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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현행 도시계획시설 통계의 신뢰성 및 효율성 개선 필요

도시계획시설 통계는 도시계획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시정자료 활용
의 목적으로 제작이 필요함.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주관부서인 시설계획과
에서 작년도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된 전체 고시문을 스크리닝하여 년1회 도
시계획시설 통계 도시계획시설 통계자료를 제작·공개하고 있음. 

서울시와 별개로 국토정보공사(LX) 및 국토교통부에서 역시 연1회 국가통계
자료로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통계를 발행하고 있음. 각 지
자체의 협조를 통해 UPSS라는 시스템을 통해 통계 현황을 수합하여 도시계
획시설 통계를 작성함.

두 통계는 같은 시기(작년도말 기준), 같은 정보(서울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작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
가 서로 상이하여 도시계획시설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의문인 상황으
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작성하는 현행 도시계획시설 통계는 년1회 통
계자료 작성을 하고 있어 통계 현황이 실시간 반영되기 어렵고, 담당자가 
개별 고시문 전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통계 작성이 이루어져 작성 방식에 
대한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

도시계획시설 통계 기초자료 자료정비 필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모든 시민들이 도로로 인식하고 있는 올림픽
대로의 경우 반포동 ~ 잠원동 구간의 도형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누락되
어 등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국토계획법(舊 도시계획법) 제정 전 
건설되어 철도부지가 명확하지 않은 국철(경부선)을 포함하여 서울시 관내 
철도시설역시 선형이 끊어져서 등재되거나, 환기구 등 세부선형이 표현이 
되지 않은 구간이 다수 있는 등 도시계획시설 기초자료에 대한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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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올림픽대로 반포동 구간

   

[그림 1-2] 올림픽대로 잠원동 구간

[그림 1-3] 용산역 인근 도시계획 현황(KRAS)

   

[그림 1-4] 용산역 인근 도시계획 현황(UPIS)

토지이용확인원의 정확성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통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
에 없음. 정확한 통계자료 정비를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가 중요하
고, 통계자료간 서로 상이할 경우 결국 최종확인은 법적으로 이용되는 자료
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정보를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임. 

이와 같이, 실제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과 상이한 기초자료는 통계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 기초자료의 정비도 필요함.

’25년 KLIP 도입에 따른 기초자료 정비의 필요성   

국토교통부는 20202년부터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
정보를 통합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단계적 도입중임. ’20년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함. 이후, ’23년 92개 지자체에 대한 시
스템을 구축하였고, ’24년 추가로 32개 지자체에 대한 도입 예정으로. 서울
시는 ’25년 구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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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개요 

1)

KLIP 통합시 기초자료에 대한 정비 없이 시스템적인 구축만 진행하게 되어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자료의 통합은 각 지자체별로 구축해야 함. KLIP을 기
도입한 지차체 중 상당수는 통합DB 구축을 위해 별도 용역을 발주하였으
며, 해당 용역은 KRAS 자료를 기반으로 UPIS 자료 정비, 이력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그림 1-6] 조달청 UPIS DB 현행화 용역 입찰정보 검색 결과 

타 지자체는 상시 UPIS 관리하는 대신 일정 기간(1년, 5년 등)을 주기로 용
역 발주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서울시는 그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DB 정비 이력이 없어 오차가 누적되어 발생한 상황임. 

1)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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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목적

(신뢰성) 도시계획시설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

Ÿ 도시계획 정책결정시 활용가능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제작

Ÿ 각 통계 기초자료별 보유 자료 상호검증을 통한 정합성 확보

(적시성 및 효율성) 통계 실시간 반영 및 효율적인 통계자료 제작방안 구축

Ÿ 기존 수기 통계자료 작성 방식에서 벗어난 통계자료 제작 방안 구축

Ÿ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통계자료 제작 시스템 마련

(활용성) 미래변화에 대응 가능한 통계 활용 방안 마련

Ÿ 통계자료 다양화를 통한 활용 가능성 제고

Ÿ 연구자료 활용 등 대시민 공개 맞춤형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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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2.1. 연구 내용

연구개요

Ÿ 연 구 명 : 도시계획시설 정보 상시제공을 위한 통계관리 시스템 고도화

Ÿ 수행방법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Ÿ 수 행 자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학선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주무관 강택기, 김상무, 김승진

Ÿ 과업기간 : 23.6. ~ 23.12. (6개월)

연구내용

Ÿ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현황 및 현황 분석

Ÿ 도시계획시설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 현황 및 특성 분석

Ÿ 신뢰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통계 개선방안 마련 

Ÿ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

2.2.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도시계획시설 통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통계 고도화 방안 마련

신뢰성있는 도시계획시설 통계자료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통계자료 제작을 통한 향후 지속가능한 통계관리방안 제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기초자료 제공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기초자료로써 활용 가능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통계자료 고도화

통계자료 고도화를 통한 향후 새로운 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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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이론적 고찰 

및 통계현황

1. 도시계획시설 정의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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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 정의 및 분류

2.1 도시계획시설 정의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
설 중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함.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국토계획법에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는 총 46종으로 세부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서울시는 이 중 총 36종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음.

구   분 시설의  종류

기반시설 (총 46종)

교통시설(8)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5)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9)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8)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방재시설(8)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3)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5)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표 2-1] 도시계획시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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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관련법제도

2.2.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서울시에는 46개의 도시계획시설 중 항만, 운하 등을 제외한 36종의 도시계
획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56,385개소, 면적은 274.07㎢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45.3%에 해당하며 이러한 높은 비율의 도시계획
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한 활용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구 분 시 설 명 개 소 규모(㎢) 구 분 시 설 명 개 소 규모(㎢)

교통

시설

소  계 48,087 99.98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소  계 2,592 40.52

도  로 47,154 79.39 학  교 1,258 30.46

철  도 27 10.19 공 공 청 사 695 4.87

공  항 1 7.25 문 화 시 설 167 1.01

주 차 장 813 2.02 체 육 시 설 69 2.82

자 동 차 정 류 장 88 1.07 연 구 시 설 21 0.53

궤  도 1 0.03 사 회 복 지 시 설 353 0.75

자 동 차 검 사  및 
면 허 시 설 3 0.03 청소년수련시설 29 0.08

공간

시설

소  계 4,674 61.79

방재

시설

소  계 231 56.96

광  장 303 8.98 하 천 57 54.92

공  원 2,372 45.5 유 수 지 110 1.87

녹  지 1,115 5.79 방 수 설 비 64 0.17

유 원 지 2 0.76 보건

위생

시설

소  계 22 0.95

공 공 공 지 882 0.76 장 사 시 설 1 0.04

유통

및

공급

시설

소  계 456 6.69 종 합 의 료 시 설 21 0.91

유 통 업 무 설 비 9 1.46
환경

기초

시설

소  계 323 7.18

수 도 공 급 설 비 116 2.27 하 수 도 291 3.68

전 기 공 급 설 비 107 0.63 폐기물처리시설 31 3.46

가 스 공 급 설 비 18 0.16 수질오염방지시설 1 0.04

열 공 급 설 비 10 0.1

총계 56,385 274.07

방 송 통 신 시 설 11 0.16

공 동 구 34 0.18

시  장 150 1.7

유 류 저 장  및
송 유 설 비 1 0.03

[표 2-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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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분포 현황2)

[그림 2-1] 공공문화체육시설 분포 현황 

     

[그림 2-2] 교통시설, 공간시설 분포 현황 

2.2.2 도시계획시설 제도 변화

도시계획시설은 1934년에 최초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23종의 도시계
획시설 종류 지정 이후 2024년 현재 46종의 도시계획시설이 분류되어있음. 

