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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을 파악하여 그 시의성을 도출하였다. 한국 불교학의 대표적 전문 학술지인 �한

국불교학�, �불교학보�, �불교학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와 관련된 논문 483편

의 초록을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 방식을 사용해 빅데이터로 정리하고 검토하였

다. LDA(잠재 디리클레 할당) 기반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결과, ‘불교 사회화와 대중

화’, ‘불교 수행과 신앙 전통’, ‘불교학 연구와 방법론’, ‘원효와 한국 불교철학’, ‘선의 

역사와 근대의 선승’, ‘동아시아 속의 한국불교’, ‘신라와 고려의 불교 사상’, ‘사회 

복지와 불교적 실천’, ‘불교 교단과 종파의 전개’의 9개 토픽을 추출하였다. 이 토픽

들은 한국 불교학의 주요 분야와 주제들을 시대별로 포괄하고 있으며 2000년대부터 

꾸준히 게재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시기별로는 특별 기념 학술대회의 개최에 따라 

‘불교학 연구와 방법론’, ‘불교 사회화와 대중화’ 토픽의 논문 수가 급증하기도 했다. 

한편 ‘사회 복지와 불교적 실천’과 같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연구는 코로나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불교의 주제별 연구 동향을 고찰하였고, 향후 이를 바탕으

로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불교학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한국불교, 토픽 모델링,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잠재 디리클레 할당, �한국불교학�, 

�불교학보�, �불교학연구�

I. 서론

한국의 불교학은 역사, 철학, 종교를 넘어서 사회·경제, 문화·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학제 간 연구에서도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불교학을 연구하는 방법도 문헌학적(philology) 방법인 텍스트 중심의 해

석학적 연구나 제도, 인물, 사상을 다루는 역사학·철학적 접근에만 머물지 않

고 미시적인 문화학(culture studies) 연구,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활용

해온 수량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해졌다. 여러 분야의 다각적 접근을 

통해 한국에서의 불교학 연구는 질적·양적 도약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은 불교학 전문 학술지에 발표되며 한국불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

은 이해를 가능케 했다.1) 국내 최초의 불교학 관련 전문 학술지는 �불교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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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1963년 발간된 이래 현재까지 100여 집이 출간되었다. 2022년만 해도 �불

교학보�, �한국불교학�, �불교학연구�를 비롯하여 30여 개의 불교학 관련 학

술지가 발행되었고, 여기에 400편 내외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그동안 국내 불교학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는 여러 학술지에서 지역, 시대, 분

야, 주제 등으로 나누어 ‘회고와 전망’ 형태의 연구사 정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한국불교학�을 발간하는 한국불교학회는 2013년에 창립 40주년 기념으

로 개최한 ‘결집, 한국불교학 40년: 그 연구성과와 과제’라는 학술대회에서 중

국·티베트, 한국·일본, 인도·남방불교, 응용불교, 실천불교의 5개 분야로 나누

어 기존의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같

은 해에 �불교학보�에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한

국불교의 연구 동향’을 비롯해 불교 교학, 불교 사학, 응용 불교 분야에서 그간

의 성과를 정리한 논문들이 수록되었다.  하지만 주제별 연구 동향의 검토와 정

리를 넘어서는,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과 구조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불교’를 주제어로 기왕의 연구 동향을 검토한 논문도  

‘최근의 한국불교 연구 동향과 통불교 논의’,2) ‘현대 한국불교의 동향과 과제’,3) 

‘불교학보를 통해 본 한국불교 연구 동향’4) 등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

(text-mining)을 활용하고 접목하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세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8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로 추산되고, 비정형 데이

터를 특정 목적에 맞게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분석과정이 바로 텍스트 마

이닝이다. 이 방식은 1970년대부터 활성화되어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

다.5) 텍스트 마이닝에는 단어 사이의 거리와 동시 출현 빈도 등을 바탕으로 단

어기반의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분석이나, 텍스트 데이터 내 몇 개의 잠복된 주

1) 민순의 2021 참조.

2) 최유진 2005 참조.

3) 강동균 2007 참조.

4) 이기운·조기룡·윤기엽 2013 참조.

