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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사회』 20년(2005-2024) 연구동향 분석: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이 은 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관련 학술

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해온 �평생학습사회� 20년간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

다. 20년의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연구주제의 지형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5년에서 2024년까지 �평생학습사회�에 실린

486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논문

들에 많이 등장한 단어는 주제 영역, 학습 대상·활동·분석과 관련된 것이었

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네 개의 토픽이 도출되었고, 핵심단어와 분류된

논문 내용에 근거하여 토픽명을 정하였다. 네 토픽은 1) 학습 주체와 영역

확장, 2) 시민학습공동체 실천, 3) 원격 교수·학습 분석, 4) 평생교육 체제

와 정책이었다. 토픽들은 시기에 따라 분포에 변화를 나타내었다. 초기에

비중이 높았던 ‘평생교육 체제와 정책’에 대한 논문들은 이후 비중이 감소

하였고 ‘학습 주체와 영역의 확장’에 관한 논문들은 증가하였다. 토픽들은

‘경험’, ‘관계’, ‘원격’, ‘역량’,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로 서로 연결되었다. 토픽

내용, 토픽 분포 변화, 토픽-단어 네트워크를 통한 �평생학습사회�의 연구

동향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평생교육 정책 효과, 기술혁신에 따른 영역 확

장 등을 향후 연구 영역으로 제안하였다.

∙주요어: 평생학습사회, 연구동향, 토픽모델링, 텍스트마이닝, 의미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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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평생학습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교육적 가치로 자리 잡았으며, 평생학습사회의 구축

은 정책적·학문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기술 발전과 정보화의 가속화로 인

해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김후년, 2022).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

에 참여하여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경제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제를 평생학습사회라 한다(박천규, 2008). 평생학습사회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역

량 강화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핵심 개념으로 자리매김하였다(한숭희, 2010).

평생학습, 성인학습, 학습사회 등은 평생교육 분야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은 구체적 실체로 존재하고 있으나,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김창엽, 2018). 평생교육 사업과 프로그램들

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평생교육의 개념은 외국 문헌에서 소개된 것에서 시작한

이래로 역동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평생교육의 지향과 내용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를 가진다.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평생교육

은 광의적으로는 모든 대상에 대한 모든 방법의 교육을 다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성이 평생교육의 지향은 될 수 있으나 평생교육의 영역을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평생교육 분야에는 복수의 학술지가 있으며, 그 중 하나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

교육연구소(구 원격교육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평생학습사회�는 2005년에 창간되었

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n.d.). �평생학습사회�는 원격·고등·평생교육을

실현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방향성을 학술적으로 구현하고 관련 연구 발전과 교류 활

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창간되었고, 지난 20년간 평생학습, 평생교육, 원격교육과 관련된 다

양한 주제와 연구 결과를 담아왔다. 이러한 현장 기반으로 다학문에 걸쳐있는 �평생학습사

회�의 연구주제 분석하는 것은,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생학습 및 평생교육의 개

념과 연구내용 변화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김영환 외, 2015). 평생

교육과 평생학습이 성장하던 시기부터 다양한 현장에서 평생학습을 논의하는 현재까지 평

생교육의 변화와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학문적 발전과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학술지와는 달리 �평생학습사회�는 원격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이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교육 실천과 연구에 방점을 두고 있으면서, 평

생학습사회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평생학습사회�의 중요한 주제 영역인 원격교육

은 단순히 기술적 접근을 넘어 평생교육 및 사회적 변화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평생교육 전체 혹은 하위 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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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동향 연구들과 별개로 �평생학습사회�의 연구 내용과 변화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평생학습 연구는 주로 정책 변화, 학습 주체의 특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습 방식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과 같은 정량적

분석 기법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텍스트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연구는 방대한

양의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핵심 주제를 도출하고 그 동향을 살펴보는 데에 유용하다(이

수상, 2018).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평생학습사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 논문을 분

석하여 지난 20년 간의 연구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관련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

고자 한다.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은 단순한 정책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학습 주체, 학습 방법, 학습

환경 등 전반적인 교육 체제의 혁신과 연결된다. 실제로 평생학습 연구의 주제가 다양화되

고 있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연구 주제와 내용을 살펴보

기 위하여, 토픽모델링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토픽모델링은 전체 연구들에

서 어떤 주제가 다뤄졌는지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토픽들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내

용의 변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토픽-단어 연결을 통해 토픽이 어떤 핵심개념들로

구성되고 연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더욱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연구 방향과 실천에 적용 가능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학습사회을 실현을 위해 원격, 고등, 평생교육이 교차하는 연구의

구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언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

해 지난 20년 간 �평생학습사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대하여 단어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고 주요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주제 분석을 통해

시기별 연구동향의 변화를 파악하여 평생학습 연구의 변화 과정을 논의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생학습 연구의 향후 방향과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관련 분야 연구동향 분석

�평생학습사회�가 가장 관련있는 학문 분야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 연구는 시기별로 특

정 주제와 연구 방향에 변화를 보였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시기 및 내용별, 연구방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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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연구동향 분석의 과거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

고자 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던 평생교육 분야의 초기 연구는 주로 정

책적 변화와 성인교육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

으로의 변화가 주요 관심사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그때까지 축적된 연구들을 분석하여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피는 연구들이 나왔다. 김진화·고영화·성수현(2007)은 2000

년 이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문적 동향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연

구들에 집중하였던 평생교육의 개념과 학문적 정체성, 정책적 실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졌다.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평생교육의 대상과 주제가 더욱 세분화되었고, 관련된 세부 주제

영역에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평생교육 연구자들은 노인교육(김원경·전

제아, 2011), 대학평생교육(곽삼근·박현옥·김현주, 2014), 성인교육(이지연, 2014), 질적연구

(김영석, 2014), 마을만들기(이병준·황규홍, 2015), 평생교육 프로그램(김진화·신다은, 2016),

여성 평생교육 및 HRD(김선화·현영섭·김나경, 2017), 장애인 평생교육(김두영·박원희·김호

연, 2013; 조재규, 2022), 평생교육사(배혜리, 2022), 평생교육경영(이영희·구유진·현영섭,

2022), 이주민 평생교육(임은의, 2022) 등 각기 다른 영역에서 수행된 평생교육 연구들의 동

향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존의 평생교육 연구 주제 외에 디지털 학습

환경과 비대면 교육이 주요 연구 주제로 부상하였다. 최선주·윤미희(2021)는 코로나19와 관

련하여 평생교육 연구 주제와 이슈를 분석하여, 연구의 핵심 주제로 “불평등 심화와 평생교

육의 대응, 팬데믹 시대의 평생학습 재규정, 디지털 전황의 양면성”(최선주·윤미희, 2021, p.