[그림 2-3] 도시계획시설 제도 변혁 

2) 서울시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대응방안, 서울연구원 맹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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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치 절차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등 법 제27조

계획안 작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체크리스트 작성]

법 제25조
영 제18조

사전협의 시설계획과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사전절차 이행 투자심사를 통한 재원조달방안 등 수립)

열람공고(주민의견청취)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2개 이상 일간신문 및 시를 포함한 입안
기관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또는 공보
에 게재하여 14일 이상 열람

법 제28조
영 제22조

구의회 의견청취 법 제28조
영 제22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법 제113조

결정 요청 영 제23조

시의회 의견청취 법 제28조
영 제22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113조
영 제111조
조례 제56조

재열람 공고 수정가결 등에 따른 재열람 공고 필요시 법 제28조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법 제30조
법 제32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도>

[표 2-3]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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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현황

1. 도시계획시설 통계현황

2. 도시계획시설 통계 기초자료 현황

3. 각 통계자료 및 통계 기초자료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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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 통계현황

1.1. 서울시 통계자료

1.1.1. 개요

서울시 통계자료는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작성·공개하는 통계자료로 매년 
1회 작년 12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통계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23.10. 
2022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자료임.

1.1.2. 보유정보

서울시 통계자료는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
며, 시설별로 다소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상이하나, 시설명, 위치, 규모, 고
시번호 및 고시일자 등은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그림 3-4] 서울시 통계자료 보유정보  

건축물 형식의 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은 건폐율, 용적
률, 높이에 대한 통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관리를 시작한 항목으로 과
거 자료에 대한 통계는 없음. 

1.1.3. 특징

다른 통계자료 및 통계 기초자료와 차별화되는 점은 이력관리에 대한 부분
이다. 오랜기간 고시정보를 누적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별로 변경, 폐지 이
력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개별시설에 대해 이력 관리가 용이함 

하지만 엑셀자료의 한계상 도형정보 없이 고시 당시의 대표지번으로만 관리
하고 있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지번분할 등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가 많아 현재 포털 지도서비스 등에서 검색할 경우 정확한 위치 파악이 곤
란함.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과거 지번을 입력하여 현재 지번
을 조회할 수 있어 위치 파악이 가능하나, 도형정보가 없어 정확한 선형, 
위치 등은 파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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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 통계자료(도시계획현황)

1.2.1. 개요

도시계획현황(통계 승인번호 제315002호) 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통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주관하여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발표하는 자료임. 매년 1회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각 자치구에 자료입
력을 요청하고, 자치구에서는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에 입력함, 국
토교통부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입력자료를 검증하여 통계를 최종 
생산함. 

구분 시설명 개소 규모(㎢) 구분 시설명 개소 규모(㎢)

교통

시설

소 계 1,068 109.13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소 계 2,404 44.51

도 로 - 85.69 학 교 1,263 34.65

철 도 228 13.11 공공청사 584 4.01

공 항 1 7.26 문화시설 126 0.99

주차장 767 2.06 체육시설 64 3.43

자동차정류장 68 0.95 연구시설 22 0.65

궤 도 - 0.01 사회복지시설 326 0.73

자동차검사 및 
면허시설 4 0.05 청소년수련시설 19 0.05

공간

시설

소 계 4,270 65.58

방재

시설

소 계 217 55.14

광 장 275 7.98 하천 59 53.23

공 원 2,157 50.4 유수지 96 1.75

녹 지 981 4.5 방수설비 62 0.16

유원지 2 0.8 보건

위생

시설

소 계 21 0.89

공공공지 855 0.9 장사시설 1 0.04

유통

및

공급

시설

소 계 479 6.86 종합의료시설 20 0.85

유통업무설비 10 1.70
환경

기초

시설

소 계 315 7.07

수도공급설비 122 2.24 하수도 290 3.61

전기공급설비 105 0.77 폐기물처리시설 24 3.37

가스공급설비 18 0.16 수질오염방지시설 1 0.09

열공급설비 9 0.19

총계 8,774 288.68

방송통신시설 11 0.16

공동구 33 0.15

시 장 170 1.48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1 0.01

[표 3-5] 국가 통계자료 통계 현황(’22.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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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7월 발표하며, 가장 최근 자료는 ’22.12. 기준으로 작성하여 ’23.7. 
발표한 ‘2022 도시계획현황’ 임

1.2.2 보유정보

국가 통계자료는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를 통해 작성되는 자료로, 
국가 통계자료에는 세부내역 없이 개소수, 면적(선형시설은 연장)만 발표하
고 있으나, UPSS 내 자료에는 시설명, 시설구분, 결정고시일 등이 관리되고 
있음.

도로, 철도 등 선형시설은 별도 개소수 통계 없이 연장, 면적으로만 관리하
고 있으며, 그 외 시설은 개소, 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통계 제작중임.

[그림 3-5] 국가통계자료 선형시설(도로) 보유정보

[그림 6-3] 국가통계자료 시설(학교) 보유정보

[그림 3-7] 통계관리시스템(UPSS) 자료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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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특징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각 지자체별를 대상으로 도시계획현황통계관리시
스템(UPSS)에 자료입력을 요청하여 작성된 통계자료임.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식, 기준으로 작성되어 통일성 있는 통계 추출 가능하나, 도형 및 고지 
정보가 모두 부재하여 실질적으로 타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와 비교 곤란함. 

도형정보나 고시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 면적, 결정 및 폐지 일
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뿐 아니라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전반적인 도시계획 관련 통계
가 수록되어 있으며, 1988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통계자료로 도시계획시설 
관련 유일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31500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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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 통계 기초자료 현황

아래 기초자료는 도시계획시설통계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통계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자료들임. 

2.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

2.1.1. 개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하 KRAS)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부동산종
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시스템임. KRAS 자료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기초자료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여 효력이 발생한 날(지형도면 고시)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보임. 주로 각 자치구 부동산정보과에서 등재 및 관리하
고 있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②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
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
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 3-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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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보유정보

KRAS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관련 모
든 사항을 입력하게 되어있음.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형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고, 도형정보의 속성값에 MNUM이라는 코드값을 통해 고시기관, 고
시번호 등을 보유하고 있고, 고시날짜 또한 보유하고 있음.

[그림 3-8] KRAS 도형정보 내 속성값

3)

다만, 실질적으로 고시번호, 날짜 및 명칭 등 상세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
아, 도형정보가 아닌 속성정보로 유의미한 자료 비교는 어려움이 있다. 

2.1.3. 특징

KRAS는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등록하는 자료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기본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토지이
용계획확인원의 기초자료고, 가장 오랜기간 누적되어 관리되고 있는 등 정
확도가 가장 우수한 자료로 볼 수 있음. 

등재된 도형자료의 속성값으로 고시기관, 고시번호 등 세부 내역을 관리하
도록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등재되어 관리되는 건수가 많지 않음. 또한 변
경·폐지 이력 등 이력관리를 위한 과거 변경내역 등에 대한 내용도 부족함

현재 KRAS 자료로 별도 통계자료를 내고 있지는 않으며, 통계 추출을 위한 
기준, 시스템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음. 도시계획시설 통계는 고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게 되어있고, KRAS 자료는 고시된 자료를 모아둔 기초자료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이므로 정확성 제고를 위해 KRAS 자료를 참고하
여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3) 용도지역지구DB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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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레이어 개소 및 면적(참고용)

각 중분류별 레이어 개소 및 도형 면적은 아래와 같다. 여러개의 도시계획
시설이 1개의 레이어로 묶어져서 등재되거나, 세부시설조성계획이 있는 경
우 1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여러개의 레이어로 구분되어 등재된 경우가 있어 
레이어 개소수가 꼭 도시계획시설 실제 결정 개소수와 일치하지 않음. 

또한 도형 면적 역시 CAD상 면적으로 실제 측량 면적과는 다소 상이하여 
실제 통계와는 일치하지 않음. 

