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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와 관련한 언론보도기사를 원자료로 삼아, 기사에
내재된 주요 키워드 및 토픽을 분석하여 중장년 1인 가구와 관련한 사회적인 이슈와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포털인 네이버 뉴스와 구글 
뉴스에서 중장년 1인 가구 키워드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기사수는 8,233개로 최종 7,837건의 기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로 첫째, TF-IDF는 ‘고독’, ‘가구’, ‘지원’, ‘사업’ 등이 분석되었고, 이는 중장년 1인 가구가
고독이라는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상이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N-gram(2-gram)의
분석결과 ‘고독과 예방’ ‘1인 가구와 증가’, ‘1인 가구와 고독’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문
제 중 고독은 예방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1인 가구의 주요한 문제가 고독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셋째, CONCOR 분석의 결과, 중심군집으로 ‘중장년 1인 가구의 특성’, 주변군집으로 ‘위기가구 발
굴 방식’, ‘지역 단위에서 추진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체계’, ‘중장년 1인 가구의 어려움과 그 원인’ 등 1개 중심군집
과 3개의 주변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상기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의 확대 필요성과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텍스트 마이닝, 중장년 1인 가구, 언론동향, 고독, 텍스톰

Abstract  This study uses mass media data related to middle-aged single households, as raw data, and
analyzes about the social issues and perceptions. For search, data from representative portals, Naver 
News and Daum News, were collected using Textome, a big data analysis system. A total of 8,233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January 1, 2017 to December 31, 2022, and the final 7,837 articles we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s a result of the TF-IDF analysis, 'loneliness', 'household',
'support', and 'project' were analyzed. Second, in the analysis results of N-gram(2-gram), 'loneliness 
and preventio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increase' and 'single-person households and loneliness' 
were analyzed. Third, as a result of the CONCOR analysis,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as the central cluster, 'Method of discovering households in crisis' as the peripheral cluster,
'Support system for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being promoted at the regional level', 
'Difficulties of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ir cau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the need to expand the local welfare blind spot discovery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pport center for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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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인 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를 말하며, 1인이 독
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
다. 20세기 말 경제위기로 인한 노인 고독사가 우리 사회
에 주요한 이슈가 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기 시작했지만, 이후 고독사의 연령대는 점차 중년층
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청년층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1인 가구의 고독
사와 같은 문제는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게 되었
다[1].

특히 이 중에서도 중장년 1인 가구는 노년층의 유입을 
앞두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장년 1인 가구
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혼으로 인해 혼
자되는 사례가 많고,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 높은 경제활
동 참여율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다. 그리고이들은 인생
의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변화의 과정에 잦은 노출로 인
해 인해 다양한 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2].

이처럼 중장년 1인 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고독사와 같
은 사회적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
적인 접근이 아닌 사회문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
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장년 
1인 가구라는 특정 세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
떠한지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인식이 정책입
안자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정 이슈 및 트랜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탐색에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텍
스트 마이닝은 최근 다수의 연구를 통해 그 유용성이 확
인되고 있다[3,4,5]. 본 연구는 이를 참고하여 중장년 1
인 가구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언론보도 기사를 분석하였다. 특히 언론보도 
기사의 분석은 사회의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의 출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6]. 덧붙여 신문기사와 같은 질적자료
를 양적자료화 할 수 있어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주관적 
의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방대한 자료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탐색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7]. 