1627)을 도출하였고 팬데믹 이후 평생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학습 형태의 도래를 논

의하였다. 안현용(2023)은 디지털 평생교육의 연구동향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실

증적으로 분석하여, 시기별로 디지털 평생교육의 강조점이 달라졌음을 밝혔다.

평생학습사회의 중요한 주제 영역의 하나인 원격교육과 관련되어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

되었다. 이혜정·이지현(2007)은 원격대학 정책연구를 통시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책

과 정책연구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된 연구주제를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원격

교육과 관련된 연구동향 연구에서, 원격대학의 연구 방법과 주제의 변화(윤혜순, 2014), 원

격교육 연구에서 주제와 방법론의 분석(송시현, 2021), 교육공학 연구의 주요 키워드와 변

화 양상(윤가영 외, 2022), 온라인 교육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평생교육의

연계 가능성(유정록·배홍연·하정혜, 2024)이 다루어졌다. 연구들은 주요 결론으로 원격교육

이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기술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과 연구 방법론의 다변화, 학습자의 요구 반영, 온라인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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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원격교육 연구 동향 역시 시기별 주요 주제와 기술적·사회

적 변화에 따라 발전해 왔다. Zawacki-Richter & Naidu(2016)는 1980년대 초부터 2014년까

지 원격교육 연구가 초기의 제도적 통합과 교수 설계에서 시작해 품질 보증, 학생 지원, 협

력 학습, 최근에는 MOOC와 OER 같은 상호작용적 학습으로 확장되었음을 밝혔다.

Bozkurt et al.(2015)의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학술지를 분석하여 교수 설계,

학습자 특성, 상호작용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기술 중심 연구에서 학

습 경험 및 제도적 변화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COVID-19 팬데믹 동안,

Yavuz, Kayalı, & Tutal(2021)과 Mishra, Sahoo, & Pandey(2021)는 긴급 원격교육

(Emergency Remote Teach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부상했으며, 기술 격차, 교사 역량, 평

가 방법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팬데믹은 원격교육 연구의 양적 확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술적 준비 부족과 긴급 교육 상황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부각시키

며, 원격교육의 학문적·실천적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관련된 연구동향 연구들을 연구방법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 과거에

는 연구자가 논문을 검토하여 주제와 내용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

어, 이지연(2014)은 성인원격교육에 대한 석·박사 학위논문을 연구자가 설정한 준거에 의하

여 분석하여 해당 분야 연구의 특징과 의미를 도출하였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점차로 연

구동향 분석에 정량적 데이터 분석기법들이 도입되었다.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방법들이 소

개되면서 대량의 논문들을 분석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평생교육 분야 학술지인 �Andragogy

Today�, �평생교육학연구�, �평생학습사회�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을 모아 주제별로 혹은 학

술지별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김영환 외, 2015; 윤옥한, 2015; 현영섭,

2017). 2020년 무렵부터는 네트워크 분석이나 텍스트마이닝 기반의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

장했다. 이효섭·조대연(2020)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전환학습 경험

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고, 김은경·조대연(2022)은 성인 대상 교육훈련 요구분석 연

구들에 나타난 핵심 키워드와 토픽들을 밝혀냈다.

평생교육과 원격교육 분야에서 연구동향은 초기에는 대체로 넓게 학문 영역 단위에서의

연구 동향과 관련 정책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나, 점차로 시간이 감에 따라 특정 대상

이나 하위 주제가 연구동향 분석에 포함되었다. 특히 최근 연구들은 텍스트마이닝, 네트워

크 분석 등 정량적 데이터 분석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많은 양의 연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 평생교육 연구에 적용된 텍스트마이닝

텍스트마이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에 사용된 텍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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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관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평생교육 연구에서는

주로 토픽모델링(LDA),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우선, 현영섭(2011)은 개념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HRD와 평생교육 분야의 사회적 네트

워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김영환 외(2015)는 �평생학습사회�의 연구주제 변화를 분석하면

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주제의 동향과 주제어 네트워크를 밝혀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시기별 평생교육 정책과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이재은·

조영아, 2021). 김태종·박상옥(2018)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 매체 뉴스 데이터를 수

집하여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해 지역 평생교육 정책과 주요 이슈를 분석했는데, 특히 지

역별 이슈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중

심으로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 발전, 일자리 창출, 원격학습이 주요 이슈임을 도출했

다(김태종·박상옥, 2019). 김태종(2019)은 토픽모델링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뉴스

담론에서 나타난 평생교육의 주요 의제와 주체 간 연결성을 규명하였다.

