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17-42-12-32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17-12 Vol.42 No.12
https://doi.org/10.7840/kics.2017.42.12.2433

2433

교통 약자를 고려한 길 안내 서비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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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단말기는 업무나 여가 활동을 한 차량 는 보행 이동에 있어서 필수 인 도구가 되었다. 특히 처음 

가는 지역이나 교통 체증 상황에서의 길 안내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발 되었다. 그런데 일반인을 한 기능

의 유용성이 있어도 때로 장년층, 장애인, 임산부, 일시  상해자 등 교통 약자에 해서는 다른 의 요구 사

항이 존재한다. 한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에서의 길 안내도 오래 머무는 방향으로 지향하므로 더욱 요해

지고 있다. 일반 으로 교통 약자는 사회  약자이자 경제  약자의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정  측  기

술 분야에서 교통 약자에게 요구되는 보편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고령화  복지 사회에서 이 을 지원

하는 융합 기술에 기반한 실제 이고 경제 인 스마트 길 안내 시스템의 구조와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Key Words : Visually/Mobility Impaired Person, Pedestrian Dead Reckoning, Navigation

ABSTRACT

Smart devices are an essential navigating tool on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for work or leisure 

activities. Specially, it's very useful in first visited area and on traffic congestion. However, there are different 

requirements for the elderly, physically impaired people, blind and woman in pregnant, and so on. Moreover, 

indoor positioning is more important in urban living. Therefore, we investigate how to enhance the mobility and 

accessibility of ordinary people as many as possible. This paper proposes the architecture of smart platform and 

devices including automatic updates based various sensor data and images from all types of pedest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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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없도록 하려면 도로나 건

축물 등에서 편의와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

나 소수를 고려한 사항은 우선순 가 높지 않다. 

고령화  복지 사회 지향으로 차 개선되고 있지

만 실은 여 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에서 시각장애인 길 안내를 해 IT 기술에 의해 지원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1]. 클라우드 기반 서비

스 환경으로 요구에 해 신속한 기능 제공이 가능하

면서 동시에 사용자 범 도 제한이 없어졌다. 이는 범

용을 한 정보의 제공 자체도 일반인 구나 가능하

여 상호 기여하며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가능함

을 의미한다. 최근 표 으로 이용되는 유익한 기능

은 고객 치를 지반으로 한 차량 경로 안내나 택시 

연결 서비스이다. 한편 실제로 지역 이동의 경우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일시  상

해자 등은 교통 약자로써 보행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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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인/교통약자 보행 안내 앱 사례
Fig. 1. Applications for Pedestrian 

Requirements Non-functional Characteristics

Accuracy <2m, length of white cane

Safety
low muscular strength, 

drop impact

Usability

assistance of five senses, 

customized route, multilingual, 

portability

Maintainability
weight, power, 

maintenance fee

Performance real-time, prevention of conflict

표 1. 교통 약자를 한 길 안내 요구사항
Table 1. Requirements for Mobility Impaired Person

상이다. 재 차량 길 안내에 비해 실내 서비스는 

형 상가나 평창 올림픽과 같은 특수 목 으로 한시

 제공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향후 차량 혹은 보행 

이동에 있어 안 성과 사용성은 지속 고려되어야 하

므로 본론에서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 약자의 

에서 길 안내 분야의 보편 인 요구사항을 도출

하고 재의 동향과 이를 실 할 방향에 해서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련 황  요구 사항 분석

본 장에서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길 안내 서비

스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으로 보행에 제약

이 있는 사용자를 고려한 보편 이고도 유용한 요구사

항이 수립되도록 제약의 정도가 가장 심하거나 기능을 

가장 필요로 하면서 경제 으로도 고려가 되어야 하는 

시각장애인의 으로부터 도출하고자 한다. 

2.1 련 동향 연구

차량 혹은 보행자 길 안내는 치 기반 서비스로써 

세계 LBS(Location-based Service) 랫폼 시장은 공

공안 과 국가보안을 한 LBS이용 증가가 시장 성

장과 활성화에 매우 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세계 

치정보 랫폼 시장은 2014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22.42%에 달한다
[8].

스마트 단말에는 부분 GPS, WiFi와 BLE 

(Bluetooth Low Energy)가 장착되고 있는 추세에 힘

입어 WiFi  BLE 심으로 한 혼합형 측  기술 분

야가 경쟁 으로 발 하고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GPS

의 실내측 , 비용  력소모 등의 한계성을 극복하

기 해 최근에는 무선측  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정 측  기술은 비교  범 한 산업에 용 가

능한 핵심 기술로 그 수요는 학계, 융, 공공 안 , 

도시 보안, 건강 리, 고, 물류 분야 등 다양하다. 

