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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과 웰빙에 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세계 행복 보고서를 통해 꾸준하게 중의 행복 수치

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전염병의 장기

화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이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팬데믹 이후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알렸고, 수치상으로 행복 지수가 낮아졌음을 밝혔다. 전염병 이후 한국 사회에서 중들이 느끼

는 행복의 이슈 변화에 한 구체적인 이슈를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행복 

이슈에 생긴 변화를 파악하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이전 데이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이후 데이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시기를 나누

어 수집하였다. ERG 이론에 기반한 하위 키워드 32가지를 검색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코로나19 전
후 토픽 모델링 결과를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행복 지표 2.0’의 ‘건강’, ‘안전’,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삶의 만족’ 영역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토픽과 키워드의 세부적인 의미에서 코로나19 전후의 차이를 발

견할 수 있었다. 각 영역의 관점에서 행복 증진 방안을 토픽과 키워드를 비교 해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

문은 실제 중들의 ‘행복’ 관련 의견을 마이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변화에 한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학술

적으로 시사한다. 또한, 기존 행복 증진 불행 경감 방안에 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인 행복 지표 영역을 활용해 

행복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주제어 : 행복, 코로나19, 토픽모델링, 행복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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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66차 유엔 총회에서 3월 20일을 세계 행복

의 날로 선포하고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열망으

로 행복과 웰빙의 관련성을 인정하면서, 전세계

적으로 행복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제

70차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였고, SDG 3.4에 따르면 비전염

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켜 정신건강

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목표가 있다. 이에 관한 

정형적 변수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을 사용한 것

을 보아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해 생각해볼 수 있

다. 국제적으로 정신건강과 웰빙에 한 중요성

을 인식하고 있고, 세계 행복 보고서와 같이 꾸

준히 중의 행복을 수치로 기록하고 이를 증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

로는 사회, 경제, 교육 등과 관련한 여러 요인들

이 있지만 (이소현 et al., 2017),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을 통해서도 우리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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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견된 코로나

19의 시작으로 2020년 3월 11일 세계 보건기구

에서는 사상 세 번째의 팬데믹(pandemic)을 선포

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 및 경제적으로 뿐

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

져왔다.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은 

사람들의 심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 (Min et al., 2021). 서울 학교 행복 연구센터

에서 카카오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진행한 ‘ 한

민국 행복 지도’에서는 2020년도의 행복 지수가 

앞선 2년치보다 체적으로 낮았다 (서울 학교 

행복센터, 2020). 또한, 국내 코로나19 2차 유행 

이후의 휴지기 시기에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48%가 코로나

19로 인해 불안함과 우울감을 경험하였고, 이러

한 국민적 스트레스는 메르스 유행의 1.5배로 세

월호 침몰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Lee, 2020).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 중의 행복감에 유의미

한 영향을 끼쳐 코로나 이후 전체적인 행복 지표

의 수치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로

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이 정서적 행복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해 상 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Lu et al., 2020; Zhang et al., 2020).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변화에 한 기존 연구

들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

한 현상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Hong, 2020; Lee, 

2020; Lee and Kang, 2020), 행복과 같은 긍정적 

감정 요인 및 그 변화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사회의 다

양한 측면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

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하고 이를 증진시키

기 위한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이 게시한 행복과 관련한 글

을 통해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 행복에 관해 어

떠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기

반으로 행복 증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

해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행복의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를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함으로써 

관련 문헌을 확장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행복의 이슈를 파악하고 다양한 측면에

서의 행복 증진 방안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사

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개념  배경

2.1. 코로나로 인한 심리  변화에 한 연구

최근 국민의 행복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고 그 가치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두 행복한 삶, 삶의 질이 

높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 행복은 경제, 사회, 교

육 등 다양한 측면의 요인들이 통합되어 이루어

지지만 (이소현 et al., 2017), 천재지변 및 전염병

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건들도 영향을 끼친다. 

표적인 사례로 과거 메르스와 사스, 그리고 현

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재난은 국민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염병을 겪으면

서 행복과 같은 긍정적 심리에 한 기준 및 요

인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되

고 있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긍정적 감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

키는 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신종 전염병의 등장으로 인한 두려움, 일상생



코로나 전후 행복 이슈 변화 분석 및 행복 증진 방안 연구

83

연구 연구 방법론 연구 내용

서울 학교 
행복센터  (2020)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 코로나 19 확산 추이에 따른 한국인의 행복 변화 궤적 분석
• 행복 점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른 다음 지속적으
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다 약 한달이 지나 최저점을 기록함

Yoon et al. 
(2021)

코로나 확산 시기별 SNS 키워드 
군집분석

시기별 텍스트 감성 분석

• 소셜 미디어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인식 분석

• 전조기는 중국 단어와 상황 군집, 심각기는 지역 감염에 따른 
감염 경로와 전세계 처방안, 안정기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
한 치료 키워드 위주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불안, 우울에 한 키워드 검색 빈도가 
높지 않고 긍정의 비율이 증가함을 관찰

Lee (2020)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 신종 전염병으로 인해 국민의 약 48%가 불안/우울감을 경험
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짐

• 코로나 19 로 인한 국민적 스트레스는 메르스의 1.5 배이고, 세
월호 침몰보다 높은 수준

Lim (2021)

포털과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감성 분석

• ‘코로나 블루’와 관련한 주요 이슈와 의미 분석
• 상위 핵심 키워드는 우울, 극복, 장기화, 마음, 불안 등으로 나
타남

• 긍정 데이터의 상위 키워드는 ‘우울감-극복’, ’극복-심리방역’, 
부정 데이터의 상위 키워드는 ‘우울감-무기력증’, ‘무기력증-불안’

<Table 1> 코로나 이후 심리적 변화 관련 문헌 연구

활에서의 제약, 질병 정보에 한 무조건적 수용 

등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혼란을 야기한다 

(이동훈 et al., 2020). 최근 코로나의 경우, 우리

나라 국민의 약 48%가 우울함과 불안감을 경험

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정도가 심하며 스

트레스 수준이 메르스 유행의 1.5배로 세월호 침

몰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Lee, 2020). Lim 

(2021)은 ‘코로나’와 우울함을 의미하는 ‘블루’의 

합성어인 ‘코로나 블루’에 관한 주요 이슈를 도

출하고 의미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포

털과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감성분석과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상위 키워드

로 ‘우울감-극복’, ’극복-심리방역’을 추출하였

고, 부정적인 상위 키워드로 ‘우울감-무기력증’, 

‘무기력증-불안’을 추출하였다. 또한, Hong 

(2020)은 코로나로 인해 변화한 노동 환경인 재

택근무 기간의 증가와 미국 노동자들의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하였다. 