이에 본 연구는 중장년 1인 가구가 포함된 국내 언론
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찾아내어  
중장년 1인 가구와 관련한 어떠한 이슈들이 존재하는지

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중장년 1인 가구에 관한 사회 
전반적 인식 및 동향을 언론보도라는 응축되고 정제된 
자료를 통해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
과는 향후 중장년 1인 가구와 관련한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7].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주요 포털의 언론보도기사에 나타난 중장
년 1인 가구와 관련한 주요 키워드(단어빈도, TF-IDF, 
2-gram) 무엇이고, 그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주요 포털의 언론보도기사에 나타난 중장년 
1인 가구와 관련한 단어들의 그룹인 군집은 CONCOR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논의

2.1 중장년 1인 가구의 개념과 특성
중장년 1인 가구의 개념은 중장년이라는 세대론적인 

특성과 1인 가구라는 가구 단위의 특성이 합쳐진 것이다. 
중장년 1인 가구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를 각 
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인 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건강가정기본
법 제3조 제2호의2). 이는 2인 이상의 가구 보다는 간소
하고 단순한 가구 특성이 있으며, 기러기 아빠, 이혼, 사
별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혼자 생활하거나 비혼 혹
은 미혼가구도 1인 가구라 할 수 있다. 1인 가구 수의 급
증은 고독사 혹은 고립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구특성
이다. 1인 가구는 2인 가구 이상과 비교했을 때, 주거환
경, 고용, 소득에서 2인 가구 이상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인다[8].

중장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장년
층은 청년 및 노인에 비해서 안정적인 시기로 인정되고 
있었으나[9], 수명연장, 늦어지는 출산연령, 이른 퇴직 등
의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장년은 중년 및 장년을 함께 이르는 말
이지만, 학계 및 법률상에서도 연령 규정이 상이하다. 가
령 통계청은 중장년을 30세~49세로 보지만 고용노동부
는 50세 이상, 취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
을 중장년으로 보고 있다. 자치법규에서도 중장년 연령
을 50세 이상~65세 미만 혹은 50세 이상 등으로 보고 
있어, 중장년에 관한 연령기준은 다르게 해석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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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장년 1인 가구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통해 중
장년 1인 가구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중장년 1인 가구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성요인
을 살펴보면, 고용의 불안정성, 경제적 빈곤 등과 같은 
비자발적 요인과 개인의 가치관에 의한비자발적 요인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40~50대 중년층 1인 가구는 이
혼으로 인한 요인이 큰 것으로 보고된다[11]. 둘째, 이들
은 정서적 어려움이 심한 세대로, 사회구조적인 경제난
에 대한 경험, 세대 내의 가족 부양 책임, 가정의 해체과
정에서의 사회적･심리적 위축도 경험할 가능성도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덧붙여 실업상태이거나 임
시직이나 일용직, 단순 노무직 상태인 중장년 1인 가구
의 비중이 청년층에 비해 훨씬 높았고, 정신건강 문제는 
타 연령층의 1인 가구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났다[12]. 셋째,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료를 세
대별 1인 가구의 특성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청년은 소득은 있으나 주거비용의 지출이 많았
고, 중년층은 자산과 부채 총 보유액이 타 연령대에 비해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부채도 많은 것으르 보고되
었다[13]. 넷째, 인구주택 및 주거실태 조사자료를 분석
한 연구에서는 중장년 1인 가구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은 부족한 편
이나, 주택에 대한 소유욕구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14]. 
다섯째, 한국복지패널 2014년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는 중년층(40~64세) 1인 가구는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업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납부율이 낮아 노후소득 불안
정성이 높으며, 자살생각률은 타 연령대 1인 가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2.2 선행연구고찰
텍스트 마이닝은 사회적 현상, 경향성, 정책변화와 같

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대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
이 있으며, 빅데이터와 같은 온라인 상 자료를 양적인 자
료로 전환할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하기에 유용하다[15]. 
현재까지 국내에서 텍스트 마이닝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대별 특징을 살펴
본 연구, 다른 세대별 특성을 살핀 연구와 같은 선행연구
의 흐름을 고찰하여 이론적 프레임웍 구축을 위한 근거
로 삼았다.