평생교육 연구와 실천 현장에서 사용되는 핵심어의 차이를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이효섭, 2021). 평생교육 연구의 주제에 대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적

용하여, 박로사·윤창국(2022)는 국내외 평생교육 연구에서 사용된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여

연구 주제의 경향성과 변화 양상을 도출하였다. 이은택·오희정(2023) 역시 토픽모델링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분석 대상을 5년간의 뉴스 기사로 하여 평생교육 관련 이슈와 담

론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평생교육 연구는 주로 분석대상과 내용에 따라 정책 분석,

뉴스 담론 분석, 지역 특화 교육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 분석 연구는 평생교육 정책

의 발전 방향과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다. 이규훈(2023)은 광역단위 평생교육

정책 자료를 분석하여 정책 간 연관성과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고, 서창수(2022)는 뉴스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학 평생교육 정책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분석하였다.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은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언론에 나타난 평생교육 담론의

흐름과 주요 의제를 분석한다. 김태종·박상옥(2018)은 지역별 평생교육 정책과 관련된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추진 과정과 이슈를 도출하였다. 김태종(2019)은 뉴스 데이터에서

나타난 의제와 주체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정은지·김태종(2021)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적 관심이 학생에서 마을 주민 전체로 확장되는 과

정을 파악하였다. 이다인·박지우·고장완(2022)는 코로나19 시기의 뉴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학평생교육현황을 분석하고 온라인 학습과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대학 평생

교육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텍스트마이닝 기법이 활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이나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평생교육 연구는 정성적 및 정량적 접근을 결

합하여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이나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면,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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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내용, 배경에 잠재되어 있는 연결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해당 주제를 좀 더 입체적

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분석이 적용된 정책 연구는 광역 및 대

학 단위의 정책 방향과 실행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 가능성

을 강조한다. 또한, 텍스트마이닝이 적용된 언론 보도 분석은 평생교육 담론이 경제적, 사

회적, 정책적 이슈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 1>에 �평생학습사회� 관련 주제에 대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정리하여 제

시하였다.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본 연구의 양이 상당하고 다루는 주제와 범위도 다양하

며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방법이 변화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연구동향을 살

펴본 많은 연구들과 본 연구가 구별되는 점은 �평생학습사회�의 특성과 관련된다. 서론에

서 명시한 바와 같이 평생학습사회를 방향성으로 삼고 평생교육과 원격교육 현장을 실천적

으로 아우르고 있는 �평생학습사회�가 20년 동안 어떤 연구들을 담아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세부적인 영역이나 방법의 변화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과 관련된 연구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평생학습사회�에 쌓여온 연구들이 어떻게 변화해왔

는지 또한 어떻게 연결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모든 단어와 연구들을 통합하

여 그 연결을 분석하는 단어 네트워크와 토픽모델링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평

생학습사회� 20년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그 연구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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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저자 연구주제 범위 분석대상 분석방법 핵심결과

2005 곽삼근·최윤정 평생교육학 연구 동향 1995-2004 학술지 논문 395편 내용분석 평생교육 연구 주제의 다변화

2005
신나민·임정

훈·이혜정
1985-2005 원격교육 연구 동향 1985-2005

학술지 논문 94편,

학위논문 478편
내용 및 방법론 분석 원격교육 연구의 주제와 방법 다양화

2007 이혜정·이지현 원격대학 정책 변화와 연구동향 1990-2007 관련 법령, 논문 정책변화 분석 원격대학 정책의 체계화 필요성 제기

2009 최은수 외 성인교육학 연구 동향 1998-2008 학술지 논문 270편 주제 및 방법론 분석 성인교육의 독립적 연구 영역 확립

2011 김원경·전제아 노인교육 연구 동향 2000-2011 학술지 논문 184편 연도별 및 내용 분석 노인교육의 개념 정립과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2011 현영섭
HRD 및 평생교육에서의 사회적 네

트워크 연구
2001-2011 학술지 논문 91편 개념연결망 분석 사회적 네트워크와 학습 연결성 강화

2012
이석진·기영

화·김남숙
평생교육학 학위논문 동향 1970-2011 학위논문 2,216편 연구동향 및 주제 분석 평생교육 연구의 학문적 위상 확립

2013 이지연 성인교육학의 연구동향 고찰 2005-2012 학술지 논문 489편 내용분석 평생학습자 연구 관심 증가

2013
김두영·박원

희·김호연

일반 및 특수교육학 평생교육 연구

동향
1990-2013 학술지 논문 27편 빈도 및 교차분석 특수교육 평생학습 전략과 학문적 확립 필요

2014 윤혜순 원격대학 연구동향과 과제 1986-2013 학술지 논문 196편 내용분석 학습자 연구 편중과 질적 연구 부족

2014 이지연 성인교육 분야의 원격교육 연구동향 1984-2014 학위논문 142편 내용 및 주제 분석 성인학습에서 원격교육의 활용 중요성 증가

2014 김영석 평생교육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 2000-2013 학술지 논문 141편 질적 연구 동향 분석 질적 연구의 비중 증가와 연구 다양화 필요

2015 김영환 외 평생학습사회 연구주제 변화 동향 2005-2014 학술지 논문 173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연구 주제와 용어 변화 동향 도출

2015 윤옥한 평생교육 20년 연구동향 1995-2014 학술지 논문 531편 주제별 분석 평생교육 연구 다각화 필요성 제시

2015 이병준·황규홍 평생교육연구에서의 마을만들기 동향 2000-2015 학술지 논문 34편 질적 연구 중심 분석 지역 공동체와 학습 연결 필요

2016 김진화·신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동향 1969-2015 학술지 논문 124편 분류체계 분석 연구 분류체계 확립과 지식구조 탐색

2017
김선화·현영

섭·김나경
여성 평생교육 및 HRD 연구동향 2006-2016 학술지 논문 109편 연구 특성 분석 여성 관련 연구 증가와 HRD 적용 확대

2017 김태연·강버들 사회연결망을 통한 평생교육 연구동향 2008-2017 학술지 논문 271편 사회연결망 분석
핵심 키워드 ‘평생교육’, ‘대학평생교육’, 연구

네트워크 형성

2017
장경미·양세

희·현영섭
평생교육 정책연구 동향 1995-2016 학술지 논문 153편 연구 특성 분석 평생교육 정책연구의 기간별 주제 변화

<표 1> �평생학습사회�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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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저자 연구주제 범위 분석대상 분석방법 핵심결과

2017 현영섭·김우철 평생교육분야 메타 연구의 동향 1990-2017 학술지 논문 110편 메타 연구 방법론 분석
평생교육 연구는 양적 연구가 부족하며, 메타

