
- 명동 인근지역의 통계청 가구통계는 6개의 소지역으로 구분되어 통

계가 작성됨.
- 명동 인근지역은 사무용/상업용 건물이 대부분이며, 주택은 면적대비 

희소하게 분포되어 있음.
- 명동 인근지역은 건물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주택은 산재되

어 분포되어 있으나 빌딩에서도 방송이 수신되어야 하므로 가구통계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보정작업이 필요 없음.

[그림 49]  명동 인근지역 가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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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송수신환경 
   (a) 방송수신환경 검토
    - 실측데이터 검토 : 명동 인근지역에는 실측지점이 없으며, 가장 인접

한 측정지역이 현저동과 홍제동 지역임.

명동인근지역

중관소실측지점

[그림 50]  명동 인근지역 KBS1 DTV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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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일대는 남산과 대부분 가시영역이지만 건물에 의한 비가시영역 존재

[그림 51]  명동 인근지역 KBS1 DTV Path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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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방송수신환경 시뮬레이션

- 시뮬레이션 결과 : 명동 인근지역은 남산 KBS1 DTV방송보조국과 
가시영역 내에 있지만 건물에 의해 난시청지역
이 발생.

[그림 52]  명동 인근 방송수신환경 시뮬레이션 결과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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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행정구역 면적

(㎡)

양청 면적

(㎡)

방송구역 면적율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1가 0.02 0.02 96.79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0.07 0.07 99.65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3가 0.03 0.03 99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0.04 0.03 71.16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0.12 0.1 86.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0.06 0.01 20.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0.11 0.08 73.37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0.04 0.03 86.52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0.06 0.04 69.1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0.07 0.06 88.69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0.07 0.06 88.29

계 9.94 4.03 40.54

  ㄱ)방송수신환경 분석조건
☞  분석시스템: 방송망분석시스템
☞  분석조건

구분 설정 내용

분석범위 격자형분석

분석거리간격 100 m

분석각 간격 0.01도

수신안테나 높이 9 m

알고리즘 BCast

  ㄴ)방송수신환경 분석결과
☞  명동 인근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양청인 것으로 분석됨

<표 26> 명동지역 방송구역 면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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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명동 일대의 방송수신환경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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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1 35% 332 116 4 100% 175 175

2 75% 208 156 5 98% 159 156

3 91% 185 168 6 82% 104 85

④방송수신가구 수 시뮬레이션

- 명동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난시청지역 검토

[그림 54]  명동 일대의 난시청 지역

ü  - 명동 인근지역의 양청 가구 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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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면적 양청면적 방송구역

면적율

총가구 수 방송수신

가구 수

9.94   ㎢ 4.03   ㎢ 40.54   % 1,163 471

총가구 수 방송수신가구 수 방송수신가구비율

1,163 856 73.6%

⑤방송수신 가구 수 비교분석
ü  - 방송구역 면적율 기준으로 방송수신 가구 수를 계산하면

 
ü  - 통계청 가구통계 소지역 데이터 기준으로 방송수신 가구비율을 계산하면

 

   <표 27> 명동지역 방송수신 가구 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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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단지역

   ① 주거환경 검토
 - 공단지역으로 인천 남동공단 인근지역을 선정하였다.
 - 인천 남동공단 인근지역은 공장지대가 대부분이며, 인근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 인천 남동공단은 행정구역으로 고잔논현동, 남촌도림동 일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공장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그림 55]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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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구분포 현황
     - 인천 남동공단 인근지역 행정구역은 고잔논현동, 남촌도림동이며, 통계청 

가구통계는 76개의 소지역으로 구분되어 가구 통계가 작성되어 있음.
     - 공단지역은 주로 평지에서 개발되어 있으며, 공장지역도 방송이 수신

이 되어야 하므로 수신율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추가적인 소지역 
분류 작업이 필요 없음.

[그림 56]  남동공단 인근지역 소지역 분류

  ③ 방송수신환경
    (a) 방송수신환경 검토

- 실측데이터 검토 : 남동공단 인근 실측지점은 가시영역으로 수신율양호

[그림 57]  인천 남동공단 인근지역 KBS1 DTV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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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Profile : 대부분 평지이므로 가시영역, 낮은 산 후면의 일부지역 비가시영역

[그림 58]  남동공단 인근의 KBS1 DTV Path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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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방송수신환경 시뮬레이션
- 시뮬레이션 결과 : 낮은 산에 인접지역을 제외하고는 양청지역으로 나타남

[그림 59]  인천 남동공단 인근지역 방송수신환경 시뮬레이션 결과

ㄱ)  방송수신환경 분석조건
☞  분석조건

구분 설정내용

분석범위 격자형분석

분석반경 60   km

분석거리간격 100   m

분석각 간격 0.08도

수신안테나 높이 9   m

알고리즘 B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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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행정구역면적

(㎢)

양청면적

(㎢)

양청면적율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9.88 9.03 91.4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3.74 3.25 86.9

인천시 남동구 논형동 8.21 7.73 94.2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3.53 3.40 96.4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2.49 2.7 87.0