그  실내 길 안내 분야는 한국이나 일본, 동남아의 

형 복합쇼핑단지에서 WiFi 혹은 비콘 센서, 지구자

기장, 상 등을 기반으로 특정 장소  편의 시설 등

의 길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 가장 진보된 시각장애인 길안내 서비스는 MS

사의 Seeing AI  eyesight3 제품 등으로 안경을 통

해 인식되는 보행자들의 표정과 장애물 정보들이 제

공되는 수 에 이르고 있다
[6,7].

한국도 교통약자를 한 서비스가 있지만 그 내용

도 수동 인 형태로 그치고 있다. 한 서울시와 같은 

경우는 기능이 많이 발 되어 있지만 소도시, 지역 단

체는 제공 기능과 유지보수성이 낮다. 그림 1과 같이 

동일 목 으로 다수 앱이 공존하고 소수 근의 서비

스일수록 개선 품질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기존의 

서비스들을 연동할 수 있도록 국민 서비스 랫폼

을 구축하고 스마트 단말 요소 기술을 융합하여 제공

하는 구조가 경제 이면서도 많은 수혜자를 확보한다

는 에서 바람직하다. 

2.2 교통 약자의 보행  기기 사용 특성

시각장애인의 길 찾기 과정은 장소 명칭과 주변사

항 악을 기억하며 이미지화하고 방향 설정 후 이동

하게 된다. 그러면서 실내 사물의 치, 질감도 경로 

탐색 과정에 동원이 된다
[2]. 즉, 사  체험을 통한 축

 정보의 사용이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반 하는 것이 요하다. 특수 목 의 시설이라면 이

런 행동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이 기 되지만 일반

인 상황에서는 매우 불편한 요소들이 많은 것이 실

이다.

한편 일반인들의 생활에서 활용되는 스마트 기기의 

사용에 있어서도 세 , 성별 혹은 기호에 의해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노약자나 물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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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자의 경우라면 IT 기기가 상해를 입은 감각 이외

의 청각이나 진동 등 다른 수단이 동원되는 형식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길 안내에 있어서도 목

과 기능은 동일하나 비기능성은 요도가 표 1과 같

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2.3 교통 약자의 사용성에 한 요구사항

교통 약자를 고려한 길 안내 분야는 꾸 히 연구되

어 오고 있다. 일반인에서도 노년층, 일시  상해자, 

임산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요구사항들을 

함께 필요로 하게 된다. 길 안내 시스템의 다양한 기

능과 비기능  요구사항 에서 교통 약자에게 있어

서는 사용성이 가장 핵심이 되므로 이에 길 안내 서비

스의 보편  요구 사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일부 

도출할 수 있다. 

1) 길 안내 목 지 설정의 용이성

2) 실내 이동 시 승강기, 자동 계단, 화장실, 쉼터를 

심으로 한 비지시형 경로 안내

3) 인근 주요 지 (POI: Point of Interest)  주변 상

황, 특히 충돌 방  음성 안내 

4)  치, 남은 거리(계단 수 포함), 방향성에 한 

실시간 확인과 그 용이성

5) 실내 주요 거  포함 자주 가는 경로에 한 개인

맞춤형 등록과 안내

6) 청각을 보완하는 VR/AR/MR의 감각  지원 도구 

활용, 시각장애인의 경우 신체 충돌에 한 보호 

자세 보행법 반

7) 낮은 근력에 의한 휴 /착용성, 견고성과 분실 방지성

8) 교통 약자이자 경제  약자  경제성과 성능 효

율성 보장

9) 보청기, 휠체어, 자책, 지팡이나 맹인견 수 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한 안내 정확도 확보

10) 교통 약자의 서행 특성에 의한 인지와 맞춤형 안내

11) 주요 거주 실내 환경에서의 스 치 치 등 시각 

장애 맞춤 안내

12) 이동권리 보장 에서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

, 쇼핑센터, 경기장 등을 경유한 실내와 실외 

길안내 연속성과 다국어 지원

기존의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 약자를 한 안

내 시스템에서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사항들

을 요약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례 1. 시각장애인 유도 보행거리  비연속 구간

장애인이나 노약자 보행을 해 재 제공되고 있

는 편의 시설은 백색 지팡이에 의지하여 직각의 형식

으로 회 되는 경로가 승강기  화장실 포함 구간으

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모두 평지 이동에 있어 일반인과 같이 최단 거

리로 이동해야 보행에 소비되는 에 지가 어들면서 

자주 인 보행을 더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센서  상 입력이나 음성과 진동 출력 기반의 안내

에서 유도 블록 신 최단 거리 안내를 선택한 사용자

에게는 일반인과 유사한 경로로 안내하는 것이 유용

하다.