5) 통계교육원 2017, https://sti.kostat.go.kr/window/2017b/html/2017_win_3.html (2024.01.08.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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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찾는 토픽 모델링 기법 등이 포함된다. 또 논문, 도서, 학술자료 등 다양한 

자료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연구 동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수많은 연구 논저를 일일이 조사하고 검토하였는데, 이 

방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가

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반면 텍스트 마이닝은 방대한 분량의 데

이터를 통계적·확률적 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 문헌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이 기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불교학 

연구의 동향을 분석할 때는 한자, 고어 등에 대한 접근 문제 때문에 빅데이터

를 활용한 이러한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불교를 주제로 연구 동향 및 추세를 살펴보고 관련 연구

에서 등장했던 주제(토픽)를 살펴본다. 다만 한국불교를 사상 및 특징, 맥락, 

시기 등으로 구분하고 분류 유형에 따라 선행연구를 추려 그 경향을 살펴보는 

일반적 연구와는 방법을 달리한다. 국내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불교학�, �불

교학보�, �불교학연구�에서 한국불교와 관련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픽 모델링 방식으로 유형화하여 살

펴보려 한다. 특히 시기별로 연구의 주제별 경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특징을 검토하여 ‘연구의 시의성’을 고려해 볼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첫째,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5년 동안 

한국불교 관련 연구에서 드러난 주제는 무엇이 있었는가? 둘째, 시기별 연구

주제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색함으로써 한국불교 

연구에서 다루었던 연구주제들과 그 시기별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

로 향후 연구의 전망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의 토픽 모델링

1. 한국불교 연구동향 선행연구

한국불교의 연구 동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대상에 대한 정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한국불교 연구 동향 분석   129

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나름의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한국인들에 의한,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인들의 불교학을 한국불

교학이라 명명하기도 한다.6) 혹은 근대 이후 한국에서 근대적인 학문 방법론

을 적용하여 불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한국불교학이라 정의하기도 

한다.7) 또 통불교 등과 같은 특성을 미리 전제하기보다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

들과 그에 따른 다양한 특징을 검토하다 보면 새로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8) 

그런데 ‘한국불교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기에, 학문

적 견해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불교학을 ‘한

국 출신의 연구자가 하는 불교학’으로 정의하면, 같은 시기 해외의 문헌학 동

향과 한국의 문헌학 경향을 비교해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학을 ‘한국불교만을 다룬 연구’ 로 제한하더라도, 미국 내의 

한국불교 연구도 포함될 수 있는 동시에 현대 한국에서의 남방불교 수행문

화에 대한 연구도 배재할 수 없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불교학 연구의 방향과 

내용이 끊임없이 다양하고 풍부해지고 있어 규정하기가 점점 쉽지 않을 것

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학문으로서 불교 연구가 시작된 이래 여러 잡지

와 학술지를 통해 그 연구성과가 소개되어왔다. 학술지 논문의 주제들을 통해 

한국불교학의 연구 동향을 검토한 글에서는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근대 한국 불교학의 본격적인 시작과 체계화(1950~1970년대), 불교학 연

구주제의 전문화와 양적 확대(1980~1990년대), 불교학 연구의 전문성 심화와 

다변화(2000년대 이후)가 그것이다. 특히, 불교 연구의 발표의 장이 잡지에서 

학술지로 중심이 옮겨가고, 더욱이 최근에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평가와 

지원 기준에 따라 운영되면서 학술지의 주제별 성격이 전문화되었다고 해석

6) 김원명 2021,13.

7) 민순의 2021, 50.

8) 조은수 2004,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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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학술지의 질적·양적 확대는 발행 초기의 목적이나 특화된 성격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점차 종합학술지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지

적도 있다.9) 그렇기에 현재로서는 학술지의 표제에 따른 성격보다는 개별 논

문들의 연구 동향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한국의 불교학을 유형화하여 이

해하는데 유용한 접근 방식이 될 것이다.

한국불교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연구사, 방법론, 경향 등을 정리한 영어 

논문도 발표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주목할 만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국불

교에 대한 연구주제가 삼국 등 고대에 치우쳐 있다가 조선으로 관심의 시기가 

바뀌었고, 불교 전통과 관련한 현상까지도 다루어지며 새로운 연구와 접근 방

식이 도입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10) 또한 2000년대 이후 북미 지역의 한국

불교 연구 중 전근대 시기에 해당하는 50여 편의 성과물 분석을 통해 비록 연

구 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 확고한 영역을 형성하지 못

했음을 지적하는 논문도 있다.11) 1868년 이후 150여 년간 프랑스에서 이루어

진 한국불교 연구를 검토하여, 한국학의 성장, 연구논문과 학위논문의 현황, 

관련 연구자들의 활동 등을 정리하면서 향후 한국불교학의 전망을 긍정적으

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12)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불교 연구는 역사, 철학, 종교, 문화, 문학 등 다

양한 분야와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또 명상 수행과 같은 실천이나 응용 불교 

분야도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불교학의 연구범위

와 대상은 그 폭이 매우 넓으며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구 성과물의 양 또한 적

지 않다. 그렇기에 토픽 모델링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여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하고 연구 경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9) 민순의 2021, 53-74.

