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본 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태권도’키워드

에서 추출된 논문의 제목 텍스트를 수집하 다. 수집된 논문은 1,824건이었으며, 그 중 중복되거

나 동일한 내용의 논문 48건을 제외한 1,776건의 논문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처리는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가 모두 가능한 프로그램 넷마이너 4(NetMiner 4)를 분석도구로 활용하

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수집된 자료는 엑셀(excel)프로그램에 이용해 다운로드하

여 데이터 정제를 실시하 다.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키워드 분석하 으며, 그 중에서도 

데이터에 포함된 단어들의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빈도분석 결과 텍스트

의 단어들의 구조적 관련성을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연결 중심

성이 높은 단어들을 제시 하 다. 또한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들 중 유사한 패턴을 형성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군집분석 결과 G1 태권도 교육 및 효능 

1, G2 태권도 분석 및 활성화 2, G3 태권도 심리 및 경  3, G4 태권도 지도자 및 선수 4로 

총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통해 10년간에 태권도분야에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태권도에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주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향후 10년의 태권도 연구에 연구동향에 관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며, 나아가 태권도 

분야에 다각적인 연구방법과 연구 상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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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태권도는 심신을 단련하고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한민국의 표적인 전통무예이다

(국기원, 2019).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

권도는 209개의 회원가맹국과 약 1억명의 태권도인을 배출하면서 ‘세계화’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한민국을 상징하는 스포츠 태권도는 국제화에 발맞추어 현재 태권도진흥재단과 세

종학당재단, 아시아발전재단의 3기관이 협약하여 태권도와 한글, 한식의 협력 사업의 성공

적 운 이 논의되면서 태권도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김수정, 2019). 실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 CBS에서 방 하는 ‘더 월드 베스트(The World’s Best)’경  프로그램에 출연

해 묘기에 가까운 태권도 기술을 구사하여 심사위원과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며(배진남, 

2019)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위엄을 확인시키기도 하 다. 또한 2018년 4월 한민국의 태권

도 시범단의 방북이 남·북간의 관계 수립과 북핵문제의 진전,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태권도의 역할에 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양무진, 2018). 이처

럼 태권도의 세계화와 함께 태권도학에서는 태권도를 주제로 국내·외 다양한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등이 발표되어지고 있다(송형석, 2017). 이를 통해 태권도 관련 학문

에 한 정체성과 특수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으며, 태권도가 주축이 된 문화, 정치, 사회 

등에 긍정적인 향력이 증빙되고 있다. 

학문은 “한 테두리의 주제를 연구하는 것” 또는 “일정한 한 분야에서 어떠한 이론을 토

로 체계화시킨 지식의 역”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현재 태권도는 체육학의 일원으로 

학문적 발전에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이세환, 2010; Wade & Baker, 1995). 이와 

함께 태권도는 현재 다양한 학에 정규학과로 배정되어 있으며 그 발전범위와 속도가 커지

고 있다. 태권도에 관련된 응용수업이 개설되고 전문적인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이 융합되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태권도가 체육학의 한 분야로써 학문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용인 학교가 1982년 

태권도학과 설립을 시작으로 1983년 경희 학교 태권도학과 등 많은 학에 태권도학과가 

설립되어 운 되고 있다. 또한 세계태권도문화학회와 국기원 등에서 학회지 및 연구소가 

개소되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분야를 연구하고 있다(이민규, 이승범, 

2017). 태권도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교육부는 태권도의 장점으로 예절존중, 신체강화, 중적 인기도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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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17년부터 고등학교 입학, 학교 입학과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 다. 그리

고 중국 전역으로부터 학자들이 북경 학교에 모여 스포츠 기술 표준 연구 강습회를 진행하

여 태권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목의 발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한혜진, 2019). 