그림 2. 일반인/교통약자 최단 보행 안내 
Fig. 2. Shortest Path for Pedestrian

 

사례 2. 시각장애인/교통약자 자동보행로 선호 제공

그림 3과 같이 실내 공간 에서 형 역사나 공항 

연계 도로에는 자동 보행로가 제공되기도 한다. 이 공

간 역시 육체 으로 연약한 어떤 시각장애인은 자동

보행이 매우 유용하다. 이런 공간에서 선호 경로를 유

도 블록 구간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장애물 회피 안

내와 함께 유의 구간으로 음성 안내가 이루어지면 개

인 맞춤형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 자동보행로 선호 우선 안내 선택 
Fig. 3. Navigation Option for Moving Sidewalk

사례 3. 종착역  표역 표지 기반 탑승구 안내

처음 혹은 오랜 시간 경과 후에 방문하는 지역으로

의 이동  지하철과 환승 구간이 있는 경우 스마트 

단말의 앱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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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사  정보 제공 
Fig. 6. Information under construction

지와 안내 의 계를 알 수 없으면 개찰구를 잘못 진

입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보행 오류는 시

간과 비용과 기력을 소모하게 되어 보행에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버스 정류장검증을 포함한 그

림 4 와 그림 5의 목 지 검증 기반 경로 안내는 기존

의 빠른 환승 열차 번호까지 안내해 주는 환경에 더하

여 개찰구 진입 오류를 여주는 기능으로 보행자의 

긴장과 피로감을 덜 수 있다. 

그림 4. 목 지 기반 개찰구 진입 검증 
Fig. 4. Validation in front of Subway Gate

그림 5. 목 지 기반 선로 구간 검증 
Fig. 5. Validation at Subway Railroad

사례 4. 보행 련 변경  공사 정보 실시간 안내

보행자에게는 도로와 그 공사 상황은 편이성과 안

성을 해서 요하다. 그림 6은 상황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상을 제공하면 용이한 사례이다.

Ⅲ. 길 안내 시스템 구성

3.1 교통 약자 보행 연속성 고려 사항

인들은 여가 시간에 형 상 이나 타지 이동

을 해서 넓은 실내 공간에서 보행 안내가 필요한 경

우가 많아지고 있다. 일반인이 처음 가는 지역에서는 

교통 역사, 정거장, 상가와 같은 이동 공간에서 보행 

오류를 일 수 있는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며 시각장

애인, 일시  상해자,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는 환

승 구역을 포함하여 출입구 주의 최단 거리 안내를 

더욱 필요로 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도로 상에 /

선형 유도 블록이 있지만 느린 보행으로 주로 직각 이

동을 유도하는 원거리 경로를 따라 이동하게 되어 심

신의 피로도가 커진다. 교통 약자들은 최 한 자동 계

단이나 승강기를 이용하면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안내가 용이하게 포함된 출구까지 최단거리가 제공되

는 것이 필요하다.  

재까지 제시된 기술은 스마트 단말의 센서를 기

반으로 구축한 서버 정보와의 연동으로 일반인을 

한 치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고 한 장애인을 한 

모든 수단이 동원된 기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에서는 여 히 일반인과 장애인, 혹은 노약자의 

생활공간이 다소 유리되어 있고 그 간극이 좁 지지 

않는 것이 실이다. 이는 국민 복지 개선 차원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부족한 산의 해결이 건이다. 스

마트 단말 응용 로그램도 소수의 제한  사용에 그

치면서 낭비 인 요소가 크므로 이용자 구나 정보

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에서 서비스를 한 기본 

정보가 수집되고 유지되는 것이 요하다. 그러기 

해서는 특정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보편 인 요구사항

에 해 최 한 수용이 되면서 기기 환경도 그에 따른 

조합으로 구성되는 확장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가용한 GUI나 AR 출력 

 문자, 음성, 상 입출력 기능이 제공되는 스마트 

단말의 기능에 다양한 보행자 상황을 반 하여 개인

화된 안내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미 보편 으로 보유

하고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리 사용되는 IT 컴퓨

 기술로 개인화된 안내 기법을 지원하여 최종 으

로는 국민의 근성 증진과 경제성 향상에 의한 보편

 복지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3.2 교통 약자 길 안내 구성 요소 

일반인에게도 낯선 지역 여행은 긴장과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데 터미 , 역사, 공항 등의 환승 구간을 