구분 시설명 개소 규모(㎢) 구분 시설명 개소 규모(㎢)

교통

시설

소 계 12,944 90.28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소 계 2,531 39.66

도 로 10,704 67.16 학 교 1,222 30.11

철 도 1,338 12.84 공공청사 681 3.98

공 항 1 7.25 문화시설 167 0.96

주차장 807 1.95 체육시설 66 3.33

자동차정류장 90 1.02 연구시설 16 0.53

궤 도 1 0.03 사회복지시설 350 0.67

자동차검사 및 
면허시설 3 0.03 청소년수련시설 29 0.08

공간

시설

소 계 4,760 57.38

방재

시설

소   계 304 24.49

광 장 280 7.31 하   천 118 22.32

공 원 2,469 45.12 유 수 지 114 1.79

녹 지 1,157 3.54 저 수 지 4 0.17

유원지 4 0.75 방수설비 67 0.16

공공공지 850 0.66 사방설비 1 0.05

유통

및

공급

시설

소 계 559 6.75 보건

위생

시설

소 계 24 0.92

유통업무설비 12 1.61 장사시설 1 0.04

수도공급설비 145 2.35 종합의료시설 23 0.88

전기공급설비 177 0.66
환경

기초

시설

소 계 223 6.11

가스공급설비 15 0.13 하수도 187 3.09

열공급설비 8 0.09 폐기물처리시설 35 2.99

방송통신시설 11 0.16 수질오염방지시설 1 0.03

공동구 19 0.08

총계 21,345 225.59시 장 171 1.6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1 0.03

[표 3-7] KRAS 도형자료를 통해 산출한 도시계획시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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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2.2.1. 개요

UPIS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규정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지침」 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필요에 따라 변경 또는 확대하여 운영중에 있고, 서울시는 2004
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市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도시공간정보팀에서 주관하여 서비스 
운영중으로 주로 자치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관련 자료 등재하고, 市 
주관부서에서 모니터링하여 자료 관리 중임.

2.2.2. 보유정보

UPIS는 KRAS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에 전반적
인 사항을 입력하게 되어있음. 다만, KRAS와 다른 점은 KRAS는 도형정보 
내 속성값으로 세부 내역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지만, UPIS는 속성값을 입력
함과 동시에 별도의 주소, 면적 및 고시정보등을 별도로 입력하게 되어있음. 

도형정보는 KRAS와 비슷하게 속성값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및 결
정고시 코드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괄 등재당시 결정고시관리코드를 찾지 
못한 경우 일괄적으로 입력하나 경우가 많아 통계를 내기에 적합한 자료는 
아님. 

고시정보의 경우 고시번호, 일지, 기관, 면적 주소 등을 기입하게 되어있고, 
이렇게 입력한 고시정보의 경우 도형정보와 연계하여 관리되고 있음.  



- 21 -

[그림 3-9] UPIS 도형정보 내 속성값

4)

2.2.3. 특징

2004년부터 구축한 내부시스템으로 도형정보와 고시정보가 연계하여 관리
되고 있는 유일한 자료임. 또한 市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도시
공간정보팀에서 2022년 중반 이후 매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고시문 전체
를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있어 최근 등록된 자료의 정확도는 매우 우수함.

다만, UPIS 시스템 구축 당시 일괄 등재한 자료 및 모니터링 이전에 등재
한 자료의 경우 도형정보는 있으나 해당 도형정보와 연계된 고시정보가 누
락되는 등 연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고시정보를 통해 추출한 정확도는 떨
어지는 편임.

2.2.4. 레이어 개소 및 면적(참고용)

각 중분류별 레이어 개소 및 도형 면적은 아래와 같다. 여러개의 도시계획
시설이 1개의 레이어로 묶어져서 등재되거나, 세부시설조성계획이 있는 경
우 1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여러개의 레이어로 구분되어 등재된 경우가 있어 
레이어 개소수가 꼭 도시계획시설 실제 결정 개소수와 일치하지 않음. 

또한 도형 면적 역시 CAD상 면적으로 실제 측량 면적과는 다소 상이하여 
실제 통계와는 일치하지 않음. 

4) 용도지역지구DB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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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명 개소 규모(㎢) 구분 시설명 개소 규모(㎢)

교통

시설

소 계 17,774 115.16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소 계 2,707 39.96

도 로 15,943 91.93 학 교 1,299 30.83

철 도 834 12.55 공공청사 760 4.19

공 항 1 7.25 문화시설 177 1.03

주차장 898 2.19 체육시설 33 2.35

자동차정류장 94 1.18 연구시설 24 0.71

궤 도 1 0.03 사회복지시설 385 0.77

자동차검사 및 
면허시설 3 0.03 청소년수련시설 29 0.08

공간

시설

소 계 5,069 116.3

방재

시설

소   계 385 63.12

광 장 284 7.27 하   천 192 60.95

공 원 2570 103.45 유 수 지 117 1.82

녹 지 1,289 3.85 저 수 지 3 0.17

유원지 6 0.95 방수설비 73 0.18

공공공지 920 0.78 사방설비 - -

유통

및

공급

시설

소 계 542 7.43 보건

위생

시설

소 계 23 0.92

유통업무설비 14 2.07 장사시설 1 0.04

수도공급설비 133 2.38 종합의료시설 22 0.88

전기공급설비 160 0.67
환경

기초

시설

소 계 232 8.15

가스공급설비 18 0.16 하수도 189 5.05

열공급설비 17 0.13 폐기물처리시설 42 3.07

방송통신시설 11 0.16 수질오염방지시설 1 0.03

공동구 19 0.13

총계 26,732 351.04시 장 169 1.70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1 0.03

[표 3-8] UPIS 도형자료를 통해 산출한 도시계획시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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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2.3.1. 개요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국토이용정보 플랫폼으로 2020년 4
개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 이후 2023년 말 현재 92개 지자체에 도입됨. 
기존 KRAS, UPIS, UPSS, LURIS 등 분산되어있던 도시관리계획 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통합적인 업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2.3.3. 특징

서울시는 자료의 방대함 및 UPIS에서 다른 시도와 달리 확대 운영되고 있
는 시스템(환경성검토, 개발행위허가 등)이 많아 2025년도에 도입될 예정임. 
KLIP 도입시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스템 통합 구축만 진행하는 사항으로, 기
초자료에 대한 정비는 각 지자체에서 해야하는 상황임. 

KLIP을 기 도입한 지자체 중 상당수는 별도 용역을 통해 통합DB를 구축하
였으며, 용역 방향 및 용역 내용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KRAS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UPIS 자료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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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통계자료 및 통계 기초자료 간 비교

3.1. 통계자료 및 통계 기초자료 특징 비교 

앞 절에서 알아본 도시계획시설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통계자료 통계 기초자료

서울시 통계자료 국가 통계자료 KRAS UPIS

입력주체 서울시(시설계획과) 자치구 자치구 시․구 입안 담당자

입력정보 고시 정보
자치구 입력자료

(위치, 면적 등)
도형 정보 고시 및 도형정보

활 용 서울시 통계연보 국가통계자료

-

(토지이용확인원 

자료)

-

정확도 높음 낮음 가장 높음
도형정보 : 높음

고시정보 : 낮음

장 점

· 장기간 구축된 

자료로 이력 관리 

용이

· 국가통계자료로 

이용되어 타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

· 토지이용발급원의 

기본 정보로 

정확도가 가장 

높음

· 실시간 통계 추출 

가능

· 고시정보와 

도형정보 연계 

가능

단 점

· 도형 정보 부재로 

현황 파악 곤란

· 변경된 지번 

미반영으로 위치 

정확도 부족

· 자료 작성에 

과도한 행정력 

소요

· 도형 및 고시 정보 

모두 부재하여 

상호 비교 곤란

· 결정일자 등 

고시정보  부재

· 실시간 통계 추출 

곤란

· 과거자료에 대한 

정확도 부족

· 도형 및 고시 정보

간 연계 미흡

[표 3-9] 통계자료 및 통계기초자료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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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계자료 및 통계 기초자료 통계 비교 