코로나와 감정에 관련된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

여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했고, 그 결과 우

울증을 의미하는 ‘블루’ 키워드와 ‘불안’ 키워드

가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연 & 임규건, 2021). 이렇듯, 코로나 이후 

중의 부정적인 심리 변화에 한 기존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

나19를 통한 심리적 측면의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부분은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변화 

(서울 학교 행복센터, 2020; 이동훈 et al., 2020; 

Lee and Kang, 2020; Yoon et al., 2021) 및 영향 

(Hong, 2020; Lee, 2020)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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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2020) 통계 자료 분석 및 설문조사

• 코로나 19 가 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한 
분석

• 재택근무 전환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침

Lee and Kang 
(2020)

현상학적 연구

• 코로나 19 를 경험한 65 세 이상 노인들의 정서적 변화에 한 
현상학적 연구

• 확산에 한 불안함과 감염에 한 두려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으로 인한 외출 자제 등으로 우울과 답답함 등을 호소,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 및 의료진들의 노력에 안도감과 종식
에 한 기 감 관찰

이동훈 et al. 
(2020)

설문조사

•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국내 일반 중의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음

• 신종 전염병에 한 두려움, 일상생활의 제약, 질병 정보에 
한 무조건적 수용 등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Petrovič et al. 
(2021)

면 방법 및 소셜 네트워크

• 면 방법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체코의 지역에서 순서
척도로 행복도를 측정함

• 팬데믹 기간동안 측정한 행복과 삶의 질 측정값이 이 해당 기
간의 2019 년 보다 높은 가치를 나타냄

Lwin et al. 
(2020)

트윗 감성 분석
• 코로나 초기에는 분노와 공포에 관한 트윗이 지배적이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기쁨을 나타내는 트윗 또한 등장함

<Table 1 참조>. 특히, 코로나19를 통한 심리적 

변화 및 영향과 관련해서는 부분 부정적 심리

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이후 나타나는 긍정적인 심리 및 긍정

적 감정 요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사한 연

구는 드물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별로 SNS 키워드를 군집 

분석하였을 때 코로나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불

안, 우울에 한 키워드 검색 빈도보다 긍정적인 

키워드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Yoon et al., 2021). 트위터의 감성분석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 초기에는 분노와 공포에 관한 트윗

이 지배적이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방

역과 건강에 한 기쁨을 표현하는 트윗 또한 등

장하였다 (Lwin et al., 2020). 체코 지역에서 코로

나 동안의 행복 경험을 탐구한 결과, 초기에는 

불안 감정이 지배적이었지만, 전염병이 정점에 이

르렀다가 쇠퇴하면서 이전 행복과 삶의 질 측정

값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Petrovič et al., 2021). 

코로나19를 경험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감염에 

한 두려움과 외출 자제로 인한 우울감에서 종

식에 한 기 감과 의료진들과 방역에 한 안

도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성으로 변화됨을 관찰

하였다 (Lee & Kang, 2020). 이는 팬데믹 장기화 

상황에서도 중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행복과 같은 긍정적 심리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이슈를 파악하고 분석한 연구는 부족

하다. 또한 부분 설문조사 방법론을 사용하여 

중의 응답을 통해 정서를 파악하였다. 이는 구

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답변을 끌어내기 때

문에 표현되지 않은 내재된 욕구를 측정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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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한국인의 행복요소 선정된 키워드 

존재 
(Existence Needs) 

경제력, 건강, 외모, 사회, 정치, 문화, 환경 
경제, 돈, 물가, 소득, 부동산, 

지출, 자동차, 건강, 외모, 국가, 
복지, 분배, 수명, 실업, 정책 

관계 
(Relatedness Needs) 

자녀의 성장, 부모 및 친지 관계, 이성과의 
사랑,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및 안정 

교육, 직업, 취업, 가족, 친구, 
연인, 학교, 관계 

성장 
(Growth Needs) 

자기 수용감, 긍정적 인생관, 자기계발 및 
목표, 자립성, 종교, 사회봉사, 여가 

만족, 안정, 저축, 수준, 여행

중립적 단어 요인, 조건, 본질, 삶 

<Table 2> 연구 분석 시 선정된 키워드

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Dixon et al., 2016). 그

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행복에 관한 이슈가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를 파악하고, 이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국민의 행복 증진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코로

나19 이후 중의 심리변화에 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

용하여 진행한다. 

2.2. 배경 이론

2.2.1. ERG 이론

김명소 and 한영석 (2006)의 연구에 따라 ‘한

국인의 행복 구성 요소’로 판단된 16가지 기준에

는 경제력, 외모, 자녀의 성장, 여가 등이 있다. 

해당 16개의 기준은 독일의 클레이턴 폴 엘더퍼

의 생존-관계-성장 욕구 위계 이론(ERG theory)

을 기반으로 선정되었다. 인간의 욕구를 중요도 

순으로 계층화 하였다는 점에서 아브라함 매슬

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 이론과 유사하다. ERG 

이론은 여러 가지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될 수 있

다는 점과 인간의 행동이 복합적인 성격을 띈다

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

구의 일부를 인간의 기본적인 하위 욕구로 존재

의 영역에 통합하였다. 사회적, 개인적 인 관

계 형성 시 충족할 수 있는 안전 욕구와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를 관계의 영역으로, 자아 실현

과 자기 존중의 욕구 등 존경 욕구를 성장의 영

역으로 나타냈다. 

