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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unkeun Bae / Nari Y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regional mobility 

network in South Korea before and after COVID-19. South Korea has been experiencing 

a decline in population not only in the overall population, but also by region, which has 

become a major social problem. Under these circumstances, interregional travel can 

contribute to revitalizing local econom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exploring various 

policies to increase the number of visitors.

This study uses social, economic, tourism infrastructure, and public relations variables 

as factors that can explain interregional travel networks in South Korea, and utilizes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In addition, to consider the COVID-19 pandemic as a 

variable that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nterregional travel networks in recent 

years, the study compares the pre- and post-COVID-19 periods in 2019 and 2021.

We find that the use of social media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is very 

useful in explaining interregional travel network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we find 

that social media is more useful than traditional tourism infrastructure in explaining 

intraregional visitor flows. While i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to expand 

traditional tourism infrastructure, they need to better utilize social media as a medium to 

communicate this effectively.

Keywords: Inter-regional mobility, social network analysis, local government, in &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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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은 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주목

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는 지역 간 연결성을 통해 관광 산업을 촉진하고 지

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다양한 지역 간 교통 인프라를 포함하며 관광지 

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상생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요일

제 공휴일이나 주4일 근무제 등 제도의 도입 논의 역시 지역 간 이동성 강화 및 이를 통한 내수 경제

의 활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존 우리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 패턴과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 방문자 수 증가를 위한 정책이나 지원 

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최근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된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째, 인구의 감소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총인구 5,18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1년부터 인

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2024년 기준 

소멸위험지역1)은 121개로, 전체 시군구의 53.1%에 달한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가 인구의 이동과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Khan et al.(2020)은 다양한 요인 중 인구의 감소가 관

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바 있다. Zanini(2017)는 칸나레지오 지역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관광 유산의 관리 및 관광 압력과 인구 감소 간 상관관계, 인구 감소가 지역 생활에 미

치는 영향, 그리고 이들의 메커니즘을 탐구하였다.

둘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2분기 말 국가채

무와 가계신용은 총 3,042조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명목 GDP의 127% 수준이다. 이외에

도 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지수, 금리 등이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Khan et 

al.(2016)은 경제적 위기가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광의 구조 및 상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입안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한, Jamal et al.(2024)는 국가/지역적 맥락에 비추어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COVID-19 기간 동안 여행 빈도를 줄일 가능성이 더 높거나, 줄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Aaditya & Rahul, 2021; Mayo et al., 2021; Pawar et al., 2021). 이는 경제적 요소 중 소득이 여행

자 수와 빈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셋째, 최근 국내외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 

COVID-19 팬데믹을 빼놓을 수 없다. Kumar et al.(2024)은 COVID-19 팬데믹이 사람들의 이동과 

관광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관광 부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제시하였다. 팬데믹 이후 장기적인 위

기의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많은 정부의 정책이 재정의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Gunter et 

al.(2024)은 팬데믹에 따른 봉쇄 조치로 시행된 이동 제한 정책이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 소멸위험지수(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비율) 0.5 미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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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수요는 지속 가능한 회복의 약한 조짐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관광 산업의 중기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며, 향후 관광 및 레저 산업의 발전을 예측한 연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COVID-19 발생 이전(2019년)과 이후(2021년) 한국의 

지역 간 네트워크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 COVID-19이 우리 국민들의 

여가 시간, 이동과 소비 네트워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한다. 국내 관광 네트워크 전반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간 상호작용에 대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 중에서도, 지역 간 이동 방문자 수를 기반으로, 내향 중앙

성(In-Degree Centrality) 및 외향 중앙성(Out-Degree Centrality)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내향 중앙성 지표는 네트워크 내 매력 있는 방문지역을 식별하는 데 유용하다. 해당 지역은 주로 문

화적, 역사적, 또는 자연적 매력을 통해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관광 인프

라 개발이나 주요 투자 대상을 식별할 수 있다. 외향 중앙성 지표는 방문자의 이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내･외향 중앙성 분석은 한국의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의 패턴을 분석하는 효율

적인 도구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핵심 방문지 식별, 방문자 행동 이해,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을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지역별 중앙성과 다차

원적인 사회경제적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지역 간 경쟁력 및 발전 잠재력 평가가 가능하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 인프라 개선, 지역 홍보 마케팅 전략 강화, 지역 개발 및 투자 결정 등 

