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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면정보 좌표등록의 통일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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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주대학교 지적학과

A Study on the Unified Method of Coordinate Registration in Cadastral
Map Information

Sung-Eon Hong1

1Dept. of Land Management, Cheongju University

요  약  지 도면정보는 필지단 로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등의 일정한 사항을 지 측량 등에 의해 등록함으로써 생성된

다. 그러나 산화된 지 도면정보는 경계 좌표가 소수  3자리인 mm 단 의 등록과 소수  2자리인 cm 단 로 이원화되

어 등록되고 있어 지 행정과 지 측량에 혼란을 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 도면정보의 좌표등록과 면 산정에 

한 문제  분석을 통하여 지 도면정보 좌표등록의 소수  자리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소수  자리수에 의한 

면 의 변화량을 실험한 결과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 의 변동과 미세폴리곤의 발생은 좌표의 등록을 소수  2자리의 등록을 
소수  3자리로 변경한다면 해결이 가능함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를 해 제도 으로 소수  3자리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운용하여야 함을 제시하 다.

Abstract  Cadastral map information is created by registering parcel information such as location, lot number, land
category and boundary through the cadastral survey. However, with regard to boundary point coordinate, computerized
cadastral information data was registered to either two decimal places (unit in centimeter) or three decimal places (unit
in millimeter) so that a confusion in cadastral administration and cadastral survey has been caus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a method of matching two different coordinate system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registra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data and area calculation.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not only
shows that areal change and the creation of minute polygons resulted from land alteration could be solved by changing
boundary point coordinate from two decimal places to three decimal places, but also suggests that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o register boundary point coordinate to three decimal places should be institutionally corrected and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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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 정보는 필지단 로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면
, 소유자 등의 일정한 사항을 지 측량에 의하여 공부

에 등록하여야 물권거래의 객체로써 인정된다. 그 에
서도 경계와 면 은 토지의 물리  황과 가치를 평가

하는 요 정보가 된다. 이러한 지 정보는 최  일제 강

기의 수탈을 목 으로 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

업의 추진으로 구축되었다.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으로 등록된 지 정보

는 오랜 기간 종이 지 도면과 장으로 리되고 운

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지 리체계의 선진화를 해 

그간 지 도면과 장을 산화하여 디지털 리 체계로 

환을 하 다. 산화된 도면은 95%가 도해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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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도면)으로 디지타이징 방식과 벡터라이징 방식을 
통해 산화하 다. 그리고 도면이 아닌 토지경계를 좌
표로 리하고 있는  국토의 략 5%정도인 수치지역
(경계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를 입력하는 방식으
로 산화를 하 다. 최근에는 수치지역의 비율을 략 
30%정도로 높이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 재조

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록 산화와 지 재조사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더라

도 지 도면은 여 히 도해와 수치도면으로 이 인 

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도면은 이 인 리가 이

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계 의 좌표를 측량하고 등록함

에 있어서는 동일한 수치자리수로 등록하고 리가 이루

어져야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화된 지 도나 임야도를 살펴보면 경계

좌표가 도해지역은 소수  3자리인 mm 단 로 등록되

어 있고, 경계 좌표등록 지역은 소수  2자리인 cm 단
로 등록되어 있어서 지 행정과 측량에 혼란을 래하

고 있다. 즉, 지 측량에 의하여 좌표로 등록된 경계와 

면 이 확정이 된 토지에 이동이 발생할 경우, 자리수의 
차이에 따른 미세한 면  불부합이 발생 되어 불필요한 

경계 의 추가  면 배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토
지경계 의 정확한 리를 해서는 재의 좌표등록체

계에 한 통일 인 기 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와 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이가 (2013)은 지 정보의 효율 인 운 ․

리를 한 통합시스템의 개발  지 재조사의 성공 인 

수행 등을 실 하기 하여 지 정보 표 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지 정보의 표 화의 체계를 정립하기 한 방