기존 토픽 모델링 기반의 행복과 불행 이슈 분

석에서는 해당 ERG 이론을 근거로 하여 한국인

의 행복 구성 요소와 상등한 의미를 포함하여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Yang et al., 2016). 상위 키

워드에 관련하여 앞선 26가지의 키워드 이외에 

심리적인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키워드를 추가

하였다. ‘외모’와 ‘정책’ 키워드는 존재 욕구 영

역에 추가할 수 있었으며, 부모와 친지간의 관계

와 이성과의 사랑 등 타인과의 관계의 욕구 영역

에 ‘가족’, ‘연인’과 ‘관계’ 키워드를 추가하였다. 

또한, 코로나 문맥에서 ‘여행’과 ‘외모’ 키워드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여행’의 경우 여가 요소에 

포함되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사람들은 어

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다양

한 여행이 제한되어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

기 때문이다 (전진아 & 이지혜, 2020; Choi et al., 

2016). ‘외모’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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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설명

건강
• 신체 건강을 유지하여 평균적인 기  수명까지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의미
• 보건 관련 변수

안전
• 각종 범죄, 생활 안전, 응급 진료에 한 접근성
• 안전 및 응급 의료 관련 변수

환경
• 자연 환경과의 교감과 공존 의미
• 환경 오염 및 자연환경 관련 변수

경제
•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부의 축적, 공정한 기회
• 소득, 경제 활동, 일자리 관련 변수

교육
• 이성적 사고, 배움과 학습에 한 제약이 없는 환경
• 교육 환경 관련 변수

관계 및 사회 참여
• 정치 관련 영역
• 사회적 관계 및 배제를 평가하는 변수

여가 • 문화적 삶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삶의 만족도 • 개인적 심리적 정서적 기본 요소인 주관적 만족감

<Table 3> 행복 지표 체계 구성 영역 (이희철 et al., 2020)

들의 외모관심도가 코로나 전에 비해 낮아졌다 

(Jeong-Eun  Lee, 2021). 그로 인한 ‘존재’ 욕구의 

행복 요소에 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다음 <Table 2>에 총 32가지의 키워

드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행복의 기준이 되는 

ERG 이론의 생존, 관계, 성장의 세 가지 욕구에

는 포함되지 않지만, 행복을 언급할 때 함께 자

주 언급되는 단어들도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즉, 중립적 키워드로써 ‘요인,’ ‘조건,’ ‘본질,’ 

‘삶’의 네 가지 키워드들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선행 연구에서 행복 요인 분석에 사용한 단어를 

적용한 것이다 (Yang et al., 2016).

2.2.2. 행복 지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는 행복하지 못한 삶

을 사는 국민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합당한 조치

를 취해야한다. 이를 위해 행복을 진단할 수 있

는 행복지수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김미곤 et 

al., 2017). OECD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행복과 관련된 영역을 주거, 소

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으로 설명하

였다 (OECD, 2016). 국회미래연구원은 경제 성

장이 아닌 행복의 초점을 맞춰 삶의 질을 평가하

였으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민보경, 

2021). 2019년 국민 행복 지표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UN과 OECD의 행복 구성 영역 및 지표를 

종합 검토하여 7가지 영역인 ‘건강’, ‘안전’ ,＇환

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 참여’ ‘여가’

을 제시하였고 이외의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였

다 (이희철 et al., 2020). 각 영역의 의미와 지표

에 관한 설명은 다음 <Table 3>와 같다.

‘건강’ 영역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여 평균 기

 수명까지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고 

이를 측정하는 변수로 보건 관련 변수를 사용한

다. ‘안전’ 영역은 각종 범죄에 한 생활 안전, 

응급 진료에 한 접근성이 좋은지를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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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안전 및 응급 의료와 관련된 변수를 사

용해 측정한다. ‘환경’ 영역은 자연환경과의 교

감과 공존을 의미하는 영역이다. 환경 오염과 자

연 환경에 관련된 변수를 지표로 해당 영역을 평

가한다. ‘경제’ 영역의 경우, 공정한 기회와 자유

로운 경제적 활동, 부의 축적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고 소득, 경제활동, 일자리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교육’ 영역에서는 배움과 

학습에 한 제약이 없는 환경을 측정하고 ‘관

계 및 사회 참여’ 영역에서는 정책적으로 사회

적 관계와 배제를 평가하여 나타낸다. ‘여가’ 영

역은 문화적 삶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고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는 심

리적, 정서적 기본 요소인 주관적 만족감을 의미

한다. 행복 지표 체계의 각 영역을 기반으로 하

여 토픽 모델링 결과를 코로나 전후로 분석하고

자 한다.

3. 연구 방법론

3.1. LDA Topic Modeling

토픽 모델링은 각 문서의 주제를 도출하기 위

해 텍스트 내의 단어들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Blei, 2012; Steyvers & Griffiths, 2007). 토픽 모

델링 기법은 온라인과 같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주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문서의 토픽 변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Bae et al., 2014). 본 연구

의 토픽모델링은 Blei et al. (2003)가 제안한 잠

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 알고리즘으로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가정 하에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각 토픽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의 집합을 추출하는 알

고리즘이다. LDA는 알고리즘 자체가 단순하다

는 점과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한다는 유용성, 의

미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주제를 생산한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을 가졌다 (Mimno & McCallum, 

2008). 

토픽 모델링에서 최적의 토픽 개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모델 적합 지표와 

주제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토픽의 개수를 

결정한다(Chang et al., 2009; Zhao et al., 2015). 

Perplexity는 다양한 토픽 개수로 토픽 모델링을 

진행한 후 토픽 개수에 해 토픽 내부에 분류된 

문서들 간의 혼잡도를 의미한다. 해당 지표가 최

소가 되는 지점이 토픽 결과를 잘 반영하였다고 

해석한다. Coherence는 토픽 모델링 결과에서 분

류된 문서들 간의 내용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지

수이다. Coherence는 최 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

로 최적 토픽 개수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지표를 사용해 최적의 토픽 개수를 도출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중이 행복에 해 

언급한 웹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코로나 

전후의 ‘행복’ 이슈의 변화를 파악하고 실질적 

행복 증진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 기

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3.2. 데이터 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 <Figure 1>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웹 

포털 사이트 N사(http://www.naver.com)에서 블

로그와 통합 웹 문서를 사용하였다. N사는 국내 

소비자가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플랫폼으로 국

내 약 9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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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연구 절차

N사의 블로그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

자 콘텐츠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본 연구

의 데이터 수집 상으로 선정하였다. 코로나 이

전 데이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

일까지 포스팅된 게시물을 상으로 하였고, 코

로나 이후 데이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포스팅된 게시물을 상으로 수

집하였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 구성 요소 16가지 기

준(경제력, 건강, 외모 등)을 기반한 하위 키워드 

30가지를 ‘행복’과 함께 검색하여 데이터 수집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 결과, 전체 약 7

만 3천개의 게시글을 수집하였다. 이 중 본 연구 

목적에 맞지 않는 ‘이벤트,’ ‘보너스’ 등과 같은 

광고성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글은 삭제하였다. 