지역 내 방문자 유입 증대를 위한 전략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지자체의 발전, 지역의 지

속가능한 발전, 재정의 확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이 주목해야 하는 정보라 하겠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였으

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을 정립하였다. 이후,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데이터 및 연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다루고 있으

며,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먼저, 인구 변화의 측면에서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

다. Zanini(2017)는 이탈리아 베니스를 대상으로 관광 압력과 인구 감소 현상 사이의 상관관계, 인

구 감소가 지역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지역 주민, 국제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베니스의 관광 압력과 인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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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이에 직･간접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관

광 비즈니스의 다각화를 촉진함으로써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

함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Khan et al.(2020)은 2차 데이터 및 18개의 기사를 활용하여 관광 산업에 긍정

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광 산업은 세계 경제의 성장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광객 수, 교육, 소득 수준, 다양한 언어 및 호텔 요금, 

세계의 다양한 상품의 가격 수준 등은 장･단기적으로 관광 산업 네트워크에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Hong et al.(2015)은 시장 경

쟁의 강도가 계층적 관광 목적지 네트워크(NTD)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장 경쟁

의 강도 측정을 위해 저자는 한 관광 목적지가 다른 목적지와 더 많은 연결 고리를 가질수록 관광 

흐름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2단계 게임 모델을 구축하였다. 

COVID-19 팬데믹 효과가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 및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Kumar et al.(2024)은 COVID-19로 인한 여행 제한 및 봉쇄 조치, 경제적 충격이 관광 산업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해외 관광객의 감소는 소득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소규모 관광 

사업체와 일용직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COVID-19 

팬데믹이 특정 지역의 관광 산업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향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Jeon(2021)은 COVID-19 발생 전후 한국의 강원

도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탐색하였다. 관광객들은 여행할수록 지역 내 

이동에 집중하고, 이동 경로를 단순화한다는 결론과 더불어 관광 수요가 COVID-19 이전 밀집도가 

낮았던 해변으로 집중된 점을 확인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방향성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가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의 사용 증가와 함께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 연

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목적지의 온라인 리뷰, 관광 블로그 커뮤니티 

및 공식 뉴스 등 관광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관광 네트워크 연구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Van der Zee and Bertocchi 2018; Yang 2018). Park et al.(2016)은 페이스북 시스템 내, 한국 지자

체에서 관리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관광 생태계 간 상호 연결을 확인하였다.

이외에, Lado et al.(2019)는 호텔의 특성 중 점유율 수준 및 시장 집중도가 방문 목적지 간 중요

성, 효율성 측면에서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Seok et al.(2021)의 연구에

서는 국가별 인구 및 GDP가 내향 및 외향, Eigenvector 중앙성과 상관관계가 높으며, 주요한 변수

임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Yang et al.(2022)은 공간적 상관관계 네트워크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

며 교통 수준, 재정 발전, 정부의 거시적 통제 등의 요인은 관광 네트워크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최근 연구자들은 지역 내 방문을 관리하거나, 목적지 관련 마케팅, 온라인 관광 정보의 네트워크를 

조사하기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사용하였다(Lee et al., 2013; Feng et al., 2013). 관광 연구에서 사



COVID-19 전후 우리나라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의 특성 분석   149

용되는 다른 방법과 비교 시,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 정보 또는 구조적 유대 사

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Casanueva et al., 2016). 지역 간 이동에서 네트워크의 개념은 일련의 비즈

니스 및 개인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연결망 분석은 관계의 개념화, 분석, 시각화가 가능함에 

따라 관광 분석에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된다(Gonzalez et al., 2015). Guo et al.(2015)은 관광 목적지 

네트워크 측면에서, 중국에 방문하는 월별 입국 관광객 흐름의 변동 패턴을 복잡 네트워크 접근법을 

통해 모델링 및 분석하였다. 네트워크의 경우 노드는 월, 링크는 입국 관광객의 흐름, 링크의 가중치

는 월별 관광객 수로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월별 관광객 흐름에서 계절적인 패턴 발견 및 과거의 입

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관광객 수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복잡 네트워크 분석이 관광 흐름의 동적 패턴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함

으로써, 관광 산업 관련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COVID-19 이전 시점(2019년), 그리고 팬데믹에 적응하고 대응하던 시기(2021년)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COVID-19 이후 국내