연구 확대 필요

2019 박지영 외 국내 대학평생교육 연구 동향 1999-2019 학술지 논문 165편
내용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대학평생교육의 연구주제가 다양화되었으며,

성인학습자 연구 비중 높음

2020 안현아·양길석 국내 평생교육 평가 연구 동향 2000-2019 학술지 논문 551편
내용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평생교육 평가 연구는 개인 수준의 연구 증가,

혼합연구법 활용 증가

2021 송시현 원격교육 분야 연구 동향 2001-2020 학술지 논문 907편 내용 및 빈도 분석
연구는 e-러닝 중심으로 진행, 교수-학습 전략

이 주요 연구 주제

2021 이재은·조영아
키워드 네트워크를 활용한 평생교육

정책 연구 동향
2005-2020 학술지 논문 434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평생교육 정책과 연구주제가 시기별로 변화하

며, 주요 주제는 ‘성인학습’

2022 배혜리 평생교육사 역량 연구동향 2002-2021 학술지 논문 90편 연도별 및 방법 분석 평생교육사의 역량 관련 양적 연구 우세

2022 윤가영 외
교육공학 연구 동향 분석 및 키워드

연구
2014-2022 학술지 논문 270편 내용 및 키워드 분석

교육공학 연구의 설계 중심 및 새로운 키워드

도출

2022
이영희·구유

진·현영섭
평생교육경영 연구 동향 1999-2021 학술지 논문 108편 시기별 연구물 특성 분석

평생교육경영 연구의 정책적 함의 및 연구 다

변화 필요

2022 임은의 이주민 평생교육 연구 동향 2007-2022 학술지 논문 54편 문헌 및 질적 연구 분석 이주민 대상 연구 증가 및 연구주제 다양화

2022 조재규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동향 2012-2021 학술지 논문 242편 내용 및 방법론 분석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필요성 제기

2023 안현용 디지털 평생교육 연구 동향 2010-2022 학술지 논문 814편
텍스트 마이닝 및 의미연

결망 분석
디지털 평생교육의 정책적 방향 제언

2023 현영섭
평생교육학연구 논문의 데이터 시각

화 동향
2002-2023 학술지 논문 596편 데이터 시각화 유형 분석

데이터 시각화 활용 증가, 질적 및 양적 연구

모두에서 시각화 유형의 차이 확인

2024
곽삼근·박현

옥·김현주
대학평생교육 연구 동향 1982-2012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250편
문헌조사 및 연구물 분석

대학평생교육 연구의 주제 다양화 필요, 성인

학습자에 대한 연구 확대 제언

2024 박선희·유기웅 평생학습공동체 관련 연구 동향 2004-2024 학술지 논문 100편 연도별, 학문영역별 분석
평생학습공동체의 실천적 연구 활성화 필요,

지역사회 기반 학습 확산 제안

2024
유정록·배홍

연·하정혜
온라인 교육사례 동향 연구 2003-2023 학술지 논문 281편 텍스트마이닝 및 내용분석

온라인 교육이 평생교육과 ESD 연계 가능성을

제시, 디지털 환경의 교육적 활용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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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첫 발간이 이루어진 2005년초부터 최근 2024년말까지 20년간 �평생학습사회�에 실린 논

문이 분석 대상이며, 발행된 논문의 수는 총 486편이었다. 연 단위로 발행된 논문 수와 그

비율을 정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초기에 연 2회 발행되던 �평생학습사회�는 2011년

부터 연 3회 발행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연 4회 발행되고 있다. 2005년 5월 발간이 시작된

�평생학습사회�는 2008년 1월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1월에는 등재학술지

로 선정되었다. 연 단위 기준으로 �평생학습사회�를 통해 발표된 논문 수가 가장 적었던

해는 2008년이었고, 가장 많았던 해는 2015년이었다.

연도 논문 수 비율 발행빈도 연도 논문 수 비율 발행빈도

2005 17 3.5

연 2회

2015 42 8.6

연 4회

2006 19 3.9 2016 30 6.2

2007 15 3.1 2017 23 4.7

2008 14 2.9 2018 24 4.9

2009 21 4.3 2019 21 4.3

2010 16 3.3 2020 31 6.4

2011 24 4.9

연 3회

2021 35 7.2

2012 28 5.8 2022 26 5.3

2013 23 4.7 2023 18 3.7

2014 33 6.8 연 4회 2024 25 5.1

계 486 100.0

<표 2> 연도별 평생학습사회 논문 수와 비율

20년간 발표된 논문 486편의 제목, 연구자, 초록, 게재시기를 수집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

시켰다. �평생학습사회�의 논문들에 나타난 키워드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20년간 �평생

학습사회�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평생교육’이었고, ‘성인학습자’, ‘평생학습’, ‘원격대

학’도 많이 사용된 키워드였다.



158  ｢평생학습사회｣ 제21권 제1호

[그림 1] KCI 학술지 정보의 �평생학습사회� 논문 주요 키워드 이미지

출처: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CitaView.kci?sereId=SER000015054 (검색일: 2024. 12. 22.)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년 동안 �평생학습사회�에 실린 논문 486편의 텍스트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

넷마이너(Netminer) v.4.5를 사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 넷마이너는 한국어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어 언어 네트워크를 분석한

국내 연구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프로그램이다(이수상, 2014).

본 연구의 과정은 논문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 전처리, 단어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토픽

모델링, 단어-토픽 네트워크 구성과 시각화, 결과 해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평생학습사

회�에 발표된 486편의 논문(제목과 초록)에서 추출된 단어는 총 3,227개였으며, 단어-문서

연결은 51,382개로 나타났다. 이 중, TF-IDF 방식을 적용하여 중요도를 고려한 단어-문서

연결은 27,337개로 축소되었다. TF-IDF 방식이 문서 간의 차별성을 반영하여 덜 중요한

단어의 연결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이 논문에 나타난 핵심개념을 추출하고 분

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처리 작업을 통해 분석 단어의 품사는 명사로 한정하고 음절은 2

개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 간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

였다.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 방식

을 통해 정보를 추출하고 단어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기법이다(정원준, 2022). 의미연결

망 분석은 다른 말로 연관어 분석이라 불리며, 주제어의 빈도와 중요도가 모두 반영된다.

