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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ich areas have been more interested in depression research in Korea through 

analysis of academic papers related to depression, and then to provide insights that can solve future depression problems. 

1,032 papers searched with the keyword “depression” in scienceON were analyzed using Python 3.7 for word frequency 

analysis, word co-occurrence analysis, BERTopic, LDA, and OLS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word frequency and 

co-occurrence frequency analysis showed that related words were composed around words such as patient, disorder and 

symptom. As a result of topic modeling, a total of 13 topics including 'childhood depression' and 'eating anxiety' were 

derived. And it has been identified as a topic of interest that 'suicidal thoughts', 'treatment', 'occupational health', and 

'health treatment progra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pics, while 'child depression' and 'female treatment' were 

relatively l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future research will not only study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but also social and environmental causes, as well as it was suggested that various collaborative 

studies of experts in academia were needed such as convergence and complex perspectives for depression relief an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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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2 
 

건강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욕구 중 하나이다. 국어사전

에서는 건강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

튼함, 또는 그런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이를 확대하여 신체적·정신적·사

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WHO, 2017)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는 육체적·정신적인 면에 한

정되었지만, 개인이 사회생활을 통해 받는 영향이 커지고 사

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많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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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t al., 2020)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인 면까지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신건강(mental health)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삶

의 정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웰빙(well-being) 상태로 

정의되며, 정신건강의 수준은 다양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

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Choi et al., 2020; Kim & Lee., 

2020). 따라서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 직업적·사회적 기능을 결정하며, 경제적으

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Korniloff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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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2).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우울증

에 주목하고 있다. 우울증은 정신장애 중 가장 유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초기에 잘 대처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으나 적절하

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정신건강 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

환이기 때문에 사회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심하면 자살

이라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Kessler et al., 

2005).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 정신건

강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MOHW, 2021) 

그 효과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

료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는 

93만 3,481명으로 2017년 대비 35.1%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

른 1인당 진료비도 56만 4,712원으로 2017년 대비 28.5%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였다(HIRA, 2022).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1

년 20대가 17만 7,166명으로 전체 환자의 19.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2021년에 127.1%로 연평균 22.8%가 증가

하였고, 2021년 기준 여성은 63만 334명으로 남성(30만 3,147

명)의 2.1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HIRA, 2022). 이런 결과에 

따르면 20대와 여성의 우울증 증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울증에 대한 학계의 접근방법도 다양하다. 전통적인 심리

학에서는 우울증을 치료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의학계

의 약물치료에 대해 심리치료(psychotherapy)를 이용하여 불안, 

분노, 슬픔, 무기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부정정서와 우울증

과 같은 병리적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arlow, 2008; Castonguay, 2013). 이들은 치료와 관련된 많은 사

례를 제시하며 심리치료가 장기적으로 단독 약물치료보다 훨

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Leylin & DeRubeis, 2009; 

Siddique, 2012). 한편, 긍정심리학자들은 지금까지의 심리치료

가 대부분 개인의 결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점과 긍정적으로 정서화된 감정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통해 회복력을 발현시키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ashid & Seligman, 2018;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14).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울증과 관련된 학술논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우울증 연구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를 탐색한 후 향후 우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cienceON 

(https://scienceon.kisti.re.kr)에서 키워드 ‘우울증’과 관련된 총 

1,848편의 논문 중 중복 논문을 제외한 1,768편의 논문을 추

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영문 초록이 탑재된 1,03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단어빈도분석, 워드클라우딩 및 단어 동시출현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머신러닝의 비지도학습법으로 분류되는 

BERTopic과 LDA를 통해 토픽을 도출한 후, 각 토픽에 대한 

연도별 트렌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우울증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에게 어떤 영

역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의 제공과 

함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어떤 접근법이 더 관심있게 연구되

고 있는지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단서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

대하였다.  

