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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련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 연구동향을 악하고 련 시사

 도출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2018년 국가연구개발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으며, 주요 기  

통계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련 연구개발은 기 단

계, 개발단계를 심으로 연구가 진행 이며, 학과 소기업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련 분야는 스마트팜, 헬스 어 분야에 활용하기 한 연구를 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해서는 빅데이터

가 반드시 필요하며, 개인 식별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과 단순 R&D 활동이 아닌 기술

사업화가 이루어 지기 한  주기 지원이 필요하며, 용 분야를 확 할 필요가 있다는 을 주장하 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provide strategic suggestions by analyzing technology trends related to big data,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is end,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2018 national R&D information, and major basic 

analysis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big data,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ing conducted by focusing on the basic and development stages, and it 

was found that universities and SMEs have a high propor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language network 

analysis, it is judged that the related fields are mainly research for use in the smart farm and healthcare field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first, big data is essential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ersonal identification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more actively. Second, they argued that full-cycle support is needed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not simple R&D activities, and the need to expand application fields.

키워드

AI, Bigdata, IoT, Network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Ⅰ. 서 론

최근 4차 산업 명을 필두로 하여 차세  산업 동

력을 찾는데 범국가 으로 몰두하고 있다. 이 4차 산

업 명의 핵심은 결국 IoT,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

능기술의 융합으로 산업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더 효율 이고 자동화된 생산 공정을 만들 수 

있는지에 을 두고 있다. IoT를 활용한 데이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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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장 그리

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분석, 분류, 측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1]. 최근 정부는 이

러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분야를 디지털 뉴딜 정

책의 한 축으로 삼고 육성 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

히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랫폼 센터 

구축,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IoT AI 기반 신 데이

터  구축 등을 극 추진하고 있다. 학술 으로도 신

경망 인식, 센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리스트를 심으

로 주요 키워드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련 공유된 의미를 악하 다. 과학기술 

정책이란 언어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실제 연구개발 

추진에 있어 다양한 연구주제를 주요 키워드로서 자

신들의 주요 연구내용을 공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키워드는 네트워크의 형태로서 시각화가 가능

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표면에 드러난 의미 

악 뿐만 아니라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 악이 가

능하다. 언어구조를 공간 으로 표시함에 따라, 키워

드에 나타난 주요 개념과 다른 개념과의 계를 악 

가능한 것이다.

이를 해, 본 논문 Ⅱ장에서는 주요 분석방법론으

로 네트워크 분석 방법과 VOSVIEWER에 한 소개, 

Ⅲ장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 Ⅳ장  Ⅴ장에서는 분석 

결과 검토  결론을 도출하 다.

Ⅱ. 분석 방법론

2.1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분야 연구 

트 드를 분석하기 해 언어네트워크 방법을 활용하

다. 일반 으로 네트워크 분석은 각 노드들 사이에 

맺고 있는 ‘ 계’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검토한다[4]. 

사회네트워크  시각에서 메시지의 내용분석을 함에 

있어서 요한 요소는 핵심 단어간 의미론  연 이

다. 최근 들어 텍스트에 기반한 양  내용분석의 새로

운 유형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에 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이란 텍스트에 출 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계를 링크로 구성된 네트워크

를 해석하는 분석기법이다[5]. 이는 언어와 지식은 단

어사이의 계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즉,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사회네트워크 분

석 기법과 텍스트 분석을 복합 으로 연계함으로써 

특정연구 분야  상에 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

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6].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을 연구한 국내 

연구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표 인 연구로는 이명

박 정부와 노무  정부의 정권 기 통령 연설문을 

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다. 한, 새

마을운동 정책을 분석하 고, 여성 정책을 분석한 바 

있다. 한, 뉴스사이트에서 방통 융합환경에서의 주

수 정책 이슈를 분석한 사례도 있다[7].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한 연구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연구에 용한 사례가 거의 무하므로 

