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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송출 내용에 따른 유동인구 특성 분석: 
2022년 동해시와 밀양시 산불 재난을 중심으로

이동규1)·김재선2)·표경수3)·김 민 4)*

Analysis of Population Mobility Characteristics Based 
on Emergency Disaster Message Content: 

Focus on the 2022 Wildfires in Donghae City and Miryang City

Dong Kyu Lee1)·Jae Seon Kim2)·Kyung Soo Pyo3)·Min Kim 4)*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changes in population mobility characteristics based on emergency
disaster messages related to wildfires that occurred in 2022, using mobile data. The primary wildfires
under analysis are the ones that occurred in Donghae City and Miryang City. Donghae City sent a total of
six evacuation messages in response to the wildfire incidents, and all of the message contents specified
particular evacuation locations.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impact on changes
in population mobility characteristic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iryang City, a total of five
evacuation messages were sent during the wildfire period, but not all messages specified a clear evacuation
location, such as “A safe place”. As a result, it was observed that there was minimal change in population
mobility due to the lack of clear evacuation locations specified in the messages. These analysis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the standardization and specification of emergency
alert message content when wildfires or similar disasters occur in different regions.
Keywords: Emergency disaster messages, Wildfire, Population mobility, Donghae City, Miryang City

요약: 본 논문은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하여 `22년에 발생한 산불 재난에 대해 긴급재난문자 송출 내용에 따른

유동 인구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 산불은 3월 동해시에서 발생한 산불과 5월 밀양시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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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긴급재난문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의 2항(재난 예보·경보 체계 구축·운영 등) 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 시 국민들에게 신속한 알림 및 대피요령 등

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개인별

휴대폰으로 발송되며 폭염, 폭우, 지진, 산불, 감염병 등

대부분 모든 유형의 재난상황 발생 및 우려 상황 시 재

난문자가 송출된다. 행정안전부와 송출 권한을 부여받

은 기관(지자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기타 실종 문자 등으로

구분되어 발송되며, 재난상황 알림과 함께 발생 시간

및 장소, 행동·대피요령, 대피 장소 등의 내용들이 포함

된다.

긴급재난문자는 2016년 경주 지진(09.12) 발생에 따

라 재난문자 발송까지 약 27분이 경과하여 시스템 개선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2020년부터는 COVID-

19 상황으로 인해 확진자 동선, 방역 수칙과 같은 안내

형 문자의 송출 확산, 2021년 6월부터는 실종경보문자

제도 또한 도입이 되는 등 빠르게 송출 영역을 넓혀나가

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안전 체감도 향상, 국민안전의

식 고취 등 효과와 아울러 신속한 대피 및 주의사항 숙

지 등 피해예방 효과로 인해 연간 재난피해복구비 감소

효과 등 가시적인 연구결과 또한 제시되고 있다(Hara,

2015; Song and Jo, 2022).

하지만 이처럼 긴급재난문자의 긍정적인 사회·경제

적 효과에 반해 비교적 단기간에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

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불편감 증가뿐만 아니라

재난문자의 송출 형태, 송출 내용, 송출 기준 등 다양한

제도적인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Han, 2020; Kim et

al., 2022). 특히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시행

령에 따르면 재난문자 송출 형태 및 송출 내용에 대한

표준 문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동일한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역별, 사용 기관별 재난문자에 포함된

내용의 구성(행동 요령, 대피 장소 등)이 상이한 문제점

이 있다(Yoon and Nam, 2022). 산불, 지진, 집중호우 등

비교적 단기간에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재

난 형태의 경우,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내용(행동 요령,

대피 장소 등 포함 유무)에 따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정도 등이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문자 송

출 내용의 표준화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즉, 재난문자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재난문자의 송출

내용에 따라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비교분석 등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에 발생한 동해시, 밀양시 산불 재

난을 중심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 형태에 따른 유동인

구 특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실제 긴급재난문자 정책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함께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형태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 및 내용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의 시행령에 따르

면 긴급재난문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재난문자 송

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송출 기준에 따르면 기상 특

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재난 발생 정보, 행정안전부

와 사전 협의된 사용 기관의 재난 정보, 기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다. 또한 재난문자방송의 발송 기준은 Table 1에 나타

낸 바와 같이 태풍, 호우, 홍수 등 총 20여종의 재난 상황

에 대해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주

의보, 경보 등을 구분하여 주간·야간 시간대에 따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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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산불이다. 동해시는 산불 발생에 따라 총 6회의 대피 문자가 발송 및 모든 문자에 특정 대피 장소를 명시