 

 

2. Theoretical Background 
  

2.1. 우울증(Depression or Depression Disorder)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1억 3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흔한 장애로 최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10~15%에 이른

다(Lépine & Briley, 2011). Lépine & Briley(2011)는 우울증이 그 

증상 자체로도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성

공적으로 치료되는 경우에도 인지 장애나 사회적 기능 장애 

등 잔여 증상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며, 재발 위험으

로 인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고 하였다(Lépine & Briley, 

2011; Solomon et al., 2000).  

우울증은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감정상태로 정의된다(Clark, 1995). 따라서 우울증이나 우

울장애는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

니라 여러 내외적 원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정신적인 낙담과 절망의 상태로 생각의 내용, 사고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

하된 상태를 뜻한다(Seung et al., 2022).  

우울증의 다양한 관점은 심리학적 이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정신분석이론에서 Freud(1917)는 대부분 우울 

증세가 배우자, 직업, 건강과 같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우울 증세

를 겪게 되면 자기애의 추락과 함께 징벌에 대한 망상적 기

대가 발생한다고 하였다(Freud, 1917).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이

런 질책과 비난과 같은 징벌에 대한 망상적 기대가 실제 대

상에게 적용되고 대상에 대한 자아의 복수심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하였다(Freud, 1986). 대상관계이론에서 Klein(1946)은 

사람은 누구나 편집-분열적 자리를 거쳐 우울적 자리라는 심



 21 Woo-Ryeong YANG, Hoe-Chang YANG / Korean Journal of Food & Health Convergence 9(1), pp.19-28  

리단계로 가는 발달적 기제를 거치는데 과제 수행에 실패하

게 되거나, 상실이라는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애도과정을 충

분히 얻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였다

(Klein, 1946). 또한 대상을 사랑하거나 사랑받고자 하는 인간

의 근본적인 욕구가 좌절되어 자아가 손상을 입는 경우 사람

들은 나쁜 내적 대상들에게 애착과 충성심을 형성하며 이들

의 나쁨을 자기 스스로 떠맡음으로써 실제 세상과 직면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다(Woods & Mitchel, 1996). 행동주의 이론

에서 Maier & Seligman(1976)은 학습된 무기력을 통해 우울증

이 강화물의 상실이 아니라 강화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McMinn & Wade(1995)는 우

울증에서 나타나는 불행감이나 행동의 감소가 긍정적 강화의 

결핍이나 혐오스럽고 불쾌한 경험의 증가로 인한 결과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환경적 요인이 우울

증을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McMinn & Wade, 1995). 

인지이론에서 Beck(1967)은 우울증의 원인은 잘못된 추측과 

가정으로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런 부정확한 개념은 주로 인지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잘

못된 학습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였다(Beck, 1967). 또한 그

는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과장과 축소, 과잉일반화, 흑

백논리와 이분법적 사고, 개인화와 같은 잘못된 정보처리로 

인해서도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하였다(Beck, 1979).  

우리 사회에서도 우울에 대한 논의는 최근 10년 동안 급속

히 확산되었고, 대중매체에서도 청년 문제, 노인 문제, 자살 

등 여러 사회 문제의 주요한 배경과 원인으로 우울이 지목되

었다. 우울증은 다양한 정신적 상태뿐 아니라 불안장애, 강박

장애, 약물 남용, 성격장애, 정신증, 인지 결핍, 치매, 파킨슨, 

비만, 성기능 장애, 통증 등과 함께 나타나며, 망상과 환각이 

나타나는 정신병적 우울증부터 정신병적 양상이 없는 신경증

적 우울증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et 

al., 2008).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

사」에서 우리나라 우울 위험군은 16.9%로 2019년 3.2%의 5배

가 넘는 수치로 여전히 높고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도하였다

(MOHW, 2022).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별로는 지속해서 

30대가 가장 높았으며(24.2%), 40대(17.0%), 50대(16.0%), 20대

(14.3%), 60대(13.0%) 순이며, 여성이 18.6%로 남성(15.3%)보다 

3.3%p 높다고 하였다(MOHW, 2022). 한편, 소득이 감소한 경

우의 우울 위험군이 22.1%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집단(11.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우울 위험군이 23.3%로 2인 이상 가구(15.65)에 비해 높았으