3.2.1. 통계자료 비교

시  설  명

서울시 통계
<’21. 12. 31. 기준>

국가통계자료
<’21. 12. 31. 기준>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총     계  ( 3 5 종 )
56,340

(도로 47,157)
273.36

(도로․철도 89.14)
8,781

(도로 제외)
306.86

교 통 시 설 ( 6 종 ) 48,071 99 1,101 109

공 간 시 설 ( 5 종 ) 4,672 61.53 4,299 65.16

유 통 공 급 시 설 ( 9 종 ) 461 6.73 461 6.97

공 공 문 화 체 육 시 설 ( 7 종 ) 2,561 41 2,368 44

방 재 시 설 ( 3 종 ) 231 56.96 212 73.95

보 건 위 생 시 설 ( 2 종 ) 22 0.95 21 0.89

환 경 기 초 시 설 ( 3 종 ) 323 7.18 316 7.07

[표 3-10] 통계자료 간 통계 비교표 

2.3.1. 통계 기초자료간 통계 비교

시  설  명

KRAS 도형자료 통계
<’22. 6. 30. 기준>

UPIS 도형자료 통계
<’21. 12. 31. 기준>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총     계  ( 3 5 종 )
56,340

(도로 47,157)
273.36

(도로․철도 89.14)
8,781

(도로 제외)
306.86

교 통 시 설 ( 6 종 ) 48,071 99 1,101 109

공 간 시 설 ( 5 종 ) 4,672 61.53 4,299 65.16

유 통 공 급 시 설 ( 9 종 ) 461 6.73 461 6.97

공 공 문 화 체 육 시 설 ( 7 종 ) 2,561 41 2,368 44

방 재 시 설 ( 3 종 ) 231 56.96 212 73.95

보 건 위 생 시 설 ( 2 종 ) 22 0.95 21 0.89

환 경 기 초 시 설 ( 3 종 ) 323 7.18 316 7.07

[표 3-11] 통계 기초자료 간 통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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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계 기초자료 등재 시점 비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각 통계 기초자료에 등재되는 시점은 아래 표와 같음. 

ㅇ 

[그림 3-10]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따른 등재 시점 

5)

5)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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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관리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

1.1. 도시계획시설 통계의 신뢰성 확보 필요 

도시계획시설 통계는 내부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정책결정시 기초자료로 이
용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는 연구자료, 대시민 공개되는 자료로 신뢰성 확보
가 중요함. 또한 도시계획시 개별 시설에 대한 이력을 조회하는 경우가 많
은데 명확하게 이력이 정리된 자료가 없어 행정력이 다소 투입되는 경우도 
많음.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2종의 도시계획
시설 통계자료(서울시 통계자료, 국가통계자료)가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KRAS 및 UPIS의 자료 현황과도 모두 상
이한 상황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임. 

통계자료 작성에 있어 가장 우선시해야하는 것은 정확성으로, 향후 신뢰성 
있는 도시계획 정책결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통계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
함. 

1.2. 도시계획시설 통계의 효율성, 적시성 확보 필요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통계자료는 작년말 기준으로 1년간 고시된 도시
계획시설 전체 고시문을 스크리닝하여 개별 시설에 대해 갱신하고 있음. 이
런 방식은 가장 기초적이고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한편으로
는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작년도 말 기준 통계가 다음해 7~8월에 발표
되는 등 효율성 및 적시성에서 문제가 있음.

개별 고시문 조회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도시계획 변화
에 대응하고 시의적절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통계관리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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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 통계 제작 방식 설정

2.1. UPIS 시스템을 이용한 통계 제작(1안)

서울시 UPIS 시스템은 2004년 11월 첫 운영 이후 지속적인 고도화 사업 
및 기능 추가를 통해 각종 기능이 추가해 왔음. 도시관리계획조서 조회 기
능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열람할 수 
있음. 또한 도시계획시설 세분별로 조회가 가능하고 쉽게 개소수, 면적 산출
이 가능함.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입안권자가 UPIS에 고시문 및 주소, 면적 등 현
황자료 입력하고 있으며, UPIS 유지관리업체에서 전체 도시관리계획 모니터
링중으로 향후 입력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신속성 또한 확보되어 기존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 기능 고도화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시점별 통계 저장 기능 및 대쉬보드 
기능을 구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통계 제작 및 배포를 하기에 더욱 용이
한 환경이 되어 향후 도시계획시설 통계 제작 방식을 UPIS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추가로, 서울시 KLIP 도입시 UPIS 자료를 통합하여 기초자료를 정비하게 
되어있어, UPIS 자료 정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통계 정확도 향상 및 향후 
도입될 KLIP 자료 신뢰성 확보 두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2.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통계의 효율적 보수(2안)

2.2.1. 개요

기존 통계 작성 방식은 전체 고시문을 담당자가 스크리닝 하고 기존 엑셀 
자료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매우 비효율적임. 정보화시대에 맞춰 새로운 방
식의 통계 작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UPIS 등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
고 본 학술용역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움. 따라서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통계 제작 시스템 및 모니터링 등 통계 작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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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잘 구현된 UPIS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만, UPIS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시계획시설 통계 제작을 하게 되면 각 자
료간 연동(서울시 통계자료의 이력등 이관)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현재까
지 작성해오던 서울시 통계자료는 과거 이력을 위한 자료로만 쓰이게 됨. 
따라서, 현재 과거 이력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서울시 통계자료의 작성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2.2.2. 기존 통계자료 작성방식 개선 방안

현행 통계자료 작성 방식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절차는 전체 도시계획시설 
고시문 스크리닝임. 매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고시문 조회 업무
를 맡겼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자료 누락 우려가 있음.

2022년 이후로 UPIS 유지관리 업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전체 도시
관리계획 고시·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매달 목록, 고시문 등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고 예시는 아래 표와 같음.  

[그림 4-1] UPIS 모니터링 송부 내역

[그림 4-2] UPIS 모니터링 상세 내역

해당 자료를 통해 기존 도시계획시설 통계를 작성한다면 전문성 부분, 담당
자가 전체 고시문을 수행하는 비효율성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음. 다만, 
여전히 과거 작성된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확보할 방안은 여전히 부재
하여, UPIS를 통한 통계 고도화가 불가능하거나, 단계별 통계 시스템 개선
에 따른 보조적인 방안으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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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PIS 자료 정비 방안

3.1. UPIS 자료 구조

3.1.1. UPIS 전체 자료 구조

UPIS 내 도시계획시설 정보는 도형정보, 고시정보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
음. 도형정보와 고시정보는 특정 key 값을 통해 연계되어 있음. 하지만 일
부 도형정보와 고시정보는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도형정보 중 고시자료가 연계되지 않은 자료(고시자료 미연계 도형자료)의 
개수는 9126건, 고시자료 중 도형자료가 연계되지 않은 자료(도형자료 미연
계 고시자료)는 11건임. 고시자료 미연계 도형자료의 건수에 비해 도형자료 
미연계 고시자료 건수는 적고, 해당 건수 모두 도형자료가 연계된 고시자료
가 등재되어 있어 일괄 삭제를 통한 정비하면 될 것으로 보임. 