안을 제시하 다[1]. 이용호 외(2011)는 경계 좌표등록 

지역에서 연속지 도의 작성시 필지 상구조 분석ㆍ구

축을 통해 미세 폴리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지모델

을 제시하 다[2]. 박창범(2009)은 지 공부에 등록된 

면 은 실제 토지의 경계와의 차이가 있으며 지 측량이

라는 특수성과 기속측량이라는 법률  규제를 받고 있지

만 새로운 측량기술의 발 과 함께 면 오차 허용범 에 

해 면 히 재고할 필요성을 제시 하 다[3]. 장길
(2007)은 도해지역의 경계복원 측량작업을 통해 필지별 
경계  치를 계산하고 경계 좌표계산부를 작성하여, 
도해지역에서 정확하고 일 된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4]. 성윤(2003)은 도해지역측량성
과를 지 확정측량방법으로 그 측량성과를 등록하면 불

부합지가 발행하지 않으며, 지 측량성과의 정 도와 일

성의 유지로 지 측량성과에 한 국민의 불신해소와 

지 측량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5].
재까지 연구된 선행연구의 경우, 큰 틀에서 도해지

역의 수치 등록  오차의 허용 범  제고 등을 통한 개

선과 국제 표 을 수한 상구조 생성을 통해 미세폴

리곤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의 경우는 단기  에서 개선이라기보다는 

장기  에서의 개선 방향이라는 한계성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  에서 지 도면정보의 좌표

등록과 면 산정에 한 문제  분석을 통하여 지 도면

정보의 좌표 등록시에 소수  자리수의 통일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적도면정보 좌표등록의 일반적 

고찰

2.1 지적도면 정보

지 정보는 크게 도면정보와 장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도면정보는 지 도, 임야도, 경계 좌표등록

부가가 해당되는데 이는 토지에 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 와 필지의 모양 등을 나타내는 경계를 등록･공시하

는 지 공부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해 행 법률에 기
해 지 도면 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리 등에 한 법률 제72 조  제
73조).
지 도와 임야도는 토지에 한 소유권 등 물권이 미

치는 범 와 필지의 모양 등을 나타내는 경계를 등록, 공
시한 지 공부이다. 지 도는 토지 장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를 표시한 도면이며, 임야도는 임야 장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를 표시한 도면이다. 지 도와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
다. 지 측량에 이용되는 지 도면은 1910년부터 1924
년까지 시행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제작된 도면으로서 최  법정 리․동 단 로 하여 시가

지, 농경지, 산림지에 따라 측량의 정 도를 달리하여 축

척 1/600, /1200, 1/2400의 지 도와 1/3000, 1/6000의 
임야도가 제작되었다[6]. 

1910년  종이로 작성된 지 (임야)도면은 그동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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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지 민원발 , 지 측량 등에 약100년 동안 사용되
었고, 이로 인하여 온도  습도의 변화에 따른 도면의 
신축오차가 발생하 다. 한, 지 도면의 리 소홀로 

인한 오손이나 훼손, 다양한 축척으로 인한 지 도면 상

호간의 정확도 차이, 측량의 오류 등으로 인한 정확도 문
제, 지 도면의 경계와 실지경계와의 불부합 등 여러 가

지 원인을 내포하고 있다[7].
경계 좌표등록부는 도해 지 (종이 도면)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경계 의 X, Y좌표와 부호도 등을 등
록하는 지 공부이다. 즉,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 의 

치를 평면직각 종횡선 좌표로 표시하여 등록한 도면 형

식의 지 공부를 말한다. 
2001년 1월 26일 개정 이  지 법상에 수치지 부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행 공간정보 구축  리 

등에 한 법률상에서는 경계  좌표등록부로 변경되었다.

2.2 좌표등록

경계 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 으로서 지

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 좌표등록

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을 말한다. 경계란 필지별
로 경계 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 공부에 등록한 선

을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리 등에 한 법률 제2
조)[8].