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20.6%로 기혼(14.3%)에 비해 높다

고 하였다(MOHW, 2022). 이런 결과로 볼 때 최근 우리 사회

가 오랜 불경기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이

혼율 증가 등의 이유만으로도 우울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2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자연어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는 정보 관리, 의

미론적 마이닝 및 컴퓨터가 텍스트 문서에서 인간 언어 처리

로부터 의미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과학의 도전적인 

과제이다(Jelodar et al., 2019). 토픽모델링은 데이터 마이닝, 잠

재 데이터 발견, 데이터와 텍스트 문서 간의 관계 찾기를 위

한 텍스트마이닝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이다(Yang, 

2022). NMF(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Févotte and Idier, 

2011)나 LDA(Blei et al., 2003)는 텍스트마이닝에서 다양한 장점

이 있지만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토픽의 수, 불용어 목록, 

형태소 분석이 필요하고 단어 간의 의미관계가 무시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자연어처리 분야에서는 텍스트 임베딩

(text embedding) 기술이 보급되고 있다(Yang, 2022).  

2018년 Google이 공개한 BERT는 입력데이터를 양방향에서 

접근하여 문맥을 파악할 수 있고, 미세조정과 사전학습이 가

능한 비지도 학습모델이다(Kim & Yang, 2022). BERTopic은 이전

의 복합 토픽 모델링(Bianchi et al., 2020; Devlin et al., 2018)과는 

다르게 BERT를 통해 사전학습된 언어모델 데이터를 호출해

서 BoW(Bag of Word)의 요소를 제거하고 사전 학습된 언어모

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법(Devlin et al., 2018)으로 최근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Yang, 2022). 본 연구에서 활용한 

BERTopic은 상황에 맞는 단어 및 문장 벡터 표현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벡터 표현의 의미론적 속성은 유사한 텍스트

가 벡터 공간에서 가까운 방식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인코딩

할 수 있도록 한다(Grootendorst, 2022). 클러스터링 기술과 TF-

IDF의 클래스 기반 변형을 활용하여 일관된 주제 표현을 생

성하는 BERTopic은 텍스트 임베딩 단계에서 BERT를 활용한 

임베딩과 c-TF-IDF 단어 가중치를 활용한 다음, 각 도메인에 

맞는 텍스트 클러스터링을 하여 텍스트에 잠재된 의미있는 

주제를 찾아내는 토픽모델링 기법이다(Ko et al., 2022).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

정형 데이터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현재까지 토픽모델을 활용

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토픽모델링 기법이다

(Blei et al., 2003). LDA 기반의 토픽모델링은 자연어 처리, 텍스

트마이닝 및 소셜미디어 분석과 정보 검색에 적용되었으며 

이산 데이터를 시연하는데 탁월할 뿐 아니라 엄청난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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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구조와 의미를 찾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다(Jelodar et al., 2019; Yang, 2022). LDA는 말뭉치

(corpus)의 생성확률 모델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문서가 잠재

적인 토픽에 대해 무작위 혼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토픽은 

단어에 대한 분포로 구성된다는 것이다(Jelodar et al., 2019). 

LDA는 Blei et al. (2013)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LDA는 단어

확률로 토픽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 토픽에서 가장 높은 확률

을 가진 단어는 일반적으로 LDA 토픽으로부터 단어확률이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Blei 

et al., 2003). LDA 매개변수(parameter)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

로는 변이 방법(variational method)(Blei et al., 2003), 기대 전파

(expectation propagation)와 Gibbs 샘플링(Griffiths & Steyvers, 

2004)과 같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BERTopic이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임베딩 특성상 기존의 평가법으로는 BERTopic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Bodrunova et al., 2020).에도 주

목하고 있다. 실제로 Yang(2022)과 Yang & Yang(2022)의 연구

에서 보면 BERTopic을 통해 도출한 토픽 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아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었으며, BERTopic에서 채택되

지 못한 이상치 문서들이 다수 발생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실제 연구동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

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Yang(2022)와 

Yang & Yang(2022) 뿐 아니라 Ko et al.(2022), Kim & Yang(2022)

이 적용한 것처럼 BERTopic과 LDA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연

구동향 분석이라는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3. Research Procedure 
 

본 연구는 우울증 연구 동향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

구절차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Python 3.7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다.  