외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뉴노멀이 등장했는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COVID-19에 직면하고 적응하던 시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COVID-19 이

전과 COVID-19 당시 우리나라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국내 관광 네

트워크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이동 네트워

크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탐색을 시도한다. 전술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팬데믹 이전, 그리고 팬

데믹 시기에 지역별 사회, 경제, 관광인프라, 홍보 변수 중, 한국 관광 네트워크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데이터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의 17개 광역시도 내 250개 시군구로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의 

경우, 2020년 1월 COVID-19 국내 첫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COVID-19 직전 시기인 2019년과 

COVID-19가 진행 중이었던 2021년을 분석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데이터의 분석은 UCINET, 시각

화는 사회연결망 분석에 자주 쓰이는 GEPHI를 활용하였다.

네트워크 데이터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 목적을 고려하여 노드(Node)는 국내 250개 시군구, 노

드 간 연결(Link)은 첫째, 지역 간 관광객 이동 수(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링크(1)). 둘째, 

이동량에 지자체 거주 인원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링크(1) /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인구’

를 링크(2)로 설정하였다. 셋째, ‘링크(1) /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관광객 이동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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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수)’을 링크(3)으로 추가함으로써, 지역별 유출 인원을 통제하여 특정 지역의 유입 패턴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링크를 다양하게 두어, 인구 이동 지표 관련 통제함으로써 방문 목적

의 이동 행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최종적으로 2개년(2019년, 2021년) × 3개 연결

을 고려하여 6개의 국내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네트워크 데이터 설명

번호 내용 단위 정의 및 유의사항

1 노드 국내 17개 광역시도 내 250개 시군구 ▷ 한국관광공사 '관광빅데이터 분석 가이드라
인 수립 연구'에 의거 방문자 이동행태 분석

▷ 방문자는 일상생활권(거주, 통근, 통학 등)을 
벗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 장소(분석 대
상 공간)에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 
정의함

 - 해당 데이터는 이동통신데이터를 원천으로 
하고 있으므로, 방문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
하는 것은 불가능

 - ‘일정시간 이상’은 해당 지자체 내, 특정 기지
국에 30분 이상 체류함을 의미

2

링크 1 지역 간 관광객 이동수(방문자 수)

링크 2
지역 간 관광객 이동수(방문자 수) ÷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인구*

링크 3
지역 간 관광객 이동수(방문자 수) ÷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관광객 
이동수의 합(방문자 수)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및 KOSIS* 활용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된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해당 변

수들은 지역별 방문자 및 방문자 수 이동 네트워크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지자체의 관광 정책 및 홍보 전략 수립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사회, 경제, 관광인프라, 홍보의 4가지 변수로 구분 및 6개의 주요 변수를 설

정 및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 변수의 조작화

번호 구분 변수 정의

1 사회 주민등록인구*
▷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구로 거주자, 거주불명

자 및 재외국민

2 경제
지역별내국인지출 

(천 원)**

▷ 지역별 관광소비액
 - (작성체계) 신용카드사 → 한국관광공사
 - 특정 신용카드사 이용고객의 소비액만 분석

3

관광
인프라

지역별관광지수**
▷ 테마 기준으로 선정한 관광지 유형
 - 선정된 모든 관광지가 검색 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관광데이터랩에

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관광지만 표출

4 지역별숙박시설***
펜션, 호텔, 게스트하우스, 캠핑 등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정보
(관광숙박업) 관광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및 음식, 운동, 오락 등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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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OSIS, ** 한국관광데이터랩, *** 지방행정 인허가 정보

관광 인프라 변수 중 지역별 숙박시설은 (1) 분석시점(2019년, 2021년)에 따른 휴･폐업 등의 현

황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추가 정제하였으며, (2) 8개의 숙박 유형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 및 목적이 내국인의 이동 행태를 파악하는 데 있음에 따라 제외하여 합산 후 활용

하였다. 다만, <표 2>의 변수 중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는 해당 활동이나 현황을 

전수 집계한 자료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으나, 각 변수의 추세 확인 및 지역 간 비교에 유용한 변수

로서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1) 사회연결망 분석

Wasserman & Faust(1994)는 네트워크 내 노드 간  사이에 관계의 유무를 1과 0의 이분법

(Binary) 형태의 인접 행렬(Adjacency Matrix)로 나타내며, 이는 완전 연결망(Complete Network)