계 27.85 26.11 93.8

ㄴ)  방송수신환경 분석결과
☞  남동공단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양청한 것으로 분석됨
☞  방송구역 면적율 계산 결과

 

[그림 60]  남동공단 일대의 방송수신환경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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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1 95% 154 146 16 98% 93 91

2 0% 107 0 17 100% 113 113

3 0% 161 0 18 100% 180 180

4 20% 179 36 19 100% 264 264

5 85% 102 87 20 100% 209 209

6 68% 96 65 21 88% 90 79

7 45% 237 107 22 100% 239 239

8 99% 308 305 23 100% 242 242

9 100% 123 123 24 100% 218 218

   ④방송수신 가구 수 시뮬레이션
    - 수산동 일대의 난시청지역 검토

[그림 61]  수산동 일대의 난시청지역

    - 남동공단 인근지역 방송수신 가구 수 계산

<표 28> 남동공단 인근지역 방송수신 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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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0% 168 168 25 88% 134 118

11 95% 285 271 26 100% 167 167

12 5% 121 6 27 45% 186 84

13 8% 213 17 28 85% 251 213

14 100% 238 238 29 100% 125 125

15 - N/A 0 30 0% 111 0

31 100% 215 215 54 100% 199 199

32 100% 197 197 55 99% 262 259

33 75% 287 215 56 100% 233 233

34 100% 228 228 57 100% 120 120

35 100% 112 112 58 100% 113 113

36 96% 165 158 59 100% 255 255

37 100% 111 111 60 100% 120 120

38 50% 220 110 61 100% 158 158

39 100% 129 129 62 - N/A 0

40 100% 150 150 63 100% 182 182

41 100% 240 240 64 100% 116 116

42 98% 175 172 65 100% 105 105

43 100% 256 256 66 100% 95 95

44 100% 119 119 67 100% 119 119

45 100% 157 157 68 100% 118 118

46 100% 236 236 69 100% 138 138

47 100% 157 157 70 - N/A 0

48 - N/A 0 71 100% 158 158

49 100% 284 284 72 100% 158 158

50 100% 499 499 73 100% 226 226

51 100% 237 237 74 100% 233 233

52 100% 134 134 75 100% 349 349

53 100% 151 151 76 100% 245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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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면적 양청면적 방송구역

면적율

총가구 수 방송수신

가구 수

27.85   ㎢ 26.11   ㎢ 93.8   % 13,275 12,451

총가구 수 방송수신가구 수 방송수신가구비율

13,275 11,877 89%

   ⑤방송수신 가구 수 비교분석

    - 방송구역 면적율을 기준으로 방송수신 가구 수를 계산하면

 
    - 통계청 가구통계 소지역 데이터 기준으로 방송수신 가구비율을 계산

하면

 
    - 인천 남동공단의 경우, 거주밀집지역 일부에 난시청이 발생하여 방송

수신 가구비율이 방송구역 면적율 보다 낮게 나옴. 실질적으로 방송
수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수가 많다는 결과임.

 <표 29> 남동공단 지역 수신율 모의계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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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원/체육시설 지역

   ① 주거환경 검토
 - 공원/체육시설 지역으로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을 선정하였다.
 -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은 월드컵 공원과 월드컵경기장이 넓게 분포

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구성 
 -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행정구역으로 망원동, 상암동, 성산동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공원지역 체육시설

[그림 62]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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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구분포 현황

 -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 행정구역은 망원동, 상암동, 성산동이
며, 통계청 가구통계는 190개의 소지역으로 구분

 -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비거주 소지역이 3개가 있으며, 거주밀집
지역은 조밀하게 소지역을 분할하여 가구 수 통계가 작성되어 있음.

       -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근 지역은 공원/체육시설이 넓은 지역에 분포
되어 있으나 가구통계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보정작업이 필요 없음.

비거주지역

(가구 수 N/A)

주거밀집지역

[그림 63]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 가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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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역의 경우, 가구통계 소지역에 공원/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 있어 가구통계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보정작업이 필요할 수 도 있음.

[그림 64]  주거지역과 공원/체육시설이 동일 소지역 포함된 가구통계

   ③ 방송수신환경
    (a) 방송수신환경 검토

- 실측데이터 검토 :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 실측지점은 2개 지점으로 모두 가시영역

중관소 실측지점

[그림 65]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 KBS1 DTV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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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봉산 후면과 월드컵 공원 후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시영역

비가시지역

[그림 66]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 KBS1 DTV Path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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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방송수신환경 시뮬레이션
- 월드컵공원 인접 일부와 망봉산 후사면 일부지역은 난시청지역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양청지역임.