시 설 명 고시자료 미연계 도형자료 고시자료 미연계 도형자료

총 계 9126개소 11개소

교통시설(도로, 철도 제외) 7382개소 11개소

공간시설 885개소 -

유통공급시설 167개소 -

공공문화체육시설 484개소 -

방재시설(하천 제외) 151개소 -

보건위생시설 - -

환경기초시설 57개소 -

[표 4-1] UPIS 내 상호 미연계 자료 건수

UPIS 자료는 도형, 고시자료로 구분되어 있으나, 정합성 검토는 도형정보
로, 통계자료 작성은 고시자료로 함에 따라 두 자료 모두 정비가 필요함. 
본 용역에서는 도형자료의 정합성 검토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고시자료에 대한 정비는 대상 건수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임시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 차후 별도 용역을 통해 정비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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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UPIS 도형자료 구조

[그림 4-3] UPIS 도형자료 구조 

도형자료를 도식화 하면 위 그림과 같음. 위 도식화에는 도형자료에 대한 
정합성 여부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고시자료 연계 여부와는 별개로 도형
자료에 대한 정합성 검토는 필요함. 

Ÿ 고시자료 연계 도형자료

 - 도형자료에 대한 정확도 확보 여부와는 관계없이 1개의 도형자료에 1개
의 고시자료가 연계되어 등록된 자료임.

 - 도형자료에 대한 정합성이 확보되면, 고시자료가 등록되어있으므로, 
UPIS를 통한 도시계획시설 통계 작성시 정상적으로 산정됨.

 - 향후 등록되는 도형자료는 전부 해당 유형으로 분류될 예정으로, 최종적
으로 모든 도형자료가 고시자료와 연계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임.

Ÿ 고시자료 미연계 도형자료

 - 도형자료에 대한 정확도 확보 여부와는 관계없이 1개의 도형자료에 1개
의 고시자료가 연계되어있지 않은 자료임.

 - 해당 자료는 도형자료에 대한 정합성 검토도 필요하지만, 고시자료가 미
등록되어있으므로, UPIS를 통한 도시계획시설 통계 작성시 정상적으로 
산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해당 도형자료는 대부분 UPIS 운영 초기에 일괄 자료 등재당시 입력했
던 과거자료로, 현재는 전체 도시관리계획 모니터링에 따라 건수가 증가
하지는 않음. 

 - 전체 건수는 9126건으로 본 용역을 통한 일괄 검증에는 어려움이 있어 
별도 처리기준을 통한 통계 개선방안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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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복등록 도형자료

 - UPIS 시스템 오류, 입안권자 중복 등록 등의 원인으로 동일 시설이 중
첩하여 등록된 도형정보 존재. 주로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구역 등 
일괄로 도형이 등재되는 경우 해당 자료 다수 발생.

 - 현재 UPIS 유지관리 용역사에 문의하여, 오류 정비하였고, 과거 중복하
여 등록된 자료에 대한 자료 정비 중에 있음

[그림 4-4] UPIS 내 중복하여 등록된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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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UPIS 자료 정비방안

3.2.1. 중복 도시계획시설 자료

UPIS 내에는 면적 등이 동일한 중복 도시계획시설 도형자료가 다수 등록되
어있고, 많게는 14건 이상 중복하여 등록된 자료도 존재함. 현재 UPIS 등재
대상은 전체 모니터링 중으로 중복하여 등록된 자료가 없고, 모두 과거에 
등록된 자료임. 특정 구에 편중되어 등재되어있지는 않고, 택지개발지구, 재
정비촉진지구 등 다수의 도시계획시설이 한꺼번에 등재되는 지역에 주로 발
생함. 

중복된 도시계획시설 자료는 CAD 면적 및 둘레 확인을 통해 쉽게 확인가
능함(다른 시설이 면적 소수점 10자리까지 일치하는 경우는 불가능). 고시정
보가 일치할 경우 1개만 남기고 일괄 삭제, 고시정보가 상이할 경우 확인후 
최신 자료만 남기고 삭제 필요. 

3.2.2. 고시정보 미연계 도형자료

고시정보가 미연계된 도형자료는 도시계획시설 기초자료간 정합성을 확보하
더라도 고시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UPIS 시스템의 특성상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정비 필요. 건수가 상당하여 본 용역에서 전수 정
비는 어려움. 다만, 향후 등록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료는 전체 모니터링을 통
해 등재됨에 따라 고시정보가 미연계된 도형자료는 없을것임. 따라서 전부 
과거에 등재된 자료로 변동되는 건수가 아니므로 레이어 개소 및 면적을 통
한 별도 통계자료를 제작하여 고시자료 연계 도형자료 통계에 합산하는 방
향으로 단기적 통계 개선 가능함. 

물론 고시정보 미연계 도형자료 또한 정합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임. 
도형정보에 대한 정합성 확보에 더해 고시자료 연계가 장기적으로 필요함. 

3.2.2. 고시정보 연계 도형자료

해당 자료는 정상적으로 통계에 잡히고 잇으나, 도형자료에 대한 정합성 확
보가 필요함. 해당 자료의 정비방안은 다음 장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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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합성검토 개요

1.1. 정합성검토 개요

정합성검토 필요성

앞 장에서 논의한 바, 도시계획시설 통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위해서 UPIS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지만 진정한 통계작성 고
도화를 위해서는 UPIS 기초자료에 대한 정비 등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

통계자료의 기초가 되는 도시계획시설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가 서로 상이하
므로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정합성 검토을 할 필요가 있음. 가장 정확한 방
식은 도시계획시설 전체 고시문을 스크리닝하여 각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와 
비교분석하는 것이지만, 도시계획시설 개소의 방대함 및 자료 구득에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미 제작된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간 분석을 통해 정
합성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정합성 검토를 위한 상호 비교를 하기위해 자료간 보유정보를 파악하여 비
교할 필요가 있음. 비교가능한 정보가 거의 부재한 UPSS는 비교를 위한 자
료로는 적정하지 않으며, 고시자료를 가지고 있는 시설계획과 통계자료 및 
UPIS 고시자료 또는 도형자료를 가지고 있는 UPIS 및 KRAS 자료를 통해 
비교한는 것이 바람직함. 

효율성 측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시자료를 가지고 있는 UPIS 와 시설계획과 자료
를 비교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등 한 개의 고
시에 다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경우가 있어 고시문 번호만으로는 도시계
획시설의 1:1 비교가 어려워 개별 고시문 열람을 통한 비교가 필수적인데, 
이는 앞서 전체 고시문을 스크리닝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

따라서 효율적인 비교검증을 위해 GIS 프로그램으로 비교하여 상이한 도시
계획시설 일괄 추출이 가능한(도형정보간 비교가 가능한) UPIS 와 KRAS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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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측면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 4종 중 가장 정확한 자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기
초자료로 이용되는 KRAS 자료로 볼 수 있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통
계자료 및 기초자료를 KRAS 자료로 대체하여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지만, 

① UPIS 역시 오랜기간 관리하여 도형정보의 신뢰성이 상당부분 확보된 점

② KRAS 자료의 경우 고시자료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고시자료 및 
과거 이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UPIS 정보를 활용해야하는 점

③ KRAS 자료에도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상호 비교검증이 필요한 점  

등 보다 높은 정확도 확보를 위해 통계 기초자료간 상호 검증이 필요함.

추가적인 정합성 확보를 위해 KRAS-UPIS 간 도형자료 비교 후 상이한 도
형정보에 대해서는 서울시 통계자료 및 자치구 검증을 통한 최종 확인 후 
도시계획시설 기초자료에 대한 정합성 확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음.

UPIS 및 KRAS 

도형정보 비교

도형정보 불일치

도형정보 일치

현행 통계자료 및 자치구 확인을 

통한 도형정보 검증

도형자료 정합성 확보

[표 5-1] 통계 기초자료간 정합성 검토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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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합성검토 절차

먼저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대분류(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단
위로 구분한다. 이후 GIS 프로그램의 분석도구를 이용해 UPIS 레이어에서 
KRAS 레이어를 뺀 레이어를 추출한다. 해당 방식을 통해 추출하여 상이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상이한 도시계획시설이 유형별로 상이하여 유형별 분류를 선행한 후 유형별 
처리방향에 따라 정합성검토를 수행한다. 