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제공하는 업소정보
(관광펜션업) 숙박시설을 운영하며,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

설을 갖추어 제공하는 업소정보
(농어촌민박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

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
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업소정보

(숙박업) 여관, 여인숙, 호텔 등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정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도시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
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
를 체험 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업소정보

(일반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업소정보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업소정보

(한옥체험업)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한옥에 숙박 체험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업소
정보

5

홍보

해당 지역의 
SNS 언급량**

▷ 소셜미디어에서 관광 관련으로 해당 지역을 언급한 언급량 추이
 - (대상 채널)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뉴스 및 국내 주요 커뮤니티
 - (활용데이터) 소셜미디어 데이터 (주)RSN

6
해당 지역의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 지자체별, 목적지 유형별 목적지 검색량
 - (작성체계) 티맵 모빌리티 → 한국관광공사
 - (분석대상) Tmap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목적지를 조회하고 100m & 

1분 이상 이동한 행위에 대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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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형태이다. n개의 노드 사이에 상호작용의 유무에 따라 와 의 관계를 이분법으로, 또는 관

계의 강도를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250개 시･군･구는 노드이며, 두 지역 간 연결(링크)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

역으로의 관광객 교환을 포함한다(Seok et al., 2021). 여기서, (1) 는 노드 의 중심성이며, 는 

인접 행렬의  의 항목이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구조의 측정값은 방향성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지점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Ahuja and Carley, 1998).

 


 (1)

2)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Correlation)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유용한 통계적 도구로, 주

로 관계탐구, 예측, 인과관계추정, 변수선택 등 상황에서 사용된다. 보통 피어슨 상관계수(Pea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   
(2)

･   변수와의 피어슨 상관계수
･      각각 번째 데이터 포인트의 값
･  ,    와의 평균 값

피어슨 상관계수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 -1에 가까울수

록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0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3) 연결 중앙성(Degree Centrality) 분석

연결의 정도(Degree)는 지역중앙성(Local Centrality)를 측정하는 좋은 지표로, 연결된 노드수를 

의미한다(Freeman, 1979). 방향이 있는 그래프에서 노드로 오는 방향의 연결은 내향 연결 중앙성

(In-Degree Centrality), 그 노드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의 연결들에 대해서는 외향 연결 중앙성

(Out-Degree Centrality)으로 부른다(김용학･김영진, 2016). 또한, 연결 정도 자체를 중앙성의 척

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비대칭(Asymmetry) 네트워크의 경우 외향 연결 정도(3)는 행위자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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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행위자들 로 가는 관계의 수이다. 내향 연결 정도(4)는 연결망에서 행위자 가 다른 모

든 행위자들 로부터 받는 관계의 수이다.

 
  



   (3)

ln 
  



   (4)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기초통계

COVID-19 발생 전후 국내 지역 간 방문자 이동수의 합(유출과 유입) 비교 시, 2019년의 경우, 지

역 내 이동을 제외한 약 58억 9천 6백만 명의 방문자가 지역 간 이동(지역별 평균 약 95,742명)을 

하였다. 한편, 2021년에는 약 58억 명의 방문자가 지역 간 이동함에 따라, COVID-19로 인해 국내 

약 1억 명 수준(지역별 평균 약 93,175명)의 이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OVID-19 이전

과 비교하여 지역별 내국인 지출액(천 원)과 SNS 언급량은 감소한 반면, 지역별 숙박시설 및 내비게

이션 검색 건수는 증가하였다. 한국데이터랩에 등록된 지역별 관광지 수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

타났다.

<표 3> 연도별 기초통계 분석

연도 변수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2019년

주민등록인구 명 207,405 166,032 9,617 829,996

지역별 내국인 지출액 억 원 1,630 2,140 13 17,700

지역별 관광지
개수

29 22 2 203

지역별 숙박시설 207 261 2 2,706

해당 지역의 SNS 언급량
건수

283,586 1,274,246 33,424 2,984,687

해당 지역의 내비게이션 검색 1,072,812 1,150,087 11,444 6,909,412

2021년

주민등록인구 명 206,599 167,369 8,867 887,015

지역별 내국인 지출액 억 원 1,310 1,640 1,396,146 13,700

지역별 관광지
개수

29 22 2 203

지역별 숙박시설 241 335 2 3,653

해당 지역의 SNS 언급량
건수

222,755 233,731 39,974 2,232,844

해당 지역의 내비게이션 검색 1,491,894 1,599,164 21,689 11,2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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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네트워크 2021년 네트워크