또한, 한 문장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을 

삭제한 후 총 57,827개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

에 주로 사용되는 Konlpy라이브러리의 Okt 형태

소 분석기를 활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형태소 분

석하였다. 행복에 관련된 이슈를 찾기 위해 명사 

형태소가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명사를 중심 단어로 추출하였다. 그 외

의 한글자 형태소와 ‘때문’, ‘든지’, ‘분’, ‘사람’ 

등 토픽 분석에 큰 의미 없을 것이라 생각한 단

어들을 삭제하여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명확하

게 하였다.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에 LDA 알고리즘

을 활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시행하였다. 코로나 

이전 행복 데이터와 이후 행복 데이터 각각을 독

립적으로 수행하였다. 토픽의 개수는 혼잡도

(perplexity)와 일관성 지수(coherence)를 통해 토

픽 내의 혼잡도가 낮고 일관성이 높은 개수로 사

용하였다. 토픽 모델링 결과 각 토픽에서 나타난 

키워드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토

픽명을 명명하는데 기존 문헌들을 활용하고, 

이를 관련 연구 분야 연구자 3명과 토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서 나타난 핵심 키워드로부터 유추된 토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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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Topic name Keyword 유율

1 스스로의 행복 사람, 생각, 행복, 자신, 마음, 사랑, 관계, 다른, 지금, 삶 20.55%

2 가족과의 시간 아이, 친구, 엄마, 시간, 생각, 오늘, 마음, 가족, 아빠, 행복 19.19%

3 지출 오늘, 사진, 만원, 하나, 구매, 사용, 지출, 시간, 선택, 천원 12.50%

4 교육 교육, 학교, 공부, 취업, 학생, 시간, 수업, 강의, 센터, 신청 11.30%

5 금융 상품 출, 저축은행, 조건, 금리, 상담, 진행, 햇살, 생각, 상품, 돈 6.43%

6 복지 신청 행복, 신청, 소득, 청년, 청약, 지원, 국민, 정부, 복지, 면접 5.73%

7 행복한 일상 성찰 행복, 카페, 작성, 게시, 버킷, 일상, 이벤트, 댓글, 오늘, 감동 5.47%

8 행복과 관련된 정책 사회, 국가, 정책, 문제, 경제, 국민, 정부, 개인, 자유, 행복 4.75%

9 여행 경험 여행, 음식, 시간, 사진, 낚시, 정말, 호텔, 요리, 고기, 커피 4.12%

10 부동산 아파트, 부동산, 분양, 용산, 단지, 서울, 전세, 지역, 공원, 주택 4.10%

11 투자 수익 차트, 투자, 한국, 회사, 기업, 수익, 미국, 시장, 주식, 일본 2.22%

12 행복에 관한 책 인간, 이야기, 행복, 인생, 세상, 세계, 평단, 사람, 저자, 작가 1.52%

13 건강 및 치료 건강, 운동, 치료, 병원, 맛, 수술, 기도, 재생, 병원, 몸 1.33%

<Table 4> 코로나 이전 주제 별 키워드 분석 결과

특징을 파악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

하고자 했다.

 

4.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4.1. 코로나 이  행복 주제 분석

본 절에서는 코로나 이전의 ‘행복’ 데이터에서

의 토픽 모델링 결과에 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음은 ‘행복’과 앞서 선정한 하위 키워드들을 

검색한 후 토픽 모델링으로 분류하여 각 토픽에 

기여도가 높은 문서들의 내용과 키워드를 활용

해 적합한 토픽을 유추한 결과이다 <Table 4 참

조>. 

전체 데이터를 perplexity와 coherence 지수를 

통해 최적의 토픽 개수를 13으로 선정하였다. 점

유율로 나타난 수치는 토픽모델링에서 사용한 

전체 문서에서 각 토픽에 해당하는 문서의 개수

를 백분율화 한 수치이다. 전체 출현 빈도에서 

20.55%으로 ‘스스로의 행복’에 관해 경험과 마

음에서 행복을 느끼는 방법 및 중요성에 해 고

민하고 있는 주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 그 다음으로 19.19%의 빈도로 가족과의 시간

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지출에서 느끼는 행복과 교육, 금융상품, 복

지, 행복한 일상이나 행복과 관련된 정책, 여행 

경험, 건강 및 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주제가 고

르게 분포되어 있다.

먼저, ’스스로의 행복’과 ‘행복한 일상 성찰’의 

토픽의 경우 ‘자신이 최근 겪은 일 중 행복했던 

경험들이 무엇인지 떠올려봅니다’나 ‘한치 앞도 

모르는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요’와 같은 예

시문이 포함되었고, 스스로의 행복한 경험과 행

복했던 소소한 일상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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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Topic name Keyword 유율