1. KRAS, UPIS 기초자료 확보

2. KRAS, UPIS 자료의 도시계획시설 중분류 구분

3. 도형정보 상호 ‘빼기’ 작업 수행

4. 상이한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분류

5. 유형별 검증 수행

6. 도시계획시설 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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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합성검토 방법

1.3.1. KRAS, UPIS 자료의 시설별 분류

도시계획시설 레이어의 건수가 방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중분류로 분류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부서로부터 기초자료를 받으면 대분류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 중분류 코드값을 통해 자료를 분류함.

1.3.2. KRAS, UPIS 시설 중분류 코드

UPIS 내 도시계획시설의 중분류 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코드는 영어 대문
자 3자리 + 숫자 3자리로 되어있으며, 대분류별로 앞 영어 3자리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음.

구분 중분류 중분류 코드 구분 중분류 중분류 코드

교통

시설

도 로 UQS 100

유통

및

공급

시설

유통업무설비 UQU 200
철 도 UQS 500 수도공급설비 UQU 300
공 항 UQS 800 전기공급설비 UQU 500
주차장 UQS 200 가스공급설비 UQU 600

자동차정류장 UQS 300 열공급설비 UQU 700
궤 도 UQS 550 방송통신시설 UQU 900

자동차검사 및 면허시설 UQS 400
UQS 900 공동구 UQU 400

공간

시설

광 장 UQT 100 시 장 UQU 100
공 원 UQT 200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UQU 800
녹 지 UQT 300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 교 UQV 300
유원지 UQT 400 공공청사 UQV 200

공공공지 UQT 500 문화시설 UQV 400
UQV 600

방재

시설

하천 UQW 100 체육시설 UQV 100
UQV 300

유수지 UQW 800 연구시설 UQV 500
방수설비 UQW 400 사회복지시설 UQV 700

환경

기초

하수도 UQY 100 청소년수련시설 UQV 910

폐기물처리시설 UQY 200 보건

위생

장사시설 UQX 800

수질오염방지시설 UQY 300 종합의료시설 UQX 500

[표 5-2] KRAS, UPIS 시설 중분류 코드 

기본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코드가 분류되어있으나, 규칙 개정 등으로 합쳐지거나 분리된 경우 2
개 이상의 코드가 1개의 중분류로 되는 경우가 있음

(예) 체육시설 : UQV100(舊 운동장) + UQV800(舊 체육시설)

1.3.3. GIS 프로그램을 이용한 검토 대상 도시계획시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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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대상 도시계획시설 불러오기

2. 좌표계 설정

자료를 불러왔을 때 KRAS 자료는 EPSG:2097, UPIS 자료는 EPSG:5174로 
기본 설정이 되어있음. 상용되는 지도 좌표계와 일치를 위해 EPSG:5174 로 
좌표계 일괄 설정함

[그림 5-1] UPIS 좌표계 설정

EPSG(European Petroleum Survey Group)는 다양한 좌표계를 코드로 표현한 자료임

EPSG:2097 : 중부원점

EPSG:5174 : 보정된 중부원점

두 좌표계는 모두 옛 동경 데이텀과 Bessel1841 회전타워체를 쓰고 횡측메르카토르도법
(TM:Transverse Mercator) 투영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점에 10.405초를 가산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별된다. 경도 원점에 10.405초를 가산하지 않은 것이 EPSG:2097이고, 가산
한 것이 EPSG:5174다

[표 5-3] 좌표계 관련 

6)

6) https://endofcap.tistory.com/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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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자료(UPIS, KRAS)에서 다른 자료의 레이어를 뺀 레이어 생성

[그림 5-2] 각 기초자료별 중첩데이터 제거 방법

4. 중첩레이어 제거한 자료(UPIS-KRAS, KRAS-UPIS)에 대한 면적 계산 및 
유형별 분류

[그림 5-3] 중첩데이터 제거 이후 면적 및 면적 비율 계산

5. 유형별 처리방식에 따른 데이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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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기초자료간 정합성검토 결과

2.1. 오차 유형별 분류

면적에 따른 오차 유형별 분류

GIS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 도시계획시설 자료에서 서로 중첩된 부분을 제외
한 데이터를 정리하면 위 표와 같음. 도형정보에서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
는 정보는 면적정보가 사실상 유일하여 차이나는 도시계획시설을 면적별로 
분류하고자 함.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함. 

1. KRAS/UPIS 한쪽에만 있는 경우

2.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것으로 추정되나, 세부 선형이 다른 경우 

3. 미세한 오차가 나는 경우

[그림 5-4] 차이나는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분류

한쪽에만 있는 경우(면적 오차 99% 이상)

KRAS나 UPIS 자료 중 한쪽에만 있는 도형자료가 있는 경우 세부 원인은 
상이하나, 해당 유형 전부 고시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검증이 필요함. 시설계
획과 수기통계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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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최신 고시문 확인 등을 통해 검증함

세부 선형이 다른 경우 (면적 오차 10% ~ 99.99%)

면적 오차가 10% ~ 99%인 경우 동일한 시설인 것으로 추정되나, KRAS 
UPIS 한쪽의 자료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역을 미반영 하였거나, 입체적 도
시계획시설 표기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임. 

이 역시 한쪽에만 자료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고시자료를 기반으
로 하여 검증이 필요함. 다만 해당 개소수는 한족에만 있는 개소수에 비해 
매우 많은 상황이고, 단순히 존재 여부를 찾는 것 이상으로 가장 최근의 변
경 내역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기초자료간 정합성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자료간 정합성 검토를 해야하지
만, 통계자료의 개선의 측면에서 본다면 개소수는 동일하고 줄어들거나, 늘
어나는 면적이 비슷할 것으로 추측되어 자료가 한쪽에 있는 경우에 비해 중
요도는 다소 떨어짐.   

미세한 오차가 나는 경우 (면적 오차 ~10% 이하)

미세한 오차 발생 이유는 다양하나 대부분은 연속지적도 상에 작성됨에 따
라 연속지적도의 오류(축척, 공백, 중첩 발생 등)를 가짐에 있음. 그간 연속
지적도 개선에 따라 좌표계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자료 좌표계 
미변경 등으로 인한 오차 발생도 원인임.

또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나, 해
당 지침은 도시계획을 종이도면에 나타내기 위한 지침으로, KRAS, UPIS 
등재시 필요한 과정인 전산화에 대한 세부 지침이 명확하게 있지 않아 자료
구조(SHP, CAD)에 따른 미세한 오차도 발생함. 

도형자료간 중첩된 도형을 빼는 과정 전 좌표계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KRAS 자료의 좌표계를 EPSG:2097에서 EPSG:5174로 변환했는데 좌표계 
일괄 변환에 따른 기계적 오류도 발생한 것으로 보임.7)

7) 국토이용정보체계 용도지역지구 데이터 정비방안(2021, 이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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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합성 검토 세부내역(예시)

3.1. 유형별 오차 세부 내역

3.1.1. 폐지된 도시계획시설 존재하는 경우 

Ÿ 위    치 : 마포구 신수동 81-85 일대
Ÿ 도시계획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Ÿ 면    적 : 548.2㎡
Ÿ 최초고시 : 서고2014-304(14.8.28.)
Ÿ 변경고시 : 서고2023-196(폐지)
Ÿ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림 5-5] 마포구 신수동 81-85 일대 폐지 도시계획시설

Ÿ 도시계획시설 조서(폐지)

[그림 5-6] 마포구 신수동 81-85 일대 폐지 도시계획시설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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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입안중인 도시계획시설이 표기된 경우 

Ÿ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196-17
Ÿ 도시계획 : 사회복지시설(입안), 잠실광역중심제2지구
Ÿ 면    적 : 222.7㎡
Ÿ 최초고시 : 서고2015-296호
Ÿ 세부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확인할 수 있

