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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및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는 교통시설 및 도로시설의 개선사
업을 추진하여 교통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
를 위해 도로 및 교통시설을 개선 및 조정하며,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개선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개선사업은 담당자와 관계자의 주관에 따라 사업별,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선순위 도출 등에 민원 및 주관성이 반영되어 사업의 효율성에 한
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효과가 높은 대표사업을 대상으
로 도로여건, 교통여건, 사고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의 개선방향을 추정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개선사업 추정 정확도가 88%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선방
향을 추정하는데 교통량, 사고율, 사고심각도 순으로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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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vernment agencies, such as police and local governments, strive to prevent traffic hazards and 

create a comfortable road environment by pormoting transportation and road facilities. To this end, road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are enhanced and adjusted, and improvement projects in areas with frequent 

traffic accidents are carried out. Usually, improvement projects in areas with frequent traffic accidents 

vary by projects and region. Moreover, these projects are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of a person 

in charge and related parties. Hence, civil complaints and subjectivity are reflected in deriving priorities 

for the improvement projects, limiting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 To this end, a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project target site. This study comprehensively 

considered road, traffic, and accident conditions of representative projects with high effectivenes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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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목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 종합대책, 안전속도 5030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

며, 특히, 198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며 

도로상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설을 제거하고 도로 기하구조와 안전시설 등 도로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안전

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특별 ·광역시는 7건/년, 일반시 5건, 기타지역 

3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는 교통사고 잦은 곳 중에서 도로 기하구조 및 안전시설 측

면에서 문제점이 부각되어 개선시 뚜렷한 사고감소 효과가 기대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만, Kim(2017)은 사고감소 효과가 기대되는 지점을 판단하기 어렵고, 사업 개선방향을 담당자와 관계자

의 주관성이 짙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초기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 등

이 작용하여 사업 우선순위가 정량적인 기준보다 정성적인 판단으로 변경되기도 하며, 주관적인 개선안의 

적용으로 지역별 개선방향 및 사업의 효과가 서로 상이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방향은 대상지의 교통여건, 사고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Data로 구축된 교통여건과 도로여건, 사고 발생 유형을 사전에 분석하여 사업시행 전 개략적인 사업범위와 

방향을 도출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사업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면 개선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효과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7년(2012년 ~ 2018년)의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여

건, 도로여건, 사고 발생유형을 분석하여 특정 대상지의 최적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안)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선항목을 사전에 예측하여 개선방향 설정 및 교통 관련 정책에 활용됨을 목표로 한다.

2. 연구수행 차

본 연구는 도로 및 교통시설의 개선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도로 및 교통 관련 시설의 범위를 사전에 검토

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현황과 시행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시행 항목 및 시행범위를 도출하여 종

속변수를 선정하였다. 이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도

출하고,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변수간 상관도가 낮아도 종속변수의 예측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형

인 랜덤 포레스트에 관하여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여 연구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사전에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도록 사전

에 조사되었거나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항목을 선정하였다.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도로여건, 교통여건, 사고발생 유형을 활용한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방향을 도출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handling traffic acci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state that the accuracy of estimating the improvement 

project was around 88%. In addition, the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raffic 

volume, accident rate, and accident severity in estimat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Key words : Traffic Safety, Transportation facilities, TSM, Random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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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Procedure

Ⅱ. 황  이론  고찰

1. 도로  교통안 시설 설치 련 황

1)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류 및 설치 ·관리 기준이 정의되어 있다. 안전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와 노면표시, 신호기로 구성된 교통안전시설의 구체적인 표시방식

과 색상 등을 규정하고 설치 필요지점(구간)을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

사고 위험지수(ARI), 사고유형 ·원인, 도로 및 교통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도로안전시설은 시선유도시설(갈매기표지, 시선유도봉 등), 조명시설, 차량방호 안전시설(방호울타리, 충격

흡수시설 등), 기타안전시설(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로 구성되며, 도로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고 교

통사고 및 사고심각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한다. 도로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장소, 구조 및 성능, 시공방법 및 유지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을 교통사고 잦은 곳

으로 선정하고, 사고요인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저비용 고효율 교통안전개선 사업으

로 198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커다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① 교통안전시설물 조정 및 신설, ② 도로부대시설물 설

치 및 개선, ③ 교통운영체계 개선, ④ 도로구조 개선, ⑤ 교차로 복합개선 5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경찰서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사고

요인 및 대상지의 복합적인 검토로 개선을 수행하고 있지만, 개선사업 담당자와 관련시설 설치 담당자의 경

험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간 개선효과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련 연구 고찰

