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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합계 출산율은 0.78로서 

3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반기웅, 2023).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전체 2347만 가구 중 

946만으로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김원진, 2022). 
가장 활발하게 사람을 만나야 할 20대에서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은지, 2022). 팬데믹을 경험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 보다 집 안에서 배달음식과 OTT를 즐기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되

거나 혹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곽창렬, 2023).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한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적 소통량이 감소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소
통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혹은 

소통을 하려 해도 1인 가구의 반경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 주변과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

이 많아진다. 그 결과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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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며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신적 외

로움 등이 뉴스 등을 통해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서유미, 2023). 이렇게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소통의 감소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개인이 경험하는 고독과 외로움의 정

도가 그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이는 개인의 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외로움의 해소 

방법으로서 소통을 한다(이도형, 손은정, 2013).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처럼, 외로움이 

증가하면 사람은 소통 방식의 변화를 통해 그것

을 해소하려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 사

회로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로움

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소통방식을 바꾸

고 있는지 탐색해 본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등 

오프라인 소통이 제한되는 환경이 강화되면서 

그러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상

에서는 어떻게 소통 언어 및 방식의 변화가 일어

나고 있는지 살펴본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고령화 및 온라인 소

통이라는 주제에 대해 각각 깊은 논의가 진행되

어 왔지만, 고령화 현상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나

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엄사랑 등, 2021). 온라인 소통이 대중화된지 이

제 20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으로 한

정되었던 온라인 소통 초기 사용자는 20년이라

는 사용 기간을 거치며 사용자 층도 많이 넓어졌

다. 즉, 20년 전 처음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젊은이들은 이제 중장년층에 접어들고 있다. 따
라서 이들이 노령화되며 경험하는 사회적 고독

과 외로움이 어떻게 온라인 소통의 행태를 변화

시키는 지 살펴본다면 이는 온라인 소통 연구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의 고령화 현

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외로움, 고독의 증가 및 인터넷 사용

방식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문헌 연구를 통해 기

존의 연구에서는 노령화 사회와 온라인 소통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아본다. 다음으로 노령

화로 인한 외로움의 증가, 그리고 그것이 온라인 

소통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연구 

모델을 제시한다. 해당 연구 모델에서 제시한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

판에서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며, 해당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제시

한 가설들이 대부분 채택된 것을 확인하였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다.

2. 노령화와 온라인 소통에 한 이론  

배경

본 연구를 위한 문헌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노화로 인한 

심리적 변화 중 특히 고독과 외로움을 중심으로 

관련 문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람

들이 노화라는 육체적 현상을 겪으면서 왜, 어떻게 
그러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준다. 
둘째, 노화와 인터넷 사용 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나이가 많은 경우 인터넷 

사용이 더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그로 인해 어

떠한 문제들이 생기며 또한 어떻게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 논의하는 연구들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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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과 심리적 상태

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 중 고독과 외로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인터넷 사용 동기

를 심리적 이유에서 찾는 것에서부터 인터넷 사

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다. 

2.1 노화와 고독  외로움

육체적인 노화와 그로 인해 증가하는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지금껏 활발하게 진행되

어왔다. 이들 중 많은 수가 노화가 진행될수록 

여러가지 조건 변수들로 인해 고독과 외로움도 

대체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ees et 
al. 1999).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육체적 

나이와 정신적 외로움이 단순 선형 관계로 정비

례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좀 더 여러가지 

변수의 다양한 조합으로 보고 그 관계를 밝히는 

연구도 많다 (Hawkley et al., 2022). 예를 들어 아

동기에도 노년기와 마찬가지로 고독과 외로움이 

존재하나 청장년기를 거처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인해 그 외로움의 수준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

다가 노화가 진행되며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전

체적으로 u자 형태의 외로움을 보인다는 연구 

(Victor and Yang, 2012)가 있다. 
그러나 노화로 인해 외로움이 증가한다는 것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성별,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덜 외로울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Barreto et al., 2021). 해당 

연구는 200여 나라의 약 사만오천명의 개인을 대

상으로 외로움의 정도에 대해 연구하여 개인주

의 문화에서 거주하는 이십대 남성이 가장 외로

움에 취약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

구들은 외로움 그 자체 보다 외로움과 다른 변수

와의 관련성에 더욱 집중하는 데 예를 들어 노년의 

외로움은 노화 그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 

성격, 낮아진 수입, 가족 관계의 변화 등 다른 요

인이라는 연구도 있고(Luhmann and Hawkley 
2016; 장휘숙, 김나연, 2011), 혹은 고독감이 다

른 변수들에 대해 갖고 있는 매개효과에 집중하

기도 한다 (전상남, 신학진, 2011).