100년  제작된 지 도는 종이의 형태에서 산화되

어 재는 좌표의 형태로 등록되어 리되어진다.
좌표(coordinates)라 함은 지표 에 있는 많은 들의 

상  치를 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
토정보는 좌표의 형태로 기  는 굴곡 의 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 한다. 평면직각종횡선 수치
는 평면상 어느 한 을 좌표의 원 으로 정하고 그 원

을 지나는 자오선을 X축, 동서방향을 Y축으로 하며 
일반 으로 평면상의 한 의 치를 구하는 표 인 

좌표계이다. 지구상의  치 계를 표시하기 해

서는 경 도좌표계(geodetic coordinates system)로 표시
되기 때문에 입체 으로 표 되는 지구상의 치를 평면

으로 표 하기 해서는 투 의 차를 거쳐서 좌표의 

형태로 나타난다[9].
재 도해지역은 산화 이 에는 좌표값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산화 이후 좌표값이 부여되어 mm단
로 등록 리되고 있고, 경계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는 cm 단 로 등록되어 리되고 있다. 지 재조사 지역

에서도 경계 을 cm까지 등록하여 리하고 있다.

2.3 면적등록

면 이라 함은 지 측량성과에 의하여 지 공부에 등

록된 토지의 등록단 인 필지별 수평면 을 말하는 것으

로, 면 의 등록단 는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척 법

(尺貫法)에 의한 평(坪)과 무(畝)등의 단 를 사용하 으

나, 제2차 지 법 개정(1975.12.31. 법률 제2801호) 당시
에 미터법을 도입하여 척 법(尺貫法)에 의한 평(坪)과 
무(畝)를 제곱미터(㎡)로 환산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10].
등록된 면 의 측정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간 측정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면 을 구하

고자 하는 필지에 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작성된 도면

상에서 면 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등록되었다. 그 기 

때문에 도상경계가 법 경계로 인정된다. 다각형으로 된 
일필지의 토지를 도면상에서 삼각형으로 구획하여 삼각

형의 면 을 측정하여 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던 삼사

법, 푸라니미터의 이동량만큼 부착된 측윤의 회 에 따

른 으로 면 을 산출하는 푸라니미터법, 푸라니미터
를 자식으로 개량하여 도면 의 경계 을 독취하여 폐

합시킴으로써 면 을 측정하던 자면  측정기가 있다.
하지만 도면 산화가 이루어진 최근에는 새로이 면

을 구하고자 하는 필지의 경계  좌표를 이용하여 수

학 인 계산으로 면 을 측정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지
확정측량이나 지 재조사 측량에 의하여 등록되어 경

계 좌표등록부에 리되는 지역에서도 동일하다.
도해지 으로 리되는 필지는 등록된 면 과 측정된 

면 과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차의 허용범  내에

서는 배분하여 면 을 결정한다. 단 신구면 의 오차가 

허용범 를 과하는 경우에는 지 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다. 경계 좌표등록부 시행지

역에서는 토지의 분할이 생길경우에는 분할 보다 면

이 많은 경우와 은 경우로 나 어서 처리토록 하 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부터 순차 으로 버려서 정하고, 은 경우에는 구하려

는 끝자리의 다음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 으로 올려서 

정하여, 분할  면 에 증감이 없도록 하 다.
도해지 의 면  등록은 정수로 등록 하고 경계 좌

표등록부 지역과 지 재조사 지역에서는 소숫  첫째 자

리까지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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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점 좌표등록 및 면적산정의 

문제점

지 법 제2차 법 문 개정에 의하여 면 의 등록 단

를 미터법인(평방 미터)로 개정 하고, 지 측량에 사진

측량과 수치측량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최 로 경계 을 좌표의 형태로 등록하 다[11]. 좌표외
에 도면으로 리되던 지 도면정보는 1996년부터 2003
년까지 지 도면 산화 사업을 통하여 수치화된 일형

태로 작성하 다[12]. 이후 좌표등록 단 를 통일하지 

못하고 mm와 cm 단 를 혼용하는 이 인 리체계

로 운 되고 있다.
도해지역 필지는 장면 과 산출면 에 한 차이에 

한 한계 즉 공차가 있어, 공차의 범 내에서는 토지이

동이 있을 때 산출면 에 면 배부를 해서 결정면 을 

정한다. 그러나 경계 좌표등록부작성 지역에서의 토지

이동은 좌표에 의하여 면 을 정하기 때문에 산출면 에 

면 배부 없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의 다음 수의 조

정으로 면 의 증감이 없도록 소수  첫째자리까지 결정

하여 면 을 등록하고 있다.
과거 경계 좌표등록부 지역은 도해지역과는 달리 거

의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계 좌표 

등록지역이 도입된 이후 경제의 발 과 개발에 의한 토

지이동에 한 수요의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부동성(不
動性)  부증성(不增性)으로 인하여 토지이동이 증가하
고 있다.
토지의 이동시에 면  산출에 있어서 소수  2자리까

