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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꿈분석에 관련한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알아

보기 위함이고 꿈의 연구의 필요성과 꿈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프로이드의 꿈분석에 

관한 연구 2019년부터 현재 2023년까지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키워드 분류절차를 거쳐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분류범주는 정신분석, 국내학술지, 꿈분석, 

꿈해석, 꿈분석 연구동향, 꿈 연구동향 등으로 검색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분석, 꿈분석, 국내학술지,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학술지 내 꿈분석에 관한 연구동향 연구들은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둘째, 꿈분석 키워드 중심 연구동향도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셋째, 꿈분석의 활용과 

빈도도 적었다. 넷째, 꿈분석을 토대로 한 한국형 검사도구들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주제어  S.프로이드, 정신분석, 꿈분석, 꿈해석, 연구동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much research has been done on dream analysis based on 

S.Freud’s psychoanalytic theory,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dream research and follow-up research on dream 

research.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analysis of domestic academic journals from 2019 to 2023, a study on 

S.Freud’s dream analysis. Among them, the data were collected and organized through a keyword classification process 

from the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ISS) and the Korean Journal Citation Index (KCI). The classification 

categories were psychoanalysis, domestic academic journals, dream analysis, dream interpretation, dream analysis 

research trends, and dream research trends. In particular, psychoanalysis, dream analysis, domestic academic journals, 

and research trends were searched. The conclusion was drawn as follows. First, studies on research trends on dream 

analysis in domestic academic journals did not occupy a large proportion. Second, the ratio of research trends centered 

on dream analysis keywords was also significantly low. Third, the use and frequency of dream analysis was low. 

Fourth, research on Korean testing tools based on dream analysi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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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상담자는 내담자들의 자기보고 안에서 생생한 꿈

의 경험들을 할 기회가 많고 그 꿈이 지니는 의

미는 그 사람의 다양한 경험속 무의식속 환경을 들

여다보는 작업일 수 있으므로 매우 요하다. 심리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에서는 꿈을 요하게 다루었

다.  꿈은 무의식 인 자신의 욕구와 바라는 들

을 표출하기에 사람이 원하는 소원이나 생각과 욕구

들을 찾아내기 충분하고 매우 요한 수단이 된다.

꿈분석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꿈을 통해 

그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로 인한 통찰이 일어남과 동시에 꾸 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는 공통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의식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

는 과정임을 발견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꾸 한 꿈

분석 연구의 필요성에 한 요한 근거가 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 후로 알 

수 있는 재 사회문제로까지 여겨야 할 들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이

, 불안과 우울장애를 앓았던 사람들이 142만 5,533

명이었는데 반면, 지난해는 175만 5,466명으로 무려 

23.1%가 증가했다는 이다. 이는 분명 사회 으로 

정신  건강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증

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개인마다 자신을 

탐색하고 통찰하는 과정을 통해 불안과 우울장애를 

감소시켜 나아가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내담자가 꾸는 꿈은 내담자의 내면 속 세계로 

근할 수 있는 가장 요한 매개체이고, 각성시 바라

보는 을 진하고 확장시킬 수 있으며,  내담

자의 심 인 역동을 악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꿈의 이론에 근

거한 꿈에 한 연구들은 꿈으로부터 의미를 찾고 

탐색하는 것과 더불어 그 꿈에 해서 온 히 이해

하기 함이며 그 외 다방면으로도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천성문, 2003)[1].

본 연구자는 석이 되는 로이드의 꿈분석에 

한 꿈의 정의  해석을 토 로 하고있는 국내학

술지 연구동향에 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로이드

의 꿈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무의식 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꿈의 분석에 련한 연구는 미비한 실이

다. 그러므로 과연 꿈과 련된 연구와 논문들의 성

과가 어떻게 존하는지에 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꿈분석에 련한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기 함이고 꿈의 연구의 필

요성과 그것을 통해서 꿈 연구에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기 함이다.