 * 네트워크 내 링크는 색이 진해질수록, 노드 간 방문 목적의 이동자 수가 많음을 의미

<그림 1> 링크(1) 네트워크 시각화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경제･관광인프라･홍보 등 6개의 주요 변수, 그리고 내향 연결 중앙성

(In-Degree Centrality) 및 외향 연결 중앙성(Out-Degree Centrality)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관

광 네트워크와 상관성이 높은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변수는 총 8개로, (1) 내향 연결 중앙성, 

(2) 외향 연결 중앙성, (3) 지역별 관광지수, (4) 지역별 내국인 지출액, (5) 해당 지역의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6) 지역별 숙박시설, (7) SNS 언급량, (8) 주민등록인구로 설정하였으며, 결과 확인의 용

이성을 반영하여 표에는 변수명을 재정의하여 표기하였다.

네트워크 유형 간 또는 시점에 따른 네트워크의 노드 수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노드 수에 차이가 있는 네트워크 비교 시 노드 수 조정, 표준화된 지표 사용, 통계적 검정, 

다양한 네트워크 지표 간 비교, 시각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네트워크는 네

트워크 유형 및 시점에 따른 노드 수는 모두 동일함에 따라 상관관계 계수의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

네트워크(1)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내향 연결 중앙성과 외향 연결 중앙성 간 높

은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해당 지역들은 이동성이 활발한 지역으로, 방문자 유입만큼 유출도 

많은 지역이라 하겠다. 둘째, 네트워크(1)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관광지 

수나 호텔과 같은 전통적인 관광 인프라와 인구 유입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외향 연결 중앙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관광지 수와 호텔 수 간 음의 상관관

계가 확인된다. 다만, COVID-19 발생 이후, 감염의 우려로 소그룹 단위 캠핑 산업이 활성화되었음

을 고려하여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야영장업･자동차야영장업 시설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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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셋째, SNS 언급량 변수의 경우, COVID-19 발생 전후 다른 모든 변수들과 양의 상관관

계를 갖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방문지 수 및 호텔 등 전통적인 관광 

인프라와 내향 연결 중앙성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SNS 언급량은 최근 지

역 간 이동, 여가나 관광 패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는 점이 확인된다. 넷째, COVID-19 발생 

전후의 특징으로는, SNS 언급량 변수와 다른 변수 간 양의 상관관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GlobalWebIndex Report(2020)에 의하면, 팬데믹 동안 사람들은 물리적 접촉의 제한으로, SNS를 

통한 소통과 정보 교환의 빈도가 증가하였다(GlobalWebIndex Report, 2020). COVID-19 발생 이

후 SNS 언급 규모 자체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SNS 소통 및 정보 교환에 따른 효과로 방문자 수의 유

입이나 소비 등과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 네트워크(1)의 설명변수 및 내･외향 중앙성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

연도 변수
(1)

In-Degree
(2) 

Out-Degree
(3)

Tour Point
(4)

Expense
(5)

Search
(6)

Hotel
(7)

SNS
(8)

People

2019년

(1)
In-Degree

1.000

(2)
Out-Degree

0.741***
(0.000)

1.000

(3)
Tour Point

0.038
(0.550)

-0.173***
(0.009)

1.000

(4)
Expense

0.919***
(0.000)

0.621***
(0.000)

0.104
(0.102)

1.000

(5)
Search

0.689***
(0.000)

0.473***
(0.000)

0.491***
(0.000)

0.748***
(0.000)

1.000

(6)
Hotel

-0.024
(0.707)

-0.188***
(0.003)

0.827***
(0.000)

0.073
(0.249)

0.446***
(0.000)

1.000

(7)
SNS

0.715***
(0.000)

0.450***
(0.000)

0.383***
(0.000)

0.740***
(0.000)

0.724***
(0.000)

0.340***
(0.000)

1.000

(8)
People

0.645***
(0.000)

0.939***
(0.000)

-0.030
(0.639)

0.559***
(0.000)

0.530***
(0.000)

-0.038
(0.552)

0.442***
(0.000)

