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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ocial Perception of Relationship Addiction Using

Big Data: Focused on Keyword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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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 : Seong Moon Ch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social perception of

relationship addiction based on keyword networks through big data analysis.

In present study, Textom was used to collect the bigdata on relationship

addiction from 2017 to September 1, 2022. Data on three domestic and

overseas websites (Naver, Daum, Google) was collected via Textom and

Raw DATA was refined with specific keywords, relationship addiction. The

analysis process consisted of Selection of analysis object, Data collection,

Data refinement, Network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llected data went through the 1st and

2nd refinement process, and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frequency of top 50 out of 100 units. From the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specific keywords as addiction, relationship, relationship addiction, affair,

deficiency, alcoholis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game addiction were

studied. Second, based on the centrality of connection, the most frequently

appeared keywords of relationship addiction are addiction, relationship,

relationship addiction, affair, and deficiency. It means that th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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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Big Data, Relationship Addiction, Keyword network analysis,

Social Perception

keywords have high connection centrality and are also ranked high in

appearance frequency. In addition, keywords with high proximity centrality

can be seen as having a very short connection distance with other keywords

such as addiction, relationship, person, problem, and affair, indicating that the

keywords are important factors within the network of relationship addiction.

In scope of mediation centrality, it can be listed the keywords with the

largest mediating role in the network were in the order of addiction,

relationship, relationship addiction, deficiency, and alcoholism. These

keywords are those whose weight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 frequency

ranking, and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structural influence on the shortest

path between keywords in the network.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of all, it was possible to derive that big data-based

relationship addiction keywords are currently being considered in our society

by connecting them to mental health, emotional and thinking, overindulgence

keywords, and social support keywords.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in that

present study suggests various directions of research centered on the above

keywords in the future for the development of therapeutic intervention and

research for relationship addiction.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uture direction and implications of relationship addiction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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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키

워드 네트워크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본 장에서 연구의 필

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문제와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며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Aristoteles, 2006). 특히 우리 사회는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

어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희생하여 타인을 배려하거나 돌보는 태도를 미덕

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 가를

중요시하거나 지나치게 타인에게 몰두하여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고

관계에 강박적인 집착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관계중독이라 한다(정은정,

정남운, 2019).

관계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친밀한 누군가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경향을 보

인다. 그러므로 관계를 맺은 상대에게 과도한 배려나 신경을 집중하여 상

대방의 사소한 언행에도 쉽게 상처받는 취약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심

할 경우 관계 중독자들은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상처를 주더라도

떠나지 못하며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파괴적 관계에서도 헤어 나오지 못하

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관계를 중독으로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계

중독 증상을 보이는 이들은 의미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 비합리적일 만큼

의존적이고, 관계에 내성이 생겨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며, 관계가 끊어지거

나 일시적으로 소원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매달리고 집착하는 모습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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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Whiteman & Petersen, 1998). 즉, 관계 중독자들이 거절을 비롯해

상대로부터 겪는 부정적 정서에 취약하고 버림받고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

관계중독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별 범죄나 데이트 폭력과도 관련성이

높다(송연주, 최가연, 박대순, 2019; 이윤연, 장현아, 2017).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사이버 관계중독‘, ‘관계 집착형 SNS’ 등의 문제(김

미선, 2017; 김택호, 정형화, 2018)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중

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며, 관계

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중독에 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수많은 형태의 중

독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아동기의 경험이나 대상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아동기의 심리적 외상 경험과 관계중독의 상

관을 밝힌 연구들(김수민, 2016; 손승희, 2017; 오유미, 2016)이 있으며, 아

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연구(김도

희, 2022: 정하은, 2020),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계중독과의 관계에 대한 연

구(이성애, 2015; 전유미, 2016),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와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박 한, 2015; 안명란, 2015),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대

학생의 심리적 고통감과 관계중독의 관계에 대한 연구(백지예, 2020), 거부

민감성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임한나, 2021) 등이 주를 이

루고 있다.

최근에는 관계중독이 다양한 대상과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이처럼 관계

중독 관련 연구의 주제들이 포괄적이며 전반적인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음

에 따라 동향분석 연구를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황명구와 송현정(2019)은 2005년부터 2019년도까지 총 67

편의 관계중독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대 배경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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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탈성매매 등의 사회문제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대학생

중심으로 대상을 한정하였기에 관계중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대학생 중심으로 대상을 한정하였기에 관계중독의 전반에 대

해 살펴보기에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송연주(2019)는 2005년부터 2018까지

총 53편의 국내 관계중독 관련 연구에서 관계중독 관련 연구 동향을 연도,

대상, 유형, 시기, 척도를 구분하여 5가지로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

과 관계중독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으나 분석 틀에 기초한 빈도 정

보만 제시되어 있어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 준거

를 설정하고 분석 준거에 따른 빈도 분석을 통해 양적 경향성은 알아볼 수

있지만 주제어 수준의 미시적 단위를 분석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지식구

조를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자 빅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

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란 일반적으로 언어로 된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

이다. 언어에 내포된 다양한 특성들로 개념을 추출하고 그들 간에 형성된

의미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이수상, 2014). 네트워크에서는

노드와 링크의 관계 구조 및 강도를 분석하여 어떤 메시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지 어떤 곳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개체 간의

영향력을 그래프나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어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빅

데이터 전략연구소, 201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주로 시각화 및 분

석지표를 통해 네트워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밀도(Density)는 수집된

노드의 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 간의 연결 정도를 뜻하며 중심

성(Centrality) 분석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로 노드

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다(손혜선, 천성문, 2022). 연결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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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Centrality)은 어떠한 개념이나 변수가 관계적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는지, 상호작용이 얼마나 높은지 설명하는 지표이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한 노드에서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수가 많

은 것을 연결 중심성이 높은 핵심어로 본다.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최

단 경로 위에 위치하면 그 노드의 사이 중심성은 높아진다. 사이 중심성이

높다는 뜻은 네트워크에서 매개자 혹은 중개자 역할을 하는 키워드임 나타

내는 것이 매개중심성(Betweeness Centrality)이다(홍세희 외, 2019).

이처럼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장

점이 있으며 특정 분야와 현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할 수 있는 핵심

적인 연계 개념들을 도출한다는 점(박수정, 최영출, 2011; 박 윤, 양진희, 2

018)에서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과 인식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작

업에 유용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관계중독이 어떻게 인식되

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분석을 근거로 관계중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관계중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빅데이터를 통해 확

인함으로써 관계중독의 방향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네트워

크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관계중독에 관한 키워드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

고 변인들의 영향력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관계중독에 관한 상담적 함의

로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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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들을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관계중독에 상호작용 관련 연구물에 나타

난 키워드 네트워크의 분석결과 (구조적 속성 및 중심성)는 어떠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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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관계중독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관계중독, 빅데이터, 키워드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였다.

가. 관계중독(Relationship Addiction)

관계중독은 상대방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독적인 양상을 보이

는 것을 의미한다(Maggie, 1995; Martin, 1994). 관계중독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일지라도 상대방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강박감에 사로

잡히게 하여 사랑에 대한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든다(Grant

& Martin,1994).

본 연구에서 관계중독을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중독적인 방식으로 추구

하는 것으로 인해 친밀한 관계 내에 있는 개인의 삶의 질과 관계의 질을

저하시키는 병리적인 관계방식’으로 정의하였다.

나. 빅데이터 (Big Data)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유호윤, 2020; 이정학, 2017; 장지명, 2019; 차상휘,

2017; Ryan & Bernard, 2000; Chris & Yiu, 2012)로, 과거 아날로그 환경

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

태도 수치도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

터를 말한다(정용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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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빅테이터를 ‘대모 데이터와 관련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여 새

로운 통찰력과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화 기술’로 정의하였다.

