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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research topics and examine the trend of Covid19-related papers on 

DBpia. Apply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we have extracted seven research topics, each of 

which concerns "International Dynamics", "Technology & Security", "Psychological Impact", 

"Biomedical-Related", "Economic Impact", "Online Education", and "Religion-Related". In addition, we 

used the multinomial logistic model to examine the trend of research topics. We found that the papers 

mainly cover topics related to "International Dynamics" and "Biomedical-Related" before June 2020, but 

the topics have become diverse since then. In particular, topics regarding "Economic Impact", "Online 

Education" and "Psychological Impact" has drawn increased attention of researchers. The findings would 

provide a guideline for collaboration in Covid19-related research, and could serve as a reference work 

for ac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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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DBpia에 등록된 코로나19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토픽을 밝히고 연구 변화 

추세를 검토한다. 잠재 디리슐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7개의 

연구 토픽을 도출하였고, 각 토픽은 "International Dynamics", "Technology & Security", 

"Psychological Impact", "Biomedical-Related", "Economic Impact", "Online Education", "Religion-Related"

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한 다범주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연구 토픽의 추세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20년 6월 전에는 국제적 역학관계 및 생물 의학 관련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후에는 다양

한 분야로 연구 주제가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적인 영향, 온라인 교육, 심리적인 영향에 관한 연

구가 꾸준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코로나19 관련 공동 연구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코로나19, 텍스트 마이닝, 잠재 디리슐레 할당, 연구 토픽, 다범주 로짓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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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1세기 들어 동물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

로 전 세계가 패닉현상을 겪고 있다. 2003년 중국에서 시작

하여 20개국 이상에서 퍼져나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의 경우 

8,098명의 확진 환자와 774명의 사망자를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이 박쥐에서 나온 바이러스인 것으로 알려졌다[1]. 

또 2009년에는 돼지독감 바이러스인 신종플루가 유행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2]에 의하면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수는 최대 57만 5천 4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2].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

견된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2,449명의 확진 환

자와 858명의 사망자를 발생하였다[3]. 2015년 국내에도 

유입되어 186명의 환자와 38명의 사망자를 초래했다[4]. 

2019년 12월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

의 폐렴이 발병하였고 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로 밝혀지면서, 2020년 2월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이를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19(COVID-19, 코로나19)로 명명하였다[5]. 

유례없는 감염 확산이 지속되자 WHO는 지난 3월 감염병

의 전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한 바 있다[6]. 2020

년 11월 8일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49,079,663명의 확

진자와 1,238,6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7]. 국내에서

도 해외유입과 집단·지역사회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코로

나19의 장기적인 대유행은 이제 의료, 보건당국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 관련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연구 논문이 출판되고 있다. 임상 역학적 특

성과 치료제와 백신 연구([8-10])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socio-economic), 심리-사회적(psycho-social), 기술적 

함의 등을 다루는 연구 역시 활발하다([11-13]). 많은 다양

한 연구가 쌓임에 따라 이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

는 메타분석 및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 증가하고 있다. [14]

에서는 코로나19 사망관련 인자들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

를 계량적으로 병합하여 통합적인 추정치인 교차비(odds 

ratio)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15]는 인

공지능(AI)을 활용하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의 X-ray, CT 등 영상 이미지를 생성하

고 진단하는 데 필요한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토픽

모델링 중 널리 사용되고 있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이용하여 [16]에서는 펍메드(PubMed)와 아

카이브(arXiv)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

로 다음과 같은 잠재토픽을 발견하였다. 개인보호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종양학(oncology), 

분석(analytics), 고위험군(high-risk groups), 공황장애 

치료(rehabilitation-panic), 유전체학(genomics), 기관

내 삽관-산소투여(Intubation- oxygenation). 반면 [17]

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SARS-CoV, MERS-CoV, 

COVID-19 등의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와 관련하

여 SCIE, SSCI 논문을 대상으로 문헌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발 이후의 논문들을 단백질 및 유전자 관

련, 발생 관련, 감염 및 증상 관련,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

된 논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도 토픽모델링

을 이용하여 코로나19 관련 토픽을 검토한 연구들이 있다 

[18]은 LDA를 이용하여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

지 보도된 뉴스데이터를 바탕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

시하여 총 20개의 토픽을 도출하고 있다. [19]는 바이오아

카이브(bioRxiv)와 메드아카이브(medRxiv)에 올라온 논문

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특징을 밝히고 LDA를 이용하여 역

학조사 및 예측모델, 임상연구, 진단·치료제·백신개발연구 

등의 3대 분야와 11개의 주요 토픽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코로나19 관련 문헌 조사 및 토픽 발