1.000

2021년

(1)
In-Degree

1.000

(2)
Out-Degree

0.775***
(0.000)

1.000

(3)
Tour Point

0.072
(0.260)

-0.162***
(0.010)

1.000

(4)
Expense

0.917***
(0.000)

0.625***
(0.000)

0.171***
(0.007)

1.000

(5)
Search

0.681***
(0.000)

0.485***
(0.000)

0.558***
(0.000)

0.740***
(0.000)

1.000

(6)
Hotel

0.002
(0.974)

-0.182***
(0.004)

0.822***
(0.000)

0.144**
(0.023)

0.517***
(0.000)

1.000

(7)
SNS

0.772***
(0.000)

0.481***
(0.000)

0.441***
(0.000)

0.795***
(0.000)

0.761***
(0.000)

0.387***
(0.000)

1.000

(8)
People

0.679***
(0.000)

0.934***
(0.000)

-0.020
(0.759)

0.570***
(0.000)

0.559***
(0.000)

-0.038
(0.554)

0.474***
(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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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2)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보았던 네트워크(1)의 경우, 각 지역

에 거주하는 인구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로, 절대적인 인구 규모가 이동량에 미치는 효과를 배제하

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네트워크(2)의 경우, 이를 고려한 분석 결과로 네트워크(1)과 비교하여 내

향 및 외향 연결 중앙성 간 상관관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네트워크(1)과 마

찬가지로 방문자 유입과 소비액, 내비게이션 탐색량, SNS 언급량 간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전통적인 관광 인프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내향 연결 중앙성과 소비액, 

내비게이션 탐색량, SNS 언급량 변수 간 상관관계가 외향 연결 중앙성과의 수치보다 훨씬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 네트워크(2)의 설명변수 및 내･외향 중앙성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

연도 변수
(1)

In-Degree
(2) 

Out-Degree
(3)

Tour Point
(4)

Expense
(5)

Search
(6)

Hotel
(7)

SNS
(8)

People

2019년

(1)
In-Degree

1.000

(2)
Out-Degree

0.486***
(0.000)

1.000

(3)
Tour Point

0.073
(0.0249)

-0.383
(0.000)

1.000

(4)
Expense

0.847***
(0.000)

0.451***
(0.000)

0.104
(0.102)

1.000

(5)
Search

0.668***
(0.000)

0.151**
(0.016)

0.491***
(0.000)

0.748***
(0.000)

1.000

(6)
Hotel

0.035
(0.577)

-0.343***
(0.000)

0.827***
(0.000)

0.073
(0.249)

0.446***
(0.000)

1.000

(7)
SNS

0.447***
(0.000)

0.132**
(0.037)

0.116*
(0.068)

0.568***
(0.000)

0.434***
(0.000)

0.067
(0.289)

1.000

(8)
People

0.633***
(0.000)

0,310***
(0.000)

-0.014
(0.832)

0.551***
(0.000)

0.548***
(0.000)

-0,033
(0.605)

0.206***
(0.001)

1.000

2021년

(1)
In-Degree

1.000

(2)
Out-Degree

0.477***
(0.000)

1.000

(3)
Tour Point

0.109*
(0.085)

-0.354***
(0.000)

1.000

(4)
Expense

0.854***
(0.000)

0.440***
(0.000)

0.171***
(0.007)

1.000

(5)
Search

0.655***
(0.000)

0.138**
(0.030)

0.558***
(0.000)

0.740***
(0.000)

1.000

(6)
Hotel

0.057
(0.372)

-0.308***
(0.000)

0.822***
(0.000)

0.144**
(0.023)

0.517***
(0.000)

1.000

(7)
SNS

0.732***
(0.000)

0.267***
(0.000)

0.441***
(0.000)

0.795***
(0.000)

0.761***
(0.000)

0.387***
(0.000)

1.000

(8)
People

0.676***
(0.000)

0.319***
(0.000)

-0.020
(0.759)

0.570***
(0.000)

0.559***
(0.000)

-0.038
(0.554)

0.474***
(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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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생 이후 방문자의 소비액 규모와 내향 연결 중앙성 간 상관관계는 다소 증가한 반

면, 외향 연결 중앙성 간 상관관계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앞서 본 연구의 기초통계에