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키워드 네트워크는 특정한 주제 영역의 문헌집합으로부터 키워드(단어)를

추출하고, 각 키워드 쌍의 동시출현(Co-Occurrence)빈도를 계산하며, 이

빈도로부터 키워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구성된 네트워크(이상수, 2013)

이다. 또한, 키워드 네트워크는 내용분석 방법의 한 범주로 분석대상의 내

용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추출하여 사용하게 되면,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는

개념을 네트워크 형태의 그래프로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키워드 네트워크

는 언어 텍스트로 표현된 메시지에 내재 되어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내

는 개념들을 추출하고, 그들 간의 형성되는 의미적 관계의 속성을 파악하

고자 할 때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키워드 네트워크는 관계중독 연구의 탐색을 통해 사회적 인

식을 밝히고자 사용하는 분석방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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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관계중독,

빅데이터, 키워드 네트워크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중독

가. 관계중독의 개념

관계중독(Relationship Addiction)이란 ‘모든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집착하는 병적 상태’를 의미하는 명사이다(국립국어원, 2021). 관

계중독을 최초로 정의한 Sandor와 Rado(1982)은 ‘상대방과 관계를 형성하

고 유지하는데 중독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관계중독에 대한 용어는 관계중독(Relationship Addiction), 사랑중독

(Love Addiction), 중독적 사랑관계(Addictive Love Relationship), 중독적

관계(Addictive Relationship) 등 현재 문헌이나 연구마다 다양하게 혼용되

고 있다. 관계중독은 특히 자기애가 결여된 상태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

성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반비례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김미림, 2020). 즉, 특정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친 욕구 및 갈망을 가지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계를 통하여

충족될 수 없고, 부정적인 영향을 얻게 되지만,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강박감을 가지고 관계 속에 매달려 자신의 인지 및 정서 행동을 조절하

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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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독에 빠지면,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며, 그 결과 과도하

게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된다(Bruce & Litchfield, 2005). 관계중독은 혼자

있으면 내면에 불안과 공허감과 불안전감을 느끼는 사람이 계속해서 밀착

관계를 맺을 누군가를 찾아서 서로에게 파괴적인 관계인 줄 알면서도, 주

체적으로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며 반복해서 충동성과 강박성에 이끌리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김시온, 2013).

최근 김미림 등(2019)은 델파이 조사 방법을 통해 관계중독 용어 사용의

적합성과 개념에 대한 연구를 도출하였으며, 관계중독은 단지 이성간의 관

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사랑중독이라는 용어보다는 관계중독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관계중독’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관계중독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을 떠오르게 하거나

성적⋅감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신체적 촉발 요인, 상대가 자신을 보완해

줄 능력이나 느낌을 지니며 이에 대리만족을 얻게 해주는 정신적 촉발 요

인, 과거의 경험을 유발하거나 상대에게 이유 없는 친근감을 느끼게 되어

잘못된 행동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정서적 촉발요인 등을 제시하였다

(Bireda, 1990).

이와 같은 촉발 요인으로 맺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린 시절 좌절됐던

사랑, 애정, 보살핌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지만 오히려 어린 시절의 고통

스러운 상황을 재경험하도록 이끈다(김수민, 2016).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 현저

히 증가하며, 관계가 중단되었을 때 외로움을 극도로 느끼기 때문에 또 다

른 관계를 맺기 위한 행동을 하고자 애쓴다. 그리고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

고 깨지게 되면 새로운 관계를 찾기 위해 인터넷 채팅 등 사이버상의 관계

를 맺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또는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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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이게 된다. 중독적 행동은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

는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

하지 못하고 다음번 맺게 될 관계를 위해 애쓴다(우상우, 2013).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관계 중독자이거나 관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어린 시절 경험과 발달상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Kohut,

1977).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

했거나, 양육자의 돌봄이 유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잠재의식

속에서 뿌리 깊은 좌절감이 있어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게 자신의

환상과 욕구를 투영한다(Archibald, 1997).

그리고 관계에서 받는 고통보다는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나쁜 관계라도 맺는 것이 관계를 전혀 맺지 않는 것보다 낫

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혼자서는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행복감을 충족할

수 없으며 관계에 의지하고 그 안에서 자아를 찾으며 자신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다(May, 1977).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부모의 양육태

도가 관계중독의 원인으로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상경,

2019).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선행연구의 관계중독 개념들을 참고하여 관

계중독이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중독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인

해 관계의 질과 친밀한 관계 내에 있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병리적

인 관계방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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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중독의 선행연구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관계중독의 원인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들을

밝혀져 오고 있다.

먼저, 관계중독은 애착의 관련성부터 시작하여, 생애 초기의 주요 양육자

와의 관계가 관계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Feeney

& Noller, 1990).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사랑과 공감,

지지 등을 받지 못한 경험은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고(김이슬, 권혁철,

2015), 생애 초기의 애착 경험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방법과 상호

작용의 요인으로 아동기·청소년기를 넘어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성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엄혜정, 정혜

정, 2006; 이지원, 이기학, 2014). 즉, 초기 양육과정에서 관계를 통해 자신

을 경험하는 방식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관계중독을 나타낼 수 있다

(이의선, 2005; Margaret & Stephen, 2000). 생애초기에 가정 또는 양육자

로부터 애정에 대한 박탈감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의존적이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하지 못한 행동방식과 친밀

한 관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reda, 1990;

Hart, 1991).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불안정 애착의 여성일 경우, 강한 중독

성향을 보일 수 있으며, 불안정한 애착이 관계중독과 정적상관을 나타냄을

밝혀냈다(유성희, 2009).

상대방에 대한 집착과 같은 관계중독에 빠진 경우, 자신이 맺고 있는 관

계에서 끊어지거나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과 초초함을 자주

느끼게 된다(Bireda, 1990; Bruce & Nellie, 2005) 또한, 물질적인 소유나

타인에게 보여지는 외적수단들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을 강조하는 현대 사

회의 구조로 인해 타인에게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채우고, 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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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욕구를 타인에게 집착 또는 의존하여 얻으려고 하는 관계중독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우상우, 2014; 최연화, 2012; Bireda, 2005).

따라서 관계중독을 겪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므로

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경계하는 특성이 있다(이인숙, 2019; 정은정, 2018).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과 관계중독은 부적상관을 가진

다(최연화, 2012). 즉, 낮은 자아분화 수준을 가진 사람일수록 관계중독을

경험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이지홍, 2015). 자아분화는 정신 내적으

로는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과 대인 관계적으로는 자신과 타

인 사이의 분화를 의미한다(Kerr & Bowen, 1998). 관계 측면에서 낮은 자

아분화 수준은 낮은 자아 정체감과 연결되며, 타인과 쉽게 융합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조경미, 2018). 이는 자기

존재감을 찾기 위해 타인이 필요하고, 계속하여 타인과의 일체감을 원하는

관계중독 특징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관계중독에 관한 국외연구들의 다수는 성중독(Sex Addiction) 또는 사랑

및 성중독을 동시에 다루고 있었고, ‘관계중독’보다 ‘성중독’ 또는 ‘성과 사

랑중독(Sex and Love Addiction)’의 치료적 접근으로 다뤄지고 있다(김미

림, 2020). 구체적으로 보면, 알코올 자조 모임 A.A.(Alcoholics

Anonymous)를 기초로 한 성과 사랑중독의 자조 모임 S.L.A.A.(Sex and

Love Addicts Anonymous)에서는 12단계로 구성된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

되고 있다. 이 모임에는 성과 사랑, 정서적 애착에 가담하거나 피하는 중독

적인 강박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김미림,

2020).

한편 국내에서는 관계중독이 가지는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관계중독의 개념을 정의를 다루었다(이의선, 2004). 그는 관계중

독 척도의 재구성 및 타당화와 관계중독의 심리 사회적 특성을 탐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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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설명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종합해 보자면, 관계중독

형성에 이바지한 원인론적 설명들과 관계중독의 개념 정립 및 심리적 특성

의 탐색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관계중독을 이성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중독의 의미

로만 제한적으로 이해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나 과거의 교제 경험에 대해

서 또는 교제한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한 경향이 있다(박한나, 2017; 정은

정, 2018). 하지만 선행연구자들이 제안한 관계중독의 개념과 유형에 따르

면, 관계중독은 이성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 등 다양한

관계 내에서 나타날 수 있다(Whiteman ＆ Peterson, 1998).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계중독을 연인간의 사랑의 중독적인 양상

으로 이해하고 있다(우상우, 2014). 이와 같은 흐름이 관계중독 관련 연구

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관계중독은 이성관계라는

좁은 범위 내에 한정적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 가족이나

친구 등 대인관계 속의 건강하지 않은 관계 모습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데

에도 한계가 발생해왔다.

따라서, 이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욱 관계중독의 개념을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하위 유형을 명료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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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가. 빅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Big Data)는 일반적으로 이전의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저장, 분

석 등의 용량을 넘는 대용량의 데이터 세트를 말하며, 기존의 관계지향형

데이터보다 그 양과 속도 및 다양성과 복잡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이정학

외, 2017; 차상휘, 2017; Gartner, 2011; Ryan & Bernard, 2000).

