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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정보 간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특징을 적합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를 위한 선행연구이다. 정보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관계 구조를 통해 정보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관계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정보를 구성하는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연결망의 관계 

분석 지표를 통해 관계의 성격과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에서 관계의 성격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다뤄지는 영향력을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연결망 내의 관계의 요인과 영향력의 지표를 분류하고 연결한다. 

이를 통해 사회연결망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관계의 요소를 중심으로 관계의 시각화 과정에 있어 적합한 시각화 

프로세스를 온톨로지 개념을 사용하는 시멘틱 그래프에 적용해 보았다. 영향력의 각 관계 요소는 공통적인 개념과 성격, 

측정 요소를 통하여 노드와 링크의 네트워크 형태의 그래프로 형성되었다. 영향력 시멘틱 그래프는 사회연결망의 영향력 

요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멘틱 그래프의 적용 범위를 연결망 

시각화 전반을 확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각화 프로세스의 설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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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은 보이지 않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보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관계 구조의 파악을 통해서 

정보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관

계적 의미는 각 개체가 가지는 내재적 의미와 달리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또래 집단의 성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 집단의 구성

원 간의 친밀도 관계를 알면 또래 내에서 누가 리더의 역할

을 하고, 누가 왕따이며, 주로 어떤 형태의 놀이를 좋아하는

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 특정 기업의 영향력을 

알고자 할 때, 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 그 기업들과 해당 기업 간의 

관계를 조사해보면 영향력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관계는 수치화할 수 있다. 현재 사회학에는 

관계를 수치화하고 분석하는 사회연결망이란 분야가 있으며, 

분석하려는 의도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산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수치화된 관계는 정량화되고 정확한 데이터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막상 사용자가 이러한 수치를 보고 관계 의 의

미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사회연결망에 그래프 이론을 도

입한 시각화는 사용자에게 관계의 성격과 특징을 직관적이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수치를 보는 것과는 달리 

그래프를 보면 한 눈에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의 

시각화는 시작부터 사회연결망 분석의 이해를 돕는데 사용되

었다.[1, 2] 사회연결망의 그래픽적 형태는 사회적이고 조직

적인 행동과 현상을 도출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3] 

관계를 시각화 할 때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프의 레이아웃이나 각 구성원의 위치, 형태, 관계의 방향

성 등을 생각하며, 관계의 성격을 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을 선별해서 적합한 시각화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연

결망을 표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를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형태로 시각화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

연결망 시각화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네크워크 레

이아웃의 형태나 노드의 위치, 형태, 크기가 결정된다. 연구

자의 주관에 의지하다 보니 시각화가 관계의 성격을 명확하

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사회연결망 내의 관계의 요소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관계요소들을 적절한 시각화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관계를 시각화하기 위한 요소들의 유형화와 

시각화의 절차적 과정에 관한 연구 사례는 드물다. 본 연구에

서는 사회연결망에서 한 노드(node)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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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시각화하는 과정에 있어 적합한 시각화 프로세스를 사

회연결망 분석과 온톨로지 개념을 사용하는 시멘틱 그래프에 

적용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사회연결망에서 영향력은 관계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측정되는 요소이며, 대부

분의 사용자 혹은 분석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노드와 링크로 표현되는 시멘틱 그래프는 현재 정보 분야에

서 공유와 재사용의 온톨로지 개념이 도입된 네트워크 그래

프로서, 사회연결망의 영향력 요소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용

이하다.  

 

2. 연구의 배경이론

시멘틱 그래프는 현재 정보 산업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학문인 온톨로지의 공유와 재사용의 개념을 이용한 사

고의 네트워크이다. 사회연결망은 개체와 개체 사이에 연결

된 관계의 성격을 탐구하는 사회학의 한 분야로써 관계의 종

류와 성격을 파악하여 집단 혹은 사회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2.1 시멘틱 그래프 

시멘틱 그래프의 철학적 바탕이 되는 온톨로지는 철학적

인 개념으로써 존재의 본질과 유형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 

그루버(Gruber, 1992)는 온톨로지를 ‘온톨로지는 공유된 개

념화에 정형화되고, 명시적인 명세이다. (Ontology is a 

formal, explicit specification of a shared 

conceptualization.)’라고 정의하였다.[4] 정형화(formal)이란 

말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명시적(explicit)이

란 뜻은 개념의 형태와 개념에 대해 부여된 제약에 대한 명

시적 정의를 의미한다. 온톨로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공유

(share)는 온톨로지가 그룹이 공유할 수 있는 합의된 개념이

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5]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의 지식