포함한 공공 지역에서의 실내 길 안내는 특히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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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보행자 길 안내 기능 구조도
Fig. 7. Architecture of Pedestrian Navigation System

청각  도움이 긴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통 약자의 경

우는 앞에서 요구사항으로 도출된 바와 같이 목 까

지의 경로 계산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일반인과 상이

하다
[3].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보행이 아주 느리

며 충돌 가능성을 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제공해야 

한다. 실내에서 지팡이에 의지하거나 주로 벽면을 따

라 이동하던 데서 스마트 기기 는 복합 으로 이용

하게 되는 경우 복잡성을 여서 빠르고 편안한 여행

이 되도록 고도의 자동화 기능을 필요로 한다. 하드웨

어로는 기존의 백색지팡이에 더하여 스마트 단말이나 

헤드 셋, 안경, 착용 시계, 신발 도구 등의 체 는 

복합 사용이 가능하다
[4-6].

실내에서의 이동 패턴이 제한 인 시각장애인은 동

선 학습이 제공되면 사용자가 편히 느낄 수 있는 동

인 안내 시스템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다양한 교통 

약자의 유형에 해 기계 학습 기반의 개인맞춤형 길 

안내가 유익한 보행 지원 도구가 될 수 있다. 

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이 기존에 편안하게 느끼는 

동선이 있다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빈번하지

는 않지만 이따  단체로 이용하는 장소에 해서도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정보가 수집되어 있으면 에 

의해 가로 구축되고 정제된 맞춤형 안내에 있어 신

뢰도가 향상된다. 특히 기존의 시설 응력이 약시나 

완 실명의 경우 3배 이상 소요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 된다. 기차역, 시외버스터

미 , 공항 지역에서의 이동에서도 시각장애인의 경우 

흰 지팡이를 이용하여 출입 지 까지 직선으로 이어

지는 형/선형 유도 블록을 따르게 된다. 이는 주 생

활 건물 내에서도 동일하여 장애  요소가 유사한 보

행자들의 경로에 있어 방향 유도 등 지식 기반 안내가 

가능하다. 재 실내외 치 기반 서비스는 갈수록 활

발히 진행되는 분야이며 일반인들을 해 다양한 앱

과 서버 통합 기술이 성숙되어 있으므로 정확도는 보

행 항법이나 WiFi, BLE, 이 제공하는 이미지나 

블랙박스 상 포함 측  자원 이용 통합 기술을 제공

할 수 있는 단계이다. 

한 착용형 기기의 발 뿐만 아니라 기계 학습도 

스마트 단말에서 가능한 여건이 되어 이와 같은 특성

을 고려한 교통 약자 의 길 안내 구조는 동  서

비스 환경이 되도록 그림 7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실내 서비스의 응용을 생각하면 형 상가 내에서 고

객 맞춤형 포 방문 안내나 시회 부스 추천, 심지

어 재난 지역에서의 안내 등 보자  험에 처한 

사람을 약자라는 개념으로 일반화하면 용성이 향상

되며 이러한 개념의 조기 반 이 시스템 확장성에 기

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 한다.

3.3 길 안내 개선 사항 기  측 

맞춤형 길 안내 경우 개선되는 사항을 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행 연속성 제공을 해 고려한 

사용자 맞춤형 기능에 해 얻게 되는 경제  효과는 

어떤지 다음 표로 요약될 수 있다.

상기 경제성에 해 아래와 같은 기존의 시설 지표

를 반 하여 고려하면 시각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 국 지하철 30개 노선 680개 역

- 서울시 최다 승차: 약 10만 여명/일

- 지하철 최 /소 깊이: 6층/1층(45.5/10.5m)

- 1개층 최다 계단 수: ~ 124개(22m)

- 지하철 상 식 vs. 섬식 비율: 82%, 18%

- 지하철 역사 길이: 200m

- 철간 vs. 버스 환승: 평면 이동 1.2배, 이용 계

단수 1.1배

- 환승역 자동계단 운 : 321개역(81%)