빅데이터에는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있는데, 최근에 많

은 연구자 및 실무자에게 논의되는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전략연구소(2016)에서는 빅데이터를 다음 표 1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1. 빅데이터 정의
기 관 정 의

Gartner (2011)

향상된 시사점보다 발전적 의사 결정을 위해
활용되고, 효율성이 높으며, 시대에 부합한

혁신성, 고속성, 다양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

McKinsey (2011)
일반적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저장, 분석 및 운용·관리할 수 있는

대규모의 데이터

IDC (2011)

다양하고 대규모의 데이터로부터 저비용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초고속 발견, 수집 및
분석을 지원하도록 개발된 차세대의 고도화된

기술

Wikipedia (2020)
기존의 데이터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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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이전의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저장, 분석 등의 용

량을 넘는 대용량의 데이터 세트를 말하며, 기존의 관계지향형 데이터보다

그 양과 속도 및 다양성과 복잡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이정학 외, 2017; 차

상휘, 2017; Gartner, 2011; Ryan & Bernard, 2000).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

서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상

상하지 못하였던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분석에 활용을 하

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해 수집, 저

장, 관리 및 분석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는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이다

(Ryan & Bernard, 2000). 빅데이터의 특징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3V 즉,

규모(Volume), 속도(Velocity), 종류(Variety)가 있고 최근 추가된 가치

(Value)까지 4V로 설명될 수 있다. 빅데이터는 먼저 규모(Volume)가 매우

방대하여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수십 테라바이트

를 넘어 페타바이트에 이른다. 단순히 데이터의 물리적인 양이 증가한 것

뿐만 아니라 이를 분석·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증가하였다

(성준호, 2013). 거대한 양의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뿐만 아니라 신속하

게 축적된 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것이 빅데이터의 두 번째 특징으로, 바

로 빠른 속도(Velocity)이다.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처리될

수 있는 기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성준호, 2013). 데이터의 종류(Variety)

가 이전보다 수집하고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해진 것이 빅데이터의 세

번째 특징이다. 기존에 수집하는 일반적인 정형화된 데이터(Structured

Data)뿐만 아니라 사진, 오디오, 비디오 형식의 데이터나 로그 데이터와 같

은 비정형화된 데이터(Unstructured Data), 고정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

지 않은 XML 혹은 HTML-tagged text 등을 포함한 반정형화된 데이터

(Semi-Structured Data)가 빅데이터에 포함된다(ITU, 2013).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증가하고 기존에는 상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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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던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에는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있는데, 빅데이터

전략연구소(2016)에서는 표 2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2. 빅데이터의 종류

빅데이터의 구성요소에는 5V(Volume, Variety, Velocity, Varacity,

Value)가 있다. 생성, 복제 및 유통되는 데이터의 부피(Volume)가 기하급

수적 증가하면 유통되는 데이터 유형의 다양성(Variety)이 크고, 실시간으

로 데이터가 생성, 복제되어 유통속도(Velocity)가 증가한다.

구성요소의 각 개념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정의 설명

정형 (Structured)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이다. 그 자체의 의미 해석이 가능
하며, 바로 활용 될 수 있는 정보를 내포
하고 있다. 예로는 통계청 발표자료, 각종
과학적 데이터가 있다.

반정형 (Semi-Structured)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등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문자로 서
술된 정보를 담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상호 교류되는 정보를 내포하
고 있다. 예로는 XML, HTML, TEXT가 있
다.

비정형 (UnStructured)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로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들이 상호 의견을
교류함으로서 생산되는 정보이다. 예로는
텍스트 문서 및 이미지, 동영상, 음성데이
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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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 (Volume)

발생 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테라 바이트(TB) - 제타 바이트(GB)급 이상

기준을 두어 정보를 물리적 크기 및 규모와 더불어, 데이터의 속성과도 관

련이 있다. 또한, 일련의 처리에 있어서 어려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과정

을 의미한다.

(2) 다양성 (Variety)

데이터마다 내용과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구주로 정리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가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영상 및 사진 등 기

존 다양한 구조화된 자료가 아닌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예를 들

면 음악, 동영상, 진료기록, 소셜 미디어의 텍스트 메시지 등을 들 수 있다.

(3) 속도 (Velocity)

데이터의 처리와 생성의 진행되는 속도룰 말하며, 세 가지 의미로 구분

된다. 데이터 발생 이후 기업 내에 스토리지에 저장되기까지의 속도와 발

생한 데이터의 무의미하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처리와 가용하게 되

는 수준의 속도와 정제된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의미 있게 추출하여 유용

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속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속도는 데이터의 접근성과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

(4) 정확성 (Varacity)

데이터의 정확성 및 타당성을 의미하며, 데이터의 규모나 종류의 다양성

에서도 분석의 정확도를 얻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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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치 (Value)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이전에 수많은 데이터 내에서 어떤 가치 있는 정보

를 만들 것인지 계획하지 않는다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보일 것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

해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요즘의 시대에는 핸드폰의 위치정보, 각종 SNS에 매일 올리는 사진과

동영상들, 포털에 올리는 댓글들, 방문한 포털 사이트와 검색어들, 자료, 구

매 내역, 심지어 어플로 사용한 대화 내용까지 모두 다 데이터화 된다. 이

렇게 데이터화 한 것을 빅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는

고급 IT 기기, 기업의 정보시스템 등 지속적으로 구조화된 데이터와 구조

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기존의 데이터시스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속도로

생산되기 시작되며 등장하게 되었다. 빅데이터에 대한 현재 표준 정의된

것은 없으나 보편적으로 세 가지 특징으로 나뉜다.

첫째, 데이터양이 많다. 둘째, 생성된 데이터들이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로 분류가 어렵다. 셋째,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저장되는 속도가 엄

청나게 신속하다(김낙원, 2015). 실제적이고 세밀한 수치를 활용해 수천 테

라바이트(TB)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로 생성과 이용이 짧게

는 몇 초, 길게는 몇 시간 단위로 발생하여 기존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

려운 데이터 집합으로 정의한다(강은미, 2019).

빅데이터를 ‘전형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

트웨어 틀의 능력을 넘어선 광범위한 크기의 자료 집합 또는 데이터 덩어

리(Data Clump)’라고 정의한다(이재호, 2013). 빅데이터의 개념을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대규모의 데

이터로 정의하고 있다(Manyika & Chui, 2011). 또한, 빅데이터를 크기가



- 19 -

막대하고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서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을 바로 해결해

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안창원, 황승구, 2012).

빅데이터 용어 정립은 학문적으로 결정된 용어가 아니므로 다양하게 정

의되고 있으며 유동적인 것이 특징이다(석지연, 2012). 현재까지 여러 기관

들의 빅데이터의 정의를 살펴보면 빅데이터를 기존 방식대로 저장하거나

관리 및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로 정의한다

(McKinsey, 2011). 또한, 향상된 시사점과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

되는 비용 효율이 높고 혁신적이며 대용량, 고속 및 다양성의 특징을 가진

정보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Gartner, 2012).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

적인 대응과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정의하기

도 한다(이수상, 2012). 형식과 형태를 구애받지 않으며 우리가 접하는 모

든 정형 혹은 비정형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이기도 하다(조영임,

2013).