이 기법은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되면서도 다른 단어들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단어를 찾아

내고, 이들 간의 연결 구조를 네트워크 형태(노드와 링크로 구성된 기하학적 구조)로 시각

화하여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나 경향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토픽모델링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하

였다(이은경, 2024; Blei, 2012). 토픽모델링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잠

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Semantic Analysis)은 분석 대상인 문서 전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문서에 어떤 토픽(주제)들이 존재하는지 추출하여 설명하는 생성성 통계 기법이

다(김미라·황혜선·이욱, 2020; 박영훈, 2022). [그림 2]에서와 같이, 전체 문서인 D의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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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중에서 W가 토픽별 단어인 β, 토픽 분포 θ, 토픽 Z에 따라 할당되게 된다(Blei, 2012).

D 전체 문서 집합
N 문서에 속한 단어의 수
W 단어
Z 해당 단어가 속한 토픽번호
K 토픽의 개수
α 문서-토픽별 θ 분포값
η 문서-단어별 β 분포값
θ 문서별 토픽의 분포
β 토픽의 단어 분포

[그림 2] LDA(잠재 디리클레 할당)의 그래픽 모델

출처: Blei(2012, p. 81)

LDA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토픽모델링은 분석 대상인 전체 문서들을 주도하는 토픽들을

추출하고 그 토픽들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들을 찾아낸다(Blei & Lafferty, 2009; Blei, Ng,

& Jordan, 2003). 토픽모델링에서 토픽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한 의미를 가

지는 단어들의 집합이다. 토픽모델링은 자료 내 단어의 빈도와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수학

적 알고리즘을 통해 전체 자료를 관통하는 잠재적 토픽들을 추출하는 연구기법이다(정원준,

2022). 토픽모델링에서 문서의 토픽 분포 생성에 관여하는 Alpha 값과 토픽과 핵심어 분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Beta 값은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모두 0.01로 설정하였다(Steyvers

& Griffiths, 2007; Zhao, Chen, & Zen, 2015). 토픽 분석을 하기 전에 토픽 모델 평가를 실

시하여 일관성 지표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픽 수를 정하는 데에 참고하였다(Mimno et al.,

2011; Röder, Both, & Hinneburg, 2015). 또한 일관성 지표가 높은 토픽 수 외에도 토픽 수

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분석한 후 해당 문서와 토픽과 핵심어를 가장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인지 확인하고 토픽 수를 결정하였다. 토픽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하여 토

픽의 이름을 짓고 학술지의 방향성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과정에 두 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평생교육과 교육공학 분야에서 각각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들을 섭외하

였으며, 두 전문가 모두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12년이었다.

Ⅳ. 연구결과

1. 논문에 등장한 단어 분석

�평생학습사회� 20년 간 실린 486편의 논문에 포함된 명사 단어는 모두 3013개였다(1음절

단어 제외). 단어의 빈도를 계산했을 때, ‘학습’이 2,280번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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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빈도 분석 결과 중에서 빈도가 300 이상인 단어 13개를 기본 단어로 분류하여 제외

하였다. 관련 주제의 연구에서 빈번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어서 제외어로 등록된 단어들은

‘학습, 교육, 연구, 평생, 분석, 결과, 대학, 참여, 사회, 성인, 과정, 영향, 목적’이었다. 제외어

를 제외하고 3000개 단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486편의 논문에 많이 등장한 고빈도 단어들

을 확인하였다. 3000개 단어의 총 빈도는 38,917이었으며, 4개의 고빈도 단어(원격, 대상, 지

원, 경험)가 총 빈도의 2.8%를 차지하였다. 3000개 단어 중 빈도 순으로 상위 1%에 해당하

는 단어 30개와 그 빈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단어 외에도 빈도가 높은 단

어들을 가지고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어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빈도가 높은 단어 목록에 올

라온 단어들을 워드 클라우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워드클라우드에서 색깔이나 위치는 무

작위로 부여되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으며, 단어의 크기는 단어의 빈도에 비례한다.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원격 288 인식 234 지역 182

대상 287 활동 233 수업 178

지원 267 필요 230 변화 174

경험 267 효과 229 러닝 174

학업 261 관련 223 특성 173

개발 254 요인 194 공동체 172

활용 250 실시 193 수행 170

프로그램 248 조사 190 집단 167

관계 244 제시 187 자료 166

역량 243 교수 187 학생 165

<표 3> �평생학습사회� 논문에 등장 빈도가 높은 단어들

[그림 3] �평생학습사회� 고빈도 단어의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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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사회』논문들에 자주 등장했던 단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 관계가 어

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핵심어들의 연관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논문에 사용된 단

어들의 상위 2%에 해당하는 60개 단어를 추출하였다.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이 단어들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고, 이를 시각화하여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원의 크기가 빈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원이 클수록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단어에서 다른 단어들로 가

는 연결이 많으면 단어들을 연결하는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표 3>에 있던

고빈도 단어들 중에서도 상위에 위치한 ‘대상’, ‘활용’, ‘프로그램’ 등이 단어들이 연결되는

중심에 있다. [그림 4] 의 왼쪽 아래에서 위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필요’, ‘활용’, ‘대상’, ‘프

로그램’, ‘경험’, ‘지원’이 큰 원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단어들이 중심이 되어 다른

단어들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 단어가 가장 많은 단어는 ‘대상’이며 이는 평생교육의 여러

대상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대상들을 지원하는 지원정책, 프로그램, 그들의 필

요 등으로 단어들이 연결되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격’은 빈도는 높지만 상대적

으로 여러 단어들로 연결되는 정도는 낮은 편이다.

