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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루머의 연구경향 분석: 
2010년 이후 학술논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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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Research Trend in Online Rumor: 
Focusing on Content Analysis of Academic Journal Articles since 2010

Eun-Jin Lee
Dept. of Fashion, Chun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온라인 루머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 이론 개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온라인
루머 관련 학술논문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내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도별 추이와 연구경향을 파악하였
다. 추출 키워드는 ‘루머’, ‘온라인 루머’, ‘인터넷 루머’, ‘SNS 루머’, ‘소셜 루머’ 등이었으며, 온라인 루머와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의 논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온라인 루머에 관한 논문의 
22.9%가 2017년에 게재되었고, 2014년에서 2020년 사이의 논문 비중이 74.1%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주제는 기업 
및 브랜드 루머(34.3%), 사회적 이슈 루머(25.7%), 공중보건 루머(11.4%), 기타 루머(28.6%) 등이었고, 연구방법은 실
험연구(37.1%), 조사연구(34.3%), 시뮬레이션 기법(11.5%), 빅 데이터 분석(11.4%), 내용분석(5.7%) 등의 순이었다. 셋
째, 실증적 연구는 20~40대가 대상인 온라인 조사를 선호하였고, SPSS, Process Macro, PLS, AMOS 등의 통계프로
그램으로 분석하고 있었으며, 루머 확산 이론, 루머 전파 모델, 트라이앤디스 모델 등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SNS 사용이 급증하면서 루머의 확산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루머 연구의
주제와 설계, 이론 및 방법론의 개발에 유용한 학술 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of academic articles related to online rumors based on
the need for systematic research on the topics, methodology, and theory development of online rumor 
research. The extraction keywords were 'rumor', 'online rumor', 'internet rumor', 'SNS rumor', and 
'social rumors', and articles after 2010, when research related to online rumors began, were extra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first, 22.9% of articles on online rumors were published in 2017,
and the percentage of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14 and 2020 was 74.1%. Second, research themes
were corporate and brand rumor (34.3%), social issue rumors (25.7%), public health rumors (11.4%), and 
other rumors (28.6%). Research methods followed were experimental research (37.1%), survey research 
(34.3%), simulation techniques (11.5%), big data analysis (11.4%), and content analysis (5.7%). Third, 
empirical studies preferred online surveys of people in their 20s, 30s, and 40s, which were analyzed by 
using a statistical program, and were based on theory related to rumors. These results provide academic
data that are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themes, designs, theories, and methodologies for rumor 
research, considering that the spread of rumors is increasing due to the use of SNS on mobil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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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의 등장 이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발달로 루머의 생성과 전이
가 용이한 환경이 제공되면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정
보가 사실보다 더 빨리 공유되고 더 멀리 전파되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루머는 사실이라는 것이 검증되지 않
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
으키는 일종의 소문이며, 온라인상에서 댓글이나 리트윗, 
공유 및 구전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루머의 확산 범위가 방대해지고 있다[1,2]. 특히 스마트 
폰의 광범위한 보급과 함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소
셜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되면서 루머의 파급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누구라도 루머에 쉽게 노출되거나 전
파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 루머가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
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3]. 그로 인해 온라인 
루머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루머로 인
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비해 루머와 관련된 충분
한 논의와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루머는 사회 및 심리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연
구된 주제이지만, 루머의 개념과 유형을 밝히거나 루머
가 왜 수용되고,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정리
하는데 치중해 왔다. 이후 루머의 연구 방향은 내용분석
이나 실험 설계, 실증 및 경험적 연구로 확대되었고, 
SNS의 활성화로 인해 빅 데이터 분석, 코딩 및 추적 연
구 등으로 접근방식이 확장되었다. 온라인 루머와 관련
된 연구에서는 루머의 수용과 전파가 이루어지기 위한 
환경과 루머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취해 왔고, 루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4]. 그러나 
온라인 루머의 수용과 확산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정보를 판단하고 이를 해석하는 복
잡한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루머에 대한 기준
과 합의점을 찾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5]. 또
한, 온라인 루머의 연구주제와 방법론, 이론 개발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근거 없는 소문들이 사실인 것
처럼 확대, 재생산되는 온라인 루머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발표된 논문들의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온라인 루머 연구의 추이와 방향성을 검토하고, 온
라인 루머와 관련된 이론 및 방법론의 개발에 유용할 것
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루머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국내의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온라인 루머 관련 논문을 분석하고, 2010년을 기
점으로 연도별 추이와 연구주제, 연구 및 조사방법, 실증
적 연구의 이론 및 연구모델, 통계분석기법 등의 연구경
향을 파악함으로써 루머 연구의 학술적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하여 2장
에서는 온라인 루머에 관한 개념과 선행연구를 고찰하
고, 3장의 내용분석을 위한 방법과 4장의 분석 결과를 통
해 결론 및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온라인 루머에 관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루머 연구의 연도별 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온라인 루머 연구의 주제 및 영역별 연구경향은 