이처럼 태권도의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겨

루기, 품새, 시범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가치, 역사, 정신, 문제점에 한 양적·질적연구(김

두한, 정국현, 2018; 김 진, 전정우, 2018; 박수을, 김동제, 2019; 박인준, 조성균, 2018; 조성

균, 곽정현, 2018; 추나 , 2018) 등이 병행되어 태권도의 학문적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한태천(2013)은 이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

성이 있으며, 특별한 유형을 발견하여 성찰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결과를 공유하면서 촉진

될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나 최근 태권도 경향 연구로써 국내 태권도학 분야의 연구동향과 

학문적 과제(이세환, 2010), 태권도 전문신문의 보도경향에 관한 연구(김나혜, 전정우, 이안

호, 2012), 국내 태권도학 연구경향 분석 및 제언(박태승, 2017), 2010년 이후 국내 태권도학 

관련 연구동향 분석(이민규, 이승범, 2017) 등이 이루어졌을 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반적

인 흐름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환경에 많은 향을 받는다. 연구자들은 연구 상 선정 시 주요한 

사회적 환경에 큰 향을 받게 된다(박진규, 2017). 태권도도 지난 10년간 다양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당시 사회분위기와 주요 사회 환경이나 상황이 반 된 태권도 연구를 살펴

보는 것은 많은 양의 태권도 연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고 태권도 연구에 한 

정체성과 특수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 추출되어진 

자료를 통해 태권도 연구에 어떤 키워드 및 근간의 단어들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

며, 키워드 간 상관성과 군집정도에 따라 연관성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방 한 양의 자료를 한눈에 시각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지난 10년간의 태권도 연구의 주요 

요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 연구에 한 동향을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서 다양한 태권도 연구를 시각화하여 제시해줄 수 있으며, 당시 사회 환경과 분위기 등 태권

도에 향을 주었던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문에 한 모색과 향후 

태권도 연구의 방향성 및 범위를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지식체 형성과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태권도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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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태권도 연구 동향 분석을 빅데이터를 통한 시각화 제시를 통해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 및 제언하고 향후 태권도 연구에 기초자료 및 지식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의 최근 10년의 태권도 연구로 한정하 다. 

10년의 분석 기간의 선정은 한국 사회 조사 연구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간이 10년 단위

이며 이를 토 로 자료 수집을 하 다(김남희, 2018; 남수정, 2005; 이예슬, 2019). 또한 이세

환(2010)에 태권도 연구 동향 분석에 한 보고에서 1974년부터 2009년까지에 한 국내 

태권도 연구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비교 및 분석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그 이후인 2009년

부터의 10년 단위에 한 태권도 연구 분석을 연구범위로 선정하여 자료수집 하 다. 분석

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상으로 하

으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자료 중 분석 자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학

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등재지로 제한하 다. 검색어는 ‘태권도’키워드로 

설정하 으며, 검색된 논문은 1,824건으로 나타났다. 검색된 논문 가운데 중복된 제목의 

동일한 데이터 48건을 제거하여 총 1,776건이 분석 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논문의 제목 

텍스트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2. 조사도구 및 자료처리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가 모두 가능한 프로그램 넷마이너 4(NetMiner 4)를 

분석도구로 활용하 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수집된 자료는 엑셀(excel)프로그

램에 이용해 다운로드하 고 분석에 적합한 양식으로 정리하여 분석에 사용하 으며 분석

에 앞서 데이터 정제를 실시하 다. 정제 과정은 첫째, 분석 범위인 논문의 제목 텍스트에서 

특수문자 혹은 기호, 숫자, 문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명사’만을 추출할 수 있도록 품사를 

설정 하 으며 둘째, 여러 개의 단어가 고유명사로 불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 회’와 같은 

경우 하나의 단어로 추출할 수 있도록 지정어로 설정하 다.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의 기초적 방법인 키워드 분석(keyword frequency analysi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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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으며, 그 중에서도 데이터에 포함된 단어들의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 빈도분석

(term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다. 텍스트 단어들의 구조적 관련성을 분석하고 의미

를 도출하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여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이 높은 단어들을 제시하고자 하 다. 연결중심성은 특정 단어가 여러 단어들과 

연결된 정도를 측정하는 기법으로 텍스트 내 단어들 중 핵심역할을 하는 키워드를 탐색하는 

분석 기법이다(이정학, 이재문, 장용석, 2017). 또한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들 중 유사한 

패턴을 형성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 다. 