[그림 4] 상위 60개 등장 단어 연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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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픽모델링 분석

단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LDA 알고리즘 기반의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평생학습사회� 논문 486편에서 다루어진 중심 주제(토픽)와 토픽별 핵심 단어를 살펴보았

다. 토픽 모델 평가에서 일관성 지표가 높고(<표 4> 참조), 토픽 간에 서로 겹치지 않고 해

석의 타당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토픽 수는 4개였다.

4개의 토픽 구분에 따라 핵심어와 각 토픽에 해당되는 논문 내용을 종합하여 토픽의 이

름을 정하였다. <표 5>에 토픽별 해당하는 논문 수, 비율, 핵심단어 10개(영향력 순으로 제

시), 연구자가 명명한 토픽 명을 제시하였다. 각 토픽에 해당하는 논문의 수가 차지하는 비

중이 16.7%에서 34.0%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토픽별로 논문이 고르게 분포하는 정도

가 양호하였다. 토픽4에 해당하는 논문 수가 165개여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토

픽1이 논문 수 81개로 16.7%의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토픽 수 c_v u_mass 토픽 수 c_v u_mass

3 0.34 -2.05 6 0.39 -1.65

4 0.45 -1.83 7 0.42 -2.16

5 0.36 -2.48 8 0.43 -2.21

주. c_v 값은 단어 간 공출연 유사도이며 1에 가까울수록 일관성 높음

u_mass 값은 문서에서의 공출현 유사도이며 0에 가까울수록 일관성 높음

<표 4> 토픽모델링의 토픽 수에 따른 일관성 지수 결과

<표 5>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토픽 논문 수 비율 핵심 단어 토픽 명

토픽1 81 16.7 %
경험, 여성, 장애, 경력, 인식, 직업,

프로그램, 진로, 조직, 관계
학습 주체와 영역 확장

토픽2 109 22.4 %
공동체, 활동, 실천, 경험, 의미, 지역,

역량, 시민, 개념, 마을
시민학습공동체 실천

토픽3 131 17.0 %
학업, 원격, 수업, 효과, 교수, 변인, 개발,

학생, 활용, 관계
원격 교수·학습 분석

토픽4 165 34.0 %
지원, 고등, 관련, 프로그램, 체제, 정책,

필요, 원격, 요구, 운영
평생교육 체제와 정책

토픽1은 다양한 학습 주체들이 포함되고 평생학습의 영역도 넓게 나타나서 ‘학습 주체와

영역 확장’으로 이름지었다. 토픽2는 시민들이 지역에서 공동체 학습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시민학습공동체 실천’으로 명명되었다. 토픽3에는 원격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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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변인들을 드러내고 그 관계를 탐색하는 논문들이 많이 포함되었고, ‘원격 교수·학

습 분석’이라 이름지어졌다. 토픽4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체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생교육 체제와 정책’으로 명명되었다. 이러한 4개의 토픽들에

분류되는 점수가 높은 논문들을 토픽별로 5개씩 정하여 논문 제목과 논문에서 저자가 제시

한 키워드, 게재 연도, 분류값을 제시하였다(<표 6> 참조).

토픽 논문 제목 논문 키워드
게재

연도

토픽분

류값

토픽1

학습

주체와

영역

확장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인식하는 기관장의 윤

리적 리더십과 기관 종사자의 공감능력, 자아

존중감, 인권감수성 간의 구조적 관계

인권감수성, 윤리적 리더십, 공감능

력, 자아존중감
2020 0.93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사

회적지지,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성,

국적 인식

2019 0.92

노인의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임파

워먼트와 영성의 중다매개효과

학습몰입, 성공적 노화, 임파워먼트,

영성
2020 0.90

중·고령층의 가족관계망이 무형식 학습을 매개

로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중·고령층, 가족관계망, 무형식학습,

주관적 삶의 질
2013 0.88

고령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학습

몰입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

성공적 노화,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학습몰입, 고령학습자
2021 0.86

토픽2

시민학

습공동

체 실천

작은도서관 운동의 평생교육적 의미 분석 : 대

전지역 '알짬마을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공동체, 실천학습, 작은도서관운

동, 주민참여, 활동
2011 0.98

교사실천공동체 성장 과정에 나타난 확장학습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교사실천공동체, 확장학습, 관계 맺

기, 함께 배우기, 경계 넘기
2017 0.97

교육복지 개념의 오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복지, 개인적 존엄성, 교육 내재

성, 교육적 포섭성
2014 0.96

한 성인교육자의 농촌지역 교육 경험을 통한

자문화기술지

성인교육자, 성인학습자, 농촌교육,

지역교육, 성찰적 자문화기술지
2017 0.94

실천학습공동체의 학습과정 연구: 재능기부 학

습동아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동아리, 실천학습공동체, 열화적

참여학습, 지행합일의 실 천적 학습,

상생하는 공동체형 학습

2015 0.92

토픽3

원격

교수·학

습 분석

방송통신중학교 학생의 모바일효능감, 성취 목

표지향성, 학교소속감이 학교만족도와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만족도, 학교만족도, 성취목표지

향성, 모바일효능감, 방송통신중학교
2015 0.99

대학교육에서 블렌디드 러닝 기반 비교과 교

육과정을 위한 교수설계모형 개발

블렌디드 러닝, 비교과 교육과정, 교

수설계모형 개발
2021 0.99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업지연행동과 학업

성취도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성취목표 지향성

의 관계 분석

원격대학 성인학습자, 학업지연행동,

학업성취도, 자아효능감, 성취목표지

향성

2014 0.99

<표 6> 토픽별 주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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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도출된 토픽 4개와 각 토픽에 사용된 단어들이 어떤 관계를 나

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토픽 간의 연결과 함께 토픽과 단어의 연결을 살펴보았다. 토픽에 등

장하는 단어들 중 상위 50개까지 주요단어로 설정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그림 5]에 제시하

였다. 토픽과 단어를 연결하는 시각화를 위해 주요단어 수를 100에서 40까지 10단위로 다

르게 하면서 시도하였고, 시각화된 결과물 중 연결고리가 되는 단어가 제거되지 않으면서

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5]에서 네모는 토픽을, 원은 단어를 나타낸다. 원의 크기는 단어가 등장한 논문 수

를 나타내기 때문에 원이 크면 해당 단어가 포함된 논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픽들

간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면, 토픽2 ‘시민학습공동체실천’과 토픽4 ‘평생교육 체제와 정책’은

연결이 약한 편이었다. 토픽1 ‘학습주체와 영역 확장’과 토픽3 ‘원격 교수·학습 분석’이 다른

두 토픽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있었다. 여러 토픽들에 등장하여 토픽들을 연결하는 단어

에 ‘경험’, ‘관계’, ‘원격’, ‘프로그램’, ‘역량’이었다.