견에 기여하고 있지만, [16]과 [17]은 2020년 5월, [18]은 

2020년 3월, [19]는 2020년 4월까지의 문헌을 분석 대상

으로 삼고 있어, 최신 논문을 포함시켜 재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연구 주제도 확대되었으리라 예상되는 바, 연구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연구를 포함한 재분석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DBPia에 수록된 

코로나19 관련 논문을 전체를 대상으로 국내 연구 트렌드

와 토픽들을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들이 심

사 전 공개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반

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심사 후 게재가 이루어진 논문

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또 많은 기존 연구가 

생물, 의학 등 특정 분야의 논문(PubMed, bioRxiv, 

medRxiv 등)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분야를 

한정시키지 않고 코로나19 관련 논문을 모두 대상으로 한

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코로나19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 분야로의 

확장 분석은 전반적인 연구 트렌드를 발견하고 코로나19

를 대응하기 위한 학제 간 공동 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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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자료의 수

집과 분석 방법, 그리고 연구에 사용된 토픽 모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제시하

고 다범주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연구 토픽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방향에 대

해 논의한다.

II. Research Methodology 

1. Data Collection 

본 논문에서는 웹 크롤링을 이용하기 위해 분석 도구 

R(ver 3.6.3)을 사용하였다. 특히 동적인 웹 사이트를 원

격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용되는 

"RSelenium" 패키지와 웹 페이지의 html 구조에 맞춰 다

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용되는 "rvest" 패키지를 활용

하였다. 기타 HTTP 통신과 관련된 패키지인 "httr", html 

문서 작성 관련 패키지인 "htmltools"와 "htmlwidgets", 

JSON 파서 및 생성기 관련 패키지인 "jsonlite", 인코딩 관

련 패키지인 "urltools", "readr", "base64enc", 텍스트 전

처리 패키지인 "stringr" 등을 웹페이지의 특성에 맞게 적

절하게 적용한다면 DBpia 이외 Google 학술 검색, 

Pubmed 등에서 관련 논문을 검색하고 크롤링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본 연구 분석에서는 다양한 국내 학술지를 검색할 수 있

는 디비피아(DBpia, http://www. dbpia.co.kr/)에서 "코

로나19"와 "covid19"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수집된 논문을 

이용하였다. 전문잡지, 연구보고서 등 여러 자료 유형 중

에서 학술 저널을 선택하여 수집하였다. 2020년 10월 10

일자에 사회과학 273개, 공학 76개, 의약학 70개, 인문학 

63개, 복합학 31개, 예술체육학 16개, 자연과학 13개, 농

수해양학 1개 총 543개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그 중 초록

이 없는 논문, Corona(광환)와 관련된 논문, 한글초록만 

있는 논문, 중복되는 논문 등 관련 없는 253개의 논문을 

제거하여 290개의 논문에서 제목, 영문초록, 키워드, 학회

지, 학회지 종류, 연도 등을 추출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으로 구두점, 공백, 기호, 불용어를 

제거하였고, 추가적으로 소문자 변환, 유사어, 파생어를 

같은 품사로 변환하였다. 반면 출현 빈도가 매우 높지만 

분석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어들(coronavirus, 

disease, korea 등)은 사전에 제거하였고 너무 적게 출현

해 의미가 없는 빈도수 10 이하의 단어들도 제거하였다. 

그 결과, 초록에서 566개의 단어를 얻었다.

Fig. 1. Data Collection and Data Preprocessing 

2. Topic Model 

본 연구에서 연구 토픽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토픽 모

델링은, 텍스트 데이터의 숨겨진 토픽을 자동으로 추출하

기 위한 방법으로 텍스트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등장 패턴

을 바탕으로 문서 내에 어떤 토픽이 포함되어 있고 토픽 

간 비중이 어떤지를 모형화하여 살펴본다[20]. 최근 대용

량의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문서의 잠

재적인 의미 구조를 발견하고 문서 집합을 자동 분류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 토픽모델링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LDA를 활용하고 있다. LDA는 토픽 내 단어 분포와 문서 

내 토픽 분포의 결합으로 특정 문서 내 단어들이 생성된다

고 가정한다[21-22]. 토픽을 선택하는 과정 및 토픽 내 단

어를 선택하는 과정은 다항(multinomial) 분포를 따른다

고 가정하고, 켤레(conjugate) 관계인 디리슐레(Dirichlet)

를 각 문서에 포함된 주제의 사전분포로 사용한다. 추론의 

대상인 베이지언 사후분포는 보통 해석적으로 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분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들