분석된 연결 중심성 및 군집분석 결과는 시각화하여 제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태권도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 결과

태권도에 한 키워드 분석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의 단어 빈도분석과 연결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빈도가 높은 단어로 ‘태권도(1,686건)’, ‘미치는 향(555건)’, ‘선

수(438건)’, ‘관계(409건)’, ‘분석(239건)’, ‘수련(222건)’, ‘연구(217건)’, ‘지도자(196건)’, ‘운동

(165건)’, ‘만족(157건)’, ‘ 학(115건)’, ‘품새(113건)’, ‘수련생(109건)’, ‘사회(105건)’, ‘스포츠

(104건)’, ‘행동(98건)’, ‘요인(97건)’, ‘학교(85건)’, ‘비교(84건)’, ‘경기(83건)’, ‘방안(82건)’, ‘몰

입(82건)’, ‘참여(78건)’, ‘유형(78건)’, ‘구조(77건)’, ‘프로그램(76건)’, ‘의도(69건)’, ‘탐색(68

건)’, ‘교육(68건)’, ‘고객(66건)’, ‘리더십(64건)’, ‘동기(63건)’, ‘개발(63건)’, ‘활동(62건)’, ‘인식

(62건)’, ‘고등(62건)’, ‘만족도(61건)’, ‘서비스(59건)’, ‘체력(58건)’, ‘능력(58건)’이 상위 40위로 

나타났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선수(.095)’, ‘관계(.092)’, ‘미치는 향(.074)’, ‘운동(.028)’, ‘분

석(.028)’, ‘만족(.028)’, ‘수련(.021)’, ‘몰입(.021)’, ‘프로그램(.018)’, ‘스포츠(.018)’, ‘사회

(.018)’, ‘학교(.014)’, ‘지속(.014)’, ‘지도자(.014)’, ‘의도(.014)’, ‘연구(.014)’, ‘성취(.014)’, ‘생활

(.014)’, ‘비교(.014)’, ‘목표(.014)’, ‘고객(.014)’, ‘행동(.011)’, ‘품새(.011)’, ‘충성(.011)’, ‘체력

(.011)’, ‘조직(.011)’, ‘적응(.011)’, ‘유형(.011)’, ‘역학(.011)’, ‘신체(.011)’, ‘성향(.011)’,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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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리더십(.011)’, ‘동작(.011)’, ‘과학(.011)’, ‘경기력(.011)’, ‘경기(.011)’, ‘효과(.007)’, ‘품

질(.007)’, ‘청소년(.007)’이 상위 40위로 나타났다. 연결 중심성이 1에 가까울수록 문서 내 

많은 단어와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핵심 단어라 할 수 있다.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도는 9.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중심도란 탐색 및 비교를 통해 

시기별 핵심 키워드를 비교하고 하위 연구 집단에 한 차이를 파악하는 것으로(박은준, 

김 지, 박찬숙, 2017) 주요 키워드에 연결되어있는 근간에 단어들에 한 비율을 뜻하며, 

근간에 단어가 많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빈도분석 
단어

빈도
연결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빈도분석 

단어
빈도

연결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1 태권도 1,686 선수 .095 21 방안 82 고객 .014

2 미치는 향 555 관계 .092 22 몰입 82 행동 .011

3 선수 438 미치는 향 .074 23 참여 78 품새 .011

4 관계 409 운동 .028 24 유형 78 충성 .011

5 분석 239 분석 .028 25 구조 77 체력 .011

6 수련 222 만족 .028 26 프로그램 76 조직 .011

7 연구 217 수련 .021 27 의도 69 적응 .011

8 지도자 196 몰입 .021 28 탐색 68 유형 .011

9 운동 165 프로그램 .018 29 교육 68 역학 .011

10 만족 157 스포츠 .018 30 고객 66 신체 .011

11 학 115 사회 .018 31 리더십 64 성향 .011

12 품새 113 학교 .014 32 동기 63 방안 .011

13 수련생 109 지속 .014 33 개발 63 리더십 .011

14 사회 105 지도자 .014 34 활동 62 동작 .011

15 스포츠 104 의도 .014 35 인식 62 과학 .011

16 행동 98 연구 .014 36 고등 62 경기력 .011

17 요인 97 성취 .014 37 만족도 61 경기 .011

18 학교 85 생활 .014 38 서비스 59 효과 .007

19 비교 84 비교 .014 39 체력 58 품질 .007

20 경기 83 목표 .014 40 능력 58 청소년 .007

네트워크 중심도(network centralization) = 9.18%

표 1. 태권도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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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중심성 분석의 시각화는 <그림 1>과 같으며, 연결 중심성 분석 시각화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수’, ‘관계’, ‘미치는 향’ 단어의 중심도가 확연히 높은 양상을 보 다. 