빅데이터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빅데이터는 ‘새로운

분석과 처리 방법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

규모 데이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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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빅데이터의 선행연구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 등으로 빅데이터가

많이 생성되고 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기에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나 기업에서도 빅데이터의 활용성과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아, 교육, 환경, 전기 등 여러 방면에서 인식

변화와 그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는 조효미

(2018)가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 ‘학교’ 키워드 순으

로 높은 빈도가 나타났다. 대중 매체별 1위가 사회 경제적 특성이 나타났

고, 2위로 업무적 특성, 그리고 3위로 윤리적 특성으로 관련되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기요금 정책 관련 국민 인식 변화 연구에

서 ‘한국전력’, ‘누진세’와 관련하여 버즈량, 감성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그

리고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이길량, 2017). 2015년의 연구 결과와 비교

하면 2016년의 버즈량이 연간 약 8배 증가하였고, 부정적인 감성 분석이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보았을 때, 누진제를 촉발한 요

인으로 ‘한전 영업이익’, ‘폭염’, ‘소비자 단체’가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SPA브랜드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2016년

에서 2018년까지 연도별로 SPA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연구하기 위

해 텍스트 마이닝과 Ucinet 6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강은미,

2019). 그 결과, 빈도가 높은 단어가 비슷하지만, 순위는 다르게 연도별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SPA브랜드’, ‘브랜드’, ‘유니클로’, ‘제품’, ‘패션’ 순으

로 나타났고, 2017년의 경우, ‘SPA브랜드’, ‘브랜드’, ‘의류’, ‘제품’, ‘패션’ 순

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의 경우, ‘SPA브랜드’, ‘브랜드’, ‘제품’, ‘유니클로’,

‘스파오’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주로 인식하는 브랜드가 ‘유니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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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오’, ‘에잇세컨즈’ 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국 관광시장의 한국 관광 인식 분석에서 한혜

림(2017)은 온라인상에서 중국 관광객의 한국 관광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서울’, ‘제주도’, ‘부산’ 등과 같은 한국의

주요 도시에 관심도가 높았고, 명동이 관광지로 상위 빈도 1위를 차치하였

다. 이 밖에도 ‘한국 관광지’를 키워드로도 진행하였으며, 사드 배치 이후의

‘한국 여행’, ‘ 한국 명소’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보기도 하였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인식 요인별 연관성 연구를 진행하

였는데 데이터 마이닝의 연관분석과 의사 결정 나무 분석기법을 통해 미세

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중국에서의 석

탄발전소와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론을 냈다(권기범, 2019).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빅데이터에 관한 관심과 활용이 증대되고 있지만,

상담 관련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빅데

이터에 관한 상담학 연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다양하게 연구가 나아간

다면 빅데이터를 통해 많은 자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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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가. 키워드 네트워크의 개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사용자가 지정한 주제의 영역으로 데이터의 집

단에서 문헌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제시된 키워드 중에서 동시 출현빈도를

측정하며, 계산된 빈도로부터 유사도를 기반으로 두어 구성한 네트워크이

다(김혜영, 2016).

또한, 내용분석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게 되면, 분석 내용의

개념을 추출하여 네트워크 형태의 그래프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박형용,

2016) 내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키워드 네트워크로 동시 출현빈도를 통한 키워드 간 연관성과

유사도를 분석하면 네트워크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한

분야의 핵심이 되는 주제를 파악하고 키워드 간의 연관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통계를 도출할 수 있다(이수상, 2012).

네트워크는 수집한 각각의 데이터인 ‘노드’와 이를 연결하는 연결선인

‘링크’로 구성되어 있는데(김주호, 2015), 이러한 구성요소를 사람․조직․

사물 등 각각의 관계로 구성하여 연결망의 특징과 관계성을 바탕으로 자료

를 분석하는 것이 네트워크 분석이며 네트워크 분석은 연결망의 특징을 나

타내고,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알려준다(김용학, 2011).

한 개의 논문에서 서로 다른 키워드를 나타낸다면 이 키워드는 각각의

노드가 되고 이러한 키워드(노드) 간의 관계가 한 개의 링크가 되는 것이

다. 박찬숙과 박은준(2019)은 네트워크 이론에서 네트워크는 현실 세계의

관계적 실체를 모델링 하여 노드와 링크로 구성하고 노드 간의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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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래프로 표현한다고 하였다. 노드 수준의 지표를 밀도, 평균연결강

도, 평균 연결 거리, 컴포넌트 수, 지름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밀도는

네트워크 내에서 실제 맺어진 노드가 연결되었을 때, 연결된 가장 큰 수를

나눈 값이라고 하였다(박찬숙, 박은준, 2019).

또한, 평균 연결 강도는 각 노드가 맺고 있는 평균 연결경로의 수를 말

하며, 평균 연결 거리는 한 노드가 다른 노드에 가기 위한 연결 거리의 평

균값을 말한다(박리나, 황해익, 이강훈, 2019). 컴포넌트 수는 전체 네트워

크가 얼마나 하위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지 나타난 것이고 지름은 네트워크

의 크기를 나타내며 네트워크 집중도는 특정 노드에 경로의 수가 집중된

것을 말한다(손동원, 2002).

중심성 분석, 에고 네트워크 분석, 내재된 특성 분석, 네트워크 수준 분

석, 하위집단 분석의 다섯 가지로 분석지표 유형을 나눌 수 있다(이수상,

2012).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노드의 중심성 분석을 측정하는데 연

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과 같은 지표를 사용하여 특정 노드와

다른 노드, 전체 네트워크와의 교류를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연결 중심성은 특정 한 노드가 얼마만큼 연결하는지 측정하는데, 많은

연결을 할수록 영향력이 있는 노드라고 볼 수 있으며, 근접 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개념으로, 근접 중

심성을 이용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노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마지

막으로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를 생

성하는 데 있어 다리 역할을 얼마만큼 수행하는지 측정하는 개념이다(이수

정, 2018)



- 24 -

나. 키워드 네트워크의 선행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노드 간 관계의 구조 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새

로운 측면에서 해당 연구 분야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구 동향분석은 기존의 연구 동향

분석 방법과는 달리 새로운 측면에서 해당 분야의 전체적인 개념의 흐름과

핵심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미 IT 교육학 분야, 정책경영, 경영, 크루즈 산업, 법학, 여성 인적자원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시행되었다(고재창, 조근태, 조윤호, 2013;

권미경, 2014; 김혜영, 2016; 이주연, 한승환, 권기석, 2015; 장세은, 이수호,

2014).

교육학 분야에서 또한 특수교육 분야에서 지적장애 관련 학술지 연구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동향을 분석한 연구(이성용, 김진호, 2017),

체육교육 분야(장병권, 김영식, 2016), 컴퓨터 교육 분야(허 균, 2016)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

다.

상담학 분야에서는 가족 및 부부 상담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이지영, 천

성문, 2020)이 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5

년부터 2020년에 발표된 235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 및

부부 상담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가족치료기법, 부부, 소통과 갈

등, 위기 및 극복, 부부 상담프로그램 등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 외상 후 성장 연구 동향분석을 한 연구(손혜선, 천

성문, 2022)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게재된 연구논

문 중 301편의 논문의 키워드 1.694개를 추출하였고, 분석을 통해 연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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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연구 방법, 주요 변인인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 삶의 의미 등이 연

구의 핵심 주제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상담학 지적 구조 분석을 진행한 연구(권혜진, 차명호,

2017), 국내 영재 상담 관련 동향분석을 한 연구(이상균, 김순식, 2018),

이를 종합해 보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 동향분석 연구물과 비교하면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님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기존의 연구 동향분석 방법을 보완하여

더욱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분야의 핵심 주제와 지식구조를 파악

하는 데에 쉬우므로 관계중독의 실천적 지식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에 적합하다.

따라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의 관련 연구와 국외의 관련

연구를 비교함으로써 관계중독의 실천적 지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개념과 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관련 연구에는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관계중독의 실천적 지식 관련 연구의 지

식구조는 어떠한지를 각각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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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방 법

본 장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관계중독의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방법에 관해 기술하고자 하였다.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Textom을 통해 수집한 Webdata로 국내·

외 포털사이트 3곳 (Naver, Daum., Google)의 뉴스, 블로그, 카페, 학술정

보 등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였다. 구글 페이스북은 구글에서 수집한 페

이스북 문서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 관계중독의 사회적 인식 자료를 준

비하였다. 포털 사이트의 연산자 기준으로 관계중독에 반드시 포함하는 데

이터만을 추출하기 위해 ‘관계’, ‘중독', ‘관계중독’ 키워드를 중심으로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즉, 데이터 수집을 Textom 키워드 검색 페이지에 접속

하여 ‘관계’, ‘중독', ‘관계중독’가 언급이 될 때 동시에 언급되는 모든 텍스

트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수집 채널은 우리나라에서 활용빈도가 높고 정보

의 공유가 많은 네이버의 웹 문서, 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학술 전문

정보, DAUM의 웹 문서, 블로그, 뉴스, 카페, 구글의 웹, 뉴스에서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채널은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정

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이러한 공유된 정보가 의미가 부여되면서 사회의

지배적인 의견이 되고 여론(김경철, 김은혜, 2018)이 될 수 있으며, 학술 전

문정보 또한, 동일한 자료라고 할지라도 이를 근거로 뉴스, 블로그, 뉴스,

웹페이지 등 재생산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한 데이터로 포함하였다.