을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으며, 시멘틱 웹(semantic web)

이나 인공지능, 전자 상거래(e-commerce), 정보 검색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시멘틱 그래프는 온톨로지(ontology)에 의해 구성된 이질

적인 노드와 링크의 네트워크이다.[6] 시멘틱 그래프의 온톨

로지는 시멘틱 그래프에서 형성하는 개념과 관계의 서술과 

열거이다.[7] 사람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내재적 생각이나 

외재적 세계의 현상에 대하여 공유하는 개념을 컴퓨터가 이

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규정

한다. 시멘틱 그래프는 흔히 관계형 데이터 그래프(relational 

data graph) 혹은 속성 관계형 그래프(attributed relational 

graph)라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그래프들은 정형화된 노

드 사이의 정형화된 연결과 같은 관계를 부호화한다. 실제로 

시멘틱 그래프는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시멘틱 네트워크

(semantic network)와 매우 유사하다. 노드와 링크의 타입은 

온톨로지 그래프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한다. 더욱이 각 노드

는 속성들의 집합을 가지고 있다. 각 노드의 속성 간의 관계

를 연결하면 네트워크 형태의 그래프가 형성된다. 이 그래프

는 컴퓨터와 인간이 함께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멘틱 그래프는 참고

자료 인용 네트워크에서 단순히 논문만을 포함하지 않고 논

문의 저자, 학회, 학회지, 학술대회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

다. 또 다른 예로 주거 보안에 있어서 시멘틱 그래프는 정보 

분석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래프의 사용을 통해서 보

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  

2.2 사회연결망 분석 

사회연결망은 관계의 패턴을 가지는 인간이나 집단의 집합

이다.[8, 9] 사회연결망 개념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게 구성되

어 있는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회연결망 

분석의 목적은 구조나 연결망 형태 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

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 하는 것이다.[10] 사회적 관계는 각 개체가 가

지는 공통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데이터화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사회연결망은 노드의 개수와 관련하

여 군집의 높은 연결정도와 최단거리를 고려하는 작은 세상 

패러다임(small-world paradigm)을 따른다.[6, 11] 사회연결

망의 작은 세상 환경은 보통 조직 혹은 지인의 짧은 연결망

을 통해 다른 이들과 연결된다. 사회연결망은 구성원의 수가 

증가하여 거대 네트워크가 되었을 때도 관계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 웹 사이트 간의 연결 관계나 인터넷의 정보 흐름

은 연결망을 구성하는 개체의 수가 무한하지만,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면 거시적 관점에서 관계와 집단

의 특성과 성격을 알 수 있다. 

사회연결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한

다.  

1. 샘플의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2. 모집단의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3. 조사할 관계의 내용을 정해야 한다. 

4. 분석단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5. 분석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섯 단계를 거쳐 형성된 정보의 구조는 연결망

(network) 형태로 도출된다. 우선 조사할 대상과 대상의 범

위를 정하고, 대상 안에서 어떤 내용의 관계를 조사할 것인지

를 정한다. 대상과 관계에 대해서 정한 후, 어떻게 분석할 것

인지 단위와 수준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분석 절차를 통해 

얻어지는 수치화된 자료를 이용하면, 관계의 성격과 특징을 

알 수 있다.  

 

3. 사회연결망의 영향력 관계 분석 

사회연결망에서 한 노드(node)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관계

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관

계에 관한 수치화된 데이터를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연결망 

내에서 쓰이는 관계의 요소를 파악하고, 분류화 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망 내에서 영향력의 요소를 파악하고, 관계의 요소

와 영향력의 요소의 연결성을 찾아야 한다.  

관계의 요소는 연구자가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관계는 크게 친밀도나 정보 전달, 

혈연 관계와 같이 관계의 성격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요소와 

연결정도나 경로 거리와 같이 관계를 측정하는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요소를 관계를 측정하고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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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3.1 사회연결망 영향력 

사회연결망에서 영향력 지표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이다.[10] 영향력은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며, 

네트워크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향력

은 개체와 관계되어 있는 요소들 사이에서의 개체가 가지는 

중요성을 의미한다.[12] 중요성이란 각 개체들이 연결망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향력을 가지며, 어떠한 개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준다.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영

향력을 통해서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하며 중심이 되는 인

물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개체에서 영향력은 가중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연결정도가 많은 개체가 중심 인물

이 되지만, 브리지(bridge)나 허브(hub)와 같이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을 연결하는 개체는 연결정도가 적더라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영향력도 높은 편이다. 영향력을 파악하면 형성

된 네트워크의 정보 흐름이 어떠한 형태로 흐르며, 각 개체

의 순위는 어떻게 이루어져있고, 네트워크의 성격과 특징은 

어떤 지를 알 수 있다.  