토픽 논문 제목 논문 키워드
게재

연도

토픽분

류값

PBL 수업 요소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학계열 대학 중심으로

교수설계, 교수전략, 문제중심학습,

전반적 만족도, 수업 만족도 요소
2023 0.99

모바일 기반 온라인 강좌에 대한 성인학습자

의 학습동기, 학습참여, 충성도에 관한 구조적

분석

모바일 기반 온라인 강좌, 학습동기,

학습참여, 충성도, 평생학습
2016 0.98

토픽4

평생

교육

체제와

정책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정책과 평

생교육프로그램 변화분석

역사적 제도주의, 평생교육정책, 평

생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통계
2022 0.91

평생학습을 위한 이러닝의 현황과 전망에 대

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사이버대학, 이러닝, 정책적 시사점,

평생교육, 평생학습, 현황과 전망
2005 0.91

고등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

통계 개선 방안

고등교육, 성인학습자, 고등교육통

계, 고등평생교육
2016 0.90

부산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실태 및 요구조사

네트워킹, 실태조사, 요구분석, 평생

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 지원체제
2010 0.89

업무능력 개발을 위한 e-러닝 기반의 평생학

습 환경에 관한 연구 -유비쿼터스와 웹2.0을

중심으로 -

평생학습, e-러닝, 유비쿼터스 학습

(u-러닝), m-러닝, 업무능력 개발
2009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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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토픽-단어 네트워크

4개 토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토픽별로 논문에 등장하는 단어를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하여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워드클라우드에서 단어의 크기는 단어의 빈도를 나타낸다.

토픽1 ‘학습 주체와 영역 확장’에서는 여성, 장애, 노인, 청년 등의 다양한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와 경험, 직업, 인식, 경력, 프로그램, 성과와 같이 다양한 영역을 나타내는 단어의 빈도

가 높았다. 토픽2 ‘시민학습공동체 실천’에서는 공동체, 지역, 시민과 같은 학습 주체와 함께

활동, 실천, 경험, 문화와 같은 실천을 하는 단어들이 함께 나타났다. 토픽3 ‘원격 교수·학습

분석’에는 많은 수의 단어가 등장했으며, 그 중에서도 학업이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었다.

또한, 원격, 온라인, 러닝과 같은 온라인 환경에 대한 표현과 학업, 수업, 교수, 학생과 같이

교수 및 학습 활동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었다. 토픽4 ‘평생교육 체제와 정책’은 다른 토픽들

보다는 단어 수가 약간 적고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 많이 있었다. 한국, 국가, 정책, 체제, 개

발과 같이 평생교육 정책과 관련된 단어와 함께 프로그램, 요구, 필요, 운영, 고등, 원격, 문

해와 같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운영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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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1 학습 주체와 영역 확장 토픽2 시민학습공동체 실천

토픽3 원격 교수·학습 분석 토픽4 평생교육 체제와 정책

[그림 6] 토픽별 워드클라우드

2005년에서 2024년까지의 �평생학습사회� 토픽 4개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

인하고자, 20년을 5년씩 나누어 4개의 시기 구간을 설정하였고 그 시기별로 토픽의 구성비

율을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각 토픽에 해당하는 논문 수와 해당 기간 내 토픽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표 7>에 제시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기간

토픽
2005∼2009 2010∼2014 2015∼2019 2020∼2024 전체

토픽1
6

7.0%

12

9.7%

26

18.6%

37

27.2%

81

16.7%

토픽2
13

15.2%

30

24.2%

32

22.9%

34

25.0%

109

22.4%

토픽3
11

12.8%

48

38.7%

38

27.1%

34

25.0%

131

27.0%

토픽4
56

65.1%

34

27.4%

44

31.4%

31

22.8%

165

34.0%

계
86

100.0%

124

100.0%

140

100.0%

136

100.0%

486

100.0%

<표 7> 시기별 토픽에 해당하는 당 논문 수와 비율 (논문 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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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간별 토픽의 구성 변화

기간별 분석결과에서 시기에 따라 토픽의 비율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토픽

1 ‘학습 주체와 영역 확장’은 2005～2009년에는 그 비율이 한 자리 수였다가 점차적으로 증

가하여 2020～2024년에는 해당 기간 논문의 27.2%를 차지하면서 토픽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2005～2009년에 그 비율이 65.1%였던 토픽4 ‘평생교육 체제와 정책’은 이후

에는 그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고 2020～2024년에 22.8%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토픽3 ‘원격 교수·학습 분석’은 2010～2014년에 그 비중이 38.7%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조금

줄어 2020～2024년에는 25.0%를 나타내었다. 토픽들은 기간에 따라 때로는 한쪽으로 쏠리

는 구성비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점차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고, 2020～2024년에는 토픽 4개

가 모두 20%를 넘어 비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안정적인 구성비를 나타내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평생학습사회� 20년 연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사회� 학술지에 게재된 지난 20년간의 논문 486편

을 대상으로 핵심어를 추출하고 단어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대상’, ‘활용’, ‘필요’, ‘프

로그램’ 등의 단어들이 �평생학습사회�에 언급된 내용들이 연결되는 중심에 있었다. 또한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다.