월드컵 공원

망봉산후사면

[그림 67]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근 방송수신환경 시뮬레이션 결과 (10m)

ㄱ)  방송수신환경 분석조건
☞ 분석시스템: 방송망분석시스템으로 상암 월드컵경기장 일대의 방

송수신환경 분석
☞  분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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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행정구역면적

(㎢)

양청면적

(㎢)

양청면적율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1.73 1.72 99.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8.39 7.97 9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52 2.52 1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동 0.39 0.39 100

계 13.03 12.60 96.7

구분 설정내용

분석범위 격자형분석

분석반경 60   km

분석거리간격 100   m

분석각 간격 0.01도

수신안테나 높이 9   m

알고리즘 BCast

ㄴ)  방송수신환경 분석결과
☞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양청인 것  

  으로 분석됨

 

[그림 68]  상암 월드컵경기장 일대의 방송수신환경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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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방송수신 가구 수 시뮬레이션

- 월드컵공원은 통계청 데이터 검토결과 비거주지역으로 방송수신가
구 수 계산 제외

비거주지역

방송수신가구 수

계산제외
월드컵공원

[그림 69]  상암 월드컵공원 일대의 난시청지역

- 월드컵아파트단지 인근지역 가구 수 계산
소지역

번호

면적

(㎡)

난청면적

(㎡)

양청면적

(㎡)

양청비율 

(%)

가구 수 방송수신

가구 수

78 3,300 930 2,370 72% 161 116

84 150,000 26,000 124,000 83% 208 172

90 1,430,000 14,000 1,416,000 99% 280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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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 월드컵아파트단지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난시청지역 검토

208세대

150,000 ㎡

280세대

1,430,000 ㎡

161세대

3,300 ㎡
N/A

[그림 70]  상암 월드컵아파트단지 일대의 난시청지역

 
- 월드컵아파트단지 인근지역 가구 수 계산

소지역

번호

면적

(㎡)

난청면적

(㎡)

양청면적

(㎡)

양청비율 

(%)

가구 수 방송수신

가구 수

78 3,300 930 2,370 72% 161 116

84 150,000 26,000 124,000 83% 208 172

90 1,430,000 14,000 1,416,000 99% 280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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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1 100% 186 186 6 100% 350 350

2 100% 302 302 7 100% 253 253

3 100% 158 158 8 100% 246 246

4 100% 191 191 9 100% 216 216

5 100% 218 218 10 100% 187 187

11 100% 151 151 41 100% 250 250

12 100% 110 110 42 100% 271 271

13 100% 161 161 43 100% 83 83

14 100% 171 171 44 100% 96 96

15 100% 145 145 45 100% 200 200

16 100% 227 227 46 100% 233 233

17 100% 365 365 47 100% 190 190

18 100% 151 151 48 100% 105 105

19 100% 332 332 49 100% 128 128

20 100% 138 138 50 100% 150 150

21 100% 169 169 51 100% 116 116

22 100% 235 235 52 100% 248 248

23 100% 242 242 53 100% 253 253

24 100% 166 166 54 100% 235 235

25 100% 212 212 55 100% 237 237

26 100% 163 163 56 100% 154 154

27 100% 229 229 57 100% 247 247

28 100% 131 131 58 100% 230 230

29 100% 159 159 59 100% 104 104

30 100% 185 185 60 100% 227 227

31 100% 299 299 61 100% 210 210

32 100% 125 125 62 100% 169 169

33 100% 267 267 63 100% 285 285

34 100% 250 250 64 100% 116 116

35 100% 333 333 65 100% 161 161

-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의 양청 가구 수 계산

<표 30>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의 양청 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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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00% 128 128 66 100% 208 208

37 100% 203 203 67 100% 239 239

38 100% 268 268 68 100% 311 311

39 100% 248 248 69 100% 98 98

40 100% 279 279 70 100% 294 294

71 100% 128 128 101 100% 173 173

72 100% 142 142 102 100% 298 298

73 100% 180 180 103 100% 211 211

74 100% 225 225 104 100% 111 111

75 100% 262 262 105 100% 159 159

76 100% N/A 0 106 100% 111 111

77 100% 299 299 107 100% 110 110

78 72% 161 116 108 100% 156 156

79 100% 159 159 109 100% 198 198

80 100% 115 115 110 100% 337 337

81 100% 125 125 111 100% 125 125

82 100% 98 98 112 100% 261 261

83 100% 160 160 113 100% 177 177

84 83% 208 173 114 100% 132 132

85 100% N/A 0 115 100% 138 138

86 100% 238 238 116 100% 335 335

87 100% N/A 0 117 100% 283 283

88 100% 132 132 118 100% 263 263

89 100% 254 254 119 100% 165 165

90 100% 305 305 120 100% 117 117

91 99% 280 277 121 100% 273 273

92 100% 1229 1,229 122 100% 228 228

93 100% 173 173 123 100% 258 258

94 100% 263 263 124 100% 203 203

95 100% 300 300 125 100% 311 311

96 100% 144 144 126 100% 232 232

97 100% 162 162 127 100% 167 167

98 100% 356 356 128 100% 162 162

99 100% 97 97 129 100% 201 201

100 100% 130 130 130 100% 329 329

131 100% 245 245 161 100% 166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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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00% 178 178 162 100% 166 166