어떠한가?
셋째, 온라인 루머 연구의 방법별 연구경향은 어떠한가?
넷째, 온라인 루머 연구의 실증적 연구경향은 어떠한가?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1 온라인 루머의 개념적 고찰
루머는 공통의 관심사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진술

로 정의되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
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뢰를 얻
게 된다[6,7]. 루머는 가십, 정보와 개념적으로 구분되
는데, 가십과 정보에 비해 루머의 진원지가 불분명하여 
어떻게 생성되어 확산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또
한, 루머는 가십보다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공적, 사회
적 성격을 띠고 있어 메시지의 영향력이 크며, 구전과 
미디어 채널을 포함한 비공식 채널로 전달되는 사실 여
부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라고 할 수 있다[8]. 루머는 확
산 시기와 확산 후 시기의 관점에서 정의되기도 하는
데, 확산 시기에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고 확산이 끝난 
후에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거짓으로 밝혀질 경
우 루머로 정의된다[9].

인터넷의 등장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
해 루머를 수용, 전파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에서 부정
적인 루머의 확산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
다[6]. Chen & Wang(2020)은 SNS가 수많은 사용자와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로 인해 루머가 퍼지는 주요 플랫
폼이고,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의 전파자
이자 수신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 루머가 쉽게 만들어져 
널리 퍼지는 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10]. Rani et 
al.(2022)은 온라인 미디어에 퍼진 루머가 누군가에 의
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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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용하거나 전파하는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
이 있어 사실인 것처럼 유포된다고 하였다[11]. 또한, 온
라인 루머는 내용의 방향성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이거나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며, 대부분의 루머는 개인
이나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8]. 
이러한 온라인 루머는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가 불분명
하지만 주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하
는 SNS를 통해 전파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온라인 
루머는 인터넷 혹은 SNS를 떠도는 사실 여부가 검증되
지 않은 정보를 의미하며, 허위 정보라고 밝혀져도 루머
의 주체인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2.2 온라인 루머의 선행연구 고찰
온라인 루머에 대한 국내 연구는 최근 십여 년 간 집

중적으로 이뤄졌고, 주로 2010년 이후부터 학술지에 게
재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온라인 루머가 생성되어 수용, 
확산되는 현상과 루머 위기에 대응하는 커뮤니케이션 전
략의 관점에서 다양한 변수를 다루었다. 루머의 수용과 
확산에 관한 연구들은 온라인에서 루머의 수용 및 확산
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심리적 특성, 루머 자체가 지닌 
속성, 환경적 특성 등을 분석하였고, 루머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동조가 루머 전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였다. 김민정, 윤영민(2015)은 사회적 동조가 온라인 루
머를 신뢰하거나 전파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
고, 민혜민, 최윤정(2017)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 사회적 동조를 하는 경우 루머를 신뢰하고 이는 루머 
전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 루머 수용과 확산 
행위에 관한 연구에서는 메시지의 신뢰성과 유용성이 루
머 수용의 정적 영향 요인이었으며, 감정의 강도가 강하
고 루머 대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을수록 루머 확산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12].