하였고, 그 결과 유동 인구 특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밀양시는 산불 기간 총

5회의 대피 문자가 발송되었지만 모든 문자에 ‘안전한 곳’ 등 명확한 대피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

라 유동 인구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별 산불 및 유사 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내용 정보의 구체화, 통일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긴급재난문자, 산불, 유동인구, 동해시,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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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standard text for emergency disaster messages
명칭 주의보 경보

태풍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태풍주의보. 태풍 관
련 정보를 공유하고,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논밭 관리행위 자제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태풍경보. 태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논
밭 관리행위 자제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호우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호우주의보.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가족, 이웃과 정보를 공
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호우경보. 저지대, 침
수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가족, 이웃과 정보를 공유
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홍수통제소] 오늘 00:00 강 시(교)지점
홍수주의보발령. 방송등을통해홍수상황을확인하시고,
하천변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통제소] 오늘 00:00 강 시(교)지점
홍수경보 발령. 저지대 침수 및 하천범람 등의 우려가 있
으니 피해에 대비 바랍니다.

감염병
[사용기관명] 오늘 감염병  단계 발령. 30초 손 씻기, 올바른 기침 예절 지키기 등 대응 요령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산불 발생 시>
 산불 발생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분 시 동 산 산불 발생. 입산을 자제하고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대피 권고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분 시 동 산 산불 확산이 우려되니,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서 멀리 떨
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대피 명령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시 동 산 산불 확산 중.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
()으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발생 위험 상승 시>
 대형산불 위험예보(경보) 발령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시 지역에 대형산불 위험 경보 발령. 산불발생 및 확산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등산객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 발령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시도) 지역에 산불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 발령. 산불 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등
산객은 산불발생에 주의하시고 산불 발견시 즉시 신고 바랍니다.

기타 ※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별표 2.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 문안

출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Table 1.  Criteria for sending emergency disaster messages
명칭 주간 야간

태풍 주의보/경보 경보

호우 주의보/경보 경보

홍수 주의보/경보 주의보/경보

한파

경보 -
강풍

풍랑

건조

산불

<산불 발생시>
•산불 발생시(산불위험 등급 ‘높음’ 이상 지역 또는 산불 피해 확산 우려시)
•산불대피권고 및 명령시

<산불 발생 위험 상승시(주간)>
•대형산불 위험 예보(경보 단계) 발령시
•산불위기경보(경계·심각 단계) 발령시

기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별표 1. 재난문자방송 발송 기준 참고

출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출할 수 있는 재난 유형 등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시행령에서

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내용에 대한 표준 문안을 Table 2

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경보와 주의보를 구분하여 재

난발생 시간, 재난발생 지역, 재난 유형, 행동요령 순서

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특히 호우, 산불 등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지점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거나 단기간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 유형에 대해서는 안전한 곳, 대

피 지점 등의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다. 산불 재난

의 경우, 산불발생과 산불발생 우려 상황 시를 나누어

표준 문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산불 발생에 따른 대피

권고 시부터 재난문자에 대피 지점 등을 포함하여 송출

하도록 하고 있다.

2.2. 유동인구 사용 통계

본 연구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송출에 따른 유동인구

를 분석하기 위해 SK Telecom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인구는 해당지역의 주거

인구와 방문 인구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주

거 인구는 조사 시점으로부터 이전 30일 동안 야간 시

간대(00~06시)에 체류한 지역 인구를 추출한 데이터,

방문 인구는 주거 인구 및 직장 인구(조사 시점으로부

터 이전 30일 동안 평일 09~18시 체류한 인구)를 제외하

고 해당 지역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의 데이터를 추

출하여 분석하였다.

SK Telecom 모바일 데이터는 기지국을 기반으로 전

국 단위로 데이터가 취합·관리되고 있으며, 특정 기지

국을 중심으로 보정계수 산출 공식을 통해 그 주변지역

까지 읍·면·동 단위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 또한, 개

인이 이동하는 장소를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

어 시간대별 데이터 추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과학

기술통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 점유

율은 SK Telecom이 매년 약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

으며, 이에 Kim et al. (2014), Jeong et al. (2022)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민등록인구 데이터와 SK

Telecom 인구 수 데이터는 0.9 이상 높은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즉,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유동인구 특성을 활용한