 

3.2 관계 측정 요소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일

차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에 의해 도출되는 요소가 관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요소에는 관계를 형성하는 개

체의 수, 개체의 속성, 각각의 연결 정도, 연결 정도의 총 개

수, 연결 밀도, 경로 거리 등이 있다. 관계 측정 요소는 사회

연결망 분석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다.  

개체의 수는 사회연결망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성원

의 수이다. 개체의 수는 완전 연결망에서는 그 수가 정확하

게 한정되어 있으나, 자아중심 연결망과 준 연결망에서는 그

렇지 못 하다. 사회연결망에서 개체의 수는 일반적으로 200

개 내외이며,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다양한 시각화 기술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형태를 사용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개체의 속성은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

다. 속성을 통해서 각 개체는 그룹화가 가능하고, 위치나 노

드의 색상,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연결정도는 한 노드에 얼

마나 많은 링크가 걸려있느냐를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연결

정도가 많은 노드일수록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이 되며, 외곽

으로 갈수록 연결정도가 낮은 노드들이 포진하는 경향이 있

다. 연결정도의 총 개수는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와 노드 사

이를 연결하는 링크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링크의 수가 많

을수록 네트워크에서 서로 교차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사용

자의 관계 인식을 저해한다. 따라서 링크의 수가 많을 경우

에는 교차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각화 기술이 필요하다. 

경로 거리는 사회연결망 지표 중, 주변에 인물과의 관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경로 거리를 통해서 정보의 흐

름이 어떤 형태를 가지며, 의사 소통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

는 지를 알 수 있다. 연결밀도는 가능한 관계의 수 중에서 실

제로 맺어진 관계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표 1.의 측정 요소들은 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한 기

준이 되며,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틀을 제공한다. 

The Visual Information Seeking Mantra는 정보를 시각화할 

때, 처음에는 전체 관점을 사용자에게 보여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2] 관계의 측정 요소를 통해서 전체적 관점을 어떻게 

디자인 해야 할 지에 관한 기준을 잡을 수 있다.  

 

표 1. 관계의 측정 요소 

관계 측정 요소 세분화된 요소 시각화 고려사항 

작은 세상 네트워크 노드의 위치 

노드의 중첩 개체의 수 
거대 네트워크 

노드의 크기 

노드의 형태 

노드의 색상 개체의 속성 

특성, 성품, 특징, 

이름, 소속 등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 
노드의 이름 

외향 연결정도 링크의 방향성 
개체의 연결정도 

내향 연결정도 링크의 방향성 

링크의 중첩 
연결정도 총 개수 교차점 

링크의 형태 

경로 거리 최단거리 노드의 위치 

 

3.3 관계 분석 수준 

관계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분석 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 관계의 분석 수준은 사회연결망 분석 단계에서 이뤄지

는 부분으로 설명 대상이 개체인지, 개체가 속한 그룹인지, 

거시적 관점의 네트워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관계를 적합하게 관찰할 수 있

는 관점을 연구자는 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 수준은 세 가지로 나뉜다. 미시적 관점을 갖

는 개인 수준과 거시적 관점을 갖는 네트워크 수준이 있다. 

그리고 중간적 관점을 가지는 그룹 수준이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수준에서는 각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노드의 역할이나 

성향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다. 노드 사이의 정보의 흐름이

나 친밀도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관점이다. 그룹 수준은 네트

워크에서 형성되는 하위 집단을 중심으로 하위 집단 간의 관

계 및 집단의 성향을 관찰할 수 있다. 집단 내의 관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

나는 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네트워크 수준은 연결망 전

체를 조망하는 관점으로 네트워크의 형태는 어떤 모습이며, 

노드의 분포나, 중앙 밀집의 정도 등을 알 수 있다.  