먼저 특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
닝 분석을 적용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재난취약계

층의 위험 이슈를 어린이와 임산부의 사례로 풀어낸 연
구[16]에서는 2010~2019년 사이에 발생한 재난취약계
층 중에서 어린이와 임산부와 관련한 주요 포털 뉴스, 
SNS(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대표 커뮤니티 등)를 
소셜빅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SOMETREND
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도별 어린이‧
임산부와 관련된 위험 이슈를 연도별로 정리하였고, 각 
연도별 위험 이슈의 연관어를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재난취약계층에 관한 
이슈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17]. 이 
연구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
월가지 웹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한 네이버 뉴스기사를 분
석하였는데, 어린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코로나 시기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분석
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특정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18]에서는 MZ 세대라는 특정 세대를 
10대, 20대, 30대로 구분하여 네이트 판의 연령별 게시
판을 크롤링의 방식을 통해 수집하였고, 각 세대별로 키
워드를 도출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세대별 
인식에 대한 차이를 도출하여 MZ세대의 특성을 밝혔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 공통점은 
텍스트 마이닝의 기법을 적용하여 우리 사회 내에서 사
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특정 대상’을 주요 키워드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대상의 사회적인 인식을 도출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의 흐름을 통해 ‘중장년 1인 가구’라는 특정 세대 혹은 
대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의 
분석방법의 적용을 적용하였다. 

3. 연구방법

3.1 텍스트 마이닝 분석
텍스트 마이닝은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

으로 형태소 분석 및 전처리 과정을 통해 추출된 단어의 
우선순위의 도출 및 단어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추출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수치화할 수 있다[19].

텍스트 마이닝에서 자수 활용하는 분석기법으로는 단
어 빈도수, 단어가 연이어 등장하는 N-gram[두 단어가 
연속되면 Bigram (또는 2-gram), 세단어가 연속되면 
Trigram(또는 3-gram)], TF(단어 빈도)와 IDF(문서빈
도의 역수)를 곱한 값으로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인 TF-IDF[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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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분석된 단어의 유사성을 중심으
로 단어들이 군집하게 되면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같
은 군집에 포함된 다른 단어들을 통해 해당 단어의 성격
을 유추할 수 있는 CONCOR 분석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22-25].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장년 1인 가구와 관련하여 주
로 등장하는 단어와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서로 연관성
이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단어 빈도와 TF-IDF, 
N-gram(2-gram)과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결과를 제시
하였다[20]. 그리고 단어들의 군집을 통해서 의미을 파악
하기 위해서 CONCOR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28,29].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중장년 1인 가구 키워드를 살펴보기 위해서 통계청에

서 중장년 행정통계를 시작한 2017년을 기점으로  2017
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네이버와 구글 뉴스
에서 중장년 1인 가구를 검색하였다. 검색 채널은 
유료 빅데이터 프로그램인 텍스톰(Textom)으로 네이버 
기사와 구글 기사를 수집하였다. 우리 나라의 대표 포털
인 네이버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어 주
요자료 수집원으로 활용하였다[5,26]. 또한 구글 기사는 
데이터를 보다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활용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인 텍스톰은 웹과 소셜미디어 상의 비정
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세트(dataset)를 형성하며, 
단계적 처리방식을 통해 데이터 큐레이션의 효율성이 높
다는 특징이 있다[27]. 수집단위는 채널별로 월별 최대 
1,000건을 수집 하였고, 최초 자료수집은 8,233개(네이
버 기사 7,188개, 구글 기사 1,045개)이다. 이중에서 중
복된 글을 제외하고 총 7,837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기사의 분석에는 텍스톰을 활용하였다. 텍스톰
은 소셜 미디어 및 포털 사이트와 같은 채널에서 대량의 
데이터의 수집, 컴퓨터화된 정제 프로세스를 통해 네트
워크를 분석할 수 있어 데이터 마이닝에 유용하다[20]. 
자료분석의 전단계인 전처리 과정은 텍스톰의 정제․형태
소분석을 거쳤고, 분석품사는 명사, 형사, 동사로 설정하
였다19].