도시철도계획 및 도시공간계획(Kwak et al., 2018; Baek

and Joo, 2022) 등 도시발전계획 수립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COVID19에 따른 도시별 유동인구 변화(Cho

et al., 2022; Kim et al., 2022) 분석에도 SK Telecom 모바

일 데이터가 활용되는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유동인

구 및 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SK Telecom 모바일 데

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3.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산불 재난 발생시 긴급재난문자의 송

출 내용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비

교 분석이 목적이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긴급재난

문자 정책에 대한 영향력, 재난문자에 대한 국민들의 체

감도, 재난 피해 감소에 대한 효과성 등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Song and Jo (2022)은 긴급재난문자의 경제적 효

과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 시·군·구 지역에

서 자연재해 관련 긴급재난문자 1회 송출 시 피해 복구

비가 약 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간 약

2,700억원의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가 감소하여 긴급재

난문자가 상당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Park et al. (2022)은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긴급재

난문자에 대한 인식도와 전반적인 만족도, 효율적인 개

선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재난문자의 긴급성,

신속성, 정확성 등은 비교적 중요한 요인이면서 국민들

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송출 수단, 중복성, 송출 기준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떨어져 재난문자시스템 통합의 필

요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Jeong et al. (2022)은 울진과 삼척 지역의 산불 재난 지

역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에 따른 거주인구, 방

문 인구, 직장 인구로 구분하여 인구 유동 패턴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산불 발생지의 인구는 대피 목적을 위

한 장소로 이동이 발생하였으나, 대피 지역의 안전에 대

한 불확실성이 주민들의 이동 결정을 어렵게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연구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긴급재난

문자 송출 정책은 피해 복구비 등 상당한 경제성 확보

와 함께 국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긴급성, 신속성, 정확

성 등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

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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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송출 기준 등에서 비교적 만족도가 낮으며, 송출 내

용이 주민들의 이동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2년 비슷한 시기에 산불 재

난이 발생하여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되었지만, 송출 내

용이 상이했던 동해시, 밀양시 산불 재난 지역을 대상

으로 유동인구의 이동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재난문자 송출 내용의 표

준화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4. 분석 대상지 선정

4.1. 동해시 산불 및 긴급재난문자 송출 내용

본 연구에서는 2022년에 발생한 동해시 산불과 밀양

시 산불에 대해 긴급재난문자 송출에 따른 유동인구 특

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중 동해시는 2022. 03.

05. (토) ~ 2022. 03. 08. (화) 기간 동안 산불이 발생하였

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22a).

2022. 03. 05. (토) 오전 01시 08분경 강릉 옥계면에서 방

화로 인해 최초 발화되어 동해시 북동부 지역까지 산불

이 확산되었으며 산불진화에 헬기 24대, 진화 대원 약

1,500명이 투입되었다. 피해 정도는 약 2,100ha 면적(동

해시 기준)으로 추정되며, 약 2,758명의 주민 대피, 건물

31채 파손 등 피해 복구비까지 합산하여 약 800억원 정

도의 피해를 입었다.

산불발생 약 2시간 후인 03시 34분경 “망상컨벤션센

터” 등 특정 대피 지점을 명시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총 6회 지속적인 재난문자

가 발송되었다(Table 3).

4.2. 밀양시 산불 및 긴급재난문자 송출 내용

밀양시는 2022. 05. 31 (화)~2022. 06. 03 (금) 기간 동안

산불이 발생하였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22b). 산불 발생은 2022. 05. 31 (화) 오전 9시

경 부북면에서 원인 미상으로 발생하였으며, 산불을 진

화하기 위해 헬기 57대, 진화 장비 120여대, 진화 대원

2,500여명이 투입되었고, 피해 정도는 약 763ha 면적으

로 추정, 주민대피 351명, 건물 31채 파손 등으로 약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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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tatus of the emergency disaster message due to wildfire in Donghae City
시간 송출 내용

’22.03.05 (토) 03:34 [동해시청] 강릉시 옥계면 남양1길 152-16에 산불 발생. 괴란, 심곡, 만우 주민들께서는 망상 컨벤션센터
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22.03.05 (토) 06:39 [동해시청] 강릉 옥계 산불 발생. 큰발한 거주 주민들께서는 망상컨벤션센터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22.03.05 (토) 11:08 [동해시청] 발한석미모닝 사문연립 아파트 및 인근 주민께서는 동해체육관(덕골길 10) 또는 망상컨벤션
센터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22.03.05 (토) 11:22 [동해시청] 강릉 옥계산불 발생 부곡 승지골, 묵호 창호초등학교 및 해맞이길 인근주민께서는 동해체육
관(덕골길10) 또는 망상컨벤션센터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22.03.05 (토) 11:25 [동해시청] 강릉 옥계산불 발생, 묵호 산제골길, 게구석길 인근주민께서는 동해체육관(덕골길10) 또는
망상컨벤션센터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22.03.05 (토) 17:59 [동해시청] 산불 확산으로 초구지역 주민께서는 망상동 컨벤션센터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Fig. 1.  Location of the wildfire in Donghae City.