2.2 노화와 인터넷

2000년 대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이후부터 그 

사용 및 활용에 있어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는 꾸준히 있어왔다

(유용식, 손호중 2012). 따라서 인터넷이 제공하는 
여러 가치들 – 정보의 제공, 사회적 소통 – 을 어

떻게 하면 노년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기술

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Hunsaker 
and Hargittai, 2018). 그 결과 사회적 약자로서 노

년층의 인터넷 활용 현황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

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노인의 정보활용 능력이 

정서적 외로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최장원, 
2021), 혹은 컴퓨터 게임 활동이 우울감에 미치

는 영향(안준희 등, 2011) 등도 알아보았다. 이러

한 연구들은 대체로 인터넷 및 컴퓨터의 활용이 

노인의 정서에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력

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은 해외 연구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Lelkes, 2013).
세대 간 컴퓨터 사용행태 차이 관련 연구들의 

특징 중 하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구분하여 

대체로 노년층에 그 관심을 집중하는데, 이는 중

장년층의 경우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사회적 약자

로 인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따라서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도 큰 제한을 받는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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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 사용기간이 20년을 넘어

가게 되면서, 이전까지 중장년층에 속하던 연령

층이 노년층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 경우 이전까지 

컴퓨터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던 사람들이 

노령화되는 경우 어떻게 그 행동패턴이 변하는

지, 혹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를 살펴보는 것도 

시의적절한 연구가 될 것이다(이금룡 등, 2004). 

2.3 인터넷과 고독  외로움

인터넷/컴퓨터의 사용과 고독 및 외로움과의 

연관성 관한 연구는, 인터넷 사용의 동기를 알아

보는 다양한 연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인터넷 사용의 동기로서 사회적 기술, 
사회적 지지 등 다른 사회적 변수와 함께 개인적 

변수인 내면의 외로움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알

아보는 연구(이도 등, 2013)도 있고, 다양한 인터

넷 사용행태 중 SNS에 집중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로움이 SNS사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연구(이경탁 등, 2013)도 있다. 
이렇게 외로움을 인터넷 사용 행위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온라인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서 외로움에 주목하고 그 

역할을 연구하기도 한다 (Mueller-Coyne et al., 2022).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등의 행위가 중독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원인으로서 외로움을 지목하는 

연구도 있다(Mun and Lee, 202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외로움

이 원인이 되어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해당 사용

으로 인해 외로움이 실제로 감소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김봉섭과 박시현, 2014). 따라서 

향후에는 인터넷사용으로 인해 실제로 외로움이 

감소하였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연구 가설의 도출

3.1 노령화와 외로움, 그리고 화의 욕구

1인 가구의 증가, 낮은 출산율, 고령화 현상은 

모두 하나의 바퀴로 굴러가는 사회 문제들이다. 
주거비용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결혼하여 가정

을 꾸리는 것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
의 대물림이 강화되면서 자식에게 태워줄 사다

리를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예비 부모들은 출산을 

두려워한다. 또한 한 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주52시간을 넘어 69시간

까지 일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의 냉혹함을 경험

하며 경력 단절과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두려워

하다가 두번째 아이의 출산을 포기한다. 그렇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사람들은 결국 자발적, 비
자발적인 1인 가구를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사

람들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

면 2021년 대한민국 주민등록가구 중 1인 가구

는 40%를 넘는다 (김원진, 2022).
이러한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 속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과거에는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외로움과 고독감을 이제는 사회 전체가 걱정하고 

감내해야 하는 현상으로 만든다. 이미 중장년층의 

고독사는 지난 5년간 매년 8.8%씩 빠르게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2022) 
젊은 층의 은둔형 외톨이는 24만명 수준을 바라본다 