또한,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 등의 관계중독에 관한 관심이 2017년에 집



- 27 -

중되기 시작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 최근 5년간을 수

집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관계’, ‘중독', ‘관계중독’에 관한 수집된 데이터는

총 웹 2,582건, 블로그 1,484건, 뉴스 2,048건, 카페 1,953건, 지식인 996건,

학술정보 1,010건, 페이스북 176건이다.

‘관계’, ‘중독', ‘관계중독’에 대한 수집된 데이터 총량은 표 3과 같다.

표 3. ‘관계’, ‘중독', ‘관계중독’에 대한 수집된 데이터양

키워드 웹 문서 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학술
정보

페이스북

‘관계’, ‘중독',
‘관계중독’

2,582 1,484 2,048 1,953 996 1,010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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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처리

키워드 네트워크는 대상을 선정하고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분석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아래 그림 1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그림 1. 빅데이터 정제 및 분석 프로세스

데이터
수집

분석대상
선정

활용도구: Textom
분석대상 키워드: 관계중독

⇓ ⇓

데이터 수집
분석자료 수집
키워드 추출

⇓ ⇓

데이터 정제

1차 정제: 불필요한 숫자, 부호, 알파
벳, 광고, 중복데이터 정제
2차 정제: 무의미한 단어(에,가, 이,를,
는, 된, 등)등 불용어 정제
정제 데이터를 1-Mode Matrix

데이터
분석

⇓ ⇓

네트워크
분석

활용도구: Textom, UCINET6,
NETDRAW 주요키워드 공출현

빈도분석
전제 네트워크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 속성
에고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 속성
에고 네트워크에 대한 중심성 분석

⇓ ⇓

CONCOR

분석

CONCOR분석을 통하여 키워드

분류

분류된 키워드의 군집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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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이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

키워드인 ‘관계’, ‘중독', ‘관계중독’에 대한 분석대상을 선정하고 Textom에

서 RawDATA를 수집하였다. 추출된 키워드들을 가지고 정제작업을 시행

하였고 명확한 해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제작업은 교정, 제거작업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여 정제하였다. 데이터 정제작업은

1·2차 정제를 실시하였다. Textom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웹 데이터, 블

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학술자료, 페이스북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

며 수집된 데이터들을 키워드 필터링과 분석기를 통해 1차 정제를 하였다.

여기서 키워드 필터링이란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를 제거한다거나 추

출하는 기능을 말하며, 고유명사, 복합명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

면, “대인관계에서 과시주의적인 소망을 보이는 등 관계중독을 나타낼 가

능성이 높았다.” 이 부분을 ‘대인관계’, ‘과시주의적’, ‘소망’, ‘관계중독’, ‘가

능성’으로 정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대표 키워드로 수집한 데

이터들 가운데 중복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RawDATA 1차 정제 예시를 살펴보면 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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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1차 정제의 예시

왭 문서

인간관계의 비결 이상을 넘어, 비즈니스 영역뿐만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풀어내기 위한 해결책으로도 논의되고 있

다.
=> 인간관계, 비즈니스, 영역, 차별, 혐오, 해결책, 논의

블로그

대인관계에서 과시주의적인 소망을 보이는 등 관계 중독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았다. 즉,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이 형성될 경우 타인에게...
=> 대인관계, 과시주의적, 소망, 관계중독, 가능성, 어린 시
절, 양육자, 관계, 불안정 애착, 형성, 타인

뉴스

관계중독은 자신에게 나쁜 관계임을 알면서도 끝내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현상이다. 관계중독자는

관계에 만성적 욕구불만을 가진 채로 상대에게 몰두한다.
=>관계중독, 자신, 나쁜 관계, 강박적, 집착, 현상, 관계중
독자, 관계, 만성적, 욕구불만, 몰두

카페

'관계중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남녀간의 이야기를 많이 상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계 중독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중...
=> 관계중독, 단어, 생각, 남녀, 이야기, 상상, 관계중독, 모
든, 인간관계, 발생

지식인

관계중독, 사랑중독도 정신과가면 약물처방 해주나요? 사

랑중독인것 같은데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생각나고 상처,

분노, 억울한 마음이 제 일상을 방해할 정도인데
=> 관계중독, 사랑중독, 정신과, 약물처방, 생각, 사랑중독,
일상, 방해, 정도, 생각, 상처, 분노, 억울한, 마음, 일상, 방
해, 정도

학술정보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내현적 자기애, 관계중독

성향의 이중매개 효과
=>대학생, 지각한, 부모, 부정적, 양육 태도,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 관계중독, 성향,
이중매개 효과

Faceboook

술김에 그랬어: 술 마시면 또 그럴거다 - 부디 평생

그렇게 사세요 #개버릇남못주고사람은변하지않아 ·

#고쳐지지도않아요 그러니 #관계중독 에서 벗어나세요
술김, 술, 마시면, 평생, 사세요, 개버릇, 남못주고, 사람,

변하지않아, 고쳐지지도않아요, 관계중독, 벗어나세요

표 4. RawDATA 1차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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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제과정에서는 키워드 간에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바로 편집하기’

기능을 활용해 대표 키워드와 관련성이 낮은 하위 키워드와 알파벳, 한자

등 연관이 없는 키워드를 삭제하였다. 또한, 대표 키워드와 동의어, 유사어

들을 중심으로 같은 의미를 찾아 유목화로 묶어 치환과 병합, 분할을 하였

다. 예를 들어 ‘관계 중독’, ‘사랑중독’, ‘중독적 사랑관계’는 ‘관계중독’로 치

환하였으며, ‘음주’, ‘술’, ‘알콜’은 ‘알코올’로 치환하였다. 관계중독은 ‘관계+

중독’으로 병합하였다. 다른 정제유형으로는 ‘것’, ‘등’, ‘의’, ‘및’과 같은 무의

미한 단어를 삭제하였고 불용어를 추가로 삭제하였다.

2차 정제 예시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정제유형 대표 키워드 2차 정제의 예시

치환 & 병합

알코올 알콜, 음주, 술

관계중독 관계+중독

대인관계
인간관계, 대인관계,

사람관계,

분활 결핍
아동ˇ결핍, 청소년ˇ결핍,

성인ˇ결핍

무의미한 단어삭제
에, 가, 이, 를, 는,

된, 것, 등, 의, 및
불용어를 추가로 삭제

표 5. 2차 정제  



- 32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빈도분석을 위하여 Textom을 통하여 수집된 ‘관계’, ‘중독’,

‘관계중독’에 대한 RawDATA를 수집하고 정제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키

워드 수는 150개 내외이다(박리나, 황해익, 이강훈, 2019). 2차에 걸친 키워

드 정제작업을 시행하는 동안 구간별로 1차, 2차 정제가 완료된 키워드 목

록을 살펴보면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클리닝을 완료한 데

이터를 기반으로 UCINE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행렬을 이용하여 동시 출현빈도

를 30×30, 일원모드 행렬(1-mode Matrix)로 데이터로 변환하였으며 전환

하였으며, ‘관계’, ‘중독’, ‘관계중독’과 함께 언급된 키워드들의 공출현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서원석 외, 2019; Borgatti, Everett, & Johnson, 2013).

본 연구에서 수행한 네트워크 분석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로 추출단어들과 빈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빈도수가 최대 100단위 이상인 상위 30개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둘째, 키워드 간의 거시적인 네트워크의 특성과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노드, 밀도, 평균연결 강도, 평균연결 거리, 컴포넌트 수, 지름, 네트워크 집

중도를 도출하였다. 또한, 중심성 분석에 앞서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한 통

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UCINET 프로그램에서 부트스트랩(Bottstra

pping)기법을 활용하여 단일표본 평균 검정을 검증하였다.

셋째, 이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기법으

로 활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워드 클라우드의 각 키워드는 빈도수에 비례하

여 크기가 작거나 크게 나타내며, 워드클라우드 시각화를 사용하면 그림에

서 주요 키워드를 바로(김종훈, 박선미, 2020)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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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UCINE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네

트워크 분석은 구조적 속성과 중심성으로 분석을 이루어졌다. 구조적 속성

분석을 UCINET 프로그램으로 노드, 밀도, 평균 연결 강도, 평균 연결 거

리, 컴포넌트 수, 지름, 네트워크 집중도를 분석하였으며, 중심성 분석으로

는 네트워크 내의 노드들의 중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

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

심성(Betweeness Centrality)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NetDrew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시각화를 하였다.