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산불발생 약 1시간 후인 10

시 24분경 최초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였으며, 특정 지

점을 명시하지 않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문자

가 총 5회 발송되었다(Table 4).

이와 같이 동해시와 밀양시는 산불 재난 발생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되었지만, 송출

내용의 대피 지점 포함 사항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

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긴급재난문자 송출

내용(대피 지점의 명시 유무)의 차이에 따라 유동인구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5. 주요 분석 결과

5.1. 동해시 유동인구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동인구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그 비교 군으로 산불 2주전, 산불 1주전 즉, 평상시 대비

산불 기간의 유동인구 변화를 시간대별로 비교 분석하

였다. 동해시의 경우, 앞 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강릉시 옥

계면에서 산불이 최초 발화하여 동해시 방향으로 확산

되면서 동해시 북동부(망상동, 묵호동 등) 지역에 큰 피

해를 입혔고, 이에 따라 “망상컨벤션센터”로 대피하라

는 긴급재난문자가 지속적으로 송출되었다. 여기서, ‘망

상컨벤션센터’는 망상해수욕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산불로부터 안전하고, 대지면적 약 15,225 m2, 연

면적 약 1,712 m2 등 비교적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산불 피해지

역을 동해시 북동부 지역으로 선정하여 긴급재난문자

의 발송에 따른 주거 인구(상주인구) 변화에 대한 분석

과 함께 망상동으로의 방문 인구를 분석하였다.

우선, 망상동의 요일별 주거 인구 증감률(%)을 보면,

Table 5에나타낸바와같이평상시평균증감률은 1.23%

감소 등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지만 평상시 평균 대비 산

불 기간 증감률은 6.40% 감소로 평상시 대비 약 5~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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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status of the emergency disaster message due to wildfire in Miryang City
시간 송출 내용

’22.05.31 (화) 10:10 [밀양시청] 금일 09:25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 13-31 산불 발생 입산을 (자제 또는) 금지하고 등산객
및 인근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22.05.31 (화) 10:25 [밀양시청] 금일 09:25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 13-31 산불 발생, 화산마을 주민과 춘화농공단지 내 인
근 시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22.05.31 (화) 13:38 [밀양시청] 금일 09:25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 21 산불발생, 산불확산으로 인명, 재산피해가 예상됨.
인근 주민들은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22.05.31 (화) 18:00
[밀양시청] 금일 부북면 산불발생에 따른 소방차량의 마을 진입을 위해 연소확대 우려지역(부북면 무
연리, 춘화리, 용지리, 상동면 안인리, 교동)의 차량이동을 부탁드리며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
기 바랍니다.

’22.06.01 (수) 18:36 [밀양시청] 산불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북면, 상동면, 교동 주민들께서는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Fig. 2.  Location of the wildfire in Miryang City.

Table 5.  Population change rate in the event of a wildfire
compared to normal conditions

구분
평상시 증감률(%) 평상시 평균 대비

산불 기간 증감률(%)

망상동 묵호동 망상동 묵호동

금요일 0.10 –5.11 –4.26 0.83
토요일 –1.19 –2.57 –8.58 –5.95
일요일 –2.08 –3.52 –12.53 –6.58
월요일 –0.74 –5.10 –3.88 0.59
화요일 –2.23 2.29 –2.73 –3.37

평균 증감율
(%) –1.23 –2.80 –6.40 –2.90



인구 이동이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산불 발

생 직후인 주말 기간 동안에는 약 6~8배 정도 인구 이동

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에 평상시 평균

대비 산불발생 주말 기간의 시간대별 주거 인구 이동 특

성을 비교해보면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불 발생

이후 활동 시간대인 오전 07시부터 인구 이동이 활발하

게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토요일 20시부터는 유동인구

가 급격히 증가하여 일요일 새벽시간대까지 지속적으

로 많은 인구의 이동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묵호동도 이와 마찬가지로 평상시 대비 산불 기간의

주말 인구 증감률이 약 2배이상 많았으며, Fig. 4와 같이

오전 11시 22분 묵호 주민들 대상 긴급재난문자 발송

이후인 오전 12시부터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여 15시경부터는 인구 이동의 최대치를 유지하

였다.