- 40~60  남/녀 평균 보폭 ~ 66.5/54.5m

- 여성/남성 칼로리 소비율: 10% 감소

- 유도블록(30x30cm) 단가 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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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strian

Continuity
Measure of Cost

1
Shortest

Path First

Saving time/energy

(Hypotenuse of

triangle 29%) 

2
Verification of 

Direction

Reducing U-Turn step: 2 

to 5 floors 

3

Personalized

Textiles as a

Guide

On-demand Guide for 

Entrance, Exit and 

Direction

4
Favorite POI 

Route

Customization on walk 

pattern

5

Detection of

Symbol/

Image

Recognition and Learning 

of Indoor Architecture 

(e.g. stairs, escalators)

6 S/W System
Decrease H/W and 

Maintenance Fee

7
Sliding Door/

Wall

Guide for

Pedestrian Safety

8

Integrated

Public

Service

Fair, Low Cost, and High 

QoS App.

with easy App.

9

Replacement of 

Yellow

Raised Block 

Continuity in walking 

without paving

10
Safety in 

crosswalks 

Flexible traffic light and

Synchronization for the 

traffic weak

11 AR Guide
Personalized

Visual Assistance

12

Detection of 

Obstacle in 

Pathway

Notification of 

static/dynamic object to 

prevent walking conflict

표 2. 사용자 맞춤형에 의한 효율성 지표
Table 2. Enhancement Factor from User-centric Guide

그림 8. 지도 개인화 서비스에 의한 보행 감소 
Fig. 8. User-centric Tactile Map Service  

(a) LSAR-S 상 수집 화면

(b) LSAR 서버 상 데이타 업로드 조회 화면 

그림 9. 크라우드소싱 기반 상 수집앱과 서버
Fig. 9. Crowdsourcing Survey of Image 

- 일반 도로 폭: 3 ~ 3.5 m

- 시각장애인 보행: 3km/h(일반 4~5km/h)

- 단말 력 소모 최소화: 간밝기, 상압축, 선택

 통신  앱 비활성화

이상과 같은 개선 사항으로 기 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기반 교통 약자 길안내 서비스  하나는 그림 

8과 같이 보행에 의한 체력 감소를 완화하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게 스마트 단말의 다양한 센

서와 S/W 로 제공되는 기능으로 국민 다수가 보편

인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노약자나 시각 장

애인들이 원하는 때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경제 인 

복지 기여가 가능하다. 

3.4 보행자 치 정확도 개선 기술의 용 

재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센서들을 이용하여 

측 를 수행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가용한 센서의 조

합이 용되고 있다. WiFi, BLE, 지자기, 상, 보행 

합법이 동원되어 치 정확도 향상과 보정이 이루어

지며 일반 사용자는 주로 WiFi 인 라 환경에서 이용

하게 되고 형 상가와 같은 특정 실내 공간에서는 

BLE 기반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백색 지팡이 길이 범 에서의 안내가 이루어지

도록 하려면 보행 항법  상 기반의 고성능이 제공

되어야 한다. 그림 9와 같은 상 수집은 정확도를 

한 핵심 기법이며 학습 기반 수집 정보 정제로 신뢰도 

 치 정확도가 고도의 서 미터 으로 실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 하는 LSAR(Location and Spatial 

Augmented Reality) 시스템의 일부 기능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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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는 범국가  세계 회에 용된다. 이 게 연

동된 기술을 토 로 스마트 단말 사용자 구나 생산

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학습 기반 인 라 

구축 하에 지속 인 정확도 향상과 본 논문의 요구사

항을 반 한 일반인과 교통약자 모두에게 가의 다

양한 상황 맞춤형 치 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

록 확  정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치·공간 인지능력이 하된 장년

층이나 임산부, 시각 장애인, 한시  상해자, 낯선 지

역 방문자, 해 지역 탈출 등 다양한 개개인의 교통 

약자환경에 최 화된 보행자들의 이동 상황을 재의 

IT 기술 활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분석하

다. 특히 시각장애인 을 주로 사용성을 도출

하여 보편  시스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 으며 

재 구 된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스마트 기기와 인지 

학습 기능의 랫폼 서버가 연동되는 개인 맞춤형 길 

안내 서비스에 반 하고자 한다. 

스마트 단말과 공공 서버를 이용한 표  기반 융합 

기술을 통해 사용자 구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

반으로 한 서비스 랫폼 체제 안에서 일반 보행자, 

교통  사회 경제  약자, 공공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호 유익한 안정 이고 경제 인 보편  근성 증

진 방법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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