서 COVID-19 발생 이후 지역별 방문자 소비액이 1,630억 원(2019년)에서 1,310억 원(2021년)으

로 감소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COVID-19의 경제적 충격에도(Kumar et al., 2024), 내향 연결 중

앙성과 소비액 간 상관관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또한, COVID-19 발생 이후 SNS 언급량은 내향 연결 중앙성 및 외향 연결 중앙성과 상관관계가 

모두 강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SNS 언급량 자체는 COVID-19 이후 2019년 283,586건에서 

222,755건으로 감소하였다. SNS 언급량의 전체 규모가 줄었음에도 내향 및 외향 연결 중앙성과 상

관관계가 높아졌다는 분석 결과는, SNS 언급량과 이동량 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추가적으로, COVID-19 발생 이후 내비게이션 검색량은 2019년 평균 1,072,812건에서 2021년 

1,491,894건으로 증가하였으나, 내향 및 외향 연결 중앙성과 상관관계는 다소 감소하였다. 내비게

이션 검색량의 증가는 COVID-19 감염 위험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동성과 관계를 

고려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COVID-19 시기에 지역 간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간 

이동, 혹은 근거리 이동이 증가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네트워크(3)의 경우, 지역 내 유출 규모를 통제한 분석 결과로 방문자 유입, 특히 기존 분석 결과

보다 장시간 체류한 방문자의 이동 패턴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 분석 결과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

는 변수는 전통적 관광 인프라로 볼 수 있는 방문지 수와 호텔 수이다. 이들 변수는 기존 네트워크 

분석 결과 내향 연결 중앙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본 모형에서 분석 결

과 내향 연결 중앙성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관계는 COVID-19 이후 더욱 강

화되었다. 호텔 수가 많은 지역은 관광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호텔 옵션과 가격대가 있는 객실들은 방문객들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은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호텔 객실 수가 많은 지역은 보통 관광 산업에 매우 활성화된 지역일 가능성이 높으

며, 이는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지도가 높은 지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호텔 객실 수가 많은 지역은 브랜딩 및 인지도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게 되어 타 지역 대비 

많은 방문객 유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내향 연결 중앙성 순위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3) 분석결과 내향 연결 중앙성이 가장 높은 20개 시군구 중 전주시 완산구, 전남 목

포시, 제주시, 경남 진주시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시군구는 네트워크(1), (2) 분석결과 상위 순위에 

포함되지 못했던 지역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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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네트워크(3)의 설명변수 및 내･외향 중앙성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

연도 변수
(1)

In-Degree
(3)

Tour Point
(4)

Expense
(5)

Search
(6)

Hotel
(7)

SNS
(8)

People

2019년

(1)
In-Degree

1.000

(2)
Out-Degree

0.132**
(0.038)

1.000

(3)
Tour Point

0.780***
(0.000)

0.104
(0.102)

1.000

(4)
Expense

0.656***
(0.000)

0.491***
(0.000)

0.748***
(0.000)

1.000

(5)
Search

0.107*
(0.093)

0.827***
(0.000)

0.073
(0.249)

0.446***
(0.000)

1.000

(6)
Hotel

0.633***
(0.000)

0.383***
(0.000)

0.740***
(0.000)

0.724***
(0.000)

0.340***
(0.000)

1.000

(7)
SNS

0.633***
(0.000)

-0.030
(0.639)

0.559***
(0.000)

0.530***
(0.000)

-0.038
(0.552)

0.442***
(0.000)

1.000

(8)
People

(1)
In-Degree

1.000

(3)
Tour Point

0.169***
(0.008)

1.000

(4)
Expense

0.773***
(0.000)

0.171***
(0.007)

1.000

(5)
Search

0.634***
(0.000)

0.558***
(0.000)

0.740***
(0.000)

1.000

(6)
Hotel

0.127**
(0.044)

0.822***
(0.000)

0.144**
(0.023)

0.517***
(0.000)

1.000

(7)
SNS

0.680***
(0.000)

0.441***
(0.000)

0.795***
(0.000)

0.761***
(0.000)

0.387***
(0.000)

1.000

(8)
People

0.660***
(0.000)

-0.020
(0.759)

0.570***
(0.000)

0.559***
(0.000)

-0.038
(0.554)

0.474***
(0.000)

1.000

네트워크(1), (2), (3)과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간 패턴 분석 결과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소비액과 내비게이션 검색, SNS 언급 규모는 내향 연결 중앙성 및 외향 연결 중앙성과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다만, 내향 연결 중앙성과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해당 변수들이 지역 내 방문자 패턴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이동 패턴을 설명함에 있어, 관광지 수나 호텔 수와 같은 전통적 관광 

인프라의 유용성이 높지 않다. 이는 먼저, ‘여행’이나 ‘관광’ 형태보다는 일상적인 여가 생활 형태의 

이동량이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인

프라 외에 사람들을 유인하는 지역 고유의 매력이 해당 지역에 대한 방문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세 번째 분석 결과와도 연계된다. 