1 가족과 친구 관계 아이, 생각, 친구, 집, 지금, 말, 시간, 엄마, 오늘, 마음 24.71%

2 스스로의 행복 행복, 삶, 말, 사랑, 마음, 세상, 생각, 자신, 이야기, 사람 9.90%

3 일상에서의 행복 행복, 생각, 오늘, 삶, 집콕, 음식, 하루, 카페, 사진, 아침 9.17%

4 복지 정책 사업, 지원, 지역, 추진, 청년, 정책, 복지, 기업, 계획, 행복 8.96%

5 건강 및 치료 건강, 병원, 운동, 치료, 오늘, 시간, 환자, 수술, 검사, 위생 7.49%

6 교육 교육, 학교, 행복, 가족, 학생, 마을, 활동, 센터, 아이, 지역 7.28%

7 부동산 주택, 집, 부동산, 가구, 행복, 공급, 아파트, 소득, 서울, 부동산 6.77%

8 입시 및 일자리 취업, 생각, 공부, 시간, 직업, 준비, 학, 회사, 시험, 한국 6.05%

9 정치적 활동 국민, 후보, 사회, 국가, 정부, 정책, 문제, 한국, 경제, 통령 5.81%

10 경제 활동 및 가치 돈, 투자, 경제, 자산, 금융, 주식, 연금, 소득, 시장, 저축 5.61%

11 제품 구매 제품, 고객, 판매, 구매, 지출, 그룹, 자동차, 기업, 세계, 기술 5.58%

12 코로나 응 코로나, 백신, 시장, 상승, 기업, 가격, 방역, 중국, 정부, 달러 2.69%

<Table 5> 코로나 이후 주제 별 키워드 분석 결과

있다. 행복은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느끼

고 평가하는 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어 전반적인 

삶에 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Kalmijn & Arends, 2010). ‘가족과의 시간’ 토픽

에서는 ‘아이’, ‘엄마’, ‘오늘’, ‘가족’ 등의 키워

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딸과 손 꼭~잡고 산책

하듯이 거니는 길이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와 

같은 예시 문서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함을 알 수 있다. ‘지출’ 토픽에서는 ‘오늘’, 

‘사진’, ‘구매’, ‘사용’, ‘지출’ 등의 키워드가 도

출되었고, 음식이나 평소 사용하고 싶은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에서 느낀 행복에 한 내용이었

다. 소비 지출을 통해 현재의 욕구 충족뿐 아니

라 미래에 한 비를 충족하는 것이 행복에 상

당한 영향을 준다 (이현진, 2021).

‘교육’ 토픽에서는 지역 센터와 학교, 취업준

비생들을 위한 교육에 한 이슈가 포함 되어있

다. 학교 안팎에서 수행되는 광범위한 학습과 경

험, 상호작용을 교육으로 보았을 때 교육이 행복

에 막 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여겨진다 

(Michalos, 2017). ‘복지 신청’이나 ‘행복과 관련

된 정책’ 토픽의 내용에서 사회적, 국가적으로 

중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정부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 정치 제도적 요

인들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Dorn et al., 2007; Helliwell & Huang, 

2008). 또한 ‘여행 경험’ 토픽에서의 ‘여행’, ‘음

식’, ‘시간’ 등의 키워드와 다양한 여행 경험에서

의 행복과 여행 준비에서의 기 감에 한 행복

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코로나 이후 행복 주제 분석

본 절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행복’ 데이터에서

의 토픽 모델링 결과에 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음 <Table 5>에서는 코로나 이후 시기에 분류

된 토픽 별 키워드와 해당 토픽의 전체 점유율을 

나타냈다.

전체 데이터를 perplexity와 coherence 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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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최적의 토픽 개수를 12개로 선정하였다.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 한 토픽으로 가족과 

친구,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한 내

용이 전체 24.71% 점유율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해당 토픽은 ‘어제 친구와 오랜만

에 만나 즐거운 화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

다’, ‘정말 좋은 햇살 아래에서 엄마와 기분 좋은 

산책을 했답니다. 이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날이 좋았어요.’와 같은 예

시문을 통해 친구나 가족과 산책을 하거나 화

를 하는 시간에서 행복을 느낀 것에 한 내용이

다. 코로나 이전에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의 행복’에 관한 토픽은 9.90%로 

팬데믹 이후에는 언급량이 줄어들었지만 두번째

로 가장 많이 언급된 토픽이었다. 이를 통해 외

부적인 영향보다 내재적으로 행복의 가치에 

해 탐색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상에서의 행복’ 

토픽에서는 ‘집콕’, ‘음식’, ‘오늘’ 키워드와 관련

된 예시 문서들을 통해서 일상적인 행동이나 실

내 활동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내용의 게시글을 

관찰하였다. 특히, ‘집콕’ 키워드는 코로나 19 이

후 생겨난 신조어로 ‘집에만 콕 박혀있다’의 줄

임말이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 활

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상황을 의미한다.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변화가 행

복에 관한 이슈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 정책’ 토픽은 기존에 국민의 행복을 위

한 복지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

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와 ‘시민의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하도록 시민행복을 최우선의 가치

로 두고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

다’와 같은 예시를 통해 코로나 피해에 한 국

가 복지 정책 이슈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 및 치료’ 이슈의 경우, 코로나 이

전 토픽 모델링 결과에서는 가장 적게 언급되었

지만 코로나 이후 결과에서는 7.49%의 점유율로 

언급 빈도가 늘어났다. ‘정치적 활동’ 토픽의 게

시물은 본 연구의 조사 기간에 2022년에 예비된 

통령 선거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한 후

보의 정책과 정치적 발언에 한 내용이었다. 기

간적 특성이 반영되었지만, 코로나라는 자연 재

해를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공약을 

세우는 것이 통령 후보에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토픽의 증가는 코로나 이후 부동

산 투자에 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보았

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현상의 증가는 국민의 행

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Ke & 

Lu, 2021). 

‘입시 및 일자리’ 토픽은 ‘취업’, ‘생각’, ‘ 학’

과 같은 키워드와 입시나 일자리에 관련된 예시

문을 통해 입시와 취업 준비 경험에 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취업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행복감은 낮아진다 (조혜정, 2013). 코로나 이후 

일자리 감소로 인해 구직자들의 취업 자신감이 

하락하고 취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더 높아졌다 

(김나래 & 우영지, 2021; 김유림, 2020). 코로나 

이전에도 취업에 관한 이슈가 존재했지만, 코로

나 이후 채용 과정의 비 면화가 확 되고 온라

인 면접이나 AI 면접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

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및 

가치’ 토픽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주변분들 월급 

안나오고 회사문닫고 할 때 그래도 아침마다 나

갈 데가 있어서 행복하다 싶었는데..’와 같은 경

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분위기에서의 자신의 경

제적 활동에 해 만족하는 내용과 ‘돈’, ‘투자’, 



김가혜ㆍ이소현

92

<Figure 2> 코로나 전후 행복 영역에서의 토픽 모델링 결과

‘자산’, ‘주식’과 같은 키워드에서 돈이나 자산에

서 느낄 수 있는 행복에 관한 내용을 관찰하였

다. ‘제품 구매’ 토픽은 코로나 이전과 마찬가지

로 갖고 싶은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서의 행복에 

관한 내용이었다. ‘코로나 응’ 토픽은 코로나 

백신이나 방역을 위한 활동에 한 내용이었다. 