과학기술 정책 분석에 새로운 방법론을 용한 것에 

의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지표 에서 융합 지수를 

활용하여 얼마나 다양한 키워드가 융합되고 있는지에 

해 분석을 수행하 다. 융합과 련된 지표는 많은 

연구가 진행 이며, 특히 네트워크 지표(연계 심성 

기반),  지표(Shannon Entropy, Jini Index), 그리

고 최근 Rao-Stirling 지수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Shannon Entropy와 Jini Index는 의 인용 통계 

 색인 인용에 해 동시발생 행렬을 사용하여 측정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Jini Index는 각 노드

에서의 불순도(impurity) 는 다양도(diversity)를 측

정하는 척도  하나로서 식(1)과 같이 정의한다

[8-9].

   
 





                    (1)

여기서 n은 체노드개수 nj는 해당 노드 개수이

다.

2.2 VOSVIEWER

VOSviewer는 Eck and Waltman(2010)에 의해 개

발된 소 트웨어로 주로 네트워크를 맵형태로 구 하

기 해 개발되었다. VOSviewer는 다양한 계에 

해 동시 발생행렬표를 구 하고, 이를 통해 맵을 구

한다. VOSviewer 구 은 3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

째 단계는 동시 발생행렬표를 기반으로 카테고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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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를 계산한다. 유사도 계산에 사용된 

Association strength 식은 식 (2)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Cij는 i와 j간 발생 회수를 의미하며, Cii와 

Cjj는 각각 i와 j의 발생회수를 의미한다. 한 m은 

체 모수를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계산된 유사도를 

기반으로 맵을 구 한다. 즉 유사도가 높은 계는 맵

상에서 인 하며, 유사도가 낮은 계는 멀리 떨어져 

있다. 마지막 단계는 노드들을 클러스터링하고 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10].

Ⅲ. 국가 연구개발 분석 결과

3.1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통계 분석결과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분야 2018년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한 연구수행주체는 주로 소기업과 학

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t : Number, %]

그림 1.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 주체 비

Fig. 1 Ratio of subjects performing national R&D 
projects in the fields of big data,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단계는 기

연구와 개발연구를 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Unit : Number, %]

그림 2.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단계 비

Fig. 2 Ratio research and development stages of 
national R&D projects in the fields of big data,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분야 경제사회목 별로는 

산업생산  기술에 용하기 한 연구가 가장 활발

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t : Number]

그림 3.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경제사회목 별 과제 수

Fig. 3 Number of projects by economic and social 
purpose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the fields of big data,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분야 연구수행 기  상  

5개 지역을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 자통신

연구원, 서울 학교가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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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Number]

그림 4.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 기  상  5개 기
Fig. 4 Top 5 institutions for national R&D projects in 
the fields of big data,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분야 수행 형식은 부분 

자유 공모 형식으로 정부 사업을 발주하여 련 연구

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t : Number, %]

그림 5.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방식 비

Fig. 5 Ratio of national R&D projects in the fields of 
big data,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분야 연구기  유형별 공

동연구는 학과 공동연구를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과도 공동연구를 상 으로 활발히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t : %]

그림 6.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 비

Fig. 6 Share of joint research on national R&D 
projects in the fields of big data,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3.2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네트워크 분석 결과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키워드 빈도 수 분석 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키워

드가 가장 많은 빈도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심으로 한 딥러닝, 기계학습, 머신러닝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nit : Number]

그림 7.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상  10  키워드 빈도 수

Fig. 7 Frequency of the top 10 keywords for national 
R&D projects in the fields of big data,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키워드 네트워크 상에서 빈도수가 높은 상  5개 

키워드에 해 jini index값을 분석한 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련 키워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련 키워드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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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림 8.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분야 상  5개 

키워드에 한 jini index 값

Fig. 8 Jini index value for the top 5 keywords in the 
fields of big data,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연 맵 상에서 빅데이터 키워드와 유사도가 높은 

상  5개 키워드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스마트팜이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과 유사도가 