 

3.4 관계 분석 지표 

분석 지표란 분석 수준을 정한 후, 연결망을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분석 지표

는 분석 수준에 따라서 접근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인 수준에

서는 주로 중심성과 위세를 고려하고, 그룹 수준에서는 결속

집단과 구성요소와 구조적 등위성, 구조적 균형을 관찰하게 

된다. 그룹 수준에서는 크기, 밀도, 구조적 틈새, 중앙화를 주

된 지표로 삼는다. 표 2.는 사회연결망 내에서 하나의 노드가 

가지는 영향력을 시각화하기 위해 연결망 내의 전반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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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분석 수준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분석 지표에서 영향력

과 관계된 것만 고려한다.[13]  

 

표 2. 관계의 분석 수준별 분석 지표와 요소 

분석 수준 분석 지표 분석 요소 

지역중심성  

(Local Centrality) 

전체중심성  

(Global Centrality) 

사이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브리지(Bridge) 

내향 연결정도 (Indegree) 

외향 연결정도 (Outdegree)

개인 
중심성 (Centrality)

위세 (Prestige) 

위세중심성 

(Prestige Centrality) 

강한 연결(Strong Tie) 
결속 집단(Clique) 

약한 연결(Weak Tie) 

코어(Core) 

강한 순환(Strong Cycle) 

약한 순환(Week Cycle) 

고립점(Isolate) 

구성 성분 

(Component) 

집단(Knot) 

위치(position) 
구조적 등위성 

(Structural 

Equivalence) 역할(role) 

군집화(Clusterbility) 

그룹 

구조적 균형 

(Structural 

Balance) 
이행화(Transitivity) 

범위(Range) 
크기(Size) 

도달성(Reachability) 

포괄성(Inclusiveness) 

다중성(Multiplicity) 밀도(Density) 

근접성(Proximity) 

구조적 틈새 

(Structural Hole) 
중복성(Redundancy) 

중심(Center) 

중심외곽(Margin) 

네트워크 

중심화

(Centralization) 

주변(Periphery) 

 

3.4.1 개인 수준 

영향력은 주로 개인 수준에서 평가된다. 개인 수준의 중심

성과 위세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세부적인 분석 요

소로 전체중심성, 지역중심성, 사이중심성, 위세중심성, 연결

점, 브리지, 내향연결정도, 외향연결정도를 갖는다.  

우선 전체중심성은 네트워크 전체에서 각 노드가 갖는 영

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전체중심성이 높은 노드일수록 네트

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지역중심성은 한 노드가 주변

의 노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도를 평가하여 그 지역에

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를 알 수 있다. 전체중심성이 

높은 노드가 지역중심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꼭 같지만은 않

다. 예를 들어 두 집단이 네트워크 상에 존재할 때, 각 집단

에는 직접 연결이 적더라도 집단과 집단을 연결하는 노드가 

존재하며 이런 노드는 지역중심성은 낮더라도 전체중심성은 

높다. 이와 같은 연결성의 평가는 분석 요소 중에 브리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사이중심성은 연결망 내의 다른 노드들 사

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

에 최단 경로 위에 위치하게 되면 사이중심성이 높아진다. 보

통 사이중심성을 통해서 브로커(broker)의 역할을 하는 노드

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위세중심성은 연결된 

다른 노드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둔다. 연결된 노드가 네트워

크 상에서 중요한 노드일수록 위세중심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중요도가 낮은 노드와 많은 연결보다는 중요도가 높은 

노드와 단 하나의 연결이 위세중심성은 높일 수 있다. 외향 

연결정도와 내향 연결정도는 방향성을 가지는 관계로서 외향 

연결정도가 많은 노드일수록 정보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내향 연결정도가 많은 노드일수록 인기나 관심을 많이 받

는 노드임을 알 수 있다.  

 

3.4.2 그룹 수준 

그룹 수준에서 영향력을 분석할 때는 결속 집단과 구성 성

분을 분석 지표로 삼는다. 결속 집단은 네트워크 내에서 형성

되는 관계적인 집단으로 연결성의 강하고 약함을 판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결성이 강한 집단에 속한 노드의 영향력

이 높게 나타난다. 구성 성분에서 코어는 하위 결속 집단 간

의 영향력 측정에 사용된다. 순환은 관계가 순환적일 경우 강

한 순환과 약한 순환으로 평가하며, 강한 순환이 높은 영향력

을 갖는다.  

 

3.4.3 네트워크 수준 

네트워크 수준에서는 중심화를 통해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중심화란 네트워크 상에서 노드들이 중앙에 모이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중심성이 한 노드가 연결망 내에서 얼마나 

중심적 위치를 갖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중심화는 네트워

크의 중앙집중적 구조에 대해서 판별하고, 연결망이 얼마나 

한 점을 중심으로 결속되었는가를 측정한다. 중심화는 개인 

수준의 중심성를 이용하여 수치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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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화 구조 설정 

4.1 시멘틱 그래프 구조화 

사회연결망의 영향력 요소를 연결망을 바라보는 관점인 

분석 수준에서부터 분석 지표, 분석 요소로 분류화 하였다. 