Yoon.(2017)은 기존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거나 설계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경험에 의해 시설물을 설

치하는 방식에서 본 연구결과를 교차로에서 교통안전사업의 객관적인 근거 확보와 향후 사업추진방향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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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수 있도록 개별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통사고 잦

은 곳 개선사업 4,172개 지점을 대상으로 비교그룹방법을 활용하여 5가지 시설물(교통섬, 표지명, 과속단속

카메라, 무단횡단금지시설, 미끄럼방지포장)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섬 4.45%, 표

지병 32.17%, 과속단속카메라 24.13% 사고감소효과가 분석되었으며, 무단횡단방지시설과 미끄럼방지포장은 

각각 0.61%, 1.67%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2017)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지자체 인구규모, 재정상황 등을 반영하지 않고 사고 유형에 

따른 획일적인 개선 공사방식으로 개선사업의 효과가 감소되고 있다고 하였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기 수행된 높은 효율성을 가진 지자체가 수행한 개선사업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성이 낮은 지

자체에 적용하여 최대의 요율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자체별 개선사업에 진행

된 개선공사 방식을 세분화하여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모형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추정하였

다. 분석결과로 인구수 30만명 이상의 지자체의 경우 토목과 교통공사 지점수를 16%, 62% 정도로 실시하고, 

30만명 미만 지자체는 32%, 50% 정도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Jeong(2009)은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에 있어 단순 사고건수와 심각도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방식보다 사고

예측 정보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잠재적 위험요소들

을 고려하여 개선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EB(Emperical Bayes Method) 기법을 

활용하여 사고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EB 기법이 비선형 회귀모형보다 예측력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분

석 대상지 중 몇 개 지점의 개선 우선순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개선 지점 선정에 비용적인 측면과 사고감소 측면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할 것으로 바라보았다.

3. 연구분석 이론 고찰

1) 분류 및 판별모형

분류 및 판별모형에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K-NN(K-Nearest Neighborhood), 선형모델(Logistic 

Regression, Support Vector Machine), 나이브베이즈, 랜덤포레스트 등이 대표적인 기법으로 각각의 특징과 장

단점을 가지고 있다. K-NN은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특성이 다양할수록 예측능력이 저하되어 활용성

이 낮은 단점이 있으며, 선형모델은 수식을 통해 예측 결과에 대한 이해가 쉽지만 기본적으로 이진분류만을 

처리하는 단점이 있다. 나이브베이즈 기법은 훈련과 예측이 빠른 반면 일반적인 성능이 다른 모델에 비해 낮

다는 단점을 가진다. 랜덤포레스트는 예측능력이 우수하고 변수타입에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며, 긴 학습시

간과 데이터가 적을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진다.(dohk DOKH, 2021)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여러 개인 다중분류를 수행하며, 변수별 특성 연속형과 명목이 포함되어 다양

한 변수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만족할 수 있는 랜덤포레스트를 분석기법으로 선정하였다.

2)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는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석 중 CART 알고리즘과 배깅(Bagging) 알

고리즘을 적용한 알고리즘으로 CART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고 목표변수와 

입력변수 타입에도 자유로워 제약조건이 거의 없다. 또한, 의사결정나무의 약점인 과대적합(Over-fitting) 문제

를 해결하고 앙상블 모형의 장점인 예측 정확도를 높인 알고리즘이다.

다만, 모형 산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일반적인 단점과 데이터셋에 레코드와 

변수가 많지 않다면 선택 레코드와 변수가 중복되어 모형 적합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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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ndom Forest Algorithm Concept Diagram

CART 알고리즘은 의사결정 나무분석 중 하나로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구조로 나타내어 전체 데이터를 분

류하여 예측하는 기법이며 불순도를 계산하여 불순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예측 및 결정하는 기법이다. 불순

도를 낮추는 과정인 이진분리(Binary split)를 수행하는 방법은 지니계수(Gini Index)와 분산의 감소량을 사용

하며, 지니계수는 목표변수가 범주형일 때 사용하며, 분산의 감소량은 목표변수가 연속형일 때 사용한다. 지

니계수와 분산을 계산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Gini Index =           이미발생한사건의모음   사건의갯수 ······················ (1)

Variance =    ············································································································· (2)

배깅 알고리즘은 앙상블 모형의 한 종류로 앙상블 모형은 여러 가지의 모형을 만든 후 각각의 모형별로 

예측결과를 산출한 뒤 가장 좋은 예측결과를 선택하는 모형이다. 배깅 알고리즘의 주요 특징은 부트스트랩

(Bootstrap)과 어그리게이팅(Aggregating)의 과정을 거쳐 예측모형을 생성하는 것이다. 부트스트랩은 하나의 

데이터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추출하는 것을 말하며, 어그리게이팅은 부트스트랩으로 K개의 데이터셋