133 100% 275 275 163 100% 358 358

134 100% 180 180 164 100% 250 250

135 100% 260 260 165 100% 325 325

136 100% 183 183 166 100% 257 257

137 100% 162 162 167 100% 141 141

138 100% 106 106 168 100% 160 160

139 100% 205 205 169 100% 194 194

140 100% 282 282 170 100% 208 208

141 100% 175 175 171 100% 246 246

142 100% 195 195 172 100% 167 167

143 100% 323 323 173 100% 239 239

144 100% 222 222 174 100% 94 94

145 100% 133 133 175 100% 248 248

146 100% 182 182 176 100% 180 180

147 100% 184 184 177 100% 168 168

148 100% 166 166 178 100% N/A 0

149 100% 173 173 179 100% 231 231

150 100% 191 191 180 100% 270 270

151 100% 132 132 181 100% N/A 0

152 100% 252 252 182 100% N/A 0

153 100% 166 166 183 100% 166 166

154 100% 290 290 184 100% 165 165

155 100% 135 135 185 100% 286 286

156 100% 281 281 186 100% 103 103

157 100% 133 133 187 100% 138 138

158 100% N/A 0 188 100% 284 284

159 100% 103 103 189 100% 83 83

160 100% 252 252 190 100% 253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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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면적 양청면적 방송구역

면적율

총가구 수 방송수신

가구 수

13.03   ㎢ 12.60   ㎢ 96.7   % 38,265 36,994

총가구 수 방송수신가구 수 방송수신가구비율

38,265 38,173 99.8   %

   ⑤방송수신 가구 수 비교분석

- 방송구역 면적율을 기준으로 방송수신 가구 수를 계산하면

 

- 통계청 가구통계 소지역 데이터 기준으로 방송수신 가구비율을 계
산하면

 
- 방송수신 가구비율은 비거주지역이고 난시청지역을 계산에서 제외

함으로써 방송수신 가구 수가 증가함.

   <표 31>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 수신율 모의계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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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외지역 - 가평읍

   ① 주거환경 검토
- 교외지역으로 가평읍 인근지역을 선정함.
- 가평읍은 산악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산악지형으로 주거지역은 가평읍내에 

대부분 밀집되어 있으며 강변과 계곡을 따라 주거지역이 분포되어 있음

계곡/강변

주거지역

주거밀집지역

[그림 71]  가평읍 인근지역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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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구분포 현황

- 가평읍의 통계청 가구통계는 30개의 소지역으로 구분하여 통계가 작
성되어 있음.

- 가평읍 가구통계 소지역은 가구 밀집분포지역과 가구 희소분포지역으
로 구분된다. 

- 가구 밀집분포 소지역은 가평읍 가평군청 인근의 소지역들이며, 그 
외의 소지역은 면적대비 가구 희소분포지역임.

- 가구 희소분포지역은 주택이 존재하는 거주지역과 존재하지 않는 지
역을 분류할 필요가 있음.

가평읍

가평군

가평읍 30개

소지역으로

 구분

[그림 72]  가평읍 인근지역 가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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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송수신환경

    (a) 방송수신환경 검토

- 실측데이터 검토 – 가평군 인근 실측지점은 가시영역/비가시영역 산
재됨

[그림 73]  가평군 인근지역 용문산KBS1 DTV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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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Profile – 산악지형으로 거주지역은 비가시영역이 많음

[그림 74]  가평읍 인근지역 용문산KBS1 DTV Path Profile



- 133 -

  (b) 방송수신환경 시뮬레이션 
- 산악이 대부분의 가평군은 용문산과 비가시영역이 대부분

[그림 75]  가평군 방송수신환경 시뮬레이션 결과

 
     ㄱ)  방송수신환경 분석조건

☞  분석시스템: 방송망분석시스템으로 가평읍 일대의 방송수신환경
을 분석

☞  분석조건
구분 설정내용

분석범위 방사형분석

분석반경 60   km

분석거리간격 10   m

분석각 간격 0.03도

수신안테나 높이 9   m

알고리즘 B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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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방송수신환경 분석결과
☞  가평읍의 대부분의 지역이 난청인 것으로 분석됨
☞  방송구역 면적율 계산 결과
☞  면적 대비 주택밀집지역이 편중되어 있어 방송수신 가구 수 계

산시 해당지역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행정구역 행정구역면적

(㎢)

양청면적

(㎢)

양청면적율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145.01 41.3 28.5

계 145.01 41.3 28.5

 

[그림 76]  가평읍 일대의 방송수신환경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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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1 28.5 % 337 96 11 80   % 186 149
2 28.5 % 270 77 12 80   % 184 147
3 80 % 154 123 13 28.5  % 247 70
4 80 % 166 133 14 80   % 156 125
5 5.00 % 92 5 15 80   % 300 240
6 5.00 % 241 12 16 80   % 94 75
7 80 % 192 154 17 80   % 234 187
8 80 % 254 203 18 80   % 161 129
9 28.5 % 124 35 19 80   % 209 167
10 80 % 145 116 20 28.5 % 162 46
21 80   % 342 274 26 28.5 % 127 36
22 80   % 192 154 27 28.5% 227 65
23 28.5   % N/A 0 28 28.5 % 177 50
24 28.5   % 255 73 29 80  % 195 156
25 80   % 179 143 30 28.5 % 202 58

   ④방송수신 가구 수 시뮬레이션

- 가평읍 방송수신가구 검토

가구 밀집지역

[그림 77]  가평읍 방송수신환경

<표 32> 가평읍 인근지역 방송수신 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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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조건: 가평읍 인근지역의 방송수신 가구 수 계산은 
방송수신지역 검토가 가능한 지역은 양청비율을 계산하고 나머지 
지역은 방송구역 면적율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였다.