(서유미, 2023). 특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이러한 

외로움은 극단적인 형태로 강화가 되어 엔데믹 

후에도 외로움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다른 

형태의 사회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개인의 외로움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자기혐오를 생성

하고, 이는 다시 타인에 대한 혐오로 확장하여 이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김만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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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혼자 있어

도 덜 외로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이경탁 

등, 2013). 20여년 전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역사

를 같이 해 온 온라인 커뮤니티는 단순한 게시판 

형태에서부터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형태, 페
이스북, 엑스(구 트위터) 와 같은 SNS, 그 외 유

튜브, 틱톡 등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진화해 

왔다. 각 플랫폼의 세부적인 소통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유용상 등, 2023; 이국용, 2010). 감정의 

공유는 소통의 근간이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사

람들은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온라인 소통의 

효과를 오프라인의 그것과 비교, 논의하는 연구

도 많은데 이러한 연구들 역시 온라인 소통의 효

과 자체를 폄훼하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과의 차

이점에 집중하여 온라인 소통을 이해하려 노력

하고 있다 (김상훈 등, 2007).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가 소통의 도구로서 

널리 쓰이는 환경에서는 개인적 외로움의 증가

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발한 참여 활동으로 이

어지기 쉽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이러

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제한된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

의 욕구를 해결하였다(Nimrod, 2020). 온라인의 

익명성은 때로 대화의 시작을 쉽게 만들고, 솔직

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공통된 주제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더 쉽게 서로를 찾을 

수 있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그들은 글을 쓰

고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을 찍으며 대화를 시작

할 뿐 아니라, 댓글을 달고 그 글에 다시 대댓글

을 달며 소통을 이어간다.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은 단

순한 말의 덧붙임이 아닌 진지한 대화의 연결 과

정이며 소통의 핵심적 부분집합이다. 한 개의 게

시물에 달린 많은 댓글은 단지 게시물의 인기수

준 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물을 통해 대화를 하고

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도를 보여준다(Fang et al., 
2018). 대화가 길어질수록 댓글과 대댓글의 숫자

는 많아지고 이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소통에 

대한 욕구의 수준을 반영한다. 따라서 노령화로 

인해 사회 전체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 결과 

외로움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소통에 대

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는 이러한 현상이 댓글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고령화/노령화 현상과 사회적 고독감/외

로움, 그로 인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언

제나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로만 이어지지는 않

는다. 특히 고령화현상은 고독감의 증가 외에도 

혁신의 도입 제한, 노동력의 감소 등 다른 다양

한 사회적 현상을 초래한다 (이상림, 2012). 그러

므로 현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고

독감, 외로움의 원인을 고령화 현상으로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높아지는 사회적 

경쟁, 비대면 기술의 활성화 등 고령화 현상과 

관계없는 다른 다양한 요인들이 사회적 고독감

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희조, 2011). 
다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

의 요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고령화 현상

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한다. 

H1: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가 증

가한다. 

개인의 외로움이 사회 전체 수준에서 증가하

여 대화의 욕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게시물 당 

평균 댓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느 한 두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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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게시물의 댓글이 폭증하여 전체 평균을 올

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게시물

에 대하여 균일하게 댓글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만약 어떠한 특별한 사건 혹은 이슈로 

인해 일부 게시물의 댓글이 전체 평균을 올린다면, 
그것은 사회적 외로움의 증가로 인한 대화 욕구 

증가가 아닌, 해당 게시물 혹은 사건의 유명세를 

나타내는 지표일 것이다(박병언과 임규건,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H1이 의미하는 평균 댓글의 

증가는, 일부 게시물의 댓글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닌 게시물 전체에서 고르게 댓글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댓글수의 ‘고른’ 증가는 

댓글의 집중도를 낮추게 된다. 즉, 댓글 상위 게

시물이 댓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댓

글수가 증가하면서 점차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2: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댓글의 집중도 (i.e., 소수의 

댓글상위 게시물이 획득하는 댓글의 양이 

전체 댓글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한다.