5. 연구 토의  시사

5.1. 연구 결과  종합 토의

OECD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Better Life 

Index)’에서 행복과 관련된 영역을 주거,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안전, 시민 참여, 건강, 삶

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으로 설명하였

다. 본 연구의 코로나 전후의 토픽 모델링 결과

를 각 영역에 연결하여 비교 및 분석하였다. 코

로나 이전 토픽 모델링 결과에서 ‘금융상품’ 토

픽과 ‘부동산’ 관련 토픽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고 판단하여 ‘금융상품 및 부동산’으로 통합하

였다. 그 결과는 <Figure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첫째, ‘건강’ 영역에서 코로나 이전은 암, 당뇨 

등 중병 치료에 관한 내용인 ‘건강 및 치료’ 토픽

에 연결되었다. 코로나 이후 건강과 관련된 토픽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아졌고, ‘위

생’에 관한 관심도 높아진 것 알 수 있었다. 코로

나 스트레스와 실내 위주의 생활로 인한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이나 ‘살’에 한 관심이 생

겨났다고 보았다 (Nouh et al., 2020). 둘째, ‘안전’ 

영역에서 코로나 이후 전염병에 응하는 방역

에 한 관심이나 코로나 백신에 관한 이슈가 생

겨난 것을 관찰하였다. 전염병에 한 잘못된 진

단과 전망이 퍼져 혼란이 일어나는 정보감염병 

인포데믹(infordemic)이 동반될 수 있다 (손헌일 

et al., 2020). 해당 영역에서의 코로나 이후 토픽 



코로나 전후 행복 이슈 변화 분석 및 행복 증진 방안 연구

93

결과를 보았을 때 방역에 한 신뢰와 팬데믹 종

식 이후 미래를 기 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관찰

하였다. 셋째, ‘경제’ 영역에서의 코로나 이전 토

픽 결과를 살펴보면 ‘지출 관련’ 토픽에서의 ‘지

출’, ‘구매’, ‘사용’ 키워드를 통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서의 행복 이슈가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결과에서도 ‘제품 구매’ 토픽에서 갖고 싶은 제

품을 구매하는 행위에서의 행복감을 관찰하였

다. 투자, 기업의 가치에 관한 주제는 코로나 전

후에 모두 유지되었고, ‘취업’에 한 관심이 코

로나 이후 증가하였다. 특히 ‘입시 및 일자리’ 토

픽을 통해 구직활동에 한 경험이나 관심이 늘

어난 것으로 보았다.

넷째, ‘교육’ 영역에 코로나 전후의 ‘교육’ 토

픽 모델링 결과를 연결하였다. 각 키워드를 비교

하였을 때 코로나 이후 ‘지역’ 교육 센터의 활동

이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 면으

로 가상 공간에서의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교육 

영역에서 E-learning 과정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hogali, 2020). 코

로나 이후 ‘ 학’, ‘준비’, ‘시험’ 등의 키워드의 

등장을 통해 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에 한 관

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사회적 참

여 영역은 정부의 지원과 복지 정책에 한 토픽

으로 연결하였다. 코로나 이후 해당 영역 토픽의 

문서 점유율이 증가하였고, 코로나 영향으로 피

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된 정책에 한 이슈가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지원’ 키워드를 통해 복지 지원이 주로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창업’, ‘운영’ 키

워드 등장에서 창업을 지원하려는 정책이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여가’ 영역에는 ‘여행 경험’에 관련

된 행복 이슈 언급이 코로나 이후 감소하였지만, 

‘자동차’를 이용한 여가생활이 증가한 것을 비교

해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제품 구매’ 토픽에서 

자동차 구매 관련 이슈가 발생하였다. 숙박업에

서 코로나와 같은 인지된 질병의 위험으로 인해 

개인적인 공간이 선호되는 경항이 있다 (김소영 

et al., 2021).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에 이

동수단으로 그쳤던 자동차에 한 인식이 현재 

안전하고 독립된 개인 공간으로 의미가 확 되

었다 (Kim & Lee, 2021). 또한, ‘집콕’과 ‘음식’ 

키워드를 통해 특별한 여행 외에도 집에서의 일

상,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동으 통한 행복감을 

관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의미

하는 ‘삶의 만족’ 영역은 코로나 이전에는 ‘관

계’, ‘다른’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경

험과 마음에 한 행복을 위주로 구성하였다면, 

코로나 이후 ‘인생’, ’지금’, ’시간’, ‘자신’ 등 내

재적으로 스스로 느끼는 행복 이슈가 증가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이후에는 ‘오늘’, ‘하루’, 

‘아침’ 등 일상 생활에서의 행복 이슈가 다양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이후 평범한 

일상의 행복에 한 이슈가 중요해진 것으로 보

았다. 전염병의 두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SNS상에서의 데이터를 통해 일상생활 관리에서 

개인의 회복력을 관찰할 수 있었다 (Kim et al., 

2022).

코로나 이전 행복 이슈와 코로나 이후 행복 이

슈를 연결한 전체적인 영역이 유사하였지만, 토

픽과 키워드의 세부적인 의미에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코로나 이후 새로 중요하게 여겨

지는 행복 영역에는 ‘안전’ 영역이 있다.