  

 

Figure 1: Research Procedure 
 

3.1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 

    

2022년 10월 15일자 기준 scienceON 

(https://scienceon.kisti.re.kr)을 활용하여 “우울증”으로 검색한 

결과 총 1,848편의 논문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중복 논문을 

제외한 1,768편 중 영문초록 이 탑재된 1,032편의 논문을 획

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논문에 대한 기간별 발간 편

수는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

울증에 대한 논문은 기간이 지날수록 늘어남을 알 수 있어 

우울증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보도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를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1: Number of publications per period 

Period division 1966~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9 2020~ Sum 

Number of 
publications 

9 113 620 824 202 1,768 

 

3.2.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데이터 전처리는 의미없는 단어나 불용어 등을 삭제함으로

써 토픽을 좀 더 정교하게 도출하는 사전적 과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영문초록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기호, 숫자와 함께 

초록에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purpose, conclusion, aim. 

methology 등과 correlation, regression, SPSS, AMOS, coefficient 등 

통계와 관련된 용어를 불용어로 제거하였으며, depression도 제

거하여 우울증과 관련된 주변 단어들로 구성된 토픽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4. Empirical Analysis Results 

4.1. 단어빈도분석 결과(Results of Word Frequency 

Analysis)  
 

단어 빈도분석 결과 patient(1,353), symptom(823), disorder(808), 

health(770), treatment(712) 등의 단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어 우울증 또는 우울장애와 관련된 치료,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정서 등이 연구의 관심 키워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빈도분석 결과 상위 20개 단어와 워드클라우딩 결

과는 <Table 2>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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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Word Frequency Analysis 

No Word Freq. No Word Freq. No Word Freq. No Word Freq. 

1 patient 1353 6 method 524 11 anxiety 389 16 problem 309 

2 symptom 823 7 level 521 12 woman 388 17 age 302 

3 disorder 808 8 life 465 13 program 370 18 activity 287 

4 health 770 9 stress 444 14 control 369 19 quality 282 

5 treatment 712 10 difference 417 15 relationship 340 20 disease 280 

 

 
Figure 2: Result of Word Clouding 

 

4.2 단어 동시출현 빈도분석(Results of Word Co-

occurrence Frequency Analysis) 

단어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해 동시출현하는 단어 빈도를 카

운트하는 딕셔너리를 구성한 후 연결중심성 등을 고려한 단

어 동시출현빈도를 분석한 결과 method-patient(205), disorder-

patient(193) 등이 주로 연관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patient, disorder, method, symptom 등의 단어들 중심으로 연관되

는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울증 연구

는 환자와 관련된 처방 등 방법론과 증상에 대한 연관 연구

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출현 빈도 순으로 상위 

10개 쌍의 단어들과 연결빈도 60회 이상으로 시각화된 결과

는 <Table 3>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Results of Word Co-occurrence Frequency Analysis 

Rank Word Freq. Rank Word Freq. 

1 
method 

205 6 
method 

144 
patient symptom 

2 
disorder 

183 7 
disorder 

138 
patient method 

3 
patient 

171 8 
method 

122 
symptom treatment 

4 
patient 

169 9 
disorder 

120 
treatment treatment 

5 
method 

156 10 
disorder 

115 
objective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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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isualization result for co-occurrence frequency 

(connection frequency = 60 times) 

 

4.3 토픽모델링 결과(Results of Topic Modeling) 

   BERTopic 결과 총 20개의 토픽과 358편의 이상치 문서

가 도출되었으나, 각 토픽의 편수를 30편 이상으로 제한하여 

총 10개의 토픽과 616편의 이상치 문서를 추출하였다. 