지 등록된 좌표로 면  산정하면 산출면 에 면 을 배

분하여야만 장면 과 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를 
들면 면 이 100.0㎡ 필지를 1/2로 분할 하고자 할 때 직
선과 수선장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면 의 합계가  

99.8㎡ 는 100.2㎡ 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에는 면 을 배분하지 않고서는 계산이 되지 않으며 지

정된 경계 이 고정된 경우에는 100.0㎡ 면 이 100.1㎡ 
는 99.9㎡로 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발생에 
해 다음의 실험을 통하여 구체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4. 실험 분석 및 개선 방안

4.1 실험 분석

지 측량을 통해 지 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개인 재

산권의 치와 면 을 특정한다. 이는 국가의 등기제도
에 의하여 소유권  기타권리로써 리되며 토지의 면

에 변동이 발생하면 아니된다. 하지만 재와 같이 좌
표등록이 이원화되어 리된다면 변동의 가능성은 내재

되어 있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해 경계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소수 자리수를 2자
리로 등록함에 따른 문제 에 해 크게 3가지로 구분해 
실험을 하고자한다. 첫째, 소수  자리수에 의한 면 의 

변화량 분석 둘째,  토지의 이동에 의한 면 의 변화량 

끝으로 도면 필지의 미세폴리곤 발생 오류에 한 것을 

실험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소수  자리수에 의한 면 의 변화량에 한 실

험으로 같은 좌표와 같은 면 을 가졌지만 자리수의 결

정에 따른 면 차이를 실험해보고자 한다. 이는 경계
등록부 시행지역에서 좌표산정  자리수의 결정에 따라 

면 에 차이가 나타나는 을 실험 분석하기 해서이

다. 경계 등록부 시행지역은 소수  2자리의 방식으로 
등록이 되고 끝수의 처리는 오사오입 방식에 의한다. 따
라서 실험을 하여 필지를 가장 많은 경계 등록부 지

역의 형태인 사각형의 형태로 가정한 다음 한 변의 길이

가 10m이고, 면 이 100㎡인 정사각형 형태를 상으로 
하 다. 면 이 같은 필지 A, B, C를 상으로 참 값을
(A)로 가정하고 인 으로 가장 을 경우(B)와 가장 
클 경우(C)로 제약을 해보았다.
실험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거리에서(A-B) 4cm의 

오차가 발생하 고, 최 (B-C) 8cm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형이므로 한 변당 1cm, 최  2cm
가 발생하 다. 
면 에서는(A-B) 100㎡에 0.2㎡의 차이가 발생하

고 최 (B-C) 0.4㎡의 차이가 발생하 다. 거리에 따라 
면 이 증가하게 됨으로 이 차이는 필지의 면 이 증가

할수록 커지게 된다. 한 경계 의 수가 을수록 변동

이 큰 특징이 있다.
이 결과는 경계  등록부 지역에서 면 산정 즉, 소수
 2자리의 면 산정은 소수  3자리의 면 산정에 비

하여 부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한 좌표의 형태
로 계산되었지만 가정된 참 값(A)에 비하여 오차가 발생
하여 면 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소
수  3자리에서 소수  2자리의 변경에 따른 면 변동 

보다는 소수  2자리에서 소수  3자리의 변경이 면
에 변동이 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도면정보 좌표등록의 통일화 방안 연구

7859

Table 1. Test of area change  according to decimal place

Parcel Boundary X Y Distance Area

A

1 10.000 0.000

40.00 100.0
2 10.000 10.000

3 0.000 10.000

4 0.000 0.000

B

1 9.995 0.005

39.96 99.8
2 9.995 9.995

3 0.005 9.995

4 0.005 0.005

C

1 10.005 -0.005

40.04 100.2
2 10.005 10.005

3 -0.005 10.005

4 -0.005 -0.005

둘째는 토지의 이동에 의한 면 의 변화량에 한 실

험 분석이다. 이 실험은 토지이동에 따른 면 변동을 시

각 으로 설명하기 해 실시되었다. 토지의 등록단 별

로 그리드를 설정하고 여기에 Fig. 1과 같이 필지를 생
성하여 보았다.