온라인 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지된 익명성과 
전파성이 루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거쳐 온라인 루
머 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SNS 브랜드 루머 연구는 루머
의 신뢰성과 생동감이 정서적, 인지적 수용태도와 루머 
확산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13]. 이원준, 이한
석(2012)은 루머 원천 신뢰성과 메시지 신뢰성, 걱정과 
같은 요인들이 루머 수용 강도를 높여 확산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혜규, 김미경(2016)은 루머가 
야기하는 혐오감이 루머 확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루머
의 중요성 인식에 의해 매개된다고 하였다[14,15]. 홍주
현(2017)은 확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루머의 사실성보

다 파급력이 루머의 확산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으
며, 차유리, 나은영(2015)은 인터넷 루머에 관한 척도개
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착안하여 인터넷 루머 전
파 기대척도를 개발하였다[16,17]. 또한, 루머 위기에 대
한 기업 및 브랜드의 대응전략이 소비자의 반응과 행동
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온라인 루머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
고 있으나, 연구경향과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분석
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중요시한 주제와 방법, 연구 추이, 이론 및 실증적 연구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루머 연구의 체계화를 시도
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 루머 연구의 연도별 추이와 연구경

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
다.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의 결과를 도
출하는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연구방법으로, 학술논문의 
추이와 경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적합하다[18]. 
분석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이었고, 온라인 루머와 관련성이 높은 2010년 이후의 학
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논문은 KCI 등재 논문
으로서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등재후보 논문은 제외하였
다. 분석 대상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별로 온라인 루머 관
련 논문의 게재 건 수는 Table 1과 같다.

3.2 분석 유목
학술논문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와 

방법 등의 분석지표를 이용하여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있
다[19].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루머의 연구경향을 분석
하기 위해 내용분석 기법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분석 유목을 발췌한 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
완하였다. 

첫째, 영역별 연구경향은 온라인 루머의 특성을 고려
하여 인터넷 루머, SNS 루머로 분류하였고, SNS 루머는 
소셜 미디어, 트위터, 페이스 북으로 세분하였다. 연구주
제에 따라서는 기업 및 브랜드 루머, 공중보건 루머, 사
회적 이슈 루머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주제를 제시
하지 않은 루머는 기타 루머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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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Publication 
society

Academic 
journal

Number
of article

Social 
science

Korean Academic 
Society for Public 

Rela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8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3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2

The Korean 
Advertising & PR 

Practitioners Society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2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

Korean Society for 
Advertising 
Education

Advertising Research 1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

 Korean Academy of 
Commodity 

Science & Technology

Journal of Product 
Research 1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ffair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1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1

Korea Marketing 
Association Asia Marketing Journal 1

Korea Marketing 
Association Korea Marketing Review 1

Natural 
scienc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

Engineering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1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ces 

and Engineers

KIISE Transactions on 
Computing Practices 1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KIPS Transactions on 
Software and Data 

Engineering
1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review
1

Multi
-disciplinary

Korea 
Communication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1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

Total 35

Table 1. Status of academic journals related to 
online rumor

Classification Division

Research area
Internet rumor

SNS rumor

Research theme

Corporate and brand rumor
Public health rumor
Social issues rumor

Other rumor

Research method

Experimental research
Survey research
Content analysis

Big data
Simulation

Other methods

Quantitative research

Investigation method
Investigation target

Statistical analysis method
Research model and theory

Table 2. Composition of analysis framework

둘째, 연구방법에 관해서는 실험연구, 조사연구, 내용
분석, 빅 데이터,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분류하였다. 이중 
시뮬레이션 기법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행위자 기
반 모델, 알고리즘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세분하였다. 

셋째, 실증적 연구의 연구경향은 수치를 부여할 수 있
는 정량적 자료를 수집한 실험연구와 조사연구를 대상으
로 하였고, 분석 유목은 조사방법, 조사대상, 통계분석기
법, 연구모델 및 이론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방법은 온라
인 조사, 면대면 조사로 구분하였고, 조사대상은 연령으
로 세분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에 의한 분
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모델 및 이론은 논문의 이
론적 모델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루머에 관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을 