3.2 노령화와 호기심, 그리고 의문문

호기심이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Schmitt & Lahroodi 2008). 호기심은 정신적 인

지 활동이며 개인별로 매우 다른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그 감소 혹은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

히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에서 노령화로 인한 호기심의 전반적인 감소 
경향을 밝힌 바 있다(Swirsky et al., 2021). 그러

한 연구들은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이 감

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그 감소량을 

줄일 수 있을지, 혹은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으로는 어떤 것들인지 등을 밝히려 노력하였다

(Chu et al., 2021). 육체적 노화의 결과로서 호기

심 감소를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정신적 노화의 

속도에 대한 조절변수로서 호기심의 역할을 강

조하기도 한다(Sakaki et al., 2018). 
만약 나이가 들어 호기심이 감소한다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언어 역시 그 변화를 반영

할 것이다. 호기심이 감소할 경우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표현 또한 감소할 것이므로,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언어학적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할 때 쓰는 언어

방식을 의문법이라고 하며 의문문은 이러한 의

문법이 쓰인 문장을 뜻한다(의문문-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023). 그렇다면 의문을 표시하는 

행위의 가장 근본적 언어표현이라 할 수 있는 의문

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시될 수 있다.

H3: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문문의 비중이 감소한다. 

호기심의 감소로 인한 의문문의 전체적인 감

소 현상에 있어, “~~지 않나요?” 형식을 띄며 예/
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부정 의문문은 예외

로 고려해야 한다. 의문문은 크게 청자의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예/아니요의 대답을 요구

하는 판정 의문문, 대답을 딱히 요구하지 않는 

수사의문문으로 나뉜다. 그 중 판정 의문문은 실

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쓰이

는 부정의문문과 특정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

기 위한 확인의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미희, 
2010). 즉, 부정의문문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

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표현하는 문장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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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며 상대에게 확인받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문장이다. 따라서 호기심

의 감소를 이유로 하는 의문문의 감소 경향에 있

어 부정의문문은 예외로 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이 제시된다.

H4: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의 연령이 

높아져도 부정의문문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는다.

3.3 노령화와 자신감, 그리고 명령문

자신감이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정성우와 표내숙, 2009). 
의학적으로 노화는 면역력 약화, 반사신경의 느

려짐, 근육 소실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육체적 

변화를 야기하는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기능이 

약화되면 정신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이는 자신

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Stahl et al., 2020). 
예를 들어 이전에 문제없이 수행하던 수준의 등

산, 싸이클링 등을 자신의 노화로 인해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이

는 자신감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Ryu et al., 2021). 
노화는 단지 육체적인 제한만 야기하는 것이 아

니라 치매 등 인지적인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

도 많다. 이런 경우 더욱 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하게 된다.
물론 육체의 노화가 필연적으로 자신감의 저

하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육체와 정

신은 긴 하게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원칙적으로 다른 차원의, 서로 분리된 개념의 존

재들이다. 따라서 노화가 된다고 하여 자신감의 

저하가 필연적인 것도 아니며 노화와 함께 지식

과 경험이 쌓이면 반대로 자신감이 상승하는 경

우도 있을 수 있다(Zulkosky, 2012). 노화는 비가

역적이며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자신감은 양

방향으로 변화하며 어느 정도 의지를 통해 조종이 
가능한 변수이다(Hanton and Connaughton, 2002).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면서 

노화와 자신감의 관계를 대체적인 양의 방향으

로 설정하고자 한다.
자신감이 줄어들면 이는 언어습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상대에게 지시를 하

거나 명령을 하는 말투가 줄어들 것이다. 물론 

명령, 지시를 하는 말투의 감소는 자신감의 감소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

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결심

한 경우, 좀 더 겸손해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기로 

결심한 경우 그 결과 명령, 지시하는 말투를 덜 

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

의 심경의 변화에 의한 말투 변화는 특별한 외부

적 동기가 없는 이상 그 확률이 높지 않다. 그러

나 노화는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변

화이며 인한 자신감의 결여 역시 그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된다.

H5: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명령 및 지시 말투의 비중은 

감소한다. 