Fig. 1. In the case of land alteration 1(type of land 
registration)

여기서 외부 사각형 선은 필지 경계선이고 내부는 필지

의 이동(분할의 경우 가정)될 선을 나타낸 것이다. Fig. 
1과 같다면 한 개의 필지가 100개로 분할이 되거나 혹은 
100개의 필지가 1개로 합병이 되어도 면 에 변동이 발

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Fig. 2의 경우와 같이 필지가 
정북형으로 있지 않을 경우나 회 의 요소가 있어 이동

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 않다.

Fig. 2. In the case of land alteration 2(type of land 
registration)

즉, 그림 2와 같이 필지가 회 이 되면 그 필지의 면

은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필지의 결정좌표는 변화량
이 은 가장 가까운 그리드로 좌표가 결정이 된다. 그림
의 에서는 0∼4까지는 원 치에서 5∼9까지는 +1이 
추가되어 등록이 이루어진다. 동일하게 0∼d까지는 원 
치에서 e∼i까지는 +1이 추가되어 등록된다. 분할의 
경우를 를 들면 +1이 추가되는 경계와 경계로 결정이 
되어 면 을 산정하면 면 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기
필지의 형태에 따라 면 의 변동이 생기는 것과 토지이

동을 한 측량결과에 따라서 면 의 변동이 생기는 것

을 증명한다.
의 실험과 같이 토지의 이동에는 좌표의 등록체계

에 따라서 면 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원화
된 등록체계에를 일원화시키기 해서는 면 변동을 최

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실험으로 미세폴리곤 발생 오류를 실험해 보

았다. 폴리곤은 2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작성할 때 평면
에 입체상을 구성하는 수법을 쓰게 되는데 이평면을 

폴리곤이라 한다. 경계 좌표등록부에서 각 필지는 경계

마다 측량에 따른 고유한 좌표값을 갖는다. 따라서 인
하고 있는 필지가 서로 경계 에 한 좌표값을 공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도면화하는 과정에서 미세폴리

곤이 발생된다. 이는 도면화를 한 GIS 로그램에서

는 소수  이하 셋째 자릿수 이상까지 정확한 값이 요구

되나, 경계 좌표등록부의 좌표값은 소수  이하 둘째자

라까지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2].
Fig. 1의 경우에 필지의 경계 0∼9까지에 이동이 발

생되었을 때 인 된 필지와 필지사이의 경계 0∼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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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계  개수만 틀릴 뿐 미세폴리곤이 발생이 되지 않

는다. 그러나 Fig. 2와  같은 필지의 형태에는 0에서 9까
지 경계 에 이동이 발생한다면 0과 9를 제외하고는 필
지경계선과 일치하지 않아 미세폴리곤이 발생한다. 즉, 
1∼4까지는 Fig. 3과 같은 공백의 형태로 5∼8까지는 
Fig. 4와 같은 복형의 형태로 미세폴리곤이 발생한다.

Fig. 3. Type of blank error of minute polygon

Fig. 4. Type of overlay error of minute polygon

이와 같은 미세폴리곤은 발생은 미세하지만 면 의 

변동을 가져오고 도면 산 로그램상의 오류를 발생시

킨다. 한 연속지 도  편집지 도의 추가 수정작업

이 필요로 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래한다. 
토지개발사업 등의 이유로 새로이 측량되어 등록되어

진 지 확정측량과 지 재조사사업을 통해 작성되는 경

계 좌표등록부 지역은 향후 지속 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소수 의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면 미세한 면 의 

변동과 폴리곤의 생성 오류는 지속 으로 발생될 것으로 

측된다.