위해 키워드 검색을 통해 논문을 추출하였고, 온라인 루
머와 관련된 논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
다. 검색 키워드는 ‘루머’, ‘온라인 루머’, ‘인터넷 루머’, 
‘SNS 루머’, ‘소셜 루머’ 등이었으며, 온라인 루머와 관
련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
지의 등재 학술지 논문을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국내 
학술지 논문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
비스(R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에서 이뤄졌고,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35건의 유효한 논문을 수집
하였다. 이들 논문은 공통 데이터 추출 절차에 따라 각 
논문의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였으며, 빈
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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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온라인 루머 연구의 연도별 추이
온라인 루머 연구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0년과 

’11년, ‘12년에 각 1편(2.9%), ‘13년 2편(5.7%), ’14년 
3편(8.4%), ‘15년 4편(11.4%), ’16년 1편(2.9%), ‘17년 
8편(22.9%), ’18년 2편(5.7%), ’19년, ‘20년에 각 4편
(11.4%), ’21년, ‘22년에 각 1편(2.9%), ’23년 2편
(5.7%)이었다. 이중 온라인 루머와 관련된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연도는 2017년으로서 루머에 대한 연구자
들의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드 배치 등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기업의 노동착취, 발암물질, 이물질 논란 등으로 
인해 루머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014
년에서 2020년 사이에 70% 이상의 논문(74.1%)이 게재
되었는데, 이 시기는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모바일 기기
를 이용한 SNS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이
슈와 관련된 루머가 확산되는 현상을 보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Year Number of article Percentage (%)
2010 1 2.9
2011 1 2.9
2012 1 2.9
2013 2 5.7
2014 3 8.4
2015 4 11.4
2016 1 2.9
2017 8 22.9
2018 2 5.7
2019 4 11.4
2020 4 11.4
2021 1 2.9
2022 1 2.9
2023 2 5.7
Total 35 100.0

Table 3. Status of article by year

4.2 온라인 루머 연구의 주제 및 영역별 연구경향
영역별 연구경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Table 4와 같

이 인터넷 루머 17편(48.5%), SNS 루머 18편(51.5%)으
로 나타났다. 인터넷 루머에 관한 논문은 온라인 매체나 
브라우저, 게시판 형태의 루머가 수용되어 전파 혹은 확
산되는 과정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한 연구
가 이뤄졌다. SNS 루머의 경우 SNS를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 않은 논문은 소셜 미디어에 포함시켰고, 특정 SNS
를 제시한 논문은 트위터, 페이스 북으로 구분하였다.  
SNS 루머에 관한 논문은 소셜 미디어 9편(25.7%), 트위
터 8편(22.9%), 페이스 북 1편(2.9%)이었으며, SNS 루
머의 속성과 분류, 이용자 반응 및 행동, 확산 현상 등과 
같이 여러 관점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다.

주제별 연구경향에서는 기업 및 브랜드 루머 12편
(34.3%), 공중보건 루머 4편(11.4%), 사회적 이슈 루머 
9편(25.7%), 기타 루머 10편(28.6%)으로 나타났다. 기
업 및 브랜드 루머 연구는 음모형과 오염형을 다루었는
데, 음모성 루머는 기업이나 브랜드에 심각한 피해를 주
는 루머이고 오염성 루머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검증
되지 않은 루머를 의미한다[13,20]. 구체적으로, 유니클
로, 농심, 존슨 앤 존슨, 몽드드, CJ제일제당 등을 언급한 
논문과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지 않고 이니셜로 처리한 
논문이 있었으며, 음모성 루머는 노동착취, 인종차별 논
란 등을, 오염성 루머는 생수, 탄산음료, 김치, 라면 등의 
이물질과 베이비 로션, 샴푸, 치약, 패션제품 등의 유해
물질 및 발암물질 검출을 포함하고 있었다. 공중보건 루
머는 메르스, 미세먼지, 지카 바이러스, 독감 예방주사와 
관련된 루머를 다루었고,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
동학대, 사드 배치, 집단 갈등, 원전, 한미 FTA, 위험 루
머 등에 관한 연구가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기타 루머는 
구체적인 루머 주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혹은 
SNS에서 전파되는 루머를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
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온라인 루머에 관한 주제의 다
양성을 확인하였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루머의 영향
력이 높은 분야에서 연구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Classification Number of 
article

