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2. 기초데이터분석 



Chapter 4. 데이터탐색 



1. 데이터탐색과 데이터분석 



1.1. 데이터탐색과 데이터분석의 관
계 

• 데이터 수집, 데이터 탐색  
    데이터 분석 

 
 
 
 
 

• 주요 데이터탐색 내용 
–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탐색을 통한 정규성 검정 
– 대상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 그룹별 대상변수의 데이터탐색을 통한 정규성 검정 
–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 관찰치(outlier)의 파악 
– 결측값(missing data)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 및 결측값의 

처리 및 활용 
 





1.2. 데이터분석의 구분 
• 변수의 수(p.119) 

– 단일변량 데이터분석 
– 다변량 데이터분석 

• 분석의 성격 
– 종속관계분석 
– 상호의존관계분석 

• 척도의 종류 
– 넌메트릭 데이터: 비모수통계분석 
– 메트릭 데이터: 모수통계분석 

• 표본집단의 수와 관계 
– 단일표본 
– 다표본 

 



2. 빈도분석 



2.1. 넌메트릭 데이터의  
빈도분석 

• 분석개요(p.121) 
– 38명의 응답자에  
  대한 빈도분석 

• 분석데이터 
– 텍스트 데이터를 읽

어 들여 변수 지정을 
함 

– *.txt ⇒ *.sav 파일 



• 분석과정 
– STEP 01: [빈도분석] 

메뉴를 선택 
– STEP 02-03: 빈도분

석 변수를 선택 
– STEP 04: 원도표 선

택 



• 결과해석 



2.2. 메트릭 데이터의 빈도분석 

• 분석개요 
– 적절한 계급수를 지

정 

• 분석데이터 
– STEP 01: 분석데이

터 입력 
– STEP 02-06: 코딩변

경을 통해 코딩변경 



• 분석과정 
– STEP 01: [빈도분석] 

메뉴를 클릭 
– STEP 02-03: 변수 

지정 
– STEP 04: 도표 버튼

을 클릭해 막대도표 
지정 



• 결과해석 



<note> 교차 분석 
 1. 목적  
    ⇒ 교차분석은 명목 및 서열(순위)척도를 통하여 수집된 범주형  
      변수들(categorical variables)을 분석한다.  
    → 즉, 한 변수의 범주를 다른 변수의 범주에 따라 빈도를 교차  
      분류하는 교차표 또는 분할표(cross tabulation))를 작성하여,  
      두 변수들 사이의 독립성과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다. 
 
  < 참고 > 독립성과 관련성 
   ① 관련성(Association) ⇒ 한 변수의 값이 변함에 따라 다른 변 
     수의 값이 변하면, 두 변수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② 상호 독립적(independent) ⇒ 두 변수들 사이에 관련성이 없 
     다면 한 변수의 값이 변해도 다른 변수의 값에는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두 변수는 상호 독립적이라 한다. 

2.3. 교차분석 



2. 가설 검정  
  ⇒ 교차표를 이용한 두 범주의 독립성 검정에 대한 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가설설정 
 
     H0 : 두 개의 범주는 서로 독립이다.  
       (두개의 범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검정통계량 
 
      χ2 =  ∑∑ ( Oij –  Eij )2 / Eij 이며,  
         이것은 자유도가 (r-1)(c-1)인 χ2 분포를 따른다. 
 
    여기서, r = 행의 수, c = 열의 수 
              Oij = 실제 빈도 
              Eij = 기대 빈도 



3. 교차(분할)표  
  ⇒ 교차표 또는 교차분할표는 두 종류의 특성 X, Y를 각각  
    구분하고, 그 특성의 구분을 조합한 이원분류를 생각하여,  
    그 각 구분마다에 해당하는 단위 수를 계산한 이차원의  
    도수분포표에 의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 즉, 두 변수 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한 변수는 열(column)에,  
    다른 변수는 행(row)에 배치하여 행과 열이 교차하는 칸(cell)에  
    필요한 빈도(frequency), 백분율(percentage) 등을 나타낸  
    표로써, 이원교차표라고도 한다. 
 
  ■ 교차표의 이해 
    → 다음은 Lenski(1963)의 연구 결과로서, 인종과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교차표이다. 



                                      선호하는 정당 

인종-종교 그룹      민주당      공화당    기타     주변합 

  백인 개신교            235         249      140        624 

  백인 천주교            274          92       113        479 

  유태교                     32            1        15         48 

① 백분율이 아닌 관찰치를 직접 나타내는 경우 

    ⇒ 각 칸의 빈도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백인 개신교도가 235명인데 반해 유태인은  

      32명이라고 해서 백인 개신교도가  유태인에 비해 민주당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② 이처럼 각 그룹별 표본 수가 같지 않은 경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교차표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을 택한다. 