토픽1은 ‘학습 주체와 영역 확장’으로 다양한 학습 주체(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와

학습 영역의 확장(경험, 직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다. 토픽2는 ‘시민학습

공동체 실천’이며 시민 공동체의 학습 경험과 지역사회 내 실천적 학습 활동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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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3은 ‘원격 교수·학습 분석’으로 원격 교육의 학습 효과성, 교수 설계, 학습 참여도 및

만족도가 핵심 주제로 다루어졌다. 토픽4는 ‘평생교육 체제와 정책’인데, 평생교육 정책, 지

원 체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20년 간의 �평생학습사회�에서 가장 연구의 양이 많은 주제는 ‘평생교육 체제와 정책’이

었으며, 가장 연구의 양이 적은 주제는 ‘학습 주체와 영역 확장’이었다. ‘평생교육 체제와 정

책’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이 분야의 연구가 2000년대 집중되었던 것은 해

당 분야의 정책적 및 실천적 환경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우선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평생교육 정책과 현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고 2001년 발표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2-2006년)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정책들이 수립 및

추진되었다(윤옥한, 2015; 이재은·조영아, 2021). 이러한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 추

진과 제도 수립 과정이 �평생학습사회�의 초기 연구에 토픽4인 ‘평생교육 체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의 높은 비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결을 같이 한다. 장경미·양세희·현영섭(2017)은 평생교육 정책 연구의 시기를

1999년까지는 초창기, 2000-2011년은 성장기, 2012년 이후는 다양화기로 나누면서, 2000년

대에는 평생교육 체제와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이 팽창하였고 2012년 이후에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대상과 영역으로 정책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시기별 분석 결과, �평생학습사회� 초기에는 주로 평생교육 정책과 체제 구축에 집중되

어 연구가 이루었으나 이후 학습 주체의 다양성, 공동체 실천, 원격 학습 효과에 대한 논의

로 그 주제가 확대되었다. ‘시민학습공동체 실천’에 대한 연구는 �평생학습사회�에서 지속

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다른 주제를 다룬 연구의 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진 때도 있으나 전체적인 양에서는 큰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영역이다. 토픽3에 해당하는 ‘원격 교수·학습 분석’의 2010-2024년의 비율 증가는 2010년대

원격 및 온라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많아졌던 흐름(안현용, 2023)과 일치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2020년 이후에 일반적으로 원격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한 것

이 �평생학습사회�에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국내와 해외 평생교육 연구의 주제어를 분

석했던 박로사·윤창국(2022)은 2016년 이후 해외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새로운 주제들이

나타나며 새로운 의미 구조를 조직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언급된 해외에서의 주제

확대와 유사한 맥락으로, 2020년대 들어 �평생학습사회� 논문 중 토픽1 ‘학습 주체와 영역

확장’의 비중이 높아졌다. 대상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뛰어넘어 이전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대상들과 주제들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평생학습사회� 20년(2005-2024년)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은 관련된 연구의 지형이 어

떻게 형성 및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평생학습사회� 초기에는 평생교육

체제와 정책을 다루는 영역이 전체의 2/3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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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일부 감소하였고 전체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공동체 실천,

원격교육, 다양한 학습 주체에 대한 연구로 연구의 지형이 확대되었다.

토픽 분석을 통해 �평생학습사회� 20년의 연구주제들을 살펴보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에 대하여 논의 및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정책과 세부내용

을 분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에 대한 필요가 있

다. 연구동향 결과에서 평생교육 정책과 체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정책

의 변화나 제도적 측면을 기술하는 연구에 비교하면 정책의 실제적 실행과 성과를 분석한

논문은 적은 편이다. 원격교육에서의 학술적 역할을 계속하는 데 있어, 사회에서 빠르게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AI(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습혁신에 대한

연구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김현진, 2020).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기술

격차, 학습자 간 불평등 문제, 기술적 수용성 등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 평생학습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창의적인 접근법과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사회�에 실린 지난 20년간의 연구를 토픽모델링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평생학습 연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왔는지를 통시적으로 조망하

였다. 각 시기별로 주요 연구 주제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연구동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평생학습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학습 주체, 공동체, 기술, 정책 등으로 다

각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평생학습사회� 20년 연구 전체에 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연구동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텍스트마이닝과 토픽모델링과 같은 정량적 분

석 기법을 활용하여 방대한 양의 학술 데이터를 분석한 점이 연구 방법론적 측면의 의의이

다. 이를 통해 연구 주제 간 연관성, 시기별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LDA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토픽모델링은 단어의 빈도와 공기출 현상을 기반으로 주제

를 도출하기 때문에, 맥락적 의미나 심층적 의도를 완벽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의

미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할 수 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데이터의 한계가 생

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어의 형태소 분석, 불용어 처리, 명사 중심 분석 등 전처

리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층적 의미 해석이 가능한 BERT 기반의 문맥적 의미 반영 토픽모델링이나 질적 연구의

병행이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평생학습사회� 토픽 분석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연구 동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분

석된 주요 주제를 확인함으로써 평생학습 연구의 흐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도출된

토픽과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의제들이 제안되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이 연구가 새로운 출발선에 선 �평생학습사회�가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

습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연구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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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20 Years (2005-2024) of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Focusing on Topic Modeling

Eun Kyung Le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search trends over 20 years in th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which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academic research

while presenting a comprehensive vision for a lifelong learning society.

Specifically, it reviews the journal’s direction and derives meaningful insights via

text mining of 486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from 2005 to 2024. Frequently

appearing words in the articles are related to thematic domains, learning subjects,

activities, and analysis. The topic modeling analysis reveals four key topics: 1)

expansion of learning subjects and domains, 2) practice of civic learning

communities, 3) analysis of distance teaching and learning, and 4) lifelong

education systems and policies. Notably, the distribution of these topics varies

over time. Further, the topics are interconnected through keywords such as

experience, relationships, distance, competence, and programs.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of topic content, changes in topic distribution, and topic-word networks,

this study discusses the journal’s academic vision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 Key word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topic modeling, research

trends, text-min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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