2. 이론적 배경

로이드는 꿈에 한 분석과 해석을 매우 요

하게 여겼다. 그 이유는 의식과 무의식간의 연결로 

인간의 생각과 욕구를 찾아내는데 요한 수단이 

되고 그것을 연결통로로 믿었기 때문이다. 억압되어

져 있는 고통이나 희망들이 이미지가 되어 나의 소

망으로 표출된다는 것, 그것이 꿈으로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꿈은 매우 요하다는 것이다.

로이드는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았다(심수명, 2018)[2]. 꿈은 흔하게 일상생활  

사소하게, 많이 요하지 않은 어떤 이미지들 에

서 어떤 비슷한 유사 을 띄는 것들로 표출된다(최

민, 2010, 91)[3]. 그는 재의 문제 들을 과거에

서부터 찾았고, 자신의 검을 통해 무의식으로의 

상징인 꿈이 가려지고 각색되어 표 되었다는 맥락

에서 꿈을 이해한다(Corey, 천성문, 권성주, 김인규, 

김장희, 김창 , 신성만, 이동훈, 허재흠 옮김, 2019/ 

윤 돈 2021)[4]/[5].

로이드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을 검하

는 것을 계기로 더 나은 나를 알아차리고 제 로 

바라볼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의 성격에 있어서 세 

가지로 바라보았는데, 그것을 원 아(id), 자아(ego), 

자아(superego)로 언 하 고, 그는 정신 으로 건

강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조화롭고 통합 으

로 잘 사용해나간다고 믿었다. 그리고 로이드의 

학설의 심은 무의식이었다(S. 로이드: C. S 홀: 

R. 오스본/설 환, 2014)[6]. 꿈을 원 아(id)의 충동

과 더불어 욕구의 억압으로 인한 무의식 인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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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족하기 한 시도라고 주장하 고, 왜 이런 꿈

을 꾸게 되었는지 원인에 해 깊이 고들었다(나

유리, 2017)[7].

로이드는 여러 가지 꿈분석을 토 로 꿈에 나

타나는 심리학  의미를 확신했고 무의식  과정을 

꿈으로 선명하게 나타내고  깊이 억 려있던 정

신  과정을 부각시키는 정신  상도 없다고 하

다. 꿈이야말로 무의식의 세계로 이를 수 있는 

요한 과정이며, 과학 으로 분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 다. 로이드의 이론에서는 어린 시 의 억압되

었던 것, 원 아(id) 속에 갇 있던 욕구, 잊 지지 

않는 체험 등을 가장 요시여겼다. 그리고 잠재몽

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꿈으로 이끌어 내는 일을 꿈

의 작업이라고 하 다(S. 로이드: C. S 홀: R. 오

스본/설 환, 2014)[8].

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것은 의식

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래 에서부터 

무의식 으로 작용하고 있는 무의식  심리를 통해 

무의식  과정으로 개되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꿈이라는 것은 나의 깊은 내면의 바닥에서부터 발

되는 억압된 나를 알게 하는 것이고, 자아방어기

제에 련 나의 억압된 힘을 검하게 하는 것이고, 

자유연상을 통한 나의 무의식을 검하게 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의식과 무의식을 왕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

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요한 연결 통로가 되는 

것이다.

꿈의 해석과정은 내담자의 꿈을 통해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질문기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데 잠재몽에 향을 주는 요소로 억압된 유아

기 본능 욕동, 주간 잔재, 야간감각자극, 1차 표징

(응축, 치)을 통해서 이차 교정( 의식)의 통찰이 

일어나고, 마지막 의식(치료)을 통해서 그 꿈이 드러

나는 것이다(최 민, 2010/신동열, 2023)[9]/[10].

3. 연구문제

첫째, 국내학술지를 심으로 2019년부터 2023년

까지의 게재된 연도별 꿈분석에 련한 국내연구동

향은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가?

둘째, 국내학술지 심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

지의 게재된 키워드 꿈분석에 련한 국내연구동향

은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가?