분류화된 관계의 요소들은 각각의 연결성을 통해 시멘틱 그

래프로 형성될 수 있다.  

분류화된 관계의 분석 요소는 각 요소 간에 연결성이 있

음을 알게 되었다. 분석 수준 별로 분류되었지만, 영향력 요

소의 개념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석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수준의 주변(periphery)은 그룹 수준의 고립

점(isolate)과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다. 공통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관계의 측정 요소가 공통으로 해당되는 분석 요소들

이 있다. 개인 수준의 지역중심성과 그룹 수준의 강한 연결, 

강한 순환은 관계 측정 요소로 내향 연결정도와 외향 연결정

도, 경로 거리를 공통으로 다룬다, 이러한 공통적인 부분은 

관계의 분석 요소끼리의 연결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 관계 분석 요소의 연결 

 

시멘틱 그래프는 그림 1.에서 나타나는 각 관계 분석 요소 

간의 연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측정 요소, 시각화 고려 요소, 

관계 분석 수준, 관계 분석 지표, 관계 분석 요소 등을 네트

워크 형태로 도식화 한 것이다. 시멘틱 그래프의 각각의 노

드들은 요소 간에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연결된다. 그림 2.가 

바로 관계의 시멘틱 그래프라 할 수 있다. 

시멘틱 그래프는 우선 관계의 분석 수준을 가장 큰 노드

로 하고, 시각화 고려요소는 삼각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관

계 측정 요소는 삼각형을 나타냈으며, 관계의 분석 요소와 

분석 지표는 원으로 나타내었다, 시멘틱 그래프를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

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의 관계요소 간의 연결에서는 

전체중심성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심성을 

산출할 수 있는 연결정도 역시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관

계 중에서 어떠한 요소가 중요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연결망을 분석할 때 분석의 흐름도 알 수 있다. 

 

 
그림 2. 관계의 시멘틱 그래프화 

 

예를 들어, 개인 수준의 관점으로 사회연결망을 분석하려

는 연구자는 중심성과 위세를 파악할 수 있다. 사이중심성을 

선택하면, 측정 요소로 내향 연결정도와 외향 연결정도가 연

결되고, 더불어 전체중심성과 지역중심성이 관련이 있음을 

시멘틱 그래프 상에서 알 수 있다. 시각화 고려 요소도 연결

하여 사회연결망을 시각화할 때, 어떤 요인은 어떠한 시각화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연결 지었다.  

 

4.2 시멘틱 그래프 기반 연결망 시각화 구조 

시멘틱 그래프와 시각화를 연결하여 관계의 성격을 적합하

게 시각화할 수 있는 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3. 시멘틱 그래프 기반 연결망 시각화 추출기법 개념도 
 

시멘틱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여 연결망을 시각화하기 위

한 개념도는 그림 3.과 같다. 시멘틱 그래프를 형성하기 위해

서 우선 전처리 과정에서 온톨로지에 관한 상세화가 필요하

다. 연결망 관계는 도메인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관계의 요소

를 분류하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관계의 요소 간의 연결성

을 찾을 수 있으며, 3.4 장에서와 같이 관계의 분석 수준별로 

관계의 요소를 분류, 구성할 수 있다. 각 관계 간의 연결을 

지어 네트워크 형태의 시멘틱 그래프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

성된 시멘틱 그래프는 사회연결망을 분석하는 데 있어 기준

이 되는 흐름을 제시하고, 파악해야 할 관계의 분석요소들을 

연구자에게 제시한다.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산출된 관

계 측정 요소와 관계 분석 요소는 시멘틱 그래프에 연결된 

시각화 고려 요소와 더불어 연결망의 특징이 되는 관계를 적

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각화에 적용된다. 시각화 단계에서

는 시멘틱 그래프에서 얻어진 시각화 고려사항을 통해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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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망의 레이아웃을 설정하고,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얻

어진 중요한 분석 요소를 최적합하게 보여주는 시각화 기술

을 선정할 수 있다. 더불어 적절한 인터랙션도 연결망 시각

화 적용 단계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림 4. 사회연결망 분석, 연결망 시각화, 시멘틱 그래프의  

삼각 구조 

 