다섯째, 에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특정 키워드와 전체 네트워크 키워드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섯째, 네트워크의 구조적 등위성을 살펴보기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UCINET6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분석 경로는 다음 표 6, 표 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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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UCINET6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분석 경로

분석 Net Draw 프로그램 실행 경로

전체 네트워크 File → Open → Ucinet Dataset

표 7. 네트워크 Net Draw 프로그램 실행 경로   

분석 Ucinet 경로

응집성
Network → Cohesion → Multiple whole network

measures

밀도분석
Network → Cohesion →Density → Density

Overall

네트워크 집중도
Network → Cohesion → Multiple Cohesion

Measure

네트워크의 통계적 유의성
Network → Compare Densities → Against

Theoretical → Parameter

연결 중심성 Network → Centrality and Power → Degree

근접 중심성
Network → Cnetrality and Power → Closeness

measure

매개 중심성
Network → Centrality and Power → Freeman

Betweenness → Node Betweenness

에고 네트워크 Network → Ego Networks → Egonet Density

CONCOR분석
Network → Roles & Position → Structural →

CONCOR →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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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본 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을 알아보기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을 사용한 결

과를 기술하였다.

1.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관계중독 관련 빅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전체 10,249개의 키워드가 추출

되었으며, 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함께 출현한 상위빈도 50개의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선정된 50개의 키워

드 중 상위 30개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와 공출현 빈도분석의 결과는 그림

2와 표 8과 같다.

그림 2. 관계중독의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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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관계중독 관련 상위 30개위 핵심 키워드 공출현 빈도분석 

전체 네트워크에서 출현한 관련 상위 30개의 핵심 키워드와 워드 클라우

드를 제시하였다. 관계중독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키워드 출현빈도

분석결과 중독(3,743), 관계(3,101), 관계중독(2,100), 외도(1,512), 결핍

(1,368), 알코올중독(1,255), 대인관계(1,155), 게임중독(1,157), 문제(867), 사

랑(863), 알코올(832), 스마트폰(824), 게임(8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

계중독이 언급될 때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 중독, 관계, 관계중

독, 외도, 결핍, 알코올중독, 대인관계, 게임중독임을 의미하였다.

키워드 출현빈도 키워드 출현빈도 키워드 출현빈도

1 중독 3743 알코올 832 시간 487

2 관계 3101 스마트폰중독 824 사회 477

3 관계중독 2100 게임 815 인터넷 467

4 외도 1512 사람 734 예방 444

5 결핍 1368 가족 597 생각 437

6 알코올중독 1255 치료 583 남편 419

7 대인관계 1157 자녀 557 부부 415

8 게임중독 1106 스마트폰 540 부모 406

9 문제 867 말 539 관계자 404

10 사랑 863 수치심 506 자신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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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중독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가. 관계중독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전체 네트워크를 구조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중독에 대한 밀도,

평균 연결 거리, 평균 거리, 직경, 컴포넌트 수 등의 주요지표와 관계중독

전체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는 다음 표 9, 그림 3과 같다.

표 9. 관계중독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구분 밀도 평균연결정도 평균거리 직경 컴포넌트 수

관계중독

전체 네트워크
.982 48.120 1.018 2 1

그림 3. 관계중독의 전체 네트워크

관계중독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의 밀도는 .982이며, 밀도는 1에 가까울

수록 네트워크 연결 관계의 응집성, 결속도, 복잡성이 높아 상호작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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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가 많음을 뜻한다. 평균 연결 거리는 1.018이며 네트워크 내의 가장 긴

키워드의 거리는 직경 2로 나타났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1.018단계를 거치

거나 최대 2단계만 거치면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상호 연결되어 결속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키워드간 평균 연결 정도는 48.120으로

이는 키워드의 영향력, 활동력을 인식하는 지표로 연결 정도가 높을수록

키워드간 전체 네트워크 영향력이 높음을 뜻한다. 네트워크 전체 컴포넌트

의 수는 1로 나타났는데, 이는 1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밀도가 높으면 소수에게 집중하는 정도가 떨어지며, 이는 밀도와

집중도가 반비례 추세(Scott, 2012)를 가지므로 본 연구 결과도 이러한 현

상을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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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중독에 대한 네트워크 통계적 유의성 검정

관계중독에 관한 네트워크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으로 단일표본 평균 검정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통계적 유의성은 본

연구에서 추정된 표본의 네트워크 밀도가 우연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

펴볼 수 있으며(김용학, 김영진, 2019), 모집단의 네트워크 밀도를 0으로 가

정하였을 때 네트워크 내의 키워드들은 무선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생성

된 5,000개의 표본의 밀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도출하여 알 수 있다(손동원, 2013). 이에 따라 관계에 대한 네트워크의 통

계적 유의성을 도출한 결과치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관계중독의 전체 네트워크 통계적 유의성 검정

구분 표집분포 평균 표준오차 Z-score Proportion
관계중독

전체 네트워크
.982 8.3094 4.7927 .0004

단일표본 평균검정을 통하여 관계중독에 대한 네트워크의 통계적 유의성

을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데이터의 표집분포 평균은 .982, 표준오차는

8.3094으로 도출되었다. 표준오차를 활용하여 다시 계산한 검정통계량인

Z-score은 4.7927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P값에 해당하는 Proportion

of absolute differences as large as observed으로 값은 .0004로 나타났다.

이는 모집단에서 네트워크 밀도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관계중독

의 네트워크 내 키워드들 간 관계는 우연이 아닌,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곽기영, 2017; 서원석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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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중독 네트워크에 대한 중심성 분석

가. 관계중독에 대한 연결중심성 분석

전체 네트워크에서 키워드가 위치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 분

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높은 상위

30개 키워드에 결과다. 관계중독에 대한 네트워크 중심성을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기반하여 살펴본 결과,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중독

(.160)로 나타났으며, 관계(.160), 관계중독(.091), 외도(.091), 결핍(.074) 순

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연결중심성은 nDegree의 값으로 표기하였고 nDegree는 네트워크

크기가 연결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네트워크 크기를 고려

하여 표준화한 연결중심성(Wasserman & Faust, 1993)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독, 관계, 관계중독, 결핍 순으로 관계중독의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임을 알 수 있었고 연결중심성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에 대한 관계중독의 연결중심성을 도출한 키워드와 각 시

각화 자료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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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관계중독의 연결중심성

연결중심성

중독 .160 알코올 .076 말 .037

관계 .160 스마트폰중독 .053 시간 .037

관계중독 .091 게임 .067 사회 .037

외도 .090 사람 .044 인터넷 .037

결핍 .074 가족 .049 부모 .033

알코올중독 .092 치료 .044 생각 .032

대인관계 .074 자녀 .043 수치심 .032

게임중독 .081 스마트폰 .041 아버지 .032

문제 .077 말 .037 증상 .032

사랑 .047 수치심 .031 부부 .032

그림 4. 관계중독의 연결중심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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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중독에 대한 근접중심성

근접중심성을 살펴본 결과, 타 키워드와 가장 인접하게 위치하는 키워드

는 중독(1.00)로 나타났으며, 관계(1.00), 사람(1.00), 문제(1.00), 외도(1.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접한 키워드가 모든 타 키워드들과 직접적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타 키워드들과 매우 짧은 연결 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중독, 관계, 사람, 문제, 외도는 관계중독의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에 대한 관계중독의 근접중심성을 도출한 키워드와 각 시

각화 자료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2과 그림 5와 같다.

표 12. 관계중독의 근접중심성

근접중심성

중독 1.00 사회 1.00 알코올 .976

관계 1.00 생각 1.00 가족 .976

사람 1.00 부모 1.00 말 .976

문제 1.00 친구 1.00 예방 .976

외도 1.00 발생 1.00 증상 .976

게임중독 1.00 결핍 1.00 방법 .976

심리 1.00 관계중독 .976 남편 .952

치료 1.00 사랑 .976 인터넷 .952

자신 1.00 스마트폰 .976 상담 .952

시간 1.00 게임 .976 일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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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관계중독의 근접중심성 시각화

다. 관계중독에 대한 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을 살펴본 결과, 네트워크 내에서 키워드 간 가장 큰 매개역

할을 가지는 키워드는 중독(0.52)로 나타났으며, 관계(0.52), 관계중독(0.52),

결핍(0.52), 알코올중독(0.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타 키워

드들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매우 잘하는 키워드라 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하위 주제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중독, 관계, 관계중독,

결핍, 알코올중독 등 이러한 키워드들은 빈도 순위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한

키워드로 네트워크 내의 키워드 간의 최단경로상에서 구조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에 대한 관계중독의 매개중심성을 도출한 키워드와 각 시

각화 자료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그림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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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관계중독의 매개중심성

그림 6. 관계중독의 매개중심성 시각화

매개중심성

중독 .52 알코올 .52 말 .52

관계 .52 스마트폰중독 .52 시간 .52

관계중독 .52 게임 .52 사회 .52

외도 .52 사람 .52 인터넷 .52

결핍 .52 가족 .52 부모 .52

알코올중독 .52 치료 .52 생각 .52

대인관계 .52 자녀 .52 수치심 .52

게임중독 .52 스마트폰 .52 아버지 .52

문제 .52 말 .52 증상 .52

사랑 .52 수치심 .52 부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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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중독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분석

가. 문제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분석

관계중독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타 키

워들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출

현 빈도와 중심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와 결핍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에고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7, 표 14와 같다.