을 조건부 확률로부터 순차적으로 추출하는 깁스 샘플링

(Gibbs sampling)이 사용되고 있다[23].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마이닝에서 연구에서 많이 사용

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방법에는 LDA, sLDA, HDP 토

픽모델, PAM, STM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DA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적당한 주제를 찾고자 한다.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잠재 디리슐레 할당)는 다양한 문서

에서 각 문서에 대한 잠재적인 주제를 찾아내기 위한 절차

적 확률 분포 모델이다[20]. 토픽의 단어 비중과 문서의 토

픽 비중이라는 두 가지 변수의 결합 확률분포에 따라 문서

의 토픽을 찾는 과정이며,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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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수 확률분포인 디리슐레(Dirichlet) 분포를 따른다

[24]. LDA 방법에서 문서를 생성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우선 K개의 토픽을 선택한다. 그 다음, 어

떤 분포를 따르는 특정한 토픽이 무작위로 선택되며, 각각

의 토픽들은 다양한 단어가 출현할 확률을 갖고 있다. 이

때 문서는 확률 분포에 따라 특정한 단어들이 선택되어 생

성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25]. 이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

하면 Fig. 2와 같다. 는 문서 d의 토픽 t에 대한 비

중을 뜻하며 (  ), 는 토픽 t에 등장하

는 단어 w의 비중을 뜻한다(   ). 두 확률을 

결합한 는 문서 d에서 어떤 단어 w가 등장할 것인

지에 대한 비중을 뜻하며, 여기에서 높은 비중을 가지는 

단어들의 토픽이 해당문서의 토픽으로 할당된다[26].

  
  





Fig. 2. Latent Dirichlet Allocation Model  

3. Topic Number Selection

토픽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픽의 개수를 결

정할 필요가 있다. 토픽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지나치게 

세분화된 주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토픽의 개

수가 너무 적으면 여러 주제가 섞여 특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 이에 도출된 토픽의 유용성과 해석가능성에 따라 토

픽의 개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21-22]. 토픽 수의 결정

을 위한 여러 연구들 중, [27]과 [28]은 각각 로그 우도의 

조화 평균 값과 토픽 분포간의 젠슨-샤논 거리가 최대화 

되도록, [29]와 [30]은 각각 토픽 분포 간의 코사인 유사도

와 토픽-단어 행렬로부터 구한 특이값 분포의 대칭적 쿨백

-라이블러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토픽 수를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 네 가지의 측도를 활용하여 타당하면

서도 해석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토픽의 개수를 정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토픽의 개수를 선택한 후 영문 초록에 

LDA를 적용하여 토픽을 도출하고, 출현 단어를 검토하여 

잠재 토픽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픽의 이름을 정하

고 있다.

4. Research Trend Analysis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코로나

19의 대유행은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의 위기의식을 고취

하고 연구 참여를 유도하였으리라 예상된다. 

이에 관련 연구의 토픽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다범주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6월에 게

재된 논문의 수가 급증한 점을 감안하여 6월을 기준으로 전, 

후로 나눈 후, 각 토픽이 등장하는 패턴의 변화를 검토한다.

III. Results 

1. Number of Publications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20년 10월 10일 기준으로 

DBpia에서 검색되는 코로나19 관련 총 543편의 논문 중 

앞 장에서 기술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출한 290편의 논문

이다. Fig. 3에서 보듯이, 상당수의 논문이 2020년 6월에 

게재되었는데, 108편(37.2%)의 논문이 이 때 게재되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게재된 논문은 79편(27.2%), 7월 

이후 게재된 논문은 103편(35.5%)이다.

Fig. 3. The number of publications and the number of 

COVID-19 cases over time in Korea 

특이한 점은 의약학으로 분류되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

문의 개수가 3월 이후 증가하다가 7월 이후 크게 감소한다

는 점이다. 물론 진단,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유전자 관련 

연구는 의약학 뿐 아니라 생물학, 생물공학 등의 분야에서

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예상되어, 학회지 분류가 정

확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반면 사회과학으로 분류되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수

는 꾸준히 증가하여 6월 이후에는 5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사회과학에는 다양한 세부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제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학회지 

분류만으로 파악하기는 무리가 있다.