   ⑤방송수신 가구 수 비교분석
 

-  방송구역 면적율 기준 방송수신 가구 수를 계산하면
행정구역면적 양청면적 방송구역

면적율

총가구 수 방송수신

가구 수

145.01   ㎢ 41.3   ㎢ 28.5   % 5,804 1,654

 
-  통계청 가구통계 소지역 데이터 기준으로 방송수신 가구비율을 

계산하면
총가구 수 방송수신가구 수 방송수신가구비율

5,804 3,298 56.8   %

     <표 33> 가평읍 인근지역 수신율 모의계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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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외지역 - 울진읍

   ① 주거환경 검토

- 교외지역으로 울진읍 인근지역을 선정함.
      - 울진읍은 산악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산악지형으로 주거지역은 울진

읍내에 대부분 밀집되어 있으며 강변과 계곡을 따라 주거지역이 분
포되어 있음

주거밀집지역

계곡주변

주거지역

[그림 78] 울진읍 인근지역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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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구분포 현황

- 울진읍의 통계청 가구통계는 20개의 소지역으로 구분하여 통계가 작
성되어 있음.

- 울진읍 가구통계 소지역은 가구 밀집분포지역과 가구 희소분포지역으
로 구분된다. 

- 가구 밀집분포 소지역은 울진읍 울진군청 인근의 소지역들이며, 그 
외의 소지역은 면적대비 가구 희소분포지역임.

               [그림 79]  울진읍 인근지역 가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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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송수신환경

    (a) 방송수신환경 검토

- Path Profile – 산악지형으로 거주지역은 비가시영역이 많음

[그림 80]  울진읍 인근지역 현종산 KBS1 DTV Path Profile

  (b) 방송수신환경 시뮬레이션

ü  - 시뮬레이션 결과 : 산악이 대부분의 울진군은 현종산과 대부분 비가시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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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울진읍 방송수신환경 시뮬레이션 결과

 

ㄱ)  방송수신환경 분석조건
☞  분석시스템: 방송망분석시스템
☞  분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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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방송수신환경 분석결과
☞  울진읍의 대부분의 지역이 난청인 것으로 분석됨

행정구역 행정구역면적

(㎢)

양청면적

(㎢)

양청면적율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81.67 27.84 34.1

 
   ④방송수신 가구 수 시뮬레이션

- 울진읍 방송수신가구 검토

가구 밀집지역

[그림 82]  울진읍 방송수신환경

- 울진읍 인근지역 방송수신 가구 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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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울진읍 인근지역 방송수신 가구 수

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가구수

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가구수
1 40% 209 83 6 45% 314 114
2 100% 259 259 7 100 % 250 250
3 100 % 155 155 8 100 % 128 128
4 78% 188 147 9 100% 117 117
5 74% 336 248 10 100% 322 322
11 28% 361 101 16 100% 92 92
12 100 % 250 250 17 85% 135 115
13 75% 286 215 18 90% 309 278
14 15% 224 34 19 98% 184 180
15 100% 258 258 20 85% 130 111

   ⑤방송수신 가구 수 비교분석

- 방송구역 면적율 기준 방송수신 가구 수를 계산하면
행정구역면적 양청면적 방송구역면적율 총가구 수 방송수신가구 수

81.67   ㎢ 27.84   ㎢ 34.1% 4,507 1,537

- 통계청 가구통계 소지역 데이터 기준으로 방송수신 가구비율을 계
산하면
총가구 수 방송수신가구 수 방송수신가구비율

4,507 3,457 76.7   %

 

    <표 35> 울진읍 인근지역 수신율 모의계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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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중 방송 수신율 시뮬레이션 : 개포동 기준

국내 지형환경은 산악지형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산악이 많으므로 산악에 
의해 발생하는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 보조국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는 관악산의 DTV방송국에 설치하고 남산, 불광, 용문산 
등에 방송 보조국을 설치되어 있다. 

개포동의 경우 관악산 신호와 남산신호가 동시에 수신된다. 관악산에 의해 
발생한 난시청지역이 남산의 신호에 의해 난시청이 해소된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방송수신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송을 송출
하는 방송의 통합된 방송면적을 이용하여 수신가구를 계산하면 실질적인 방송
수신가구 수를 계산할 수 있다.

   ① 개포동 주변 다중방송 수신환경  

 - 개포동 지역은 관악산 및 남산 전파를 동시에 받는 Simulcast 지역이므
로 두 송신소로부터의 전계강도를 overlap하여 큰 전계 값으로 방송 수
신율을 산정하면 된다.