5.2. 행복 증진 방안 제안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전후로 행복 지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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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지표 

역
토픽 모델링을 통한 코로나 후 공통   차이 행복 증진 방안

건강 •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증가 (Nouh et al., 2020)
• 공공기관에서의 건강한 생활방식 홍보
• 비 면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의 활성화

안전

• 코로나 방역과 백신에 관련된 이슈가 나타남
• 전염병에 한 잘못된 진단과 전망이 퍼져 혼란이 일
어나는 정보감염병 인포데믹(infordemic)이 동반될 수 
있음 (손헌일 et al., 2020)

• 국가적 방역 정보, 전염병 정보 및 백신 
알림 정보의 신속한 업데이트 및 차별
적 알림

• 전염병 관련 정보에 한 무작위한 확
산 통제 

경제

• 코로나 이전 ‘지출 관련’ 토픽에서 ‘지출’, ‘구매’, ‘사
용’ 키워드를 통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서 행복 이슈 
나타남

• ‘투자’, ‘기업’, ‘가치’에 관한 토픽은 코로나 전후에도 
유지되었고, ‘취업’에 한 관심이 코로나 이후 증가

• ‘입시 및 일자리’ 토픽에서 구직활동에 한 경험이나 
관심 증가

• 벼룩시장과 같은 가격 가 낮은 소비시
장 구축을 통해 ‘지출’ 행위 장려

•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과 건전한 투자 
생활 교육

• 직군 별 인턴 및 프로젝트 채용 정보 
공유 사이트 개발 및 활성화

교육
• 코로나 이후 지역 교육 센터 활동이 더욱 활발
• 비 면 환경으로의 교육 환경 전환

• 각 지역의 교육 센터 활동 지원
• 원격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물적 토  
지원 (Hwang, 2021)

관계 및 
사회참여

• 코로나에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 관련된 
복지 정책에 한 이슈 등장

• ‘지역’, ‘지원’으로 코로나 관련 복지 지원이 지역단위
로 이루어지고 있음

• ‘창업’, ‘운영’ 등의 키워드 등장에서 창업에 한 관심
이 증가

• 복지 지원 정책과 지역별 캠페인에 
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

•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 사
회 연  강화

여가

• ‘여행 경험’에 관련된 행복 이슈 언급이 감소
• 차를 이용한 여가 생활에 증가로 ‘제품 구매’ 토픽에서 
차량 구매 관련 이슈 발생

•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에는 이동 수단에 그쳤던 
자동차의 인식이 현재는 안전하고 독립된 개인 공간으
로 의미 확  (Kim & Lee, 2021)

• ‘집콕’, ‘음식’ 등의 키워드를 통해 일상에서의 맛있는 
음식을 통한 행복감 관찰

• 국내 여행 프로그램의 다양화
• ‘차박’, ‘캠핑카’ 등 여가생활을 위한 기
능을 탑재한 신차 개발 및 판매

• 근처 지역 내 맛집 정보 제공 플랫폼 
제작

<Table 6> 토픽모델링을 통한 코로나 전후 차이 및 행복 증진 방안

에서 관찰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해 코로나 이

후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무적 실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Table 6> 참조)

먼저, ‘건강’ 영역에서는 건강한 생활방식과 

비 면 홈트레이닝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 코

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내 위주의 활

동으로 체중이 증가하면서 건강과 운동에 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홈트레이닝 컨텐츠가 안이 될 수 있다 

(Dong-Cheol Chi & Kim, 2021). 홈트레이닝은 시

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운동 프로그램이라

는 점에서 집에만 있는 코로나 환경에서 매우 유

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집에 갇혀 있다는 

스트레스, 불안 및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는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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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지표 

역
토픽 모델링을 통한 코로나 후 공통   차이 행복 증진 방안

삶의 만족

• 코로나 이전 ‘관계’, ‘다른’ 키워드에서 나타난 타인과
의 교류가 행복의 이슈였다면, 코로나 이후 ‘가족’, ‘친
구’ 등 가까운 지인과의 시간에서의 행복이나 ‘인생’, 
‘지금’, ‘시간’, ‘자신’ 등 내재적인 행복 이슈가 증가

• 코로나 이후 ‘오늘’, ‘하루’, ‘아침’, ‘지금’ 등 일상 생
활에서의 행복 이슈가 다양해 짐

•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을 관리하는 개인의 회복력의 효과가 반영됨 (Kim 
et al., 2022)

• 내재적인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끼치
는 요인에 한 연구 필요

• 원활한 인관계 형성을 위한 개인의 
노력

•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 제공

정 내에서의 고강도 운동은 좋은 해결 방법이다 

(Hammami et al., 2022). 둘째, ‘안전’ 영역에서는 

전염병에 관한 응 현황이나 백신 정보로 긍정

적인 감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감염병에 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공공 

정보 전달 노력이 필요하다 (문정화 et al., 2021). 

안전 영역에서 중들의 긍정적 감정 경험을 위

해 국가적인 방역과 응에 관련된 신속하고 정

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민국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팬데믹 상황의 극복을 위해 재난문자를 제공

하고 있고, 실제 재난 문자의 정보에 따른 인구 

이동성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윤

성욱 & 남기환, 2022). 더불어, 국가적 방역 정

보, 전염병 정보 및 백신 알림 정보의 알림을 차

별적으로 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본인에게 더 필

요한 정보에 바로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셋째, ‘경제’ 영역에서 지출 행동의 행복과 안

전한 투자 상품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 불황과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행

복 지출’ 행위가 줄어들었다고 보았다. 벼룩시장

과 같은 가격 가 낮고 소상공인의 영업에 도움

이 되는 소비시장을 구축하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소한 ‘지출 행위’를 장려한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투자 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바람직

한 투자 성향을 가지게 도와야 한다. 또한, 취업

과 구직활동에 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므로, 취

업 정보 뿐만 아니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군 별 인턴 및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채용 정

보 공유 사이트를 개발하여 이를 활성화할 수 있

다. 넷째, ‘교육’의 영역에서는 지역별 교육 센터 

활동이 활발해지고, 비 면 학습으로 교육환경

이 전환함에 따라 교육 불평등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서의 교육 센터 활동을 적극

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들을 위해 원격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물적 토 를 지원해야한다 (Hwang, 2021).