즉, 동해시 북동부 지역 주거 인구는 산불이 새벽 시

간대 발생함에 따라 첫 회 긴급재난문자 송출(03:34분

경)에는 주거 인구의 이동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는 않

았지만, 오전 07시경부터 활동시간대로 접어들면서 인

구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당

하는 지역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송출시점부터 인구 이

동이 크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긴급재난문

자의 송출이 유동인구에 크게 영향이 있었던 것을 판단

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망상컨벤션센터” 등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내용에서 대피 지점을 지정해준 것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불 발생 후 긴급재난문자 송출 시점에

서부터 망상동 방문 인구를 시간대별로 분석하였다.

Fig. 5는 평상시 대비 산불발생 기간의 망상동 방문 인

구를 나타낸 것으로, 산불 발생 후 처음 재난문자 발송

시점부터 방문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두 번째 재난

문자 발송 시점(오전 07시 경) 부터는 주거 인구 분석 결

과와 유사하게 활동시간대로 접어들면서 방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전 11시경부터는

방문 인구가 최대치를 나타내는 등 재난문자의 송출 내

용에서 “망상컨벤션센터”의 대피 지점을 지정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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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idential population change rate during a wildfire
(Mangsang).

Fig. 4.  Residential population change rate during a wildfire
(Mukho).

Fig. 5.  Visitor population change rate during a wildfire compared to normal conditions (Mangsang).



이 효과적이었으며, 긴급재난문자로 인해 인근 주민들

의 대피 결정과 아울러 신속한 판단에 영향이 있었던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 묵호동 방문 인구의 경우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상시 대비 방문 인구 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오전 10시 이후 약간의 상승 곡선을 나타내었

는데, 이는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된 소방인력 및 기자

등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동해시는 긴급재난

문자의 송출이 유동인구 변화에 영향이 있었으며, “망

상컨벤션센터” 등 특정 대피 지점을 명시해줌으로써 인

근 주민들의 신속한 이동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5.2. 밀양시 유동인구 특성 분석

밀양시 또한 평상시 대비 산불 기간의 유동인구 변화

를 비교 분석하여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이 유동인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밀양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북면에서 최초 산불이 발화하였으며, 상동

면, 교동 부근까지 산불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부북

면, 상동면, 교동을 주요 분석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우

선. 주거 인구를 분석해본 결과 Table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북면, 상동면에서는 평상시 대비 증감률의 변화

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들이 평상시와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교동의 경우 평상시 대비 산불 기간에

주거 인구가 약 7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평상시 대비

산불로 인한 대피 등의 행동없이 집에 머무른 인구가 증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이

인구 이동에 영향이 거의 없었음을 나타내며, 특히 송

출 내용 중 특정 대피 지점을 명시하지 않고 “안전한 곳

으로 대피”의 송출은 유동인구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증감률을 보면 Figs. 7–9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교동, 부북면, 상동면 모두 수요일

오전 9시경부터 주거 인구의 이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산불 발생 시점(화요일 오전 10:00시경)으로

부터 약 23시간이 경과한 후 유동인구가 발생하기 시작

하였다. 동해시는 앞 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오전 01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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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isitor population change rate during a wildfire compared to normal conditions (Mukho).

Table 7.  Residential population change rate during a wildfire
compared to normal conditions

구분
평상시 증감률(%) 평상시 평균 대비

산불 기간 증감률(%)

교동 부북면 상동면 교동 부북면 상동면

화요일 0.33 1.37 –0.95 6.50 2.00 1.64
수요일 1.14 –0.08 –1.17 9.47 –2.27 –3.70
목요일 1.59 0.66 –1.91 9.88 3.24 1.84
금요일 0.32 –1.96 –0.70 3.69 –1.46 –0.55
평균

증감율
(%)

0.85 0.00 –1.18 7.38 0.38 –0.19

Fig. 7.  Residential population change rate during a wildfire
(Gyodong).