[그림 83]  개포동 지역 방송 송신소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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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수신환경 남산 수신환경

다중방송(관악산+남산) 수신환경

[그림 84]   개포동 다중방송 수신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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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소지역

번호

양청

비율

가구 수 방송수신

1 142 100% 100% 26 N/A 100% 100%

2 338 100% 100% 27 261 100% 100%

3 437 94% 100% 28 99 100% 100%

4 177 100% 100% 29 178 100% 100%

5 205 64% 100% 30 290 100% 100%

6 147 100% 100% 31 N/A 100% 100%

7 147 100% 100% 32 229 100% 100%

8 251 100% 100% 33 190 100% 100%

9 230 100% 100% 34 91 100% 100%

10 179 100% 100% 35 157 100% 100%

11 339 71% 100% 36 198 100% 100%

12 117 100% 100% 37 293 100% 80%

13 207 100% 100% 38 189 100% 100%

14 169 100% 100% 39 272 100% 100%

15 116 100% 100% 40 220 100% 100%

16 169 100% 100% 41 118 100% 100%

17 158 100% 100% 42 270 100% 100%

18 232 100% 100% 43 227 100% 100%

19 N/A 100% 100% 44 34 100% 100%

20 171 91% 100% 45 219 100% 100%

21 90 100% 100% 46 87 100% 100%

22 129 100% 100% 47 245 100% 100%

23 137 100% 100% 48 194 100% 100%

24 197 100% 100% 49 194 100% 50%

25 342 100% 100% 50 175 100% 100%

- 개포동 인근지역의 방송수신 가구 수 계산

<표 36> 개포동지역 방송수신 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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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63 100% 100% 81 141 100% 100%

52 237 100% 100% 82 138 100% 100%

53 246 100% 100% 83 139 100% 100%

54 118 100% 100% 84 174 100% 100%

55 117 100% 100% 85 136 100% 100%

56 N/A 100% 100% 86 229 100% 100%

57 117 100% 100% 87 N/A 100% 100%

58 289 100% 100% 88 234 100% 100%

59 163 100% 100% 89 221 100% 100%

60 330 100% 100% 90 N/A 100% 100%

61 149 100% 100% 91 236 100% 100%

62 164 100% 100% 92 215 100% 100%

63 138 100% 60% 93 134 100% 100%

64 217 100% 100% 94 139 100% 100%

65 150 100% 100% 95 121 100% 100%

66 407 95% 100% 96 136 100% 100%

67 272 100% 100% 97 177 100% 100%

68 193 100% 100% 98 288 100% 100%

69 367 100% 100% 99 N/A 100% 100%

70 179 100% 100% 100 141 100% 100%

71 205 100% 100% 101 N/A 100% 100%

72 N/A 100% 100% 102 174 100% 100%

73 174 100% 100% 103 87 100% 100%

74 337 100% 100% 104 136 100% 100%

75 219 100% 100% 105 154 100% 100%

76 190 100% 100% 106 278 100% 100%

77 244 100% 100% 107 108 100% 100%

78 100 100% 100% 108 139 100% 100%

79 266 100% 100% 109 224 100% 100%

80 100 100% 100% 110 N/A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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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55 100% 100% 132 332 100% 100%

112 536 100% 100% 133 248 100% 100%

113 116 100% 100% 134 346 100% 100%

114 216 100% 100% 135 117 100% 100%

115 252 100% 100% 136 361 100% 100%

116 204 100% 100% 137 199 100% 100%

117 369 100% 100% 138 125 100% 100%

118 120 100% 100% 139 140 100% 100%

119 116 100% 100% 140 256 100% 100%

120 292 100% 100% 141 210 100% 100%

121 104 100% 100% 142 159 100% 100%

122 225 100% 100% 143 180 100% 100%

123 140 100% 100% 144 255 100% 100%

124 204 100% 100% 145 103 100% 100%

125 151 100% 100% 146 136 100% 100%

126 100 100% 100% 147 319 100% 100%

127 194 100% 100% 148 239 100% 100%

128 250 100% 100% 149 131 100% 100%

129 90 100% 100% 150 140 100% 100%

130 158 100% 100% 151 233 100% 100%

131 170 100% 100% 152 38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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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면적

관악산 남산 다중

양청면적 방송면적

율

양청면적 방송면적

율

양청면적 방송면적

율

5.69   ㎢ 5.15   ㎢ 90.5   % 5.29   ㎢ 92.9% 5.69   ㎢ 100%

총가구 수 관악산 남산 다중

방송수신

가구

방송수신

가구비율

방송수신

가구

방송수신

가구비율

방송수신

가구

방송수신

가구비율

28,177 27,943 99.2   % 27,996 99.3% 28,177 100   %

   ⑤방송수신 가구 수 비교분석

- 방송구역 면적율 기준 방송수신 가구 수를 계산하면

 
 

- 통계청 가구통계 소지역 데이터 기준으로 방송수신 가구비율을 계
산하면

 
- 다중 방송수신 가구비율은 관악산과 남산의 KBS1 DTV방송을 다

중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수신율 계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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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분석

1) 모의 시스템 운영결과 분석

  주거밀집지역(서울 개포동), 빌딩밀집지역, 공단지역, 공원체육시설지
역, 교외지역 등 주거형태별 총 6개 지역에 대한 모의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으며, 이 결과는 <표 36>과 같다. 