                                      선호하는 정당 

인종-종교 그룹      민주당      공화당    기타     주변합 

  백인 개신교            (235)       (249)    (140)     (624) 

                              37.7%      39.9%   22.4%    100% 

  백인 천주교            (274)        (92)     (113)     (479) 

                              57.2%      19.2%   23.6%    100% 

  유태교                    (32)          (1)      (15)       (48) 

                              66.7%        2.1%   31.2%    
100% 

행 방향으로 계산 



<참고> 고려해야 할 사항  ⇒  백분율이 계산된 방향이  
 
      ① 행으로 계산 된 것인지  
      ② 열로 계산된 것인지 
      ③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 된 것인지 
 
   에 따라 교차표를 읽는 방향이 달라진다. 
 
 (예) 위의 표를 보면, 선택된 표본에서 
 
   ① 백인 개신교도의 37.7%가 민주당을, 39.9%가 공화당을  
      22.4%가 기타 정당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경우 백인 개신교도의 33.7%가, 백인 천주교도의 57.2%가, 
     유태교도의 66.7%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예제 :  
   1) 교차표 작성 
  ⇒ OO사는 자사의 직무성과에 관한 보상방법에 대하여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보상 방법에 있어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선호도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였다. 
 
  → 아래 표는 두 개의 행(row)과 네 개의 열(column)로 구성되어  
    있다. 

보상방식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합계 

  기존 방식을 선호      68          75           57         79       279 

  새로운 방식 선호      32          45           33         31       141 

  합   계                 100         120           90       110       420 



2) 실제빈도와 기대빈도 값의 계산 
  (1) 실제빈도 ⇒ 교차표의 각 cell 내에 기록 된 실제 관측 값. 
  (2) 기대빈도  
      ⇒ 각 cell의 기대빈도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① ‘서울’과 ‘기존 방식을 선호’에 대한 기대빈도 
        → 전체 인원이 420명이고,  
           ‘서울’이 100명, ‘기존 방식 선호’가 279명이므로, 
 
       이 cell (1행1열)의 기대빈도는 다음과 같다. 
 
         E11 = (100 × 279) / 420 ≒ 66 
 
     ②  같은 방법으로,  
         ‘부산’과 ‘기존 방식을 선호’에 대한 기대빈도는 
 
         E12 = (120 × 279) / 420 ≒ 80 



 ③ 같은 방법으로,  
         ‘서울’과 ‘새로운 방식을 선호’에 대한 기대빈도는 
 
      E21 = (100 × 141) / 420 ≒ 34 
 
 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cell의 기대빈도를 계산한다. 

보상방식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합계 

  기존 방식을 선호    68(66)    75(80)   57(60)    79(73)    279 

  새로운 방식 선호    32(34)    45(40)   33(30)    31(37)    141 

  합   계                 100         120           90       110       420 

(   )안은 기대빈도 



3) 귀무가설의 채택과 기각의 원리 
  ① 실제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가 크면  
     → 검정 통계량인 χ2 값이 커지므로  
     → 귀무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 
 
       따라서, 두개의 범주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실제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가 작으면  
     → 검정 통계량인 χ2 값이 작아지므로  
     → 귀무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낮아 진다. 
 
       따라서, 두개의 범주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4) χ2 통계량의 계산 
 
        χ2 =  ∑∑ ( Oij –  Eij )2 / Eij  
 
  이므로,  
   
        χ2 = (68-66)2 / 66 + (75-80)2 / 80 + … + (31-37)2 / 37 
            = 3.032 
 
   이다. 
 
 
 5) 자유도 계산 
 
    자유도 = (r-1)(c-1) 이므로, 이 경우 
 
      (2-1)×(4-1) = 3이다.  
 



6) χ2 분포  
  ① 자유도의 수가 증가할 수록 곡선은 더 대칭적이 된다. 
  ② χ2 분포는 확률분포 이므로 각 χ2 분포 내의 곡선 아래 부분의  
    전체 면적의 합은 1이다. 



7) χ2 검정  
   ⇒ 자유도 3인 χ2 분포에서 유의수준 10%일 때 기각역은  
     검정통계량이 6.251보다 클 때이다. 
   → 이 예에서는 검정통계량의 값이 3.032이므로,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의수준 10% 하에서 ‘지역’과 ‘보상방식’은 서로  
     독립이어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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