COVID-19 전후 우리나라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의 특성 분석   159

셋째, 우리나라 이동 패턴을 설명하는 데 SNS가 유용하며, 이 유용성은 COVID-19 이후 더욱 강

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NS와 그 외 모든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며, 팬데믹 이후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 이후 물리적 이동의 제한에 따른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SNS의 영향력과 국내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의 유･출입을 확인이 가능한 지표인 내향 및 외향 연결 

중앙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외 변수에도 SNS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SNS를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연령대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가장 이동량이 높은 세대로 현재의 이동 패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의 네트워

크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론 및 한계

본 연구는 COVID-19 발생 전후 지역별 방문자 수를 기반으로 한국의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의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역 간 이동은 크게 인구 감소, 경제 위기, 

COVID-19에 따른 관광 산업의 구조 및 패턴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

로,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가로 고려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관광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

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국내 지역 간 이동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에 대해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A를 활용하여 국내 250개 시･군･구 지역 간의 관계망을 분석하

고, 이를 통해 방문자의 이동 패턴과 관광지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지역 간 이동 방문자 수 기반의 내･외향 중앙성 분석 및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

은 지자체에 중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이다. 이 분석을 통해 지역별 관광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 모색이 가능

하다.

연구 분석 결과, 팬데믹 발생 전후 SNS 활용 증가가 한국의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에 미친 영향이 

두드러진다. SNS는 내･외향 연결 중앙성 뿐만 아니라 여행지 수, 지역 내 소비액, 숙박시설과도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또한, 팬데믹 시기 물리적 이동 제한에 따른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함께, 다른 변수들과 양(+)의 상관관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관광 정책 개발 차원에서 SNS 확대 등 사회적 환경과 트

렌드의 변화에 맞춘 관광 자원 발굴 및 개발 노력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지자체는 지역의 관광 자

원을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하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해야 한

다. 또한, SNS를 활용한 홍보 전략은 방문자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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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은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관광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

역의 매력과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방문객들의 방문 의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OVID-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정보 전달이 매우 중요

하며, 지자체는 SNS를 통해 관광 관련 최신 소식, 안전 지침, 특별 할인 이벤트 등을 신속하게 전달

하여 방문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

를 SNS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연결망 분석의 활용은 국내 관광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향후 관광 정책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는 COVID-19 발생 전후의 국내 지역 간 모빌리티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각화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와 차별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

점이 존재한다. 첫째, 한국 관광 네트워크에 활용한 데이터 중 일부는 실제 현황을 전수 집계한 자

료는 아니라는 점이다. 방문자의 이동 목적과 관련하여, 여행 목적이 중점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데이터 한계의 보완을 위해 네트워크의 

링크의 다양성에 기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의 가용성 문제로, 추가

하지 못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특히,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접근성과 관련된 교통 변수를 포함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시설 인프라 변수는 숙박시설의 수 대신, 숙박시설의 객실(Capacity)이나 비용

(Cost) 등의 지표를 통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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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COVID-19 전후 우리나라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의 특성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팬데믹 발생을 전후로 우리나라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감소와 함께, 지역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이동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방

정부는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의 현황과 변화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 사회, 경제, 관광 인프라, 홍

보 변수를 설정하였고,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최근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서 COVID-19 팬데믹을 고려하기 위하여, COVID-19 

발생 전후 시점인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OVID-19 발생 전후 SNS의 활용이 한국의 지역 간 이동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데 유

용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역 내 방문자 유입 양상을 설명함에 있어, SNS가 전통적 관광 인프라보

다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방정부는 전통적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

만,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SNS의 활용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주제어: 지역 간 이동, 사회연결망분석, 지방정부, 내외향 연결 중앙성,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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