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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제적 지표(경제 성장률, 취업률, 물가)가 개인의 정신 건강, 특히 우울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과 정신 건강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포털과 국가통계

포털에서 경제 지표와 우울증 데이터를 수집하고, Python과 Pandas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정제 및 분석하였다. 

Seaborn과 Matplotlib을 사용해 데이터의 시각화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경제적 불안정성은 우울증 발생률 증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률 감소 시 우울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또한,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서 우울증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

용함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정신 건강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주제어 : 우울증, 경제적 불안정성, 빅데이터 분석, 경제 성장률, 취업률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economic indicators (economic growth rate, 

employment rate, inflation) on individuals' mental health, particularly the occurrence of 

depression, and to clarify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stability and mental health. Data 

on economic indicators and depression were collected from public data portals and national 

statistics, and then refined and analyzed using Python and Pandas. Data visualization was 

performed using Seaborn and Matplotlib. The results showed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instability and increased depression rates, with a tendency for the number of 

depression cases to rise during periods of inflation and declines in economic growth. 

Additionally, certain age groups and genders exhibited higher depression rates, with social 

isolation and economic difficulties identified as major contributing factors. This study 

contributes to mental health policy development, and further research considering various 

social factor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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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연구 배경

1.1 서론

최근 경제적 요인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제적 불

안정성이 개인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이

는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출발하였다. 경제적 요인

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특

히 개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우

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을 초과하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ig. 1은 최근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을 초

과하며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우울증 발생률 분포를 나

타낸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증가에 그치지 않으며, 개

인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

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

한 배경에서 경제 성장률, 취업률, 물가와 같은 주요 경

제적 지표들이 우울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

로 분석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된다[1-3].

Fig. 1. Depression Patient Indicator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 요인들과 우울증 발

생률 간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과 국민의 정신 건강 수준 간

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나아가 예방 및 치료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 전체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에서 행복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정신 건강 문

제는 경제적 불안정성으로부터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과 정신 건강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

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며, 나아가 다양한 사

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5].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

제적 및 경제적 지표를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기

술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패턴과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데 필

수적인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빅데이터를 통해 경제 

지표와 정신 건강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포털과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

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경제 성장

률, 취업률, 물가, 우울증 발생률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

고, 이를 정리 및 전처리한 후 연령대별, 성별 우울증 

발생률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수집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경제 지표와 우울증 간의 상관관계

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요 패턴과 위험 요

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최근 우울증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현황을 바탕으로 경제적 요인이 국민의 정신 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들이 국민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제

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

러한 분석은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

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사

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경제적 

요인들과 우울증 간의 연관성은 정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러

한 접근은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6].

1.2 연구 방법 및 기술

이번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의 효율성을 최대한

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Python을 중심으로 한 여러 고

급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적 지표와 정신 

건강 지표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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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은 그 사용 편의성과 뛰어난 확장성 덕분에 현

대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선호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데 최적화된 환

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Python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

하여, 경제 성장률, 취업률, 물가, 우울증 발생률과 같은 

주요 경제적 및 정신 건강 지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7,8].

Pandas는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이

터 조작 및 분석 라이브러리로 사용되었다. Pandas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 프레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써, 데이터의 정제와 변환 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지

표의 변화 추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중요한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었다. Pandas의 고급 기능을 활용하여 기

초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결측치를 처리하고 

이상치를 식별하는 등,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는 작업

도 수행하였다.

Matplotlib는 데이터 시각화의 핵심 도구로 사용되

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Matplotlib를 통해 다양

한 형태의 그래프와 차트를 생성함으로써, 복잡한 데이

터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데이터를 시각적으

로 나타내어 분석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패턴과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었다.

Seaborn은 통계적 데이터 시각화에 특화된 라이브

러리로서, 경제적 지표와 우울증 발생률 간의 세부적인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

용되었다. Seaborn은 Pandas와의 높은 호환성 덕분

에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특히 복잡한 데이터 셋을 간

결하게 시각화하여 중요한 통계적 관계를 명확하게 드

러낼 수 있었다. Seaborn의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활

용하여, 경제적 요인들이 우울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함

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높였다[9].

현대 빅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Python은 그 강력한 

라이브러리 생태계와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 덕분에 최

적의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Pandas는 방대한 양의 데

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역

할을 하였으며, Matplotlib는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가

능하게 하여 복잡한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명확하게 전

달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또한, Seaborn

은 통계적 데이터 시각화에 있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

며, 복잡한 데이터 분석 작업을 간결하게 수행할 수 있

다. 이러한 도구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연구 

결과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경제적 지표와 정신 건강 

간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Python의 강력한 도구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성장률, 취업률, 물가, 우울

증 간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였

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

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특히 빅데이터 분석이 

경제적 지표와 국민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로 활

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

해 도출된 결과는, 향후 정신 건강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경제적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10-12].