4. 연구 방법  자료의 수집

4.1 데이터 수집

가설 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82쿡(www.
82cook.com)의 자유게시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사이트는 2002년경 초반 요리 레시피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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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로 여성들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공유하기 

위해 한 언론사 기자 출신의 개인에 의해 만들어

졌다. 홍보 및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거나 기타 

대기업이 사업 및 고객 확장 등 특정 목적을 가

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 커뮤니

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 및 공동구

매 링크 등을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들은 원

하지 않는 정보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의견의 교환 및 소통을 위해 게시판을 활

용한다. 또한 게시판이 자유게시판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요리, 교육, 인간관계, 
경제 등 소통의 주제가 매우 폭넓고 다양하다. 

해당 커뮤니티의 자유게시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2014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약 9년
간 신규회원 가입을 중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게시판의 활성도가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명 사이트

가 신입회원 가입을 중지할 경우, 새로운 콘텐츠 

및 다양한 시각의 부재로 인해 곧 활동력을 잃고 

사용자 수가 차츰 줄어들기 마련인데 82cook의 

경우 2015년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감소하였다가 

다시 회복하여 이후 8년간 하루 평균 360개의 게

시물 수와 평균 3000회의 게시물당 조회수를 일

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즉 현 게시판의 사용자는 

모두 2014년 이전에 가입을 한 사람들이며, 최소 

9년간 꾸준히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이 대부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이전에도 해당 사이트는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아닌 성인 이상 특히 기혼여성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타 온라인 커뮤니

티에 비해 가입 및 활동 연령이 높은 편으로 알

려져 왔다. 사용자 정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초창기부터 30대 이상의 기혼 

여성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자 연령이 높은 
편이었으며 2014년 이후 신입회원 가입이 중지

되면서 사용자 연령은 자연스럽게 더 올라갔다. 
현재는 50대를 주축으로 하는 40대 이상의 여성

으로 사용자 연령을 추정하고 있다.1) 따라서 

2014년 신입회원의 가입이 중지된 이후의 해당 

게시판의 사용 언어 변화를 연도별로 추적 분석

한다면, 그것은 사용자 pool과 활동성이 조절된 

상태에서 시간의 변화 (i.e., 노령화)에 따라 해당 

집단의 언어사용이 어떻게 변하는 지를 객관적

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4.2 기  통계 분석

가설의 검증을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총 11년간의 82쿡 ‘자유게시판’2) 
게시글의 고유 아이디, 날짜, 제목, 조회수, 댓글 

수를 수집하였다. 82쿡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은 

2002년부터 꾸준히 운영되다가, 2011년 8월 22일 

주소를 이전하면서 새롭게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새로운 게시판을 기준

으로 수집되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 

평균 360개 정도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으며 각 

게시물은 평균 3000회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2014년 하반기 신입회원 가입을 금지하면서 

2015년 일시적으로 게시물 수가 감소하였으나 

2016년 이후 다시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여 2022년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규회원의 유입 없이 

기존 회원 만으로도 활동력을 잃지 않고 활발하

게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투의 변화를 보기 위해 게시물의 ‘제목’ 데이

1) https://brunch.co.kr/@joypinkgom/176; https://namu.wiki/w/82쿡
2) https://www.82cook.com/entiz/enti.php?b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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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수집한 이유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

물의 제목은 발화, 즉 대화의 시작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장인봉, 2016). 하나의 게시글과 그에 

딸린 댓글들이 하나의 대화세트를 이룬다고 볼 

때, 제목은 해당 대화의 시작을 알리며 제목을 

분석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와 태도, 뉘앙스를 알 수 있다(배정환 등, 2013). 
조회수는 해당 대화에 참여하는 잠재적 참여자

들을 의미하고 댓글 수는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

들을 의미한다. 즉 제목, 조회수, 댓글 수는 해당 

대화의 시작점과 잠재적 참여자, 실제 참여자 수

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들이다. 이에 더해 댓

글의 집중도를 보기 위해 CR10을 계산하였다. 
댓글 수 상위 10개의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댓글의 
비중을 살펴보았는데, 표에서 보듯이 약 14%의 

수치를 보였다. 이는 상위 10개 게시물의 댓글이 

전체 댓글의 14%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5. 분석 결과

5.1 변수  모델 설정

가설 검증을 위한 변수 및 연구 모델 설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구성원 변화가 없는 집