그림 1. 연결 중심성 분석 시각화

2. 태권도 키워드의 군집분석 결과

‘태권도’ 단어를 중심으로 단어들 간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패턴 및 연결 관계를 시각적

으로 도출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를 시각화한 자료는 <그림 

2>에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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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 단어

G1 태권도 교육 및 효능 1
동기, 참여, 수련, 아동, 초등학생, 겨루기, 경기, 품새, 교육, 인성, 

적용, 개발, 프로그램, 조절, 효과

G2 태권도 분석 및 활성화 2
개선, 방안, 활성화, 돌려차기, 동작, 차기, 분석, 비교, 역학, 연구, 

운동학, 차이, 요인, 재미

G3 태권도 심리 및 경  3

기능, 등속, 경기력, 관계, 인지, 교환, 마케팅, 운동몰입, 인과, 전략, 

탈진, 태도, 능력, 농도, 미치는 향, 성과, 수행, 운동지속, 의도, 

재등록, 지속, 구매, 행동, 고객, 만족, 충성, 서비스, 품질, 몰입, 조

직, 직무만족, 운동, 고등, 생활, 적응, 학교, 구조, 모형, 신체구성, 

건강, 체력

G4 태권도 지도자 및 선수 4

사회, 과학, 인문, 자연, 지지, 국가, 표, 멘토링, 리더십, 유형, 지

도자, 만족도, 학, 선수, 스트레스, 엘리트, 열정, 지각, 학생, 훈련, 

목표, 성취, 성향, 지향성, 완벽주의, 스포츠, 자기관리, 자신, 자신

감, 수련생, 청소년, 초등학교

표 2. 군집 분석 키워드

그림 2. 군집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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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 결과 G1, G2, G3, G4 총 4개의 그룹이 형성되었다. 첫 번째 그룹 G1을 구성하는 

단어는 ‘동기’, ‘참여’, ‘수련’, ‘아동’, ‘초등학생’, ‘겨루기’, ‘경기’, ‘품새’, ‘교육’, ‘인성’, ‘적용’, 

‘개발’, ‘프로그램’, ‘조절’, ‘효과’로 구성되었으며 도출된 단어들을 참고하여 해당 그룹을 태권

도 교육 및 효능 1로 명명하 다. 두 번째 그룹 G2를 구성하는 단어는 ‘개선’, ‘방안’, ‘활성화’, 

‘돌려차기’, ‘동작’, ‘차기’, ‘분석’, ‘비교’, ‘역학’, ‘연구’, ‘운동학’, ‘차이’, ‘요인’, ‘재미’로 구성되었

으며 도출된 단어들을 참고하여 해당 그룹을 태권도 분석 및 활성화 2로 명명하 다. 세 

번째 그룹 G3를 구성하는 단어는 ‘기능’, ‘등속’, ‘경기력’, ‘관계’, ‘인지’, ‘교환’, ‘마케팅’, ‘운동

몰입’, ‘인과’, ‘전략’, ‘탈진’, ‘태도’, ‘능력’, ‘농도’, ‘미치는 향’, ‘성과’, ‘수행’, ‘운동지속’, ‘의도’, 

‘재등록’, ‘지속’, ‘구매’, ‘행동’, ‘고객’, ‘만족’, ‘충성’, ‘서비스’, ‘품질’, ‘몰입’, ‘조직’, ‘직무만족’, 

‘운동’, ‘고등’, ‘생활’, ‘적응’, ‘학교’, ‘구조’, ‘모형’, ‘신체구성’, ‘건강’, ‘체력’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출된 단어들을 참고하여 해당 그룹을 태권도 심리 및 경  3으로 명명하 다. 네 번째 

그룹 G4를 구성하는 단어는 ‘사회’, ‘과학’, ‘인문’, ‘자연’, ‘지지’, ‘국가’, ‘ 표’, ‘멘토링’, ‘리더

십’, ‘유형’, ‘지도자’, ‘만족도’, ‘ 학’, ‘선수’, ‘스트레스’, ‘엘리트’, ‘열정’, ‘지각’, ‘학생’, ‘훈련’, 

‘목표’, ‘성취’, ‘성향’, ‘지향성’, ‘완벽주의’, ‘스포츠’, ‘자기관리’, ‘자신’, ‘자신감’, ‘수련생’, ‘청소

년’, ‘초등학교’로 구성되었으며 도출된 단어들을 참고하여 해당 그룹을 태권도 지도자 및 

선수 4로 명명하 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어떠한 태권도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고 향후 태권도 