는 가장 최근 고시에는 도시계획시설 존재하지 않음 
Ÿ 도시계획 도면

[그림 5-7] 송파구 잠실동 196-17 도시계획시설 

도면

 

[그림 5-8] 송파구 잠실동 196-17 일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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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획지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표기한 경우

Ÿ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360-6 일대
Ÿ 도시계획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Ÿ 면    적 : 548.2㎡
Ÿ 최초고시 : 서고2014-304(14.8.28.)
Ÿ 세부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고시에는 도시계획시설 존재하지 않음
 -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토지이용계획으로 청소년추련시설로 지정되어있음. 
Ÿ 도시계획 도면

[그림 5-9] 확인가능한 최신 고시문

 

[그림 5-10]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Ÿ 도시계획시설 조서

[그림 5-11] 도시계획시설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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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통계 개선 및 

활용 방안

1. 도시계획시설 통계 개선방안

2. 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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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 통계 개선방안

앞 장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통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① 통계 
작성 방식 개선(변경) ② 통계 기초자료 정합성 검토의 2가지 작업이 필요
함. 통계 작성 방식은 현재 UPIS 내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어 있으나, 통계 
기초자료 정합성 검토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개소수가 방대하여 단기적,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1.1. 단기적 개선방안

1.1.1. 통계자료 작성 방식 변경

4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고시문 전체를 스크리닝 하여 통계를 업데이트 
하는 방식에서, UPIS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자료를 제작하면 효율성, 적시
성 부분에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함. 

1.1.2. 도시계획시설 통계 기초자료 정합성 검토

통계자료 작성 방식을 기존 수기대장에서 UPIS 시스템으로 바꾸면 새로이 
작성되는 통계자료는 기존 수기자료와는 완전 별개의 자료가 되어, 기존 수
기자료는 참고자료로 남을 수밖에 없음. 하지만 5만여건에 달하는 전체 도
시계획시설을 UPIS를 비롯한 시스템에 비교 및 입력하는 작업을 본 용역에
서 수행하는 것은 곤란함. 따라서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UPIS 내 도형정보
의 효율적인 정비에 대해 집중하고자 함. 

1.1.3. 고시자료 연계 도형자료 정비방안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UPIS, KRAS 자료의 중첩된 부분을 제외하고 서
로 상이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 검증은 본 용역에서 일괄 검증하는것
에는 어려움이 있음. 차이나는 도시계획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유형별 분
류에 따라 접근방향을 달리하여 개선하고자 함.

Ÿ 99% 이상 차이나는 경우 (KRAS, UPIS 한쪽에만 있는 자료) 

- 해당 유형의 개소는 비교적 적어 해당 자료는 단기간에 정비가 가능함. 
서울시 통계자료 등 고시자료를 확인하여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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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검토가 가능함. 본 용역을 통해 상당수 도시계획시설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최종 자치구 검증을 통해 자료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함. 

시 설 명 UPIS에만 존재 KRAS에만 존재

총 계 555개소 267개소

교통시설(도로, 철도 제외) 100개소 49개소

공간시설 306개소 21개소

유통공급시설 - 60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26개소 121개소

방재시설(하천 제외) 6개소 4개소

보건위생시설 - -

환경기초시설 17개소 12개소

[표 6-1] 한쪽에만 존재하는 도시계획시설 개소

Ÿ 99% ~ 10% 차이나는 경우

 - 차이나는 유형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있는 유형으로, 한쪽의 자료가 도시
관리계획 변경 내역을 미반영 하였거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표기 관련
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임. 

 - 장기적으로는 고시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검증이 필요함. 다만 해당 개소
수는 한족에만 있는 개소수에 비해 매우 많은 상황이고, 단순히 존재 여
부를 찾는 것 이상으로 가장 최근의 변경 내역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통계 산정시 검증을 하여 자료를 개선하더라
도, 개소수는 동일하고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면적이 비슷할 것으로 추
측되어 자료가 한쪽에 있는 경우에 비해 중요도는 다소 떨어짐. 따라서 
해당 유형에 대한 정비는 단기적인 개선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져 장기적
으로 개선함이 합리적임.

Ÿ 10% 이하 차이나는 경우

 - 해당 유형은 실제 도시계획시설이 상이한 경우보다 좌표계, 연속지적도 
오차에 따른 문제로 도시계획시설 통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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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형 역시 장기적으로 개선함이 합리적임. 

1.1.4. 고시자료 미연계 도형자료 정비방안

해당 도형자료는 대부분 UPIS 운영 초기에 일괄 자료 등재당시 입력했던 
과거자료로, 현재는 전체 도시관리계획 모니터링에 따라 건수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단기적인 통계 개선방안으로, 비록 실제 도시계획시설 
개소수나 면적과는 상이하더라도, 존재하고 있는 도형자료의 CAD 레이어 
수 및 CAD 면적으로 별도 통계를 산정할 수 있음.

앞서 고시자료가 연계된 도형자료는 UPIS 시스템을 통한 통계를 작성하고, 
작성된 통계에 고시자료 미연계 도형자료의 별도 통계를 합산하여 총괄 통
계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2. 장기적 개선방안

1.2.1. 개요

2025년 KRAS, UPIS등 기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합한 시스템인 KLIP 도
입이 예정되어 있음. 당초 본 용역은 도시계획시설 통계관리 시스템 고도화
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KLIP 도입에 대비한 도시계획시설 DB 전
면 재정비도 필요한 상황임.

KLIP 도입시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스템적인 통합만 진행하고, 기초자료에 대
한 별도 정합성 검토는 없음. KRAS, UPIS 간 자료가 상이한 경우 KRAS 
도형자료를 입력하고 UPIS 속성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통합하고, 
상이한 자료는 각 지자체에 목록을 보내 정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임.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KRAS 자료 역시 상당부분 오류가 존재하여 신뢰
성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 도입시 일괄 자료 검증에 따른 혼란 및 
업무과증이 예상됨.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통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정합
성 검토의 목적에 더해 KLIP 도입을 대비한 도시계획시설 DB 전면 재정비 
용역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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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도시계획시설 DB 전면 재정비 용역

Ÿ 정비대상 : 서울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전체

Ÿ 정비시기 : 서울시 KLIP 도입 이전(~’25)

Ÿ 정비목적 

 - 도시관리계획시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의 DB정비를 통한 행
정 신뢰도 제고

 - ’25년 KLIP 도입을 대비한 도시계획시설 DB 전면 재정비

Ÿ 정비내용

 - UPIS 및 KRAS 도형자료 상호 검토 및 정비

 - 도형자료와 연계한 고시 및 조서자료 정비

1.3. 정합성 검토시 시설별 쟁점사항

1.3.1. 도로

도로는 전제 도시계획시설의 83.6%(시설계회과 통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등 개소수도 가장 많고 면적도 가장 넓어 일괄 검증 어려움. 

도로는 규모에 따라 소로, 중로, 대로, 광로로 구분되고 있고 중로 이상의 
도로는 개별 고시문 조회를 통해 시설계획과에서 작성하고 있으나, 소로는 
건수가 과다하고, 변경, 신설, 폐지건수가 다양하여 자치구에 자료 협조를 
받아 통계 작성 중으로, 세부 현황 역시 관리되고 있지 않음. 

또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외에도 현황도로, 사도 등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여 전부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므로 전체 내역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음 

또한, 도로의 레이어 개소수를 비교하면 KRAS 10,704개소, UPIS 15,943개
소임. 가장 차이가 많은 시설로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
설 입력 현황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추정됨.