단에서 노령화는 시간이 흐름과 정비례로 진행

된다. 그러므로 모든 가설에서 독립변수는 시간

이 된다. 11년간의 데이터를 연도별로 나누었으

므로 독립변수의 단위는 연도(year)가 된다. 종속

변수는 각 가설에서 구성하는 개념을 다음과 같

이 도구화 하였다. H1에서 말하는 평균 댓글수

는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댓글수를 총 

게시물 수로 나누어 하나의 게시물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댓글의 수를 계산하였다. H2에서 

말하는 댓글의 집중도는 댓글 수 기준으로 상위 

1% 게시물과 0.1% 게시물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연도 게시물 수 총 조회수 평균 조회수 총 댓  수 평균 댓  수 CR10*

2012 148670 412997245 2777.95 1121467 7.543 14.421

2013 136632 400164084 2928.77 1075809 7.874 15.052

2014 115363 353745236 3066.39 967621 8.388 14.304

2015 63218 203666380 3221.65 565250 8.941 14.828

2016 122891 368898291 3001.83 1144239 9.311 13.842

2017 130419 365710836 2804.12 1334529 10.233 13.313

2018 128341 401396330 3127.58 1397307 10.887 13.499

2019 134413 398540643 2965.05 1489868 11.084 12.614

2020 138061 425386558 3081.15 1691671 12.253 13.303

2021 138678 408452813 2945.35 1750793 12.625 12.274

2022 142621 435741023 3055.20 1856380 13.016 12.098

Total 1399307 4174699439 32975.05 14394934 112.155 149.548

평균 127210.0 379518130.8 2997.73 1308630.4 10.196 13.595

* 댓 수 상  10개 게시물이 갖고 있는 댓 이 체 댓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 1> 연도별 데이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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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댓글의 양이 전체 댓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연도별 평균 게시물 수가 약 12만 7
천개 이므로 상위 1% 게시물의 경우 약 1270개 

게시물이며 상위 0.1%의 경우 약 127개 게시물

이 해당된다. 이들이 가진 댓글수를 합한 후, 총
댓글수로 나누어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 H3에서 

말하는 의문문의 경우 “~요?” 로 끝나는 문장의 

수를 확인한 후 전체 게시물 수로 나누어 그 비

율을 계산하였다. 즉, 전체 게시물 중 의문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였다. H4에서 말하는 부

정의문문의 경우 “~않나요?” 로 끝나는 문장의 

수를 확인한 후 전체 게시물 수로 나누어 그 비

율을 계산하였다. H5에서 말하는 명령문의 경우 

“~세요.” 로 끝나는 문장의 수를 확인한 후 전체 

게시물 수로 나누어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

5.2 가설 검증

가설 검증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표 3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정

의문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수들은 서로 강

한 양 혹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의 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댓글의 수는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따라서 H1은 채택되었다. H2 검증을 위해 

각각 댓글 상위 1%와 0.1%의 게시물이 가지고 

독립변수(X) 종속변수(Y) 종속변수의 정의  도구화

H1 Yr Av.Rp 평균 댓글수

H2a Yr p.Rep1 댓글 상위 0.1% 게시물이 보유하는 댓글이 총댓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H2b Yr p.Rep10 댓글 상위 1% 게시물이 보유하는 댓글이 총댓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H3 Yr p.Qus 의문문 - “요?”가 등장하는 비율

H4 Yr p.NQus 부정의문문 - “않나요?” 가 등장하는 비율

H5 Yr p.Cmd 명령문 - “세요” 가 등장하는 비율

<표 2> 구성개념의 정의 및 도구화

Year Av.Rp p.Rep1 p.Rep10 p.Qus p.NQus p.Cmd

Year 1

Av.Rp 0.995** 1

p.Rep1 -.853** -0.820** 1

p.Rep10 -0.945** -0.926** 0.967** 1

p.Qus -0.972** -0.968** 0.829** 0.907** 1

p.NQus 0.189 0.199 -0.251 -0.268 -0.148 1

p.Cmd -0.980** -0.979** 0.855** 0.942** 0.962** -0.352 1

**<0.05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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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댓글의 비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는데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댓글의 증가가 어느 한두 

댓글 상위게시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체 게시

물에 걸쳐 댓글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H2도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전체 

게시물 중 의문문의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지 살펴보았는데 일정하게 감소

하는 것으로 (b=-0.014, Sig<0.01) 나타났다. 따라서 
H3도 채택되었다. 반대로 부정의문문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없었다(Sig>0.1). 따
라서 H4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명령어의 비

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다(b=-0.004, 
t=-14.9, Sig<0.01). 따라서 H5는 채택되었다.