Percentage
(%)

Area

Internet rumor 17 48.5

SNS 
rumor

Social media 9 25.7
Twitter 8 22.9

Facebook 1 2.9
Total 35 100.0

Theme

Corporate and brand rumor 12 34.3
Public health rumor 4 11.4
Social issues rumor 9 25.7

Other rumor 10 28.6
Total 35 100.0

Table 4. Analysis of research trend by area and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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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온라인 루머 연구의 방법별 연구경향
온라인 루머 연구의 방법별 연구경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실험연구 13편(37.1%), 조사연구 12편
(34.3%)으로 71.4%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험연구는 실
험 절차를 미리 설계하여 일련의 계획에 의해 수행되며, 
조사연구는 비실험 상황에서 설문지나 면접에 의해 자료
를 수집하여 통계적인 추리과정을 적용한다[21]. 이들 연
구방법은 실증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설문지를 이용하여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통계
적 처리가 가능하다. 본 연구가 분석한 논문 중에서 실험
연구는 실험 설계와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고, 직접 
대면 혹은 온라인 유사 실험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계
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조사연구는 연구대상을 
모집하여 면대면 조사 혹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실험연구와 마찬가지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빅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논문은 4편(11.4%)이었는
데, 이들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 시계열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내용분석은 2편(5.7%)이었
으며, 네이버의 13개 일간지와 트윗에 대한 내용분석이 
이뤄지고 있었다.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논문은 시
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2편(5.7%), 행위자 기반 모델 1편
(2.9%), 알고리즘 기반 시뮬레이션 1편(2.9%)으로 나타
났다. 이들 연구는 복잡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인터넷 루머의 확산과정에 주목하고[22], 루머 확산과 감
염, 대응효과 등을 다루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온라인 루
머 연구는 실증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방법
을 적용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Classification Number of 
article

Percentage
(%)

Experimental research 13 37.1
Survey research 12 34.3
Content analysis 2 5.7

Big data 4 11.4

Simulation

System dynamics 
model 2 5.7

Agent-based 
model 1 2.9

Algorism-based 
simulation 1 2.9

Total 35 100.0

Table 5. Analysis of research trend by method

4.4 온라인 루머 연구의 실증적 연구경향
온라인 루머 연구의 실증적 연구경향 분석은 실험연구

와 조사연구로 분류된 25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논
문에서 사용한 조사방법, 조사대상, 통계분석기법, 연구
모델 및 이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4.1 조사방법별 연구경향 
실증적 연구의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 면대면 조사

로 이뤄지고 있었고, 온라인 조사 19편(76.0%), 면대면 
조사 6편(24.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실험 및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모집단 구성, 회수율 등으로 인
해 온라인 조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면대면 조
사는 직접 면접방식으로 실험 및 조사를 하였으며, 정량
적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온라인 
조사의 경우 실험연구는 유사 실험의 형태였고, 조사연
구는 전자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형태였
다. 지금과 같이 모바일 기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SNS
를 통해 루머가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을 고려하면, 앞으
로도 면대면 조사보다 온라인 조사를 더 선호할 것으로 
사료된다.

Classification Number of 
article

Percentage
(%)

Online survey 19 76.0

Face-to-face survey 6 24.0
Total 25* 100.0

*Analyzing research articles (25) based on experimental and 
survey research

Table 6. Analysis of research trend by investigation 
method

4.4.2 조사대상별 연구경향 
온라인 루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조사 대상에 대한 연령대별 분석 결
과는 Table 7과 같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이유는 실증적 
연구를 실시한 25편의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조사대상의 
연령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편의 논문 당 단수 
혹은 복수의 연령대를 조사하였으며, 20대 23편(33.8%), 
30대 18편(26.5%), 40대 13편(19.1%)으로 20~40대의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 30대가 전체의 
60.3%였는데, 이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루머에 민감하
고 인터넷 혹은 SNS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20대 이하는 3편(4.4%), 50대는 7편(10.3%), 
60대 이상은 4편(5.9%)의 논문에서 조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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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umber of 
article

Percentage
(%)

Frequency analysis 19 17.4
Correlation analysis 8 7.3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12 11.0
Factor analysis 9 8.3

Reliability analysis 22 20.1
Regression analysis 9 8.3

Cluster analysis 2 1.8
t-test 7 6.4

Analysis of variance (ANOVA) 12 11.0
Process Macro (Moderated 
mediation effect analysis) 3 2.8

PLS path analysis 3 2.8
AMOS path analysis 3 2.8

Total 109* 100.0
*Since each article uses multiple Statistical analysis method, it 
exceeds the number of research articles (25) subject to 
analysis.