자치구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로 관리여부 및 통계 포함여부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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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상황임. KRAS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로가 거의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UPIS에는 일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가 등
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3.2.철도

국토계획법(구 도시계획법) 제정 전 건설되어 철도부지가 명확하지 않은 국
철(경부선)에 대한 정비 필요한 상황으로, 국철 외에도 선로가 끊어져서 등
재된 경우도 많으며, 출입구, 환기구 등 세부 시설 선형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철도 부지에 대한 지적 측량 및 철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명확한 경
계 설정 필요. 오래전에 고시되어 지적도면을 찾는 것이 어려워, 경계 검토 
이후 일괄 고시를 통한 재정비 필요. 

1.3.3. 하천

하천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수변공간과 연계한 도시관리계획이 중요
해짐에 따라 정확도 향상을 위해 경계 설정 필요.

하천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15조에 따른 하천법에 의한 시설로, 하천기본
계획에 따른 하천구역 재정비 필요함. KRAS, UPIS, 모두 입력 현황이 자치
구별로 상이하고, 입력 현황이 저조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 후 일괄 고시를 
통한 재정비 필요. 

1.3.4. 입체복합화 시설

입체 복합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토교
통부 도시계획 혁신계획에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사항도 포함
되어도 있는 등 향후 지속가능한 입체복합화 시설 통계 관리에 대한 필요성 
증가.  

현재 입체복합 도시계획시설 전산화자료 등재시 명확한 규정은 없음. 지상
부, 지하부 또는 층별로 구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평투영도형만은 입
력하고 있어 효율적인 통계작성 및 자료관리를 위한 등재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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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2.1. 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입체·복합화 시설에 대한 통계 관리 추가

 -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통계자료에는 입체·복합화 시설에 대한 별도 
통계 없이 개별 시설에 대한 통계만 존재함.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혁신계획에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사
항이 포함되어있고, 향후 입체·복합화 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계 관리 추가 필요. 

건축물 형식의 도시계획시설의 높이·건폐율·용적률 정보 추가

 -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범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시설에 대해 정보 추가 필요함. 

 - 현재 학교는 과거 건축범위 일괄결정을 통해 건축범위가 일괄적으로 지
정되어있으나, 다른 건축물 형식의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일괄적인 지정
은 없음. 

[그림 6-1] 도시계획시설 학교 건축범위 일괄 결정

 - 최근, 도시관리계획 협의시 건축물 형식의 도시계획시설은 건축물의 범
위를 결정하도록 협의 의견을 보내고, 기존 건축물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건축물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는 바, 통계 관리를 위한 정보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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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

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

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

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세분 통계 추가

 - 도시계획시설 통계 작성시 중분류(도로, 철도, 공원 등) 단위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은 세분류가 존재하여 세분류 단위의 통
계 작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공원(문화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등)이나 도로(소로, 중로, 대로 
등)처럼 세분류가 적 잘 지정되어있는 시설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은 
세분이 지정되어있지 않아 시설별 세분류에 대한 항목 확정 및 데이터 
정비 이후 통계 작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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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합성 검토 세부 내역(공공청사)

1.1 정합성 검토 세부 내역(공공청사)

연번 주소
시설 
결정 
여부

관련 고시 시설계획과 
자료 시설명

1 용산구 주성동 43-8 
일대 O 서고2021-696 O 소방파출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 위치 변경(2021.12.16.)

2 서초구 반포동 520 일대 O 서초고56 O 서울지방조달청

3 은평구 진관동 68 O 서고2021-99 O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서부지사 / 
동일시설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4 은평구 진관동 75-4 
일원 O 서고2020-148 O 공사중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5 성동구 옥수동 564 O 서고225 O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 / 동일시설

6 은평구 진관동 68-1 O 서고2021-99 O 진관파출소 / 동일시설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7 송파구 마천동 361-16 
일대 O 서고2017-196 O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8 양천구 신정동 1326-3 O 서고2020-372 O 양천구 보건소 청사 / 공공공지와 
중복결정

9 영등포구 신길동 4956 O 서고302 O 파출소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10 종로구 수송동 146-2 O 서고2021-709 O 종로구청 신청사(2024년 예정)

11 광진구 구의동 668-2 O 광진고2011-6 O 구의파출소 / 
구의1주택재건축정비구역

12 강동구 고덕동 691-8 O 서고374 O 고덕119안전센터

13 동작구 상도동 437 O 서고221 O 상도1동주민센터

14 종로구 숭인동 55-2 O 서고2010-148 X 숭인1동주민센터

15 중랑구 면목동 354 외 1 O 중랑고2020-22 O 면목7동 복합청사 / 중복결정

16 강서구 마곡동 749-5 X 서고2020-377 O 지구단위계획구역(마곡도시개발사업
)

17 용산구 이촌동 206-2 ? - O 이촌2동주민센터 /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18 강서구 마곡동 728-68 
일원 X 서고2020-377 O 지구단위계획구역(마곡도시개발사업

)

19 강서구 마곡동 749-6 X 서고2020-377 O 지구단위계획구역(마곡도시개발사업
)

20 송파구 잠실동 22-3 ? - X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21 강남구 율현동 278-1 ? - X 세곡동주민센터

22 동작구 상도동 23-42 
일원 O 동작고2022-189 O 입체적 결정 / 상도동 상도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23 관악구 봉천동 
480-44일대 O 서고2022-97 O 입체적 결정 / 봉천 

제4-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24 은평구 불광동 산20,24 O 서고183 O 서울은평경찰서

25 종로구 신문로2가 
154,155-1,156 O 서고33 O 종로구 환경미화원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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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소
시설 
결정 
여부

관련 고시 시설계획과 
자료 시설명

26 종로구 창신동 23-816 
일대 O 서고148 O 창신3동주민센터

27 은평구 응암동 84-5 O 서고2023-226 X 은평세무서 / 구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28 은평구 증산동 186-11 ? 서고2023-116 X 증산치안센터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29 강서구 방화동 902 O 서고2014-452 O
강서구보건지소, 방화보건지소, 
우리동네키움센터 강서2호점 / 

입체적 결정

30 영등포구 신길동 255-9 
일원 O 서고2020-240 O 신길3동주민센터 / 입체적 결정

31 서초구 반포동 20-48 ? X 반포1동주민센터

32 강남구 도곡동 548 ? X 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

33 종로구 창신동 23-373 O 서고2013-329 O 서울경찰청 창신기동대 / 
창신파출소

34 중구 황학동 2085 O 서고2020-305 O 입체적 결정 /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35 양천구 신정동 322-10 O 서고2017-246 O

양천구민체육센터 /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고시문상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시설계획과 자료 및 kras shp에 
공공청사로 존재

36 광진구 자양동 680-63 
일대 O 서고2017-332 O 광진구 통합청사 / 입체적 결정 / 

구의자양재정비촉진1구역

37 강동구 상일동 산77-38 O 국토교통부2012-91
5 X

강일119안전센터 /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 고시문 

지번 수정필요(강일동 산22-75 → 
상일동 산77-38)

38 강동구 둔촌동 489 O 서고2022-213 X
주민복합센터 / 입체적 결정 /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39 강남구 율현동 254-17 O 국토교통부2021-88
5 X 세곡2공공주택지구

40 동작구 상도동 196-36 
일원 O 동작고2022-29 X 입체적 결정 / 상도동 장승배기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41 금천구 시흥동 910-5 
일대 O 금천고2018-65 O 시흥5동주민센터

42 동대문구 장안동 432-2 ?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2023.03.) 
/ 현재 바르게 

살기운동중앙협의회로 
되어있음(2023.10.)

43 강동구 상일동 520-4 X 서고92 O 구립상일어린이집 / 고덕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44 동작구 상도동 23-42 
일원 O 동작고2022-189 O 입체적 결정 / 상도동 상도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45 종로구 숭인동 53-25 O 서고2010-148 X 서울숭인동우체국

46 송파구 마천동 21 O 송파고2016-39 O 송파구 평생학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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