4. 연구방법

4.1 분석대상 국내학술지 선정과 수집 과정

본 연구에서는 꿈분석과 련한 논문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

국학술지인용색인(KCI) 두 가지 정보서비스만을 이

용하여 분석 상 국내학술지들을 수집하 다. 1차

으로 ‘꿈분석’을 검색어로 하여 RISS에 게재된 국

내학술지 32편과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 검색

어로 원문이 있는 자료 335편을 수집하 다. 2차 검

색에서는 ‘꿈해석’, ‘꿈분석 연구동향’, ‘꿈 연구동향’

으로 각각 검색어로 사용하 고 검색된 국내학술지 

에서 분석 거에 따른 상 국내학술지를 선별하

는 작업을 진행하 다.

RISS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꿈분석, 꿈

해석, 꿈 분석 연구동향, 꿈 연구동향으로 게재된 국

내학술지가 총 179편, KCI에 와 같은 검색어로 

게재된 국내학술지는 총 696편이었다(김정숙, 2023) 

[11]. 키워드 검색에서 꿈, 정신분석, 꿈분석, 꿈해석 

등의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국내학술지와 원문이 

없는 국내학술지는 제외시켰고,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갔더라도 내용 확인  련 내용을 찾기 어려

운 것은 상에서 제외시켰음을 밝힌다.

4.2 분류기준

연구 상 국내학술지를 분석하기 해 동향연구 

련한 선행연구들의 분석 거 틀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는 범주들을 정하 다. 일반

인 특성(국내학술지 게재연도, 국내학술지 주제별 

키워드 분류-꿈분석, 꿈해석, 꿈 연구동향, 꿈분석 

연구동향), 주 사용이론( 로이드 정신분석, 꿈분석), 

연구방법(질 연구, 상학, 내러티 , 근거이론, 사

례연구), 연구변인(소논문, 국내학술지, KSI등재지)

에 맞게 분류조사하 고, 특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분류  세부 

내용을 조사하 다. 그 과정에서 도출하게 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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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하 음을 밝힌다.

분류하는 과정은 타당도  신뢰도, 올바른 분류

체계를 하여 연구자 2인(연구자 1인, 상담 공 교

수 1인)이 함께 국내학술지를 찾아보고 선정하 으

며 상담 공 교수 1인의 감수를 받아 기록하 다. 

분류범주와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분류범주 세부내용

일반  특성
국내학술지 게재 연도

국내학술지 주제별 키워드 분류

주 사용이론 로이드(정신분석, 꿈분석)

연구방법 질 연구, 상학, 내러티 , 근거이론, 사례연구

연구변인 소논문, 국내학술지, KSI등재지

<표 1> 분류범주 및 세부내용

5. 프로이드의 꿈분석에 관한 연구동향 

연구결과

체 인 자료를 분석하기 해 한국교육학술정

보원(RISS)에서 키워드 꿈, 정신분석, 꿈분석, 꿈해

석으로 검색하여 아래와 련한 자료를 색출할 수 

있었다. 키워드로 한 분석들의 결과는 <그림 1, 2>

와 같다.

[그림 1] 키워드 꿈에 관련한 연구동향 통합검색

RISS 활용도 분석링크를 참고하여 꿈의 키워드

와 련된 황을 살펴보면, 꿈 연구 활용 동향에 

편차가 있다. 그래 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는 크게 

증가하다가 2017년과 2018년에는 연구가 미비한 것

으로 확인된다. 그 이후 2019년부터 다시 조 씩 지

속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이 한 2021년 이

후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2019년에는 ±19

건, 2020년에는 ±32건, 2021년에는 ±26건, 2022년에

는 ±12건으로 측된다(<그림 1> RISS 활용도 분석

링크, 2023)[12]. 총 꿈 연구에 련한 활용 동향의 

건수는 총 12,348건이나 연구 건수는 총 170(오류편

차범  ±2)건만 확인된다.

[그림 2] 키워드 정신분석에 관련한 연구동향 통합검색

RISS 활용도 분석링크를 참고하여 정신분석의 키

워드와 련된 황 결과를 살펴보면, 이 역시 2016

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2017

년에는 연구가 감소되었다가 2018년 이후부터 2020

년까지 조 씩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이 역시 2021년부터 재까지 정신분석 꿈분석

에 련한 연구는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을 찰할 수 있다(<그림 2> RISS 활용도 분

석링크, 2023)[13]. 정신분석 연구 활용 동향 그래

에서 총 연구 건수는 18,462건이나 그 에서도 정신

분석 연구 활용 동향은 123건(오류편차범  ±10건)

만 이루어졌다. 2019년 ±19건, 2020년 ±19건, 2021년 

±13건, 2022년 ±3건으로 폭 감소하 다.