Table 8. Analysis of research trend by statistical 
analysis method

Classification Number of 
article

Percentage
(%)

Rumor spreading theory 7 28.0
Rumor trust theory 2 8.0

Rumor attitude theory 2 8.0
Rumor sharing theory 2 8.0

Rumor psychology theory 1 4.0
Rumor rebuttal theory 1 4.0

Self-categorization theory 1 4.0
Use and gratification expectancy 

theory 1 4.0

Inoculation theory 1 4.0
Lurking theory 1 4.0

Loss-gain-ambivalence expectation 
approach 1 4.0

Rumor transmission model 3 12.0
Triandis model 2 8.0

Total 25* 100.0
*Analyzing research articles (25) based on experimental and 
survey research

Table 9. Analysis of research trend by research 
model and theory

Classification Number of 
article

Percentage
(%)

Under 20s 3 4.4

20s 23 33.8
30s 18 26.5

40s 13 19.1
50s 7 10.3

Over 60s 4 5.9
Total 68* 100.0

*Since each article investigates multiple age groups, it 
exceeds the number of research articles (25) subject to 
analysis.

Table 7. Analysis of research trend by investigation 
target

4.4.3 통계분석방법별 연구경향
온라인 루머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통계분석방법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 프
로그램은 SPSS, Process Macro, PLS, AMOS 등이었
고, 한 편의 논문에서 복수의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방법은 신뢰
성 분석이 22편(20.1%)으로 대부분의 논문이 신뢰성 분
석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다음으로는 빈도분석 19편(17.4%), 
기술통계분석 12편(11.0%), 분산분석 12편(11.0%), 요
인분석 9편(8.3%), 회귀분석 9편(8.3%), 상관분석 8편
(7.3%), t-test 7편(6.4%), 군집분석 2편(1.8%)의 순으로 

나타났다.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를 분석한 논문은 3편(2.8%)이었고, 경로분석의 경우 
PLS 3편(2.8%), AMOS 3편(2.8%)이었다. 따라서 온라
인 루머의 실증적 연구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PLS, AMOS 등의 구조방정
식 모델에 의한 경로분석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4.4.4 연구모델 및 이론별 연구경향
실증적 연구의 연구모델 및 이론을 분석한 결과, 루머 