2. 데이터 수집

대한민국의 경제적, 경제적 지표와 정신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포

털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

로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각기 다른 출처에서 제

공되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리하

고,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지역별 인구수, 성별 및 연령별 주

민등록 인구수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자료뿐만 아니라,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였다. 

Fig. 2는 성별 및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수를 나타내며,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조사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물가 

변동을 통해 생활비와 경제적 부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정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그림 3은 

각 지역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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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ublic Data Portal South Korea Regional 

Population 

Fig. 3. Consumer Price Index by Year

또한, 연령별 및 성별 취업률 데이터는 경제적 안정

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수로, 경제적 불안정이 특정 

연령대나 성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분석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Fig. 4는 성별 및 연령대별 

취업률 변화를 나타낸다. 경제 성장률 데이터는 국가 

전반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 성장 또

는 침체가 국민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우울증 발생률 데이터를 포함하여, 경

제적 요인과 정신 건강 문제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

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Fig. 5는 시도별 성별 및 연령

대에 따른 우울증 발생률을 보여준다. 이러한 데이터는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며, 특정 지역에서 경제적 요인이 

우울증 발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각 데이터셋의 품질을 보장하

기 위해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검토하였

다. 예를 들어, 인구통계학적 데이터와 경제 지표 데이

터 간의 시계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데이터의 결측

치나 이상치를 식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정하였다. 

또한, 경제적 지표의 경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였다.

Fig. 4. Employment Rate by Gender and Age

Fig. 5. Mental Health Test Results by Region, Age

이처럼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적으

로 통합하고 정리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고

품질의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

로, 경제적 변동이 국민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으며,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철저한 데

이터 수집과 정제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 데이터 수집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요 경제적 및 경제적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요인들이 정신 건강, 특히 우

울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는 인구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우울증 환자 수 등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주요 패턴과 경향을 파악하였다.

Fig. 6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남성과 여성 인

구 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그리고 우울증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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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Fig. 6. Trends in South Korea's population by gender, 

inflation rate, economic growth rate, and 

depression patient count over time

첫째, 인구수 분석에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남성과 여성 인구 수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전 기간 동안 여성 인구 수가 남

성 인구 수를 초과하였다. 두 성별 간의 인구 증가율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둘째, 물가상승률 분석에서는 2018년부터 2023년

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분석하였다. 물가상승률은 2018

년 1.5%에서 2019년 0.4%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5%를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급격히 상승하여 5.1%에 도달하였다. 

2023년에는 다시 3.6%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물가 변

동은 경제적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신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

로 사용되었다.

셋째, 경제성장률 분석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

까지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였다. 2018년 2.9%로 시

작된 경제성장률은 2020년 -0.7%로 감소하여 경제 침

체를 나타냈으나, 2021년에는 4.3%로 큰 폭의 회복을 

기록하였다. 2022년에는 다시 안정적인 2.6% 성장률

로 돌아섰으며, 이는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

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환자 수 분석에서는 2018년부

터 2022년까지의 우울증 환자 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8년 752,976명에서 시작된 우울증 환자 수는 

2022년 1,000,74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다. 특히, 2020년 이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2년에는 총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을 초과하

였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분석 결과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률 등

의 경제적 지표가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과 정신 건강에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이들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우울증 발생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특히, 물가상승률의 안정화는 우울증 환자 수 

증가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경제성장률의 회복은 

취업 기회를 증가시켜 우울증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13-15].

4.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및 경제적 

지표와 정신 건강, 특히 우울증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경제적 요인이 국민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경제 성장

률, 물가상승률, 취업률 등 주요 경제적 지표들이 국민

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상승할 때 우울증 

환자 수가 동반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을 강하게 시사한다.

아울러, 경제성장률과 취업률이 회복되면서 우울증 

발생률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되었다. 이는 

경제적 안정성이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국

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를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요인 외에도 대인관계 감소, 

운동 부족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이 우울증 증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은 본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으며, 이는 연구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경제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이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

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경제 정책 수

립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 개발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나아가, 경제적 요인과 정

신 건강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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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경제적 지표들이 단순한 경제 

활동의 지표를 넘어서, 국민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경제 정책이 국민의 정신 건강을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

는 것이 개인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 전

체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이 다양한 인구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정

책 수립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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