4. 연구결과

4.1 단어 빈도수

본 연구는 2017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네이버와 구글 뉴스에서 중장년 1인 가구 키워드를 검색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텍스톰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
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용어들을 통합하고, 불용
어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상위 50 
단어는 <Table 1>과 같다. 

No top keywords frequency No top keywords frequency

1 single households 10718 26 proceeding 575
2 middle aged person 8986 27 program 568
3 loneliness 2689 28 low-income 563
4 support 2292 29 health 554
5 household 2106 30 needed 547
6 aged 1690 31 region 520
7 youth 1593 32 elderly 513
8 project 1544 33 alone 499
9 social 1143 34 isolation 497
10 increase 1138 35 policy 480

11 generation 1022 36 social security 
council 466

12 prevention 1010 37 problem 448
13 care 946 38 offer 443
14 service 860 39 share 429
15 propel 796 40 risk 423
16 discovery 734 41 family 398

17 aged living alone 699 42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390

18 execution 688 43 research 385
19 enlargement 671 44 living alone 381
20 male 659 45 disabled 369
21 welfare blind spot 653 46 residence 367
22 operate 649 47 welfare 366

23 the vulnerable 622 48 complete 
enumeration 362

24 female 620 49 crisis household 359
25 forwarding 602 50 reinforcement 354

<Table 1> Word Frequency(Top 50)

수집기간 내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 키워드 30개는 1인 
가구(10,718), 중장년(8,986), 고독(2,689), 지원(2,292), 
가구(2,106), 노인(1,690), 청년(1,593), 사업(1,544), 
사회(1,143), 증가(1,138), 세대(1,022), 예방(1,010), 
돌봄(946), 서비스(860), 추진(796), 발굴(734), 독거노
인(699), 실시(688), 확대(671), 남성(659), 복지사각지
대(653), 운영(649), 취약계층(622), 여성(620), 전달
(602), 진행(575), 프로그램(568), 저소득(563), 건강
(554), 필요(547)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위 키워드 내용을 분
석해 보면, 중장년 1인 가구와 관련한 핵심 키워드로 빈
도가 도출된 것들 중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고독, 지원, 
예방, 돌봄, 서비스, 추진, 발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
층, 저소득, 건강이라 볼 수 있다. 도출된 내용을 전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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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장년 1인 가구의 세대별 특성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중장년 1인 가구는 고독,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는 
예방적 측면에서, 돌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로 이루
어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중장년 1인 가구
라는 계층은 복지사각지대로 인정되고 있어 발굴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취약계층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
석해볼 수 있다. 

그 외 상위 31-50위 중에 도출된 단어 중 눈여겨 볼
만한 단어는 혼자, 고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정복지
센터, 위기가구, 안부확인, 실태조사 등이었으며 혼자, 
고립이라는 키워드는 중장년 1인 가구가 혼자 살면서 고
립이라는 상태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상위 키워드 50개의 워드 클라우드는 <Fig 1>
과 같다. 

 [Fig. 1] word cloud

4.2 TF-IDF 분석
특정 문서 내에서 단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TF-IDF의 

상위 50위는 <Table 2>와 같다. 살펴보면, 고독(4074.829), 
가구(3434.838), 지원(3415.399), 사업(2935.141), 청
년(2869.181), 노인(2863.22), 증가(2379.99), 사회
(2368.229), 돌봄(2304.204), 세대(2247.652), 예방
(2230.602), 서비스(2095.986), 추진(1907), 발굴(1891.056), 
남성(1830.931), 실시(1757.698), 확대(1729.872), 독
거노인(1729.586), 복지사각지대(1713.792), 여성
(1696.401), 운영(1687.491), 전달(1678.778), 취약계
층(1669.662), 프로그램(1598.283), 진행(1553.253), 
저소득(1546.01), 건강(1535.802), 필요(1489.177), 지
역(1453.354), 지역사회보장협의체(1439.416) 순으로 
나타났다. 