다섯째, ‘관계 및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코로

나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정책과 복지에 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 사회 연 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창업 관련 정책을 통해 예비 창업자를 지

원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여가’ 영역에서는 코로나 이후 감소한 여

행 경험을 통한 행복감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 여

행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또한 일상에서의 맛

있는 음식을 통한 행복감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지역 내의 근처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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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을 제작해 국내 여행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차박’, ‘캠핑카’ 등 여가생활을 위한 

기능을 탑재한 신차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비즈

니스는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 

영역에서는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는 주관적 안

녕감에 한 연구가 필요하고, 원활한 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도 일상생활에 한 행복감에 한 이슈가 중요

하게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염

병으로 인한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상 생활

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타인과 공유하는 웹 공간

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5.3. 연구 한계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코로나 전후의 행복 이슈를 탐색하

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향후 보완이 

필요한 한계점과 확장할 수 있는 연구 방향이 있

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데이터를 수집한 

웹 문서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의 전처리 과

정을 진행하였음에도 프로모션과 같은 광고성 

데이터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

다. 이로 인해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에 제약이 발생했다. 향후에는 이러한 프로모션 

데이터를 완벽하게 정제하여 탐색 결과의 신뢰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불

행’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토픽 모델링 기반 행복 증진 방안에 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

복’ 키워드 데이터 뿐만 아니라 ‘불행’ 키워드 데

이터를 활용해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는 토픽에 해서 분석하였다(Yang et al., 2016).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의 영역별 

토픽 문서들의 감성 분석을 통한 코로나 전후 긍

정적 부정적 지수 비교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방향의 연구로 토픽 모델링 결과와 

행복 지표 체계 영역 맵핑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 

새롭게 연결할 수 있던 영역에 해 제시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바뀌

면서 기존 행복 체계에 맵핑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행복 체계 영

역을 제시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향후 연구

를 제안해볼 수 있다. 

5.4. 학술  시사   실무  시사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일상생활과 

심리적인 변화에 한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를 지닌다. 코로나가 바꾼 중의 생활 

양식은 행복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의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국민적 스

트레스는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오고 있고(Min et 

al., 2021),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

민의 행복 증진 방안을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

다. 이는 코로나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사

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만, 이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안수민 & 김현아, 2021). 또한, 

코로나로 인한 우울과 불안의 심각성에 해 초

점을 맞춘 다수의 연구와 다르게 전염병 상황에

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

한 심리적인 이슈 변화를 탐색하였다. 

둘째, 실제 중의 ‘행복’ 관련 의견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변화를 분

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관련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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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주로 설문 방식을 이용하거나, 현상

학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해 한정된 타겟을 상

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변화에 해 

분석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상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웹데이터를 기반

으로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 및 경제적 요인까지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인 관

점에서 행복 이슈에 해 탐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상준 & 원도연, 2020).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 행복 증진 불행 경감 방안에 한 

연구(Yang et al., 2016)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지

표 영역인 ‘행복 지표 2.0’을 사용하여 행복 이슈

를 분석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량적 방법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행복 요

인의 영역별 토픽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토픽 모델링의 주관성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팬데믹 이후로 변화한 사회의 행복 이슈에 

따라 기존 행복 지표 영역에 맞춘 구체적인 행복 

증진 방안을 제안했다. Min et al. (2021)에서는 

우리의 정신건강에 코로나가 미친 장기적 영향

을 파악하고 응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행복 지표 영역에 

따라 전염병 이전과 이후에 나타난 행복에 관한 

공통적인 이슈와 차이점이 있는 이슈를 파악하

였다. 이를 통해 각 영역에 해 전염병 이후 행

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토픽 모델링 해

석 결과를 기반하여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뉴노

멀’에 응하기 위한 행복 증진 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가

진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 이전에 고려되지 않았

던 새로운 아이템과의 행복 이슈 관련성과 비즈

니스 활용 가능성에 해 제시하였다. 여가 생활 

토픽에 속한 ‘자동차’ 키워드를 통해 코로나 이

후 차량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식한 중들의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자동차에 한 수요를 예

상했다. 코로나 응 토픽에 속한 백신과 방역, 

기업 키워드를 통해 전염병에 응하는 장치인 

백신이나 방역에 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함을 

보였다. 전염병 이후 일상에서의 행복 토픽에서 

소소한 일상을 외부와 공유하는 SNS 공간의 필

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MZ세

의 특징인 SNS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에 

한 높은 능숙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손정희 Shon et al., 2021).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 전후로 시기별 데이터를 나누

어 토픽모델링하여 비교하였다는 측면에서 실무

적 시사점을 가진다. 코로나 이전의 토픽 모델링 

결과와 코로나 이후 토픽 모델링 결과를 비교하

여 각각의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집콕’ ,’자동

차’, ‘지역’, ‘요가’등과 같이 전염병 이전에는 등

장하지 않았던 키워드와 이후 등장 빈도가 증가

한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전염병 발발

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와 여가생활의 변화, 지

역적인 공동체의 중요성 증가와 같은 중들이 

느끼는 일상의 변화를 행복 이슈와 관련 지어 살

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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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opic Modeling Approach to the Analysis of 

Happiness Issues Before and After Pandemic
1)

Gahye Kim*ㆍSo-Hyun Lee**

I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mental health and well-being worldwide and consistently records 

public happiness figures through the World Happiness Report. COVID-19, which occurred in China in 

2019, has changed people's daily lives a lot. The accumulation of stress caused by the prolonged epidemic 

is affecting people's happiness. The present research has revealed negative mental health effect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after the pandemic. In this regard, it was revealed that the happiness index was 

also lowered numerically. It is insufficient to analyze specific issues about changes in the issue of happiness 

felt by the public in Korean society after the epidemic.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hanges in 

the happiness issue of Koreans after COVID-19 and find ways to improve happiness. Data were collected 

from various aspects by searching 32 sub keywords based on ERG theory by dividing the period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results of topic modeling before and after COVID-19 were classified into seven 

areas of happiness index 2.0 pu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Future Research Institute and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before and after topic from the 

perspective of each area, a plan to improve happiness was presented.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that the research on psychological changes caused by COVID-19 was expanded by mining the 

opinions of the actual public on 'happiness'. In addition, it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specifically 

presented measures to promote happiness by utilizing the area of objective happiness indicators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on ways to reduce happiness promotion un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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