높은 키워드 역시, 빅데이터이며, 이외에 딥러닝, 쳇  

등 의료 서비스 분야에에 한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빅데이터 련 키워드 상  5  pearson 

상 계수 값

Fig. 9 Top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values for 
big data related keywords

그림 10. 인공지능 련 키워드 상  5  pearson 

상 계수 값

Fig. 10 Top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valu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ed keywords

3.3 VOSVIEWER 분석 결과

그림 11은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분야 국가연구개

발사업 키워드간 연 맵을 구 한 것이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련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인

공지능을 연계하기 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 이

며, 세부 으로 딥러닝, 인공신경망, 데이터 베이스 등 빅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상용화를 한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이를 활용하는 분야에 있

어서는 스마트팜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용하기 

한 연구와 반려동물 어를 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하기 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 인 것으로 나타

났다. 사물인터넷 분야의 경우 헬스 어 분야에 용하기 

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 이며, 이를 한 빅데이

터 분석 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를 활성화하기 해

서는 데이터 보완 문제가 요한 이슈이며, 이를 한 비

식별화 련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1.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키워드 연 맵

Fig. 11 Big data, IoT,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national 
R&D project keyword relate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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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검토

본 연구에서는 2018년에 추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련 추진 사업에 해 

기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련 동향을 분석

하 다.

분석 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련 기술은 

정부에서 자유 공모 형식으로 주로 기 연구와 개발

연구를 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 에 있으며, 기

연구의 경우 학을 심으로, 개발연구의 경우 소

기업을 심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연구기 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

자통신연구원 등 출연연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규모 면에서는 소기업이 활발히 연구를 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가연구개발 상

에서 공동연구는 소기업과 학을 심으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련 연구개발 키워드를 분

석한 결과, 가장 빈도 수가 높은 키워드는 빅데이터, 인

공지능을 제외하면 딥러닝, 클라우드, ICT, 스마트팜 등

이며, 이는 련 연구가 가장 활발히 용되는 분야는 

스마트 팜이다. 키워드 간 연 맵에 해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융합한 연구와  스마트팜 등 농

업 분야에 이를 용하기 한 연구와 반려동물 련 

산업에 있어 IoT 기술을 목한 연구 그리고 헬스 어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에는 스마트팜 련 기술과 연

성이 높으며, 빅데이터 분야의 경우, 쳇  등 헬스 어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특히 쳇  분

야의 경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연구성

과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단된다. 

키워드 간 유사도를 분석한 결과에 있어 가장 큰 특

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련 연구에서 인공지능에서

는 빅데이터가, 빅데이터에서는 인공지능 키워드의 연

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다. 이는 빅

데이터가 없는 인공지능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인공지능은 수십년 동안 존재해 왔지만, 인공지능의 

원재료인 데이터가 폭발 으로 증가함에 따라 엄청난 

속도로 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Ⅴ. 결론

이러한 분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언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공지능 련 연구 

추진에 있어 빅데이터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추진하기 해서는 개인 식별화에 한 연구가 더

욱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 최근 

통과된 데이터 3법을 기 으로 이를 더욱 가속화하여 

연구를 집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련 연구에 있어 

기 연구는 학에서, 개발연구 부분은 소기업에서 

집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과 소기업 간 공동연구

를 통해 단순히 R&D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사업

화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기 지원방안이 필요

하다. 세 번째로, 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팜 등 농

업분야 이외에도 헬스 어 분야 등 공공 분야에서 용

이 가능한 분야로 과제 지원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엄청난 데이터를 모으기 해서는 정부에서 추

진하는 신 데이터  구축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을 심

으로 련 산업을 직 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

이터, 인공지능  IoT 분야 연구 동향을 악하 다는 

과 데이터 기반 련 R&D 육성방향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20년 본격 으로 추진되

기 시작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른 정부정책을 반 하

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2020년 데이터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를 추가 으로 

분석하여, 련 분야 동향을 확인하고 해당 략을 조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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