No key-word TF-IDF No key-word TF-IDF
1 loneliness 4074.8 26 low-income 1546.0

2 house-hold 3434.8 27 health 1535.8

3 support 3415.4 28 needed 1489.2

4 project 2935.1 29 region 1453.4

5 youth 2869.2 30 social security 
council 1439.4

6 aged 2863.2 31 elderly 1438.1

7 increase 2379.9 32 isolation 1426.8

8 social 2368.2 33 alone 1415.9

9 care 2304.2 34 policy 1403.5

10 generation 2247.6 35 share 1343.5

11 prevention 2230.6 36 problem 1336.2

12 service 2095.9 37 provide 1301.7

13 propel 1907.0 38 risk 1270.3

14 find-out 1891.0 39 family 1252.3

15 male 1830.9 40 research 1231.3

16 propel 1757.7 41 complete 
enumeration 1213.9

17 enlargement 1729.9 42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1207.9

18 aged living 
alone 1729.6 43 welfare 1172.8

19 welfare blind 
spot 1713.8 44 living alone 1172.6

20 female 1696.4 45 crisis household 1167.8

21 operation 1687.5 46 residence 1148.3

22 forwarding 1678.8 47 disabled 1147.1

23 the vulnerable 1669.7 48 reinforcement 1135.5

24 program 1598.3 49 selection 1105.9

25 proceeding 1553.3 50 citizen 1093.2

<Table 2> TF-IDF(Top 50)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위에 나온 TF-IDF 
내용을 분석해 보면, 1인 가구와 관련한 핵심 이슈는 단
어 빈도분석 결과와 유사성이 있는데, 이는 그 만큼 추출
된 단어가 중요한 요소로 확인됨을 의미한다[7]. 그리고 
상위 30위 안에서는 돌봄, 남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50위 안에서는 나눔과 전수조사가 단어 빈도수에 비해서 
조금씩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N-gram 분석
두 단어가 연이어 등장하는 N-gram 중 2-gram의 

상위 50위를 <Table 3>과 같이 제시해보았다. 살펴보면 
중장년+1인 가구(3,738), 고독+예방(829), 1인 가구+증
가(593), 청년+중장년(525), 1인 가구+고독(471), 중장
년+남성(349), 1인 가구+중장년(313), 노인+중장년
(308), 중장년+노인(283), 중장년+노년(278), 고독+위
험(278), 독거노인+중장년(262), 중장년+가구(248),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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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립(245), 1인 가구+지원(234), 청년+1인 가구
(234), 노인+1인 가구(226), 사업+추진(211), 남성+1인 
가구(207), 1인 가구+가구(207), 독거+노인(194), 1인 
가구+세대(193), 1인 가구+사회(188), 지원+사업(180), 
중장년+고독(180), 중장년+여성(178), 저소득+중장년
(174), 1인 가구+전수조사(172), 노인+장애인(156), 여
성+1인 가구(149)이다.

No top keywords frequen
cy

1 middle aged person single households 3738
2 loneliness prevention 829
3 single households increase 593
4 youth middle aged person 525
5 single households loneliness 471
6 middle aged person male 349
7 single households middle aged person 313
8 aged middle aged person 308
9 middle aged person aged 283
10 middle aged person elderly 278
11 loneliness risk 278
12 aged living alone middle aged person 262
13 middle aged person household 248
14 social isolation 245
15 single households support 234
16 youth single households 234
17 aged single households 226
18 project propel 211
19 male single households 207
20 single households household 207
21 living alone aged 194
22 single households generation 193
23 single households social 188
24 support project 180
25 middle aged person loneliness 180
26 middle aged person female 178
27 low-income middle aged person 174
28 single households complete enumeration 172
29 aged disabled 156
30 female single households 149
31 middle aged person generation 147
32 household household 141
33 single households extensive research 140
34 welfare blind spot find-out 138
35 single households policy 137
36 residence middle aged person 136
37 disabled middle aged person 134
38 care center 130
39 single households single households 125
40 middle aged person youth 123
41 single households ratio 120
42 single households aged 120
43 find-out support 118
44 risk middle aged person 117
45 single households support project 113
46 support middle aged person 110
47 single households youth 105
48 single households ratio 103
49 total household 102
50 social problem 97