연구에 기초자료 및 지식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의미 있는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태권도’를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 예견된 태권도가 1686의 비율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후 ‘미치는 향’이 555의 횟수로, ‘관계’, ‘분석’이 각 409회, 239회를 

기록하면서 태권도 연구에 정량적 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세환(2010)의 2000년부터 2009년의 연구동향 분석에서 기술연구가 분석

적, 실험적, 질적, 통합연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의 흐름과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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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한다. 또한 박태승(2017)의 국내 태권도학 연구경향 분석에서 2011년부터 2016년도 총 

664편의 연구 중 정량연구가 54.4% 비율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뒤를 이어 정성연구 

28.4%, 실험연구 16%, 혼합연구 1.2% 순으로 나타난 결과, 정명규(2015)의 스포츠심리 분야 

태권도 연구 동향에 한 보고에서 정량연구의 비율이 259편 중 88.8%의 비중을 차지한 

결과와 일치한다. 김종수, 최광근(2019)의 태권도 시범 분야 심리요인 관련 연구동향 보고에

서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보고 중 양적 분석방법이 233개, 질적 및 비통계적 분석방법이 

26개로 나온 보고로부터 본 연구결과를 간접지지해주는 바이다. 이는 정량적 연구 특성상 

연구자와 피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검사와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양적자료를 

분석해 가설을 검증하기 때문에(조 남, 2001) 객관적인 결과를 시사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

고 사료된다. 그러나 태권도 연구의 학문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량적 연구에 편중

되기보다 정성적 연구와 실험 및 혼합연구가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태권도 연구발전에 

효과적인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치는 향’, 

‘관계’, ‘분석’은 정성연구 및 실험연구에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체계적인 연구방법으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도 ‘선수’, 

‘지도자’, ‘경기’, ‘몰입’, ‘동기’ 등의 빈도분석단어를 미루어볼 때 태권도가 종주국으로써 선수

들의 경기력 및 동기, 몰입 향상에 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태권도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으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연구를 제시하면서 태권도 

발전에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군집 분석 키워드 분석 결과 총 4개의 그룹이 형성되었다. G1그룹은 태권도 교육 및 효능 

1, G2그룹은 태권도 분석 및 활성화 2, G3그룹은 태권도 심리 및 경  3, G4그룹은 태권도 

지도자 및 선수 4로 명명하 으며, 이는 지난 10년간의 태권도 연구에서 많은 비율로 도출된 

것들끼리 구분되어있다. 

태권도 교육 및 효능 1에서는 태권도 참여 적용을 통한 인성교육 및 조절과 같은 태권도의 

교육적 측면의 연구가 주된 요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태권도가 무예로써의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스포츠의 가치를 지니며,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만으로도 인성 교육

적 효과는 충분하다는 김충일(2013)의 연구와 장용규, 박상봉, 임태희, 유창완, 김동식(2019)

에서 태권도 교육이 학생들의 인성 변화에 정적인 향을 주고 있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 

즉 태권도 수련 과정에서 태권도의 기술 과정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정신 교육 및 인성교육

과 예의, 인내, 극기, 염치, 백절불굴 등의 교육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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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태권도 연구에서도 학생을 상으로 한 교육적 연구 및 효능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태권도 분석 및 활성화 2에서는 ‘역학’, ‘비교’, ‘차이’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태권도

의 분석적인 연구가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재미’, ‘개선’, ‘활성화’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

어 태권도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 즉 태권도의 기술을 운동역학

적 원리로 설명하고 분류하며(최치선, 강명수, 양종현, 설성란, 2016), 태권도의 겨루기, 품

새, 시범의 발차기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설명하고자하는 시도(강동권, 김혜리, 허

우성, 이기광, 2018; 백남섭, 소건교, 2018)로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의 무예로써 가치뿐

만 아니라 과학적 가치를 함양하여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라 사료

된다. 즉 태권도에 스포츠과학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국가 표선수 및 후보선수를 훌륭하게 

육성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체력·심리 기술 훈련, 응급 처치와 컨디셔닝 프로그램 등의 

스포츠 과학 이론적 이해를 기반으로 분석되고 있다(최진화, 2019).