10) Cho Eun-su 2022 참조.

11) KIM Seong Uk 2022 참조.

12) Bruneton 20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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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토픽 모델링은 단어의 활용 및 맥락적 사용 패턴을 찾아내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문서를 연결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유용한 구조를 찾아내는 텍스트 마

이닝 분석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13) 토픽 모델링 가운데 흔히 사용되는 분석은 

Blei, Ng, & Nordan(2003)의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으로 다수의 문서에서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토픽을 발견하는 절차적 확률분

포 모델이다. LDA의 기본 개념은 <그림 1>에서와 같이 문서(document)들이 여

러 개의 토픽(topics)으로 구성되고, 토픽은 복수의 단어들과 연관되며, 문서별 

토픽 분포와 각 토픽별 단어들의 분포를 동시에 추정하여 숨겨진(latent) 변수

인 토픽을 찾아내는 것이다.14) 즉, 전체 문서 집합에서 확인되는 토픽 구조를 

같은 문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의 집합으로 간주함으로써 특정 토

픽의 출현 정도에 따라 문서를 분류한다.15) 이 원리에 따르면 토픽 모델링을 

통해 문서들을 아우르는 주제의 내용을 파악하여 주요 주제별로 문서를 구분

하여 분석할 수도 있지만, 연구자에 따라 문서를 아우르는 프레임으로 분류하

기보다는 ‘이슈’ 또는 ‘주제’로 토픽을 주제 묶음화(군집화)하여 해설할 수도 

있다.16)  

토픽 모델링에서 하나의 문서는 여러 토픽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 토픽이 

동시에 대응되어 대량의 데이터에서 내재된 주제를 찾아내기 때문에 하나의 

문서가 하나의 주제로 구분되는 기존 군집화 기법과는 차이가 있다.17) 또한 

통계적 추론을 통해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연구주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최대한 배제되며, 기존 내용 분석보다 시간과 인력 

투여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18) 그렇기에 토픽 모델링은 여러 문

13) 유주영 2022, 212.

14) Blei 2012, 79. 

15) Blei 2012, 79. 

16) 문안나 2020, 107.  

17) 박준형·오효정 2017, 239.

18) 정영주·김혜진 202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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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공통의 주제를 도출하고 이들을 추적하는 연구에 활용되어 여론 분석, 

사회적 이슈 동향 파악, 특정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데 널

리 사용된다.19) 

<그림 1> 잠재 디리클레 할당에 따른 토픽 모델링20) 

토픽 모델링이 처음 언급된 국내 논문은 2003년으로, 2000년 이후 공학 계열

에서는 70편,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96편의 KCI 등재 논문에서 토픽 모델링이 

활용되었다.21) 반면 인문학에서는 50여 편 정도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아직 활

성화되지는 않았다.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인문학 연구주제로는 무형문화유

산 분야,22) 문헌정보학,23) 한국어교육,24) 학교도서관, 독후감 텍스트 등이 대

표적이다. 인문, 과학 및 기술, 사회과학, 학제간 연구 등 연구자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토픽 모델링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한국블교

학 분야에서는 토픽 모델링을 적용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19) 김남규 외 3인  2017, 477; 백평규·김남희 2021, 170. 

20)  Blei 2012, 78.

21) 최성철·박한우 2020, 819.

22) 오정심, 2020 참조.

23) 박자현·송민 2013 참조.

24) 김보영 20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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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절차, 대상, 분석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학술연구 정보 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2023년 2월부터 자료 수

집을 시작하였고 6월 이후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여 <그림 2>와 같이 한국불

교를 주제로 한 연구 동향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논문의 주제어를 중심

으로 수집하고, 데이터분석을 위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시행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해하고 정형화된 구조로 만드는 작업으로 

띄어쓰기, 오탈자, 한자의 한글화 등 분석 대상,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과 유

의어, 지정어, 제외어 등의 단어 정리를 거쳐 이루어졌다. 

다음으로는 키워드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한 후 이를 해석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넷마이너 프로그램(NetMiner 4.4)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및 토

픽 모델링 분석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는 R, Python, UCINET, TEXTOM, 

NetMiner 등 다양하나 넷마이너 4.4는 단어 추출 시에 숫자나 대명사 같은 불용

어(stop-word)가 자동 제거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였다. 또한 주요 

개념 파악을 위해 추출 단어의 품사는 ‘명사(noun)’로 지정하였고 연구자가 유

의어(thesaurus), 제외어(exception list) 및 지정어(defined words) 사전들을 적용

하여 분석에 사용할 의미형태소를 추출하였다. 