그림 7. 문제 키워드의 에고네트워크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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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문제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과 중심성 분석

구분
구조적 특성 중심성

사이즈 타이 평균
연결거리 에고밀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문제 49 7286 1.040 98.138 0.071 1.00 0.52

문제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을 분석한 결과, 문제의 에고

네트워크 사이즈는 49로 1차 관계에 있는 키워드의 수가 전체 50개 키워드

중 49개임을 의미하며, 문제 키워드와 타 키워드 간 전체 연결수치인 타이

는 7286개로 교육과정과 여타 키워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평균연결거리는 1.040개로 문제 키워드가 평균적으로 1.040개의 연결

을 걸쳐서 전체 네트워크 키워드 도달할 수 있으므로 해석할 수 있었다.

에고밀도는 98.138로 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제를 중심으로 응집력

이 높음으로 볼 수 있었다. 연결중심성은 .071, 근접중심성은 1.00, 매개중

심성은 .52로 나타났으며, 에고 네트워크 시각화를 보더라도 중심에 있는

문제라는 키워드가 여타 키워드와 높은 밀도로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

다.



- 47 -

나. 결핍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분석

관계중독에 대한 네트워크에서 핵심 키워드를 결핍으로 선정하여 타 키

워들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8, 표 15와 같다.

그림 8. 관계중독 에고네트워크에 대한 결핍 키워드 시각화

표 15. 결핍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과 중심성 분석

구분
구조적 특성 중심성

사이즈 타이 평균거리 에고밀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결핍 49 7013 1.040 97.591 0.068 .98 0.48

결핍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을 분석한 결과, 결핍의 에고

네트워크 사이즈는 49로 1차 관계에 있는 키워드의 수가 전체 50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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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49임을 의미하며, 결핍 키워드와 타 키워드 간 전체 연결수치인 타이는

7013개로 성장과 여타 키워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vg Distance는 평균연결거리로 1.040개로 성장 키워드가 평균적으로

1.042개의 연결을 걸쳐서 전체 네트워크 키워드 도달할 수 있으므로 해석

할 수 있다. 에고 밀도는 97.591로 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성장을 중

심으로 응집력이 높음으로 볼 수 있다. 연결중심성은 .036, 근접중심성은

.98, 매개중심성은 .712로 나타났으며, 에고 네트워크 시각화를 보더라도 중

심에 있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여타 키워드와 높은 밀도로 연결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제와 결핍이란 키워드는 관계중독의 미시적 네

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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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중독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CONCOR 분석

가. 관계중독에 대한 CONCOR 분석

관계중독에 대한 네트워크의 하위집단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상위 50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 간 상관행렬을 기반한 CONCOR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이를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10, 표 16과 같다.

그림 10. 관계중독 네트워크에 대한 CONCOR 분석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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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관계중독 키워드 CONCOR 분석

군집명 표집분포 평균

정신건강 키워드
상담, 건강, 질병, 생각, 말, 일, 우울증, 부부,

방법, 문제, 사회, 발생, 증상

정서 및 사고 키워드
사랑, 심리, 대학, 우울, 외도, 수치심, 결핍, 관계,

중독, 관계중독, 아들, 사람, 남편, 자신

과몰입 키워드
도박중독, 자녀, 대인관계, 스트레스, 시간,

스마트폰, 스마트폰 중독, 부모, 게임, 게임중독,
인터넷, 예방, 친구

사회적 지지 키워드
아버지, 어머니, 진행, 알코올, 가족, 알코올중독,

정신, 치료

관계중독 네트워크의 구조적 그룹을 살펴보기 위해 CONCOR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총 4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키워드 간의 관계성은 첫째 군집 1에는 ‘상담‘, ’건강‘, ’질병‘, ’생각‘, ‘말’,

‘일’, ‘우울증’, ‘부부’, ‘방법’, ‘문제’, ‘사회’, ‘발생’, ‘증상’ 등의 키워드들이 하

나의 군집으로 형성되어 정신건강과 연관되는 키워드들이 유사군집을 이루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중독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관계중독인 사람들은 중

독적인 관계가 깨지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리고

그 우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거나 새로운 관

계를 찾게 된다. 이처럼 우울은 관계중독인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정은정, 2018). 또

한, 관계중독을 겪는 사람들을 상담장면에서 만날 경우, 치료자는 이들이

거절 민감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처전략으로 자신의 증상을 감추기 위하

여 자기침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생각이나 말을 함에 있어서 방어

적인 표현이 강하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고

문제에 대한 발생원인을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건강에 해로워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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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2에는 ‘사랑’, ‘심리’, ‘대학’, ‘우울’, ‘외도’, ‘수치심’, ‘결핍’, ‘관계’, ‘중

독’, ‘관계중독’, ‘아들’, ‘사람’, ‘남편’, ‘자신’ 등의 키워드들이 군집으로 형성

되어 정서 및 사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랑의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를 자연스럽게 해소하지 못 하고 즉각적인 해소를 원하게 되며, 이러한 성

향들은 때로는 정상적인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을 제공하

며, 따라서 소통의 욕구를 다른 곳에서 해소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사회적

참여를 감소시켜 심리적 고립감과 결핍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군집 3은 ‘도박중독’, ‘자녀’, ‘대인관계’, ‘스트레스’, ‘시간’, ‘스마트폰’, ‘스

마트폰 중독’, ‘부모’, ‘게임’, ‘게임중독’, ‘인터넷’, ‘예방’, ‘친구’ 등의 키워드

들이 군집을 나타내며 이는 과몰입으로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몰입하거나

지나치게 깊이 파고 드는 것 등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키워드

들로 군집 되어있음을 도출하였다. 이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과도

하게 몰입하는 키워드들로 군집 되어있음을 도출하였다. 친구, 자녀, 부모

등 대인관계에 대해 의존하는 경우 인터넷중독과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중독으로도 발전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선숙, 2013).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점점 스마트폰, 게임, 도박, 인터넷

등에 할애하는 시간을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사용시간

이 길수록 중독 위험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인터넷, 스마트폰

에 중독되면 대인관계에 신경쓰는 시간이 길어지고 과몰입할 위험성이 높

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독 경향성, 과몰입에 대한 역동으로 집

단화 행동이 강해지고 그로 인해 관계에 대한 공격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이다. 또한, 많은 특정 항목의 중독자들은 다른 행위나 물질에도 중독되기

쉽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Laaser, 1992).

군집 4는 아버지, 어머니, 진행, 알코올, 가족, 알코올중독, 정신,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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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키워드들이 군집으로 형성되어 이는 관계중독의 사회적 지지의 키워드

임을 알 수 있다. 알코올중독자 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하여 공동의존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 또한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송자, 1998). 알코올중독자는 친목을 잘 하지 않고, 자조집단에 참여율

이 낮다. 그에 비해 가족의 공동의존증에 미치는 영향이 높으며 사회적 지

지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중독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알코

올에 의존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 신체적, 정신

건강으로 인해 가정 및 직장에서 지지체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고, 역할 수

행, 개인의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음주 휴유증 등 심각한 생활의 곤

란을 초래하는 만성적이고 의학적이며 가족적인 질병이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고,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감소되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 관계중독과 관련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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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을 통해 주요 키워드 및 키워드 간 구조를 살펴보고, 관련 연구의 경향성

과 주요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관계중독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계중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계’, ‘중독', ‘관계중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데

이터는 정제과정을 거쳐 공출현 빈도분석, 거시적 네트워크 유의성, 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

였다.