BERTopic에서 도출된 10개 토픽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토픽 

1>은 child, childrens, childhood, adhd 등의 단어가 연관되어 아

동과 부모(또는 모)와 관련된 우울문제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

를 ‘아동 우울증(childhood depression)’이라고 명명하였다. <토픽 

2>는 health, intake, food, nutrition, insecurity 등의 단어로 구성되

어 섭식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섭식 

불안(eating anxiety)’이라고 명명하였다. <토픽 3>은 rat, mouse, 

immobility, bdnf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동물을 이용한 스트레

스 등의 실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동물 실

험(animal testing)’이라고 명명하였다. <토픽 4>는 anxiety, 

disorder, hrv와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환자들의 증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불안 증상(anxiety symptoms)’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5>는 antidepressant, treatment, drug 등의 단어

로 구성되어 우울증에 대한 약물 치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약물 처치(medication)’라고 명명하였다. <토픽 

6>은 suicide, ideation, suicidal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우울증의 

대표적인 부정적 행동인 자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

고 이를 ‘자살 충동(suicidal thoughts)’이라고 명명하였다. <토픽 

7>은 acupuncture, treatment, method, therapy와 같은 단어로 구성

되어 ‘치료와 처치(treatment)’라고 명명하였다. <토픽 8>은 job, 

stress, worker, labor, firefighter와 같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직무

와 관련된 스트레스나 증상으로 판단하고 이를 ‘직무 건강

(occupational health)’이라고 명명하였다. <토픽 9>는 melancholy, 

novel, hamlet, desire, queer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소설 등에서 

등장하는 우울증에 대한 연구로 판단하고 이를 ‘우울 담론

(melancholy discourse)’이라고 명명하였다. <토픽 10>은 role, 

adult, health, elder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성인들의 다양한 증상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성인 증상(adult symptoms)’으로 명명하였다.  

 
Table 4: Results of Topic Modeling  

Topic Topic Naming Top 10 Keywords by Topic 

1 
Childhood 
Depression 

child, mother, disorder, 
childrens, problem, adhd, 

parent, childhood, symptom  

2 Eating Anxiety 

health, intake, food, status, 
prevalence, nutrition, vitamin, 

examination, association, 
insecurity 

3 Animal Testing 
rat, expression, cm, mouse, 

immobility, level, stress, 
control, hippocampus, bdnf 

4 
 Anxiety 

Symptoms 

anxiety, patient, disorder, 
symptom, hrv, trait, state, 

inventory, bdi, pressure 

5  Medication 

antidepressant, patient, 
treatment, drug, efficacy, ssri, 

fluoxetine, paroxetine, serotonin, 
inhibitor 

6 
 Suicidal 
Thoughts  

suicide, attempt, ideation, 
cholesterol, suicidal, patient, 

crime, level, history, risk 

7 Treatment  

acupuncture, treatment, 
medicine, patient, method, 

therapy, temperature, 
aromatherapy, part, postpartum 

8 
Occupational 

Health  

job, stress, worker, labor, 
firefighter, work, symptom, 

covid19, student, health 

9 
Melancholy 
Discourse 

melancholy, novel, hamlet, 
desire, yadam, discourse, queer, 

loss, ego, man 

10 Adult Symptoms 

satisfaction, support, role, 
symptom, adult, health, 

woman, gender, relationship, 
elder 

11 
Student 

Treatment 
Program 

patient, program, control, 
treatment, disorder, difference, 
stress, method, health, student 

12 
 Treatment in 

Women 

disorder, symptom, woman, 
treatment, patient, activity, 

method, health, life, level 

13 
Health Treatment 

Program 

patient, health, treatment, life, 
level, symptom, therapy, 

method, disorder, program 

Note: Bold type indicates the keywords used to determine the topic 
name.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hrv 
(Heart Rate Variability·H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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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편의 이상치 문서를 대상으로 LDA를 실시한 결과 일관