확산 이론이 7편(28.0%)으로 가장 많은 논문에서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SNS에서 확산되는 루
머의 속성을 분류하거나 루머 확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수용자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이뤄졌으며, 루
머의 흥미성과 진실성, 생동감, 순수성 등이 루머 확산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12,23]. 다음으
로는 루머 전파 모델이 3편(12.0%)이었는데, 이들 논문
은 루머 전파의도의 관점에서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한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였다. 또한, 트라이앤디스 모델
과 루머 신뢰, 태도 및 공유 이론이 각 2편(8.0%)이었고, 
루머 심리학 이론, 루머 반박 이론, 자기 범주화 이론, 이
용과 충족 기대 이론, 접종 이론, 잠복 관찰, 손실-이득-
양가 기대 접근이 각 1편(4.0%)으로 나타났다. 이중 루
머 심리학 이론을 적용한 논문은 루머 대응전략에 대한 
소비자 감정을 분석하였고, 자기 범주화 이론 관점의 논
문은 인터넷 루머에 관한 논쟁이 갈등 커뮤니케이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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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24,25]. 이론과 충족 기대 이론
이 기반인 논문은 루머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손실-이득-양가 기대 접근을 이론으로 적
용한 논문은 양가기대와 이득기대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인터넷 루머 전파기대 척도를 개발하였다[17,26]. 이와 
같이 온라인 루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이론 및 연구모
델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론과 척도
개발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 루머에 관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을 
통해 연도별 추이와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온라인 루머 
연구의 주제와 설계, 이론 및 방법론의 개발에 유용한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온라인 루머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0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국내 논
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추이 분석에서는 2017년에 온라인 루머
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2014년에서 
2020년 사이의 논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스마트 폰의 대중화로 인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이 줄어들면서 페이스 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활성
화되었고, SNS상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없
는 루머가 빠르게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이슈와 관련된 루
머가 확산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온라인 루머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높아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영역별로는 인터넷 루머와 SNS 루머의 편
수 차이가 거의 없었고, 연구주제에서는 기업 및 브랜드 
루머, 기타 루머, 사회적 이슈 루머, 공중보건 루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브랜드에 관한 루머는 특정 기
업과 브랜드를 언급하거나 이니셜로 처리하여 음모성 혹
은 오염성 루머를 연구하였고, 사회적 이슈 루머는 사회
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 예를 들어, 아동학대, 사드 
배치, 한미 FTA 등에 관한 루머를 주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루머의 영향력이 
높은 주제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구체적인 루머 주제를 제시하지 않은 연
구와 미세먼지, 메르스 등의 공중보건 루머도 주요하게 
다뤄져 온라인 루머에 관한 주제는 다양성을 지닌 것으

로 결론지을 수 있다. 
셋째, 연구방법별로는 실험연구, 설문조사, 시뮬레이

션 기법, 빅 데이터 분석, 내용분석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중에서도 실험연구와 조사연구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는데, 실험연구는 실험 절차를 설계하여 루머에 노
출되기 전과 후의 변화를, 조사연구는 가상의 루머를 제
시하여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
다. 이들 연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계량화된 자료
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루머의 확산 현상
과 언어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한 빅 데이터 분석과 내
용분석이 이뤄졌으며, 루머 확산과 감염, 대응효과 등을 
다룬 시뮬레이션 기법도 이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
구방법은 루머로 인한 사회⦁문화 현상을 구체적이고 과
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앞으로는 
온라인 루머 연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척도 개발, 관찰 
및 질적 연구 등의 방법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온라인 루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및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
량화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있
었다. 조사방법에서는 온라인 조사, 면대면 조사가 이뤄
지고 있었는데, 실험 및 조사연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과 설문지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직접 대면보다는 온라
인 조사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은 온라인 루머
에 민감하고 SNS의 이용률이 높은 20~40대가 비교적 
많았고, 수집된 자료는 SPSS, Process Macro, PLS, 
AMOS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었다. 통계분석방법은 
신뢰성 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분산분석, 요인분
석, 회귀분석 등의 순으로 나타나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기초통계량 및 가설 검증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실증적 연구의 이론 및 연구모델을 분석한 결
과에서는 루머 확산 이론과 루머 전파 모델을 많이 적용
하고 있었다. 이들 이론은 루머를 ‘마음의 감염’으로 보
고 전염병 확산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고전적인 전
염병 확산 모델의 한계로 인해 바이러스 확산과 루머 전
파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27,28]. 이 
외에도 트라이앤디스 모델을 적용한 연구와 루머 신뢰, 
태도 및 공유 이론, 루머 심리학 이론, 루머 반박 이론, 
자기 범주화 이론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온
라인 루머 연구는 이론 및 연구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내
용 타당성을 높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설계와 절차
에 따라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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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루머는 빠른 전파와 확산으로 인해 집단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요소이며,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 부정
적인 루머의 확산은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루머를 다룬 학술논문의 연
구경향을 분석함으로써 루머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고 학술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스마
트 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SNS 사용이 급증하면
서 루머의 확산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루머 연구
의 추이와 경향성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온
라인 루머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 및 척도개발, 현상학적 
연구와 함께 루머 확산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뤄진다면 루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의 
해결에 학술적, 실무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온라인 루머에 관한 학술논문을 분석하였지만, 향후
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루머의 비교분석을 통해 루머 
연구를 면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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