4.2 좌표등록의 통일화방안

실험결과와 같이 지 도면정보의 좌표의 등록에는 소

수  3자리 등록과 2자리 등록의 이원화로 인하여 치
나 면 의 등록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재
까지는 그 향이 미미하여 공론화되지 못하 고, 특히 
경계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구획정리  경지정리 같

은 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필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 이

동이 많지 않아 공론화되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발달되고 정 화된 산장비에 

의하여 지 도면정보는 좌표화된 정보형태로 가공되어 

생성ㆍ활용되고 있다. 소수  자리수의 차이는 그 수치

는 작지만 오류없는 도면정보의 정확한 리와 활용을 

해서는 반드시 좌표등록이 일원화되어야 한다. 이에 
가장 이상 인 개선 방향은 기존 등록시스템과의 충돌을 

피하고 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세폴리곤이 최소화하여 발생하는 방향이 합하다고 

단된다.
한 지 재조사사업의 본격 인 추진에 의하여 도해

지 도면 정보가 수치 지 도면 정보로 변경되고 있는 

 시 이 좌표등록에 한 통일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법으로써 기존의 소수  2자
리의 좌표등록을 소수  3자리로 일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소수  3자리의 좌표등록으로 지
경계  좌표정보의 정 도를 높이는 한편, 개별 지
도면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된 연속지 도  편집지 도

와 좌표등록체계가 일원화되는 부수 인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구체 인 방안은 다음의 Table 2와 같이 좌표
등록시 소수  2자리의 등록을 소수  3자리로 등록시
키고 기존에 등록된 좌표들은 소수  3자리를 0으로 생
성 등록하는 것이다.

Table 2. Enhancement of coordinate registration

Type Current Enhancement

Two decimal places **.** **.**0

Three decimal places **.*** **.***

이러한 방법은 간단한 로그램 환경설정의 변경으로 

기존 등록 시스템과의 호환되어 좌표등록의 변동방식에 

한 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한 면 의 변동과 미세

폴리곤의 발생도 소수  3자리로의 등록으로 1/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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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 것이다(소수  자리수의 증가로 X=1/10, Y=1/10
로 단순계산 함).
지 도면정보는 소유권에 한 법 경계로서 분쟁시 

가장 기 인 자료로 활용된다. 지 도면정보의 신뢰도 

 활용도 향상을 하여 소수  3자리의 등록을 해서
는 세부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첫째, 지 확정측량 규

정의 개정이다. 즉, 기  측량방법(지 확정측량규정 

제7조 제4항)과 실시간 이동측량 좌표결정(동 규정 제10
조 제5항) 방법을 소수  3자리로 좌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지 재조사측량 규정

의 개정이다. 이는 측량성과의 결정단 (지 재조사측량

규정 제8조 제3항) 조항에서 평면직각좌표를 소수  3
자리 즉 0.001로 개정하여야 한다. 끝으로 경계 좌표등

록부지역에서 소수  3자리까지 계산이 이루진 후 좌표
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지 측량시행규칙의 련 조문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리수 변경의 경우 과거의 복
잡한 계산방식과 달리 산장비의 발달에 의한 환경설정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기  에서 지 도면정보의 좌표

등록과 면 산정에 한 문제  분석을 통하여 지 도면

정보의 좌표 등록시에 소수  자리수의 통일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련 일반  내용을 검토하고, 행 산화

된 지 도면정보는 경계 좌표가 소수  3자리인 mm 
단 로 등록되고 있고, 경계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는 소수  2자리인 cm 단 로 좌표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원화 운 의 문제 을 검토하 다. 
그리고 좌표등록의 소수 자리수 차이에 따른 문제

을 실질 으로 분석하고자 소수  자리수에 의한 면 의 

변화량, 토지의 이동에 의한 면 의 변화량 그리고 도면 

필지의 미세폴리곤 발생 오류에 한 것을 실험 분석하

다. 
실험결과, 좌표로 결정되는 지역에서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 의 변동과 미세폴리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문제는 토지의 개발에 따른 확정측량지역
의 증가  지 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향후 더욱 증가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에 한 해결방안으

로서 좌표의 등록을 소수  2자리의 등록에서 3자리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제도 정착을 하여 

련 규정의 개정 사항을 제시하 다. 
끝으로 지 도면정보 좌표의 등록을 소수  3자리로 

통일화한다면 미세폴리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면
의 결정에 있어서도 면 배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

확한 면 을 산출ㆍ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다만, 연구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실무에 용하기 

해서는 좀더 범 한 지역을 상으로한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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