산불이 발생하여 활동시간대인 오전 07시경부터 유동

인구가 활발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와 비교해보면 밀양

시는 산불 발생으로부터 인구 이동이 발생하기까지 동

해시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s. 10–12는 평상시 대비 산불 기간의 방문 인구 증

감율을 나타낸 것으로 산불발생 인근지역의 주거 인구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산불 발생에 따

른 소방인력 투입 등의 영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주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수요일 주간시간대의 경우, 특

정 지점으로의 대피 경향은 나타내지 않았으며 단장면

(165.5% 증가), 산내면(189.7% 증가), 청도면(154.5% 증

가) 등 인근 지역으로 분산 대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밀양시의 경우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이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들에게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

며, 동일한 재난발생 유형에도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내

용이 재난 발생 지역 인근 주민들의 행동 결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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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isitor population change rate during a wildfire compared to normal conditions (Bubuk).

Fig. 10.  Visitor population change rate during a wildfire compared to normal conditions (Gyodong).

Fig. 8.  Residential population change rate during a wildfire
(Bubuk).

Fig. 9.  Residential population change rate during a wildfire
(Sangdong).



6. 고찰

본 연구에서는 SK Telecom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하

여 긴급재난문자 송출에 따른 시간대별 유동인구 변화

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통계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지국 단위로 시간대별 인구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 증감률 등의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재난문자 송

출 시점, 송출 내용 등과 연계 분석함으로써 재난문자

가 유동인구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하였다. 하

지만 읍·면·리 단위 등 넓은 공간의 범위로 통계가 제공

되기 때문에 특정 대피 장소에 대한 방문 등 명확한 이

동 사항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양한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통계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지역행사 등 다

양한 환경적 요인, 인적사항과 아울러 명확한 방문 지

점 및 방문 시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제

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비교적 최근에 긴급

재난문자 송출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최근 발생한 재난

상황에 대해 긴급재난문자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할 수

밖에 없으며, 과거 다양한 재난 발생 지역들을 분석 사

항에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평상시를 기준으로 재난발생 기간 유동인구

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재난

상황 시 명확하게 유동인구의 변화에 차이가 발생한다

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긴급재

난문자의 송출 내용에 따라 송출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

인구 변화의 발생 및 발생 시점 등이 명확한 차이를 나

타내고 있기 때문에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및 송출 내용

이 유동인구 변화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유형의 재난 및 관련 정책에 따른 인구

유동특성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생

명보호 및 피해 감소 등을 위한 필요한 정책 개발, 제도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에 대한 구체성과 다양성 등이 한층 더 확

보될수록 더욱 유의미한 연구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22년 발생한 동해시 산불과 동일해

발생한 밀양시 산불에 대해서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내

용에 따른 유동인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두

지역은 긴급재난문자 송출 내용 중 대피 지점의 명시 유

무에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동해시의 경우 “망상컨벤

션센터” 등으로 대피 지점을 지정하였고, 밀양시는 “안

전한 곳” 등 대피 지점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

동인구 변화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아

래와 같다.

첫째, 동해시의 경우 오전 01시경 최초 산불이 발생

하였으며, 긴급재난문자 발송 후 활동 시간대인 오전

07시경부터 주거 인구의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변화하

였다. 산불이 최초 발화된 옥계면 인근 지역인 망상동

과 산불 확산 지역인 묵호동은 긴급재난문자 송출 시점

에 따라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둘째, “망상컨벤션센터” 등 특정 대피 지점을 지정해

줌으로써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시점에 따라 평상시 대

비 망상동 방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긴급재난문

자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밀양시의 경우 오전 10시경 최초 산불이 발생

하였으며, 긴급재난문자 발송 후 약 23시간 후인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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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isitor population change rate during a wildfire compared to normal conditions (Sangdong).



오전 09시경부터 주거 인구의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변

화하였다.

넷째, 산불 최초 발화 지역 및 인근지역은 긴급재난

문자의 송출에 주거 인구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산

불 확산 지역인 교동의 경우, 평상시 대비 주거 인구가

약 7배 증가하여 산불 발생에 따라 대피 이동 등 없이 집

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 번째, 주거 인구의 이동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

한 다음날 오전 09시경을 기점으로 주변지역 방문 인구

를 분석한 결과 특정 지점 없이 인근 지역으로 분산 대

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내용에서 대피 지점의 명시

유무는 재난발생지역 인근 주민들의 이동 결정 및 신속

한 대피에 크게 영향이 있으며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

송출 내용 등 구체성 강화 및 사용 기관들 간의 표준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 후 SK Telecom

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인적사항과 인구 유입·유

출 통계, 이와 연계분석 할 수 있는 통계들을 발굴하여

안전취약계층 등 세부적인 취약 요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이를 활용하여 필요

정책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아갈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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