그림 4.는 사회연결망을 시각화할 때, 시멘틱 그래프와 사

회연결망 분석, 그리고 시각화가 어떠한 구조로 상호작용하

는 지를 보여준다.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산출되는 관계의 측

정 요소는 시각화에 커다란 틀을 제공한다. 분석 단계에서 

연구자의 관점인 분석 수준을 통해 시멘틱 그래프에서 관계

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인지를 분석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분석 지표를 세분화한 분석 요소는 시각

화에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 4.를 보면 

사회연결망을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작업이 1차원적인 선형 

구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연결망 분석과 시각화가 분리되

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측정 요소를 

통해서 시각화의 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시각화 상황은 관

계 분석의 지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작용적인 2

차원 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관계의 시멘틱 그래프

는 적합한 분석과 최적의 시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제안될 

수 있다. 시멘틱 그래프에서 구축된 관계 요소간의 연결은 

사회연결망 분석에는 용이하고 편리함을 주고, 시각화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택을 유도한다.  

 

4.2 연결망 시각화 그래프 

사회연결망에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구축한 시멘틱 

그래프는 관계의 파악에서 나아가서 다양한 연결망 시각화 

기술과 연결할 수 있다. 시각화와 영향력 시멘틱 그래프와의 

연결을 통해 사회연결망을 시각화 할 때, 연구자가 전달하고

자 하는 개체의 영향력에 가장 적합한 시각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연결망 시각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노드와 링크

이다. 대부분의 노드와 링크의 레이아웃은 노드의 위치에 초

점을 맞추고 최적의 자리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

계의 측정 요소에서 파악했던 시각화 고려 사항을 통해 적절

한 레이아웃의 기본 틀을 확인할 수 있다. 노드와 링크로 표

현하는 네트워크의 레이아웃이 가진 혼란스러움과 떨어지는 

노드의 가독성, 인지 오류 등은 관계의 측정 요소의 산출과 

더불어 기본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사회연결망의 시각화에는 

일반적으로 노드의 개수, 노드의 연결 정도와 경로 거리, 네

트워크 흐름, 그래프 관계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를 기반으

로 한다.[12] 이는 영향력을 판별할 수 있는 관계의 분석 요

소로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각화 기술이 필요하다. 전

체 관점과 세부 관점, 줌-인/아웃 기능, 여과 기능, 관계의 

능동적 표현, 개체 분류화, 다양한 물리적 조작 등을 적절하

게 사용한다면 관계의 이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14] 앞서 언급되었지만, 이러한 시각화 기술의 선택

은 연구자의 주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회연결망의 영향력 

시멘틱 그래프에서 확장하여 연결망 시각화 시멘틱 그래프를 

형성할 수 있다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각화 기술의 선택

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5. 연결망 시각화를 위한 정보 모델 

 

6. 결론

본 연구는 두 가지 결과를 제시한다. 하나는 사회연결망에

서 개체의 영향력을 시각화할 때 관계를 분석하여 요소를 추

출하고 분류하고, 관계의 요소 간의 연결을 구조화하였다. 이

는 시멘틱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되며, 앞으로 사회연결망 시

각화에 있어 관계의 요소 분석 및 연결에 있어 부분적인 틀

이 될 수 있다. 연구자가 파악하고자 하는 관계의 요소를 그

래프 상에서 쉽게 알 수 있으며 관련이 있는 다른 요소들까

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온톨로지의 개념을 적

용한 시멘틱 그래프의 사용 가능성 확인이다. 시멘틱 그래프

의 적용 범위를 연결망 내의 관계 요소의 구조에서 확장하여 

관계의 개념 구조화와 연결망 시각화 기술과의 연계를 시도

해 볼 수 있다. 시각화로 범위를 확장한 시멘틱 그래프는 연

구자에게 관계의 성격에 주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시멘틱 그래프는 충분히 연구 가치가 있

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현재 여러 분야에

서 다양한 도메인 온톨로지와 프로세스 온톨로지가 만들어지

고 있으며, 가능성을 찾고 있다. 시멘틱 그래프는 온톨로지의 

특징인 특정분야의 지식 그래프의 재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적절한 연결망 시각화 시멘틱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다면 정보를 네트워크로 표현하는 분야에서 두루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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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이다.  

향후 사회연결망의 영향력 시멘틱 그래프를 좀 더 정교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였

으므로, 앞으로는 실질적 접근이 가능한 연구가 필요하다. 영

향력에 한정된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사회연결망과 연결망 

시각화 분야로 확장, 적용하는 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멘틱 그래프의 온톨로지 구축은 객관화된 기준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정교화 작업과 전문가 감수 과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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