이 만들어졌을 때 분류자(Classifier)를 이용하여 결과를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랜덤포레스트는 배깅 방법을 이용하여 K개의 샘플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CART 알고리즘을 분류자로 하

여 모형을 생성한 뒤 검증용 데이터에 모형을 적용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Fig. 3> Bagging Classifier Process Flow <Fig. 4> Prediction Methods of Ensembl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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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수집  모형 개발

1. 자료 수집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2012년부터 7년간(2012 ∼ 2018)의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개선내용의 자

료를 활용하였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개선항목, 대상지의 

도로종류, 교차로 형태, 사고 건수, 사고심각도, 교통량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대상지 현황과 사고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에 있어 단순 사고건수 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점별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대상지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하구조의 개별적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지 교통현

황을 도로종류(도로법에 따른 도로 분류), 도로유형(삼거리, 사거리, 단일로 등), 교통량으로 분류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사고건수, 인명피해(사망 ·부상자수), EPDO, 사고종류(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를 사고 변수로 

설정하여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분류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위처럼 가능한 많은 변수를 적용한 이유는 랜덤

포레스트 기법에서는 변수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트스트랩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셋이 생성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변수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유관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교통량을 제외한 변수들은 별도의 현

장조사 없이 수집 및 활용한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교통특성 및 도로특성 변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교통정보센터의 표준노드링크에서 수집이 가능하며, 사고요인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를 통해 수집이 가능하다.

분석에 사용된 사고요인 중 사고건수와 사고율, EPDO는 아래의 수식에 의해 산출되었다.

사고건수 =   년사고건수 ÷  ··················································································· (3)

사고율(차량 100만대당 사고건수) = 사고건수 ÷ 1,000,000 ························································· (4)

EPDO(대물피해환산법) = [(사망사고 건수 × 12) + (부상사고 건수 × 3) + (물적피해 건수 × 1)] ·· (5)

Traffic Characteristics Road Characteristics Accident Characteristics

Traffic Volume
Road type

(Local roads, City roads, etc.)

The number of Accidents

The number of casualties

Region
Road Shape

(3-way, 4-way, Single way, etc.)

EPDO

Accident type

(Car to person, Car to car, Vehicle only)

<Table 1> Data used for Analysis

총 데이터는 2083개의 대상지를 대상으로 11개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를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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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

cation

Road

Type

Road

Shape
volume

Number_

Accident

Accident

rate

Number_

Casualty
EPDO

Accident Type

Car-

human

Car-

car

Car

only

Mean

Cate

gorical

Cate

gorical

45,151 9.85 0.90 16.30 33.17 1.41 8.15 0.26

min 286 0 0 0 0 0 0 0

Max 229,532 135.30 46.93 210.70 429.90 21.30 116.0 4.30

StDev 35,773 9.52 2.0 15.34 30.47 2.13 7.91 0.46

<Table 2>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used and descriptive statistics

2. 랜덤 포 스트 모형 개발

렌덤 포레스트를 이용하여 모형을 개발하기 앞서 예측의 결과로 도출되는 종속변수에 대한 검토를 선행

하였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앞서 언급한 듯이 5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시설

물의 종류에 따라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5개 개선항목 중 교통운영체계 개선(신호

운영 체계 개선)과 교차로 복합분석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교통안전시설 개선, 도로부대시설 개선, 도로

구조 개선)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신호운영체계는 교차로의 이동류와 신호운영 효율성을 변수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교차로 신호운영에 관한 변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교차로 복합개선은 앞서 4개의 항목

을 해당 대상지에 맞춰 복합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분류의 결과에 오차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종속변수가 범주형이기 때문에 범주형 결과를 반환할 수 있도록 Classification Tree를 적용하였으며, 부트

스트랩의 개수(트리의 개수)를 100개, 200개, 300개, 500개 총 4번을 수행하여 각각의 예측값을 비교하여 최

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Ⅳ. 도로  교통시설 개선항목 측

부트스트랩 및 변수 샘플 데이터셋을 100개, 200개, 300개, 500개로 증가시켜 분류하여 예측 정확도 분석

으로 모형의 성능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100개의 샘플데이터 셋을 적용한 모형이 88.8%로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Comparison of