  각 지역별로 방송구역 면적율 기준 수신율과 가구 수 기반 통계율은 많
은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가구 수 기반일 경우 통계상의 정확도를 지
님을 의미한다.

  주거형태별로 보면 교외지역일 경우 두 방식에 따른 수신율 오차가 더
욱 크게 나타나 가구 수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위주로 통계를 작
성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송구역에 의한 수신율 산정은 그 지역 측정 대푯값
(CRMO 측정값)으로 보정하여야하며, 더욱 정확한 가구 수 기반 수신
율 확보를 위해서는 교외지역, 공단지역 등 가구 수가 산재해있는 지역
에 대한 정확한 계산 모델을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수신율 산정의 
신뢰도를 더욱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36> 지상파 방송 수신율 결과요약(KBS1기준)

지역 행정구역

면적(㎢)

총가구 수 KBS조사

수신율

(%)

CRMO

수신율(%)

가구통계

수신율

(%)

방송구역

면적율

(%)

비고

주거밀집지역 5.69 28,177  100  100 99.2 90.5 개포동

빌딩밀집지역 1.03 1,163  100  100 73.6 68.3 명동

공단 지역 27.85 13,275  100  100 89 93.8 남동공단

공원체육시설 13.03 38,265  100  100 99.8 96.7 상암동

교외지역 145.01 5,804  44.6 48.6 56.8 28.5 가평읍

교외지역 81.67 4,507 - - 76.7 34.1 울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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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방향

  주거밀집지역 등에 대한 가구 수 기반 수신율 조사검증시스템의 유용도
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만약 기존의 방송구역에 의한 수신율 산정 시 그 지역 측정 대푯값을
CRMO 측정값으로 보정한다면 더욱 정확한 가구 수 기반 수신율 계산
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비주거지역이 많은 교외지역, 공단지역과 가구 수가 산재해있는 
지역(도심의 산, 공원, 체육시설, 교외지역의 산악지형)에 대하여는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가구통계를 보정하여 사용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신뢰도가 향상된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가구 수 통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가구통계 보정방법과 이에 
대한 구현 방식 및 절차를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활용한 모폴로지 생성 

[그림 85]  토지피복도를 활용한 모폴로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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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토지피복 도를 이용하여 가구통계 보정
    - 보정 대상 : 도심의 산, 공원, 체육시설, 교외지역의 산악지형

(2) 가구통계 소지역 재구성
    - 가구통계 소지역은 하천, 공원, 녹지, 산림 등과 같은 비거주지역을 포함
    - 소지역 재구성 : 소지역에 포함된 비거주지역 제거
    - 소지역A 보정 예시
        Ø 총가구 : 100 가구
        Ø 총면적 : 2000 ㎡
        Ø 가구통계와 지형 특성 모폴로지로 재구성한 결과 A-1, A-2, A-3, 

A-4로 분할됨

[그림 86]  가구통계 소지역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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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수신가구 산정방안
    - 재구성된 가구통계 소지역과 분석격자 와의 교차영역 산정
    - 분석격자별로 방송 수신 여부를 계산
    - 방송수신 격자와 관련된 소지역별, 행정구역별로 방송 수신가구 산정
    - 격자9의 방송수신가구 산정 예시
       Ø 격자 9와 재구성된 가구통계 소지역 A-1, A-2, A-3, A-4와 교차영

역 계산

[그림 87]  방송수신가구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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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방송영역 수신가구 산출
     - 통합방송영역 : 동일한 방송을 송출 하는 개별 방송국의 방송영역을 통합한 

영역
     - 통합방송영역 수신가구 산출 
        Ø  개별 방송국/보조국 별 방송영역 분석
        Ø  방송영역 통합
        Ø  통합영역에서의 방송수신가구 계산

[그림 88]  통합방송영역 수신가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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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에 필요한 지상파방송 수신율 조사검
증시스템 구현 방안을 연구하였다. 

1) 연구 결과 요약

  (1)지상파방송 수신율 평가기준 연구

  (2)우리나라 지상파방송수신율 조사방법 분석

   - 방송사의 수신율 조사 방법 및 결과 연구
   - CRMO 의 수신율 조사 방법 및 측정 결과 연구
   - 기존 수신율 조사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3) 방송수신율 산정을 위한 가구 수 통계방안

   - 가구 수 관련통계 현황 및 유용성 분석
   - 효율적인 가구 수 추출방안 연구

  (4) SMIs를 활용한 수신율 조사검증시스템 구축방안

   - 가구 수 기반 모폴로지 구축방안 연구
   - 가구 수 기반 모폴로지 구축방안 특성비교

  (5) 가구수기반 수신율분석시스템 모의운영 및 결과분석

   - 모의 시스템 구성 및 4개 유형 5개 지역에 대하여 수신율 분석
   - 주거밀집지역, 빌딩밀집지역, 공단지역, 공원,체육시설지역, 교외지역 등에 