<Table 3> N-gram(Top 50)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위에 도출된 N-gram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앞서 빈도분석과 TF-IDF의 해석에
서 제안해본 해석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고독은 
예방과 함께 출현하는 비율이 높아 정부의 대책에서 중
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차원에 대한 관심도
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남성과 1인 가구의 조합이 
많은 이유는 남성이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
임을 알 수 있다.

4.4 CONCOR 분석
CONCOR 분석은 맥락과 연관된 단어를 이용하여 의

미론적으로 단어들을 군집화하여 주제를 추론함으로써 
텍스트 집합 내에서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을 유사한 주
제끼리 군집화하는 분석방법이다[30].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4개의 군집으로 묶였다. 군집의 형태는 
중심군집 1개, 주변군집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Cluster 4>
Difficulties of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ir 
causes              

<Cluster 1>
middle-aged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Cluster 3>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system 

being promoted at the 
community            

<Cluster 2>
The method of find-out 

crisis households   

[Fig. 2] CONCOR chart

첫째, 중심군집(군집 1)은 돌봄, 여성, 청년, 건강, 가
구, 가족, 세대, 장애인, 혼자, 지원, 복지, 프로그램 등으
로 구분되었으며, 군집명은 ‘중장년 1인 가구의 특성’으
로 명명하였다. 주변군집 중 첫 번째(군집 2)는 발굴, 전
수조사,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조사, 실시 
등으로 구분되었다. 군집명은 ‘위기가구 발굴 방식’으로 
명명하였고, 중장년 1인 가구 중에서도 위기가구라 볼 
수 있는 대상자 발굴과 관련한 단어로 군집하고 있다. 두 
번째 주변군집(군집 3)은 전달, 추진, 선정, 나눔, 취약계
층, 지역, 주민, 독거노인, 저소득, 행정복지센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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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본 군집은 
‘지역 단위에서 추진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체계’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주변군집(군집 4)은 남성, 문제, 고
독, 고립, 예방, 위험, 증가, 사회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군집명은 ‘중장년 1인 가구의 어려움과 그 원인’, 요컨대 
중장년 1인 가구가 가지는 문제와 그 원인이 되는 사회
현상들과 관련 있는 단어들로 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luster name main key words

1

middle-aged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care, female, reinforcement, youth, 
service, generation, residence, health, 
policy, welfare, support, needed, operate, 
provide, aged, disabled, elderly, alone, 
program, enlargement, family

2
The method of 
find-out crisis 

households

find-out, complete enumeration, crisis 
household, welfare blind spot, project, 
research,  proceeding

3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system 
being promoted 

at the community

forwarding, propel, selection, share, region, 
citizen, aged living alone, low-incom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proceeding, 
social security council

4

Difficulties of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ir causes

male, problem, loneliness, isolation, risk, 
prevention, increase, social

<Table 4> CONCOR analysis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장년 1인 가구와 관련한 국내 언론보도기
사를 원자료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중장년 1
인 가구의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탐
색적인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장년 1인 가
구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
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 분석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TF-IDF 결과를 기준으로 상위 키워드를 살펴보

면, ‘고독’, ‘가구’, ‘지원’, ‘사업’, ‘청년’, ‘노인’, ‘증가’, 
‘사회’, ‘돌봄’, ‘예방’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 1인 
가구가 고독이라는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상이
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을 재차 확인해볼 수 있는 대
목이며, 중장년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를 한국복지
패널 자료로 분석한 연구[31]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 
사회에서 중장년 1인 가구 중 일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
인 취약계층으로 인정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들의 위험을 발굴하는 체계로 작동되고 있다. 이미 중