<그림 2> 연구 절차 

2.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에서 ‘한국불교’를 키워드로 검색

하여 ‘한국’, ‘불교’ 또는 ‘한국불교’가 제목, 목차, 초록, 키워드에 포함되는 모

든 자료 가운데 200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연구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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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였다. 2008년 이전의 연구논문은 전자화된 초록(abstract)이 없어서 데

이터분석 자체가 어려우므로 2008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 ‘한국불

교’를 키워드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논문들을 조사 수집했기 때문에 한국불교 

연구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

였다. 대표 학술지로는 �한국불교학�, �불교학보�, �불교학연구�를 선정하였다. 

�불교학보�는 1963년, �한국불교학�은 1975년, �불교학연구�는 2000년에 창

간하여 최소 20년 이상의 발행 역사가 축적되어 있고, KCI 등재지로서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왔다. 또한 역사, 철학, 문학 등과 같은 전공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 학술지로서 한국 불교학 영역에서 나름의 대표성을 가진다. 이처럼 이

들 학술지는 오랜 기간 한국불교 연구의 성과를 고스란히 담아낸 학술적 보고로

서 한국불교의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불교를 키워

드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조건과 기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RISS의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기능을 활용하여 엑셀 데이터로 추출한 

뒤 저자, 논문명, 초록, 학회지명, 발행 연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수집된 데

이터에서 중복된 논문 또는 서평, 한글 이외의 논문, 초록이 없는 논문을 걸러

낸 결과 총 809건이 추출되었다. 이 자료에서 연구대상이 ‘한국불교’와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주제의 논문은 배제하였다. 즉 유교, 도교, 민속, 또는 중국불교, 

일본불교의 경우처럼 한국불교 관련 연구라고 볼 수 없는 논문을 제외한 결과 

483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3. 분석 방법

1) 텍스트 전처리

수집된 데이터는 정규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로서 전처리 작

업을 하였다. 넷마이너의 한국어 형태소분석기를 이용하여 비정형 텍스트 데

이터를 분해하고 명사를 추출하였다. 첫째, 추출된 형태소들의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해 먼저 특수문자, 숫자, 영어 등은 삭제하였고 한문은 한글로 바꾸어 초

록 데이터를 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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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 ‘본고’, ‘논고’, ‘논문’, ‘의의’, ‘의미’, ‘해석’, ‘결과’, ‘결론’, ‘전

개’, ‘목적’, ‘때’, ‘다음’과 같이 논문초록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과 단어 중요

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를 측정하여 값이 0.3 

미만인 단어인 ‘한국’, ‘불교’, ‘부처’, ‘중심’은 제외하였다. TF-IDF 값은 모든 

문서에서 사용될수록 0에 가깝고 소수의 문서에서 사용될수록 높은 수치로 나

타나기 때문에 낮은 수치에 해당하는 단어를 제외하면 대부분 문서에서 사용

하는 단어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뇌’, ‘각’, ‘게’, ‘곁’, ‘끝’, ‘날’ 등처럼 한 글자로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운 

단어도 제외하였다. Query 기능을 이용하여 한 음절 글자를 제외할 수 있었지

만, 한자가 자주 등장하는 본 연구에서는 한 글자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단어들

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行), 체(體), 용(用), 심(心), 공(公), 선(禪), 의(義) 등과 같

이 초록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경우 한 글자임에도 지정어로 등록하고, 그 

외 한 음절의 단어들은 제외하였다. 

셋째, 뜻이 비슷한 말이나 축약어, 승려의 법명은 법호와 법명을 붙여 하나

로 통일하였다. 예를 들면 ‘경허’, ‘경허선사’, ‘경허성우’, ‘성우’ 는 ‘경허 성우’

로 하였다. 또 ‘부처’, ‘석가모니’, ‘석존’, ‘붓다’, ‘석가’, ‘불’, ‘佛’, ‘세존’은 ‘부

처’로 대표어를 지정하였다. 넷째, 인명, 지명, 서명 등은 고유명사를 형태소 분

절 없이 그대로 추출하도록 지정하였다. ‘팔도선교도총섭’, ‘대관정광진언’, 

‘관불삼매해경’, ‘집일금광명경소’, ‘금동아미타여래좌상’, ‘가흥대장경’, ‘간

화결의론’, ‘계초심학인문’, ‘관무량수경’ 등 단어들을 분리하지 않고 지정어

로 등록하였다.