Prediction results

Number of bootstrap and sample datasets

100 200 300 500

Overall error rate 0.112 0.115 0.115 0.113

Prediction Accuracy 88.8% 88.5% 88.5% 88.7%

<Table 3> Evaluation Model performance according to bootstrap

정확도가 가장 높은 100개의 샘플데이터를 적용한 예측값에서 예측의 결과(종속변수) 각각의 정확도는 도

로부대시설 개선 > 도로구조 개선 > 교통안전시설 개선 순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안전시설의 경우 종류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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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 직접적인 교통사고 개선 효과가 도로부대시설 및 도로구조 개선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고유형과 

사고영향 요인들이 변수로 들어간 모형의 예측 정확도가 다른 개선항목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로부대시설, 도로구조개선의 경우 사고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각각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

분되어 예측의 결과가 높게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Improve
Traffic safety Facility

Improvement

RoadFacility

Improvement

Road Structure

Improvement

Prediction

Accuracy

Traffic safety Facility 609 97 133 72.6%

Road Facility

Improvement
1 571 0 99.8%

Road Structure

Improvement
0 2 670 99.7%

<Table 4> Evaluation Model performance according to bootstrap

<Fig. 5> Error rate Graph(100 Bootstrap) <Fig. 6> Error rate Graph(500 Bootstrap)

<Fig. 5>와 <Fig. 6>은 부트스트랩의 증가에 따른 오차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부트스트랩 및 변

수 샘플 데이터셋의 개수가 적을수록 오차율이 높지만, 80개 이상부터는 일정한 오차율로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하여 노드 불순도 감소량에 따른 변수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노드 불순도는 트리

의 노드가 분류될 때 지니계수(GINI Index)를 얼마만큼 감소 시킬 수 있느냐를 판단하여 노드 불순도가 큰 

변수일수록 노드를 잘 분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얼마만큼 예측에 중요한 변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Boot

strap
volume

Accident

rate

Number_

Casualty
EPDO

Car-

car

Number_

Accident

Car-

human

Car

only

Road

Type

Road

Shape

100 222.06 190.68 190.94 174.75 140.35 135.72 114.60 70.06 64.56 57.93

200 221.05 196.75 193.58 168.48 146.98 137.60 108.50 68.04 62.44 59.15

300 223.48 192.25 189.92 167.84 145.91 140.58 113.31 69.62 62.17 58.01

500 221.47 197.65 191.34 169.56 143.60 138.16 112.36 68.20 62.41 58.25

<Table 5> Node Impurity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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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불순도 감소량으로 판단한 개선항목 예측에 사용되는 변수의 중요성은 교통량이 가장 중요한 변수

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사고율, 사상자수, EPDO, 차대차 사고건수, 교통사고 건수, 차대사람 사고건수, 

차량단독 사고건수, 도로유형, 도로형태 순으로 분석되었다.

Ⅴ. 결론  향후과제

본 연구는 도로 및 교통시설의 개선방향을 사전에 판단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통안전 계획에 반영하

기 위해 의사결정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방향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담당자 및 관계자의 주관성이 반영되어 사업의 효과

에서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데이터 기반 분석체계를 활용하여 지역별 편차를 감소시켜 사

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시행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방안

을 5개의 항목으로 취합하고, 연구의 목적에 맞게 3개의 개선항목(교통안전시설 개선, 도로부대시설 개선, 도

로구조 개선) 축약하여 도로요인, 교통요인, 사고요인의 변수를 활용하여 개선항목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결과 최적의 모형 도출을 위해 부트스트랩 및 변수 샘플 데이터셋을 100개, 200개, 300개, 500

개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고, 예측 정확도는 88.8%로 분석되었다. 램덤 포레스트가 80개의 부트스트랩 

및 데이터 셋 이상이면 예측결과는 안정화되어 최소 80개 이상으로 설정하면 안정적인 예측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 및 교통시설물은 해당 지점 및 구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로 개선 및 조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데이터가 충분히 갖춰진다면 사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의 범위 및 방향을 예측하여 정

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체계 개선사

업에서 연간 가용 가능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개략

적인 사업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여 관리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로부대시설 개선, 도로구조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3개 항목을 예측하였지만, 신호운영이 

포함된 교통체계 개선항목 예측에 한계가 있다.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호시간에 따른 교차로 처리 용

량과 점유율 등 신호운영 효율성에 관련된 변수와 방향별 교통량, 방향별 차로수 등 신호운영과 연관된 변수 

들이 조사 및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예측 범위에 제외된 한계점과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또한, 현장 적용 및 구체적인 개선항목 제시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지점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신호운영 등 교통체계의 복합성을 반영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변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로 다른 분석기법를 활용한 교

통시설 개선방안 추정연구를 수행하여 비교분석 결과로 최적의 분석모형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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