[그림 3] 키워드 프로이드 정신분석 꿈분석에 관련한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언 된 단어들의 크기 양

상을 알아보고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살

펴볼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활용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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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은 텍스트 사용 빈도가 많은 단어들을 비례

으로 크게 표시하여 비정형 텍스트가 어떤 것을 강

조하는지 시각  이해에 유용하다(<그림 3> RISS 

활용도 분석링크, 2023/최종산, 2017)[14]/[15]. 2019

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 어 분석 결과는 꿈의 해석, 

꿈, 정신분석, 로이드, 뇌과학 등의 키워드가 드러

났다.

[그림 4]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시기별 꿈분석에 

관련한 국내연구동향 그래프

<그림 4> 역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논문 수에 련한 그래 를 도출한 것이며, 가장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때는 2020년 때이고, 2023

년 재에 가장 연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4> KCI 활용도 분석링크, 2023)[16]. 연도별로 살펴

보면 2019년 ±38편, 2020년 ±43편, 2021년 ±29편, 

2022년 ±36편, 2023년 ±26편으로(오류편차범 존재) 

2020년에 꿈분석에 련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

음을 나타낸다. 이때의 사회, 심리  상황은 코로나

19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던 때이다.

6. 결론 및 제언

S.Freud 꿈분석에 한 연구동향 -국내학술지 

심-을 악하기 한 면 한 검토를 해 한국교

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두 

가지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학술지를 심으로 2019년부터 2023년

까지의 게재된 연도별 꿈분석에 련한 국내연구동

향은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가?에 련하여 172∼

179편(오류편차범  ±7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분야와 여러 편의 연구

들에서도 꿈분석은 개인  내담자의 탐색에서 매

우 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정의와 근거를 둔 

국내학술지들이 발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의 비 은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학술지 심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

지의 게재된 키워드 꿈분석에 련한 국내연구동향

은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가?에 련하여 꿈분석이

라는 단어를 포함한 국내학술지들을 여러 가지 다양

한 조건들을 동일하게 하여 살펴보았을 때, 연구자

가 선정한 꿈분석이라는 키워드를 심으로는 10∼

24편(오류편차범  ±14편) 안에 추려졌다. 심리학자

들이 개인  내담자의 무의식 인 꿈을 들여다보

는 꿈분석 연구에 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토

로 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그것 역시 

비율이 히 낮았음을 알 수 있기에 꿈을 소재로 

분석하는 것에 한 더 의미가 있는 자료들이 지속

으로 축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한계 과 후속을 한 향후 연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분야의 심리학자들은 꿈은 무의식을 

여는 길이자 탐색하는 좋은 기술  방법이라 정의

함에도 불구하고 꿈분석에 련한 활용의 빈도와 

발 은 그 비 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나타냈고 꿈

분석에 련한 로그램이나 실에 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국내 검사 도구들은 없는 것으로 드러

났다. , 꿈분석과 련된 키워드 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하여 꿈분석 연구동향에 한 

결과들을 도출하 으나 그 자료를 찾는   키

워드 설정에 따라 결과 해석  그에 한 범주의 

기 이 다를 수 있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겠다. 한, 연구 결과를 

알아보기 한 자료 수집  활용에 한 분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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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그 범 가 다양하지 못하고 히 좁게 측정

되었기에 이 과정을 일반화하여 용할 수 있는 과

학  근거를 토 로 한 검증이 더 필요하고, 자료 

수집  활용에 한 분류 범주도 좀 더 다양하게 

넓  데이터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있어 여러 학자들의 

꿈과 련된 이론들을 용한 다양한 개인  집단 

사례를 통한 결과 분석 자료 통계 뿐 아니라 꿈분

석 로그램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고

려되어야 한다. 한, 한국형 꿈분석 검사도구의 개

발, 더 나아가 많은 연구  검증을 통해 련 분야

의 지속 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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