성(Coherence) 지수(0.2947)가 3개 토픽일 때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나 3개 토픽을 추가하였다. <토픽 11>은 patient, 

program, treatment, student,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우

울증 증상과 함께 이에 대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연

구로 판단하고 이를 ‘학생 치료 프로그램(student treatment 

program)’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12>는 disorder, symptom, 

woman, treatment, patient 등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들이 

생활속에서 겪는 우울증세에 대한 치료와 관련이 있을 것으

로 판단하고 이를 ‘여성 치료(treatment in women)’로 명명하였

다. <토픽 13>은 health, treatment, life, therapy, program 등의 단어

로 구성되어 있어 우울증세와 관련된 건강치료와 관련이 있

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건강치료 프로그램(health treatment 

program)’으로 명명하였다. 토픽모델링 결과와 상위 10개 토픽 

키워드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4.4 각 토픽에 대한 트렌드분석 결과(Trend 

Analysis Results of Each Topic) 
 

토픽모델링을 통해 특정 논문에 할당된 각 토픽의 비율을 

산출하고 산출된 비율과 각 논문의 발행연도를 활용하여 각 

토픽의 연도별 평균비율을 계산하면 토픽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분석방법을 동적 토픽모델링이라고 한다

(Yang, 2022; Yang & Yang, 2022). 동적 토픽모델링은 시간에 따

라 토픽 비율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각 토픽이 시간에 따라 

등장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lei & Laffety, 

2006; Yang, 2022). 각 토픽에 대한 트렌드 분석 결과는 <Figure 

4>에 시각화하였다.  

 

 

Figure 4: Visualization Results of Trend Analysis 
 

< Figure 4>의 결과는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 <토픽 1>의 

‘아동 우울증’과 <토픽 13>의 ‘건강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연

구가 빈번하였다는 등 각 토픽이 연도별로 얼마나 유동적인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토픽이 더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Yang, 2022; Yang & Yang,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Yang(2022)과 Yang & Yang(2022)이 적

용한 분석방법처럼 독립변수를 논문의 발행년도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해당 연도 토픽의 평균비중으로 설정한 후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Yang, 2022; Yang & Yang, 2022). 회귀분

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이면 관심도가 

높은 토픽(Hot topic)으로, 음(-)의 계수이면 관심도가 낮아지는 

토픽(Cold topic)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립토픽(Neutral topic)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Griffiths & Steyvers, 2004; Yang, 2022; Yang & Yang, 2022). 

연도별 토픽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토픽 6>의 ‘자살 충

동’(coeff.=0.0007, p<0.5), <토픽 7>의 ‘치료와 처

치’(coeff.=0.0007, p<0.5), <토픽 8>의 ‘직무 건강’(coeff.=0.0008, 

p<0.01)과 <토픽 13>의 ‘건강치료 프로그램’(coeff.=0.0056, 

p<0.5)이 95% 신뢰도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

제로 나타났으며, 비록 95% 신뢰도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90% 신뢰도 수준에서 <토픽 2>의 ‘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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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coeff.=0.0009, p=0.065)도 관심있는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토픽 1>의 ‘아동 우울증’(coeff.=-0.0045, p=0.01)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토픽 12>의 ‘여성 치료’(coeff.=-0.0064, p=0.051)도 

90% 신뢰도 수준에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덜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아동 우울증’이나 ‘여성 치료’가 

연구자들의 관심분야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치료와 처치’, ‘건강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제와 통합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

회가 어떤 세대나 계층에 한정해서 우울증세가 발현되는 것

보다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 결핍을 느끼는 

경우에도 우울증세를 더 보인다는 보건복지부의 보도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 Table 5>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간에 지남에 따라 Hot, Cold 토픽에 대한 시각화 결과는 < 

Figur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Results of OLS regression analysis on topics by year 