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다룬 연구에서
[32] 이들은 공적 사회서비스 체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지역차원에서 예방차원의 선제
적 대응이 필요함이 밝혀진 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
장년 1인 가구와 연관검색된다는 의미는 이제 지역차원
에서 이들을 위한 대응체계가 서서히 마련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둘째, 두 단어가 하나의 쌍으로 묶어서 결과가 제시되
는 2-gram의 분석결과에서는 ‘고독과 예방’ ‘1인 가구
와 증가’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와 고독’ ‘중장년과 
남성’ ‘고독과 위험’ ‘지원과 사업’, ‘중장년과 고독’ 등이 
눈여겨 볼만한 결과였다. 이는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문제 중 고독은 예방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1인 가구의 주요한 문제가 고
독이며, 중장년 1인 가구 중에서도 특히 남성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는 결과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33].

마지막으로 맥락과 관련된 단어들을 의미론적으로 군
집화하는 CONCOR 분석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
심군집 1개와 주변군집 3개로 구분되었다. 중장년 1인 
가구가 가지는 문제와 그 원인이 되는 사회현상과 관련
있는 단어의 중심군집인 ‘중장년 1인 가구의 특성’은 돌
봄, 여성, 청년, 건강, 가구, 가족, 세대, 장애인, 혼자, 지
원, 복지,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났다. 주변군집 중 첫 번
째(군집 2)는 ‘위기가구 발굴 방식’으로 발굴, 전수조사,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조사, 실시 등으로 
구분되었다. 두 번째는 ‘지역 단위에서 추진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체계’로 전달, 추진, 선정, 나눔, 취약계층, 
지역, 주민, 독거노인, 저소득, 행정복지센터, 진행,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구분되었다. 세 번째, 주변군집
은 ‘중장년 1인 가구의 어려움과 그 원인’으로 남성, 문
제, 고독, 고립, 예방, 위험, 증가, 사회 등으로 구분되었
다. 군집된 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사실은 중장년 
1인 가구가 가지는 특성이 뚜렷하고, 중장년 1인 가구가 
가지는 어려움, 이들이 1인 가구로 지내는 원인이 무엇
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었고, 특히 최근 중장년 1인 가구
를 발굴해내기 위한 민과 관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이슈
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지역적 차원에서 중장년 1인 
가구의 문제를 발굴‧해결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상기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는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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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될 취약계층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중장년 1인 가구화 
되는 이유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중장년 1인 위기가구의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이다. 정부는 올해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구현과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
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
표하였다. 이 기본계획의 4대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인 고
독사 위험군 발굴, 사회적 고립 해소,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및 지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기반 구축이다. 
특히, 고독사 위험군 발굴 취약대상에 중장년 1인 가구
를 명시하여 발굴 조사를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방
안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50대 중·장년의 응급상황 감지·
지원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34]]. 이러한 정책적 배경
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중장년 1인 가구가 가지는 취약
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 생각된다. 

셋째, 중장년 1인 가구 문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필두로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중장년은 사회적 지위가 보
장되는 성숙한 세대로 인식되었지만, 이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인 관계상의 문제로 1인 가
구, 즉 원자화되었을 시, 이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
회문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중장년 
1인 가구의 문제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만으로 
문제의 해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넷째, 중장년 1인 가구가 가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 역할을 하는 센
터(가령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센터)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예산 
마련 및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는 
종전의 사회복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예컨대,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중장년일자리희
망센터 또는 50+센터 등 중장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있는 센터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인 인식을 언론보도자료를 원자료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중장년 1인 가
구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분석된 
결과는 향후 중장년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입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속 연구로는 청장년 1인 가구 관련 연구를 제안한

다. 최근에는 노인, 중장년의 고독사 뿐만 아니라 청년 1
인 가구의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중심군
집에서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년이 함께 언급된 것
은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아울
러  선행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중장년에 대한 연령 규
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
다. 따라서 중장년 1인 가구의 유형 또는 범위에 대한 통
일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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