6. 결론  시사

6.1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과

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말

투의 변화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찰하였

다. 커뮤니티 사용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게시

물 당 댓글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그 증가분이 특정 게시물에 쏠리는 것이 아니

라 전체 게시물에서 고르게 증가한다는 것도 확

인하였다. 또한 커뮤니티 사용자의 연령이 높아

질수록 의문문은 감소하나 부정의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검증하여 의문문 중 부정의

문문을 제외한 진정한 의미의 의문문만이 감소

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명령문 

혹은 지시문으로 볼 수 있는 문장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

났다는 것이다. 총 11년간의 변화를 연도별로 관찰

하는 과정에서 자료수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변화추이가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말투의 변화 원인 

중 하나로서 노화라는 육체적 변화가 외로움과 

자신감 결여라는 정신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러한 정신적 변화가 원인이 되어 말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화라는 육체적 변화

는 개인적인 변화이고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외로움과 

Hs R^2
비표

표 t 유의수 Result
b St.e

H1 .99 .580 .019 .995 29.848 .000 채택

H2a .728 -.002 .000 -.853 -4.903 .001 채택

H2b .893 -.006 .001 -.945 -8.644 .000 채택

H3 .945 -.014 .001 -.972 -12.492 .000 채택

H4 .036 1.390E-5 .000 .189 .577 .578 채택

H5 .961 -.004 .000 -.980 -14.860 .000 채택

<표 4>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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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의 감소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

에 겪는 변화이며 개인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그들이 속한 사회의 성격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변화의 

가장 근본적이고 공통된, 핵심적인 양상(i.e., 외
로움의 증가와 자신감의 감소)에 집중하여 육체

적 노화와 말투의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 변

수의 존재감을 확인하였다. 노화는 새롭지 않은 

현상이지만 인터넷 사용은 단지 20여년의 역사

를 가진 도구이며 따라서 인터넷 사용 세대의 노

화 역시 새로운 현상으로서 연구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6.2 학문  시사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에서, 노령화로 인한 말투의 

변화를 10년이라는 장기간을 지정하여 실증적으

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의 

역사는 이제 20년을 넘어가고 있고, 온라인 커뮤

니티에 대한 연구도 그와 비슷한 길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

이 많아질수록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요성도 커

지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령화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이지연, 
2012). 처음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

는 온라인 커뮤니티 연구는 그 동안 진행되었지

만, 본 연구처럼 커뮤니티의 주제나 주사용자가 

고령자로 특정되지 않은 채 일반 사용자가 그대

로 연령이 높아지는 경우 어떻게 말투가 변하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신입회원을 더 이상 받지 않

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11년 간의 데이터를 분석

함으로써, 시간이 흘러 참여자의 연령이 높아짐

에 따라 어떻게 말투가 변하는지 실증적 관점에

서 보여주었다. 
둘째, 노화로 인한 심리적 변화를 연구함에 있어 

외로움과 호기심이라는 두 가지 원인 심리를 조망

하였다. 본 연구는 노화라는 육체적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많은 심리적 변화 중, 인터넷 사용과 

관련되어 외로움과 호기심이라는 두 가지 주요 

심리변화에 집중하여 이로 인해 말투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노

화 및 노령화와 연관되어 외로움은 많은 연구가 

되어 왔지만, 호기심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

이 연구되지 않았다. 특히 외국에 비해 한국에서

는 연령과 호기심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상대

적으로 적게 행해져 왔는데, 본 연구는 호기심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호기심을 변화의 원

인으로 가정하여 그 결과 어떻게 말투가 변하는

지를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나이의 변화로 인한 

호기심의 변화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노화 관련 연구는 그 대상

이 60대 이상 노인층에 집중되어 왔다면, 본 연

구는 노인층을 포함한 중장년층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기존의 노인 관련 연구는 기본적으로 신