Topic Topic Naming Coefficient T-value P-value Trend 

1 Childhood Depression -0.0045 -2.864 0.007 Cold 

2 Eating Anxiety 0.0009 1.906 0.065 (Marginally Hot) 

3 Animal Testing -0.0002 -0.298 0.768 - 

4 Anxiety Symptoms -0.0008 -1.680 0.102 - 

5 Medication -0.0010 -1.327 0.194 - 

6 Suicidal Thoughts  0.0007 2.299 0.028 Hot 

7 Treatment  0.0007 2.593 0.014 Hot 

8 Occupational Health  0.0008 3.919 0.000 Hot 

9 Melancholy Discourse 0.0005 1.316 0.197 - 

10 Adult Symptoms -0.0003 -0.501 0.620 - 

11 Student Treatment Program 0.0012 0.407 0.687 - 

12 Treatment in Women -0.0064 -2.033 0.051 (Marginally Cold) 

13 Health Treatment Program 0.0056 2.422 0.021 Hot 

 

 

 

Figure 5: Visualization Results of Hot & Cold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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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 사회의 부담으로 대두된 우울

증과 관련된 학술논문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나라 우울

증 연구가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을 가졌었는지를 탐색한 후 

향후 우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출한 1,03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

석을 실시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 빈도분석 결과 patient, symptom, disorder 등의 단

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였으며, 동시출현 빈도분석 결과도 

patient, disorder, method, symptom 등의 단어들을 중심으로 연관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우울

증 또는 우울장애와 관련된 치료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정서 등이 연구의 관심키워드이며 환자의 건강을 

위한 방법론, 증상, 처치와 관련된 연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BERTopic 결과 ‘아동 우울증

(childhood depression)’, ‘섭식 불안(eating anxiety)’, ‘동물 실험

(animal testing)’과 같은 10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BERTopic

에서 이상치로 분류된 616편을 대상으로 LDA를 실시한 결과 

‘학생 치료 프로그램(student treatment program)’, ‘여성 치료

(treatment in women)’ 등 3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이런 결과

는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우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

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우울증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생물학적 원인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

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약물치료, 전기경련요법

(Electroconvulsive therapy), 반복적 경두개 자기자극법(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rTMS), 심리요법 등의 의학적 

방법뿐 아니라 심리학, 예·체능계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

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토픽에 대한 트렌드 분석 결과 

‘자살 충동’, ‘치료와 처치’, ‘직무 건강’, ‘건강치료 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주목받고 있으며, ‘아동 우울증’, ‘여성 

치료’ 등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아동 우울증’, ‘여성 치료’ 등이 관심주제에서 벗어났

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통합적 관점에서 ‘치료와 처치’, ‘건강치

료 프로그램’ 분야에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우울증 진단기준(DSM-IV)의 측정 척도를 검토

해보면 기분, 관심, 불면증, 피곤, 낮은 자존감과 같은 생리·심

리적 요인뿐 아니라 사건, 사고와 같은 사회·환경적 원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치료와 처치에 

있어 의학계, 정통 심리학계의 관점뿐 아니라 인지행동 미술

치료, 음악치료, 체조치료 등 예·체능계의 치료프로그램과 최

근 대두되고 있는 긍정심리학의 긍정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우울증상 완화와 치료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 완화와 치료를 위한 융·복합적 관점을 적

용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협업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울증과 관련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를 확인하고 향후 연구되어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

을 제시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이

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많은 연

구들(예: Yang, 2022, Yang & Yang, 2022)의 공통적인 한계점인 토

픽명 결정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분류된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

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토픽명 

결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BERTopic에서 도출된 토픽외 이상치 문서들에 대해 LDA를 

통해 추가 토픽을 추출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실험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50% 이상의 이

상치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절

차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방법의 효과

성과 각각 단일 분석을 통한 효과성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동향 분석이 갖는 한계점으로 동향 파

악을 통해 향후 방향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

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동향을 파

악하고 인과모형을 구축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단서들을 제

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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