태권도 심리 및 경  3에서는 경기력과 관계된 다양한 심리요인을 선수에게 적용하는 

다수의 연구와 태권도 마케팅과 관련된 연구들로 군집되었다. 이는 태권도의 신체적 기술뿐

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 경기력에 상당부분 향을 주는 연구들이었다(김상명, 남미희, 

이용주, 2018; 문종숙, 최공집, 2018). 또한 경 전략 연구 부분에서는 태권도의 마케팅 전략

으로 태권도장의 활성화 및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오며 경 에 도모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태권도가 한민국 내에서 사업적으

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며 태권도장의 발전방향과 효율적인 마케팅을 제시

(이숙경, 이진한, 윤호준, 2018)해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태권도 지도자 및 선수 4에서는 지도자 및 선수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연구들과 지도자의 덕목(강동화, 강철우, 홍병진, 2018; 김동화, 조성균, 2017; 오방균, 최웅

재, 2012) 및 선수의 경기력 향상(양 승, 김기동, 강현우, 2018; 원 인, 심 균, 김지태, 

2018) 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로 군집되었다. 또한 태권도가 

사회, 과학, 인문에 전반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태권도의 사회적 향에 따른 연구

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박인준, 김현민, 조성균, 2019). 즉 태권도 역할의 비중이 점차 커지

고 있으며, 최근 남·북의 태권도 시범을 통한 화해 메시지까지 이루어진 것을 미루어볼 

때 태권도의 건설적인 연구 및 지도자와 선수 부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논의한 바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태권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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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태권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서 크게 태권도 교육 및 효능, 태권도 분석 및 활성화, 

태권도 심리 및 경 , 태권도 지도자 및 선수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를 참고로 후속연구에

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방법과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각 기관에서도 태권도의 전반적 발전의 길을 열어두어 종주국으로써 

태권도의 정체성 및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연구에 한 지원과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태권도’키

워드에서 추출된 논문의 제목 텍스트를 수집하 다. 수집된 논문은 1,824건이었으며, 그 

중 중복되거나 동일한 내용의 논문 48건을 제외한 1,776건의 논문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

다. 자료처리는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가 모두 가능한 프로그램 넷마이너 4(NetMiner 4)를 

분석도구로 활용하 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수집된 자료는 엑셀(excel)프로그

램에 이용해 다운로드하여 데이터 정제를 실시하 다.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키워드 

분석하 으며, 그 중에서도 데이터에 포함된 단어들의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빈도분석 결과 텍스트의 단어들의 구조적 관련성을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연결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을 제시 하 다. 또한 텍스트를 구

성하는 단어들 중 유사한 패턴을 형성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

하 다. 군집분석 결과 G1 태권도 교육 및 효능 1, G2 태권도 분석 및 활성화 2, G3 태권도 

심리 및 경  3, G4 태권도 지도자 및 선수 4로 총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이상의 결론에 따라 본 연구는 10년간의 태권도 학문에 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그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10년간에 태권도분야에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태권도에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주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10년의 태권도학 연구동향에 관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

이며, 나아가 태권도 분야에 다각적인 연구방법과 연구 상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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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정 중 한계점에 하여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태권도 연구 

범위를 10년으로 제한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후속연구에서는 수집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15년, 20년 이상의 수집 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등재지로 한정하여 수집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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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aekwondo 
Research Using Big Data

Park, Jong-Hwa (Dankook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was collected the title text of the paper extracted from the" Taekwondo" keyword 

through the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for 10 years of taekwondo research from 2009 to 

2018. There were 1,824 collected papers, of which 1,776 paper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48 papers with overlapping or identical content. Data processing was used as an analysis 

tool by NetMiner 4 which can be both analyzed and visualized by big data. Data collected from th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were downloaded using the Excel program to perform data 

correction. Keyword analysis was performed for data that had been refined, and frequency analysis 

of words was performed, among other things, indicating the frequency of words contained in the 

data. As a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social network analysis, which analyzes the structural relevance 

of words in the text and draws meaning, presented words with high connection centrality. Cluster 

analysis was also performed to determine the meaning of words forming a similar pattern among 

the words that make up the text. According to the cluster analysis, a total of four groups were classified 

into G1 Taekwondo education and efficacy 1, G2 taekwondo analysis and activation 2, G3 taekwondo 

psychology and management 3, G4 taekwondo leaders and athletes 4. Through this process, we were 

able to grasp what kind of research was done in the taekwondo field over the past 10 years and 

also to make it known that Taekwondo had conducted multilateral research. Through these results, 

it should be provided as a basic data on research trends in taekwondo over the next 10 years, and 

it is hoped that research methods and subjects of study should be conducted in the taekwondo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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