대상이 되는 총 186개의 학회지 중에서 주요 학회지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월 이전에는 30% 가량

의 논문이 "예방의학회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Infection and 

Chemotherapy", "아시아연구" 에 게재되어, 이 기간에는 

주로 의학 또는 아시아 지역학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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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6월에는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학회지가 등장

하여, 해당 기간의 약 25%의 논문이 "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중국지식네트워크", 

"언어와정보", "한국스포츠학회", "신학과세계", "법학연구",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에 게재되었다. 코로나19 관련 연구가 의학, 지

역학, 스포츠학, 종교, 법학, 경제학 등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7월 이후에도 계속 이어

져, "통상법률",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

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교양교육연구", "인적자원개발연

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한국예술연구", "한국콘텐

츠학회논문지" 등의 학회지에 25%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내 월별 코로

나19의 확진자 수를 검토하였다. 올 3월에 6,000명 이상

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주춤하다가 8월에 다시 증

가하였다. 논문을 작성하고 심사, 게재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3월의 1차 유행은 6월에 크게 증가한 논문 수를 

어느 정도 설명한다. 물론 저자마다 집필 기간이 다르고 

학회지마다 심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진자 수와 게재 

논문 수와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평

균적으로 2~3개월의 지연시간(lag time)을 가정한다면 위

기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현 위

기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Number of Topics

연구 토픽의 개수를 선택하기 위해 앞 장에서 살펴본 네 

가지 측도를 검토하였다. 영문 제목 또는 영문 키워드에는 

포함된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 충분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영문 초록을 이용하였다. Fig. 4에서는 토픽의 개수

에 따른 네 가지 측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네 가지 측도 

모두 0과 1사이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시킨 값이다.

Cao et al.[29]와 Arun et al.[30]에서는 측도의 값이 

작을수록, Griffiths et al.[27]와 Deveaud et al.[28]는 측

도의 값이 클수록 최적이지만, 이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토픽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 Cao의 측도의 경우, 개

수가 7일 때 크게 감소하다가 8이 되면 다시 증가하여 극

소적인 최솟값을 보인다. Deveaud의 측도 역시 개수가 7

일 때 증가하다가 8이 되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와 기존 코로나19 관련 연구의 결과를 감

안하여 토픽의 개수 7을 선택하였다.

Fig. 4. The number of topics indicated by four metrics

3. Topic Identification 

토픽의 개수를 7개로 선택한 후, 영문 초록에 LDA 알고

리즘을 적용하였다. Fig. 5는 각 토픽별 상위 30개의 단어

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이다. 첫 번째 토픽에 등장하는 주

요 단어는 china, global, government, policy, 

country, international, nation, strategy, world, 

economy, crisis, disaster, change 등으로 나타나, 세

계적인 위기와 변화에 따른 국제적 역학관계가 주된 내용

으로 판단된다. 이에 "International Dynamics"라고 이름 

붙였다. 

두 번째 토픽에서는 medical, information, datum, 

work, protect, personal, technology, smart, law, 

regulation, prevent, security, legal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의료, 직장 등에서

의 정보통신기술 변화와 그에 따르는 개인정보 보안 및 법

적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그래서 두 번째 토픽을 

"Technology & Security"라 지정하였다.

반면 세 번째 토픽에서는 effect, datum, behavior, 

stress, psychological, program, level, conduct, 

affect, anxiety, experience, identity, coping 등의 단

어로 유추해볼 때 이 토픽에 속하는 논문들은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 감정적인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이에 

"Psychological Impact"라고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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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Dynamics Technology & Security

Psychological Impact Biomedical-Related

Economic Impact Online Education

Religion-Related

Fig. 5. Word clouds of keywords by topic using LDA

네 번째 토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sars, patient, 

respiratory, cause, diagnostic, severe, outbreak, 

confirm, symptom, syndrome, mers, transmission, 

spread, death, test, coronavirus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 전파, 역학, 임상 양상 등의 내용으로 추측된다. 따

라서 이 토픽을 "Biomedical-Related"라 이름 붙였다.

다섯 번째 토픽의 경우, industry, market, tourism, 

service, company, invest, consume, food, travel, 

impact 등의 단어가 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경제 또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에 "Economic Impact"라고 지정하였다.

여섯 번째 토픽은 education, online, student, 

e-learning, service, method, teach, class, change, 

content, school 등의 단어를 포함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Online Education)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토픽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는 

church, community, worship, faith, religious, 

chapter, spread, gathering 등으로 종교 모임과 신앙 

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추측된다. 이에 "Religion- 

Related"로 이름 붙였다.

4. Research Trend by Topic

코로나19 관련 논문의 게재가 급증한 2020년 6월을 전

후로 해서 연구 토픽의 추세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Fig. 6은 6월 전, 6월, 6월 후 각 시점에 대해서 7개의 연

구 토픽이 나타날 확률을 보여준다. 반면 Table 1에서는 

설명변수를 시간 더미로, 반응변수를 연구토픽으로 둔 다

범주 로짓모형의 결과이다. 시간 더미에서 6월이 비교 시

점(reference time period)이다.