대한 주거형태별 총 6개 지역에 대한 모의 시뮬레이션을 수행
   - 각 지역별로 방송구역 면적율 기준 수신율과 가구 수 기반 통계율은 많은 

차이가 있었음
    - 주거형태별로 보면 교외지역일 경우 두 방식에 따른 수신율 오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 가구수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통계를 작성하여야 함
   - 더욱 정확한 가구 수 기반 수신율 확보를 위하여 교외지역, 공단지역 등 

가구 수가 산재해있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계산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
를 활용한다면 수신율 산정의 신뢰도를 더욱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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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정구역

면적(㎢)

총가구 수 KBS조사

수신율

(%)

CRMO

수신율(%)

가구통계

수신율

(%)

방송구역

면적율

(%)

비고

주거밀집지역 5.69 28,177  100  100 99.2 90.5 개포동

빌딩밀집지역 1.03 1,163  100  100 73.6 68.3 명동

공단 지역 27.85 13,275  100  100 89 93.8 남동공단

공원체육시설 13.03 38,265  100  100 99.8 96.7 상암동

교외지역 145.01 5,804  44.6 48.6 56.8 28.5 가평읍

교외지역 81.67 4,507 - - 76.7 34.1 울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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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정책활용가능성

   - 디지털 전환정책, 주파수 재배치 정책 수립시 활용
   -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 및 난시청 해소 기본 정책 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술적, 제도적 난시청 해소방안 연구에 활용
   - 신규 방송 도입 시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 방송전파 고도화 방안 수립 시 활용

      - 디지털 전파분석모델 SMIs적용으로 허가업무 신뢰성 향상

   (2) 경제・사회적 기여도

   - 디지털 방송 서비스 조기 안정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 및 혼란 최소화
   -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송 수신

환경 제공 
   - 방송 산업 품질 고도화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 국민들의 보편적 기본 권리인 방송서비스의 균등한 제공 가능

   (3)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 방송기술 관련 연구회 및 학술대회 발표
   - 우리나라 디지털 방송 정책 수립시 기본 자료로 활용 
   - 수신환경 전수조사 시 통계데이터 제공하여 조사업무의 효율화

      - 디지털방송 전파분석모델 연구를 통한 신뢰도 향상
   - 고정수신 기반 디지털 방송(DTV) 수신환경 개선에 기여
   - 디지털 방송  보급 확대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지상파 방송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 구축 시 활용
   - 관련 업체들의 관련 장비 개발 시 기술 기준/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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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연구방향 및 제언

 (1) 향후 연구방향  
    - 만약 기존의 방송구역에 의한 수신율 산정 시 그 지역 측정 대푯값을

CRMO 측정값으로 보정하는 방안 연구
    - 비주거지역이 많은 교외지역, 공단지역 등 가구 수가 산재해있는 지역(도

심의 산, 공원, 체육시설, 교외지역의 산악지형)에 대한 가구 수 산정 정
확도 제고방안 연구

       ☞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가구통계를 보정하여 사용함으로써 더
욱 정확하고 신뢰도가 향상된 수신율 조사 검증시스템 구현이 가능

    - 수신율 계산 시 통계 계산 시간 단축방안 연구
    - 인위적 난시청 발생지역 및 해당 수신율 산정방안 연구
       ☞ 위성데이터, NGIS 등의 건물 데이터와 신도시 계획 등을 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인위적 난시청 해석이 가능한 시스템 구현
       ☞ 난시청 발생지역, 난시청 정도, 가구수, 발생원인 등을 분석할 수 있

는 시스템 구현
    - 전파지도 생성 및 표시기법 연구
       ☞ 전국의 전파 상황을 컬러화하여 전계강도의 분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컬러화, 등고선화 등
 (2) 제언
    -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수신율조사검증시스템의 도입
       ☞ SMIs와 연계하여 저비용, 고신뢰성을 갖는 지상파방송 수신율조사검

증시스템 구축 및 운용  
    -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에 대한 제안 방법의 도입 및 운용
       ☞ DTV 수신율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  
       ☞ 송수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기존 DTV 수신율 평가 시 본 제안방식 도입 
       ☞ 전국 DTV 수신율 분석 및 평가 시 본 제안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평

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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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해 설]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Broadcasting Coverage 방송 커버리지, 방송권역 

CNR     Carrier-to-Noise Ratio

COFDM    Coded Orthogonal frequency-division Multiplexing 

CRMO     Central Radio Management Office,중앙전파관리소 

Cluster    군집측정방식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DVB-T    Digital Video Broadcasting — Terrestrial

EGIS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환경지리정보서비스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

ERP        Effective Radiating Power, 실효방사전력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 통신 위원회 

GIS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IMAS      Integrated Measurement and Analysis System 

LP 안테나    Log Periodic Antenna

Morphology   지형도, 지형특성도

Multicasting    Multiple Broadcasting (다중방송)

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국가 지리정보시스템

NTSC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텔레비전 방송규격 심의회   

SMIs       Spectrum Management Intelligence system,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SGIS    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통계지리정보서비스

SNR     Carrier-to-Noi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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