체적, 정신적 제약이 있는 약자를 가정하였다면 

본 연구는 청년 층에 비해 나이가 좀 더 들은 중

장년층을 대상에 포함한다. 즉, 10년 전 인터넷 

커뮤니티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청장년 세대가 

10년이 흘러 중장년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말투의 변화가 일어

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적

으로 가장 많은 연령층이 바로 50대이며 그 다음

이 40대이다. 이들은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던 청년층이었으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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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우 오랫동안 대한민국 인구의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할 세대이다(인스파일러, 2023). 이러한 

세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

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6.3 실무  시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

한다. 첫째,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온

라인 커뮤니티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어떻게 표

현되는지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

고 있고, 사회의 모든 단면이 그 영향을 받고 있

다.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비대면으로 여론이 형

성되는 가장 대표적 장소로서 그 변화가 뚜렷하

다. 본 연구는 신입회원 모집이 중단된 대규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10년 간 데이터를 분석함으

로써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말투가 어떻게 변하는

지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그 이유 또한 제시

하였다.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

함으로써 사회는 구성원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

엇인지도 알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생

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지금껏 개인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던 

외로움을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온

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보았다. 
청년층은 은둔형 외톨이, 중장년층은 고독사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외로움 문제는 이

제 피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

이다(노가빈 등, 2021). 본 연구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변하는지, 외로움이 커지면 말투는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외로움으

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나이가 들면

서 ‘말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성적이 아닌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량적 결과를 보여줌으로

써, 연구결과에 대한 현실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말투가 변한다는 것의 의미는 생각이 변하고 행

동이 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

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규회원을 받지 않고 기

존의 회원만으로 운영하는 한국의 대규모 온라

인 커뮤니티의 현황을 보여준다. 내외부적 이유

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입회원을 받지 않은 온라

인 커뮤니티는 꽤 존재하지만, 특별한 자격을 요

구하지 않는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가 10년이 넘

는 기간동안 신규회원을 받지 않으면서도 활동

성을 유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커뮤니티는 놀라울 정도로 그 활동성

을 유지하는 데 이는 기존 회원의 충성도가 강하

고, 커뮤니티의 모델이 그러한 충성도 높은 고객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본 연구는 이렇게 충성도 높은 회원들

로 커뮤니티를 장기에 걸쳐 유지하는 사례를 보

여줌으로써 커뮤니티 운영 및 관리에 관심을 가

진 사람들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6.4 한계  향후 연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이를 보완하

는 향후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다. 첫째, 데이터 

분석 대상이 된 커뮤니티의 주된 성별층이 여성

이라는 점이다. 남성 회원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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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여성이며 대화의 주제 역시 여성과 관련된 

것이 많아 말투의 변화가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밝히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차후에는 남성 위주의 유사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면 동일한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나이 이외에 말투의 변화를 일으키

는 다른 요인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였다. 예
를 들어 사회적 변혁으로 인한 말투의 변화가 일

어났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검증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로 말투의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

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셋째, 대화의 발화가 

제목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제목 위주의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이는 전체 대

화의 일부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는 제목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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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flection of Aging Society in Online 

Communities: An Exploratory Study on Changes 

in Conversation Style and Language Usage

3)

Jung Lee*ㆍJinyoung Han**ㆍJuyeon Ham***

With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and the increasing use of online communities for over 20 years, 
the age range of users has also been rising. This study explores the linguistic changes that have occurred 
as the user age in online communities has increased. To do this,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from 
an online community that has been actively operating, despite new member registrations being closed nine 
years ago. By comparing the posts over an 11-year period from 2012 to 2022, changes such as an increase 
in average comments, a decrease in interrogative sentences, and a decrease in imperative statements were 
observed. The study also proposed loneliness due to aging and a decline in curiosity and confidence as 
potential causes of these changes. In South Korea, which is rapidly entering an aging society 
unprecedentedly fast on a global scale,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has evolved loneliness from 
a personal issue to a social problem, manifested in an increase in solitary deaths and reclusive individuals. 
This research sheds light on one aspect of these social phenomena through the analysis of data from a large 
onlin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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