다음으로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관계’, ‘중독', ‘관계중독’에 대한 상위 30

개 주요 키워드 및 출현빈도를 통해 살펴본 주요 주제어는 중독, 관계, 관

계중독, 외도, 결핍이 최상위 공출현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후 알코올중독,

대인관계, 게임중독, 문제, 사랑, 알코올 순으로 높은 빈도를 가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 중독, 관계, 외도,

결핍 등의 높은 공출현 빈도는 관계중독과 관련성 있는 데이트폭력, 이별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에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결과이며,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어서 관계중독에 대한 거시적 네트워크를 살펴본 결과, 높은 밀도와

낮은 집중도를 가진 네트워크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네트워크의 낮은 집중

도와 높은 밀도는 반비례 관계임(손동원, 2013)을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

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언급된 키워드들 간 상호 호혜적으로 응집

성이 높고, 연결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관계중독에 대한 키워드들이

밀도가 높아 모든 키워드들 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으며, 집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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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 특정 키워드 군집에 교류가 집중되지 않고 평등하게 배분된 상태임

(곽기영, 2017)을 의미한다. 게다가 관계중독에 대한 거시적 네트워크 지표

를 통하여서도 평균 연결거리가 낮아 어느 키워드 간 연결 거리가 짧은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관계중독에 대한 키워드들의 응집성이 높음을 도

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과정중심평가에

관한 서원석 등(2021)의 연구와도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또한, 외상 후 스

트레스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손혜선, 천성문(2022)의 연구와도

비슷한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관계중독에 대한 네트워크의 통계적 수치

에 대한 신뢰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중독 네트워크에 대한 중심성을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

을 가지는 키워드는 중독, 관계, 관계중독, 외도, 결핍, 알코올중독, 대인관

계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높은 연결중심성이

나타난 키워드는 중독, 관계, 관계중독, 외도, 결핍에 있어 핵심 키워드가

관계중독과 외도와 결핍, 대인관계로 회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중

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배우자에 대한 갈망과 상대방에 대

한 소유 욕구를 행동지표인 집착 행동을 통하여 파악하였다(손동원, 2013).

집착 행동은 배우자의 외도 가능성을 탐지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

응적인 기제인 것은 분명하다. 역설적이게도 정도가 지나칠 때는 연인관계

의 질을 저하하고 관계의 종결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

중독을 경험하는 사람은 관계의 종결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이

를 적절히 대처할 수 없으므로 또 다른 관계를 성급히 시작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든다.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개입의 초점을 행동

을 줄이는 것에 빈도와 시간 등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개입에 도움

이 된다.

또한, 관계중독 네트워크에 대한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살펴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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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높은 상위 근접·매개 중심성으로 나타난 키워드는 중독, 관계, 관계중

독, 외도, 결핍 순으로 도출되었다. 여기서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상의 키

워드 간 근접도로 정의하며 특정 키워드가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얼마나 중

앙에 있음을 의미한다. 매개 중심성이란 네트워크에서 키워드가 중간에서

얼마나 매개자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네트워크 내

에서 자원 및 정보의 흐름에 있어 높은 통제력을 행사한다. 본 연구에서

근접·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가 중독, 관계, 관계중독, 외도, 결핍으로

나타남은 연결 중심성에서 나타난 키워드들과 무관하지 않다.

넷째, 관계중독에 대한 네트워크의 하위집단 키워드를 분류하기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1(정신건강), 군집2(정서 및 사고), 군집

3(과몰입) 및 군집4(사회적 지지)와 같이 4개의 키워드 군집으로 분석되었

다.

먼저 군집1(정신건강)에서는 상담, 건강, 질병, 생각, 말, 일, 우울증, 부

부, 방법, 문제, 사회, 발생, 증상 등이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중독이 우울, 역기능적 분노표현, 심리적 폭력 피해, 데이트 폭

력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정구철, 2021)와도 일치한다. 이

는 관계중독이 우울증, 질병, 건강, 상담 등을 보았을 때 관계중독의 경향

성이 높은 사람들은 병리적인 관계유형을 가지기 때문에 정신건강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군집2(정서 및 사고)에서는 사랑, 심리, 대학, 우울, 외도, 수치심,

결핍, 관계, 중독, 관계중독, 아들, 사람, 남편, 자신으로 핵심 키워드가 구

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양식이 상호작용하여 관계중독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연구(이기학, 이지원, 2014)와 일치한다. 사랑의 결핍을 경

험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

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해소를 원하게 되며, 이러한 성향들은 때로는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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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소통의

욕구를 다른 곳에서 해소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사회적 참여를 감소시켜

심리적 고립감과 결핍을 증대시켜 정서조절과 관련 있다.

세 번째, 군집3(과몰입)에서는 도박중독, 자녀, 대인관계, 스트레스, 시간,

스마트폰, 스마트폰 중독, 부모, 게임, 게임중독, 인터넷, 예방, 친구의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이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몰입하는

키워드들로 군집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 자녀, 부모

등 대인관계에 대해 의존하는 경우 인터넷중독과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중독으로도 발전될 위험이 있다는 연구(김선숙, 2013)가 이를

지지해 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점점 스마트폰, 게임,

도박, 인터넷 등에 할애하는 시간을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

며, 사용시간이 길수록 중독 위험이 커진다. 즉,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게임

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대체물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경우 과몰입하

게 되어 중독증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

다. 이는 많은 특정 항목의 중독자들이 다른 행위나 물질에도 중독되기 쉽

다는 연구 결과(Laaser, 1992)에서도 확인되어 진다.

네 번째, 군집4(사회적 지지)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진행, 알코올, 가족,

알코올중독, 정신, 치료로 구성되어있다. 알코올중독자 가족은 일반 가족에

비하여 공동의존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 또한 적게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송자, 1998). 알코올중독자는 친목을 잘 하지

않고, 자조집단에 참여율이 적다. 그에 비해 가족의 공동의존증에 미치는

영향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중독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알코올에 의존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 신체적, 정신건강으로 인해 가정 및 직장에서 지지체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고, 역할 수행, 개인의 행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음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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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등 심각한 생활의 곤란을 초래하는 만성적이고 의학적이며 가족적인

질병이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자는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고,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감소되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

고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 관계중독과 관련이 있게

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의 관계중독 키워드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정신건강, 정

서 및 사고, 과몰입, 사회적지지 영역을 키워드 군집으로 도출할 수 있었

다. 또한, 향후, 관계중독의 치료적 개입 및 연구 분야의 발전에 있어 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 방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에 관한 소셜미디어에서 불특정다수 인터

넷 사용자에 의해 데이터 분석이 되었으므로 관계중독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어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관계중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 등의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관계

중독에 대한 새롭게 통찰을 발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했으나 이는

관계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지, 전문적인

학술지만 추출한 전문가의 키워드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계중독에 관한 선행연구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후속연구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시 네트워크 구조의 기본적

속성과 중심성만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관계중독의 중심을 이루는 하위집단

별 속성과 주제 등 관련 변인들에 관해 다양한 각도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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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한 후속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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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에 나타난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이 지 영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지도교수: 천성문

요약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키

워드 네트워크 중심으로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Textom을

이용하여 2017년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의 관계중독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방법은 Textom을 활용하여 국내외 포털사이트 3곳 (Nav

er, Daum., Google)에서 수집되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 관계중독이

라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RawDATA를 마련하였다. 분석 절차는 분

석대상 선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네트워크 분석, CONCOR 분석으

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는 1, 2

차 정제 과정을 거쳤으며 최대 100단위인 빈도수를 상위 50개 중심으로

빈도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동시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는 중독, 관계, 관

계중독, 외도, 결핍, 알코올중독, 대인관계, 게임중독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결 중심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는 중독, 관

계, 관계중독, 외도, 결핍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 키워드들이 연결중심

성이 높고, 출현빈도에서 높은 순위에 있음을 의미하며, 관계중독 네트워

크에서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근접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중독, 관계, 사람, 문제, 외도로 나타났다. 이는 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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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과 매우 짧은 연결 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당 키워드들은 관계중독

의 네트워크 내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매개중심성을 살펴본

결과,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큰 매개역할을 가지는 키워드는 중독, 관계,

관계중독, 결핍, 알코올중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키워드들은 빈도

순위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한 키워드로 네트워크 내의 키워드 간의 최단경

로상에서 구조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의 관계중독 키워드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정신건강, 정서 및 사고,

과몰입, 사회적지지 영역을 키워드 군집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향

후, 관계중독의 치료적 개입 및 연구 분야의 발전에 있어 위 키워드를 중

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방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방향과 관계중독의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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