Fig. 6. Topic probability at each time period

Fig. 6과 Table 1을 보면, 생물 의학 관련 연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경제적인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6월 후의 증가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

다(p값=0.029). 

국제적 역학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각 시점에서 연구 주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월 전에는 44%, 6월에는 38.9%로, 6월 

후에는 28.2%의 논문이 국제적 역학 관련 연구로,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 여전히 가장 많은 연구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온라인 교육 관련 연구는 6월 이후 크게 증가하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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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0.001)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리적인 영향과 관련된 연구도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종교 관련 연구는 6월에 크게 증가하였다가(p값

=0.079), 그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다. 아마 초기 지역사회

의 감염과 관련하여, 종교의 역할 및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추측된다. 반면 정보통신기술과 보안 

관련 연구는 큰 변화 없이 12%~14%대의 연구를 차지하고 

있다 (6월 전 13.9%, 6월 12.0%, 6월 후 13.6%).

Estimates P-values

Technology & Security

Intercept -1.173 <0.001

Before June 0.015 0.974 

After June 0.444 0.328 

Psychological Impact

Intercept -1.435 <0.001

Before June -0.511 0.389 

After June 0.707 0.140 

Biomedical-Related

Intercept -0.847 0.003 

Before June 0.336 0.394 

After June -0.728 0.169 

Economic Impact

Intercept -2.351 <0.001 

Before June -0.511 0.568

After June 1.382 0.029

Online Education

Intercept -1.540 <0.001

Before June -1.322 0.105

After June 1.540 0.001

Religion-Related

Intercept -1.253 <0.001

Before June -1.204 0.079

After June    -14.736 0.979

Table 1. Result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The reference topic is ”nter national Dynamics“.

IV. Conclusions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고 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정치 및 경제의 위

기, 심리적 불안, 교육 공백 등 여러 부면에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들이 현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

히 올 6월에는 코로나19 관련 논문이 무려 108편이나 

DBpia에 등록되어 연구진들의 적극적인 위기 대응과 전략 

마련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진들의 노력의 산물인 연구 논

문을 이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연구의 토픽들을 밝히고 각 

토픽들이 어떠한 추세인지를 보이는지를 검토하였다. 토픽

모델링 기법 중 LDA 알고리즘을 DBpia에 등록된 국내 논문 

290편에 적용한 결과 총 7개의 연구토픽을 발견하였고, 토픽 

내 주요 단어들을 검토함으로써 각 토픽은 "International 

Dynamics", "Technology & Security", "Psychological 

Impact", "Biomedical-Related", "Economic Impact", 

"Online Education", "Religion-Related"에 관한 내용임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다범주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연구 토픽

의 추세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목할 만 한 점은 6월 전에는 

국제적 역학관계 및 생물 의학 관련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로 연구 주제가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

적인 영향, 온라인 교육, 심리적인 영향에 관한 논문이 꾸준

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픽모델링 특히 LDA를 사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연구 

토픽 및 동향을 탐색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이 문헌 조사 및 

토픽 발견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들은 2020년 상반기까지

의 문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문헌을 포함시켜 재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까

지의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

구들이 심사 전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을 대상으로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심사 후 게재가 이루어진 논문

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존 논문과 

달리 생물, 의학 등 특정 분야의 문헌에 한정시키지 않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국내 논문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됨

에 따라 여러 부면에서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리

라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처럼 분석 문헌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연구 토픽을 발견하고 시

기별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연구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관

련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주춤한 생

물 의학 관련 국내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치료제나 백신개발 관련 연구 뿐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의 역학과 임상 연구 등이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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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쌓일 때 신뢰성 있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 효과적

인 의료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지원 

및 인력확보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의 활성화

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 본 연구 결과는 전반적인 연구 

트렌드를 확인하고 학제 간 공동 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속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정확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향후 더 많이 

축적된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겠다. 

만일 국외 논문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면 방대한 양이겠지

만, 코로나19 관련 연구의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고, 국

가별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로운 연구 과제가 될 것

이다. 또한 분석 대상을 논문에 한정시키지 않고 SNS, 언

론 기사 등으로 확대하여 분석한다면 사회적으로 형성되

어 있는 관련 의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

적으로 본 논문에서 LDA를 이용하여 발견한 토픽을 다른 

토픽모델링으로 검증하는 작업과 토픽 그룹별로 감성분석

을 시행함으로써 분야별 연구진들의 감성 강도 비율을 파

악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 연구 결과의 융합 및 연구진들의 협

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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