 

2) 데이터 분석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잠재 디리클레 할당) 기반 토픽 모델링은 토

픽 수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자는 분석 목적에 적절한 

토픽 수를 선정해야 한다. 연구자가 토픽 수를 결정하고 토픽 모델링 분석을 

하면 추출된 주제에 해당하는 문서와 단어들의 분포, 이들의 관계를 통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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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도출한다. 만약 토픽 수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의미 없는 주제들이 추출

될 수 있으며 너무 적게 설정하면 토픽에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토픽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 α는 0.1, β는 0.01,25) 반복 수

행 횟수는 100회로 설정하고, 최적의 토픽 수는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통계적인 방법과 해석적인 방법을 활용하

였다. 통계적인 방법으로는 토픽 일관성(coherence)과 실루엣(silhouette) 계수

를 참고하였다. 토픽 일관성은 각 주제에서 상위 단어를 뽑아 상위 단어 간의 

공출현 유사도를 계산함으로써, 같은 주제에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이 분

류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C_V 값은 1에 가까울수록, umass는 0에 가까울

수록 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K-means clustering을 이용한 실

루엣 계수는 각 데이터가 얼마나 조밀하게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1

에 가까울수록 군집들이 적절히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silhouette=0.83).26) 

해석적인 방법으로는 토픽 일관성과 실루엣 계수 값을 참고하여 토픽 수를 변

경해가며 주제 범주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

교학 전공 연구자 2인이 참여하여 토픽 수를 확인한 후 정리하였고 논의를 거

쳐 최종 9개로 결정하였다.

25) 손태권·이광호 2020, 2006; Zhao, Chen and Zou 2015, 13.

26) 곽희연·김숙향·이병인 2022, 124.

<그림 3> 토픽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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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결과: 논문 현황과 키워드, 시기별 토픽

1. 수집 논문 현황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국불교학�, �불교학보�, 

�불교학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는 총 483개(각각 384개, 90개, 11개)였다. 

지난 15년 동안 이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약 1,800여 건에 이르는데 이 가

운데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 연구의 비중은 약 28%였다. 시기별로는 다음 <표 1>

과 같으며, 참고로 세 학술지에서 발간한 전체 논문의 수는 <그림 4>와 같다.

<표 1> 연도별 한국불교 관련 논문 게재 수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논문수 21 16 30 30 31 57 33 38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논문수 51 31 27 32 40 26 20 483

<그림 4> 전체 논문 수와 한국불교 관련 논문 수 

2. 토픽 모델링 결과

1) 주제어 빈도분석

483개의 초록에서 추출된 8,524개 단어 가운데 출현 빈도 분석으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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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장 많이 등장한 10개 단어는 <표 2>와 같다. 키

워드의 순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빈도 수와 문서 등장 수의 상위 키워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용어는 ‘사상’, 

‘수행’, ‘사회’로, 이 키워드들은 한국불교에 대한 저자들의 공통적인 관점으

로 확인된다. 한국불교는 철학, 종교, 역사, 문학을 다루는 인문학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들의 행위, 일상 그리고 관계 등을 담아낸, 다시 말해 사회학적 관점

에서의 유의미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림 5>는 주요 단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서 등장 빈도를 기준으로 단

어의 크기가 크고 작게 표시된다. 

<표 2> 주제어 출현 빈도

순위
빈도수 문서 동시 등장 수

단어 횟수 단어 횟수(문서 수)

1 사상 437 사상 162

2 사회 313 수행 140

3 수행 305 사회 121

4 종교 277 전통 117

5 조선 253 역사 109

6 중국 235 관계 100

7 원효 235 종교 97

8 교육 220 조선 96

9 전통 216 인식 96

10 신앙 216 중국 95

<그림 5>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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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픽별 키워드 추출

토픽 모델링 결과로 추출된 토픽 9개와 각 토픽의 핵심어는 <표 3>과 같으

며 토픽별 네트워크는 <그림 4>와 같다. 산출된 토픽에 대한 주제명과 해석은 

관련 분야 연구자의 전공 지식과 자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27) 불교학

을 전공한 연구자가 토픽별 핵심어와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토픽명을 선정하

였다.

토픽 1은 사회, 문화, 종교, 포교, 교육, 대중, 의식, 국가, 정치 등의 키워드로 

<불교 사회화와 대중화>라는 토픽명을 정하였다. 대표논문인 ｢한국사회의 종

교시장화와 한국불교의 포교 정향｣(조기룡, �불교학연구�, 2019/ 주제 적합도 

72.7%)은 종교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선택 가능한 상품처럼 존재하는 현

상인 종교 시장화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올바른 전법교화를 위한 포

27) 임종현·오여진·안미리 2021, 1203; 김효선 2021을 참조할 것.

<표 3> 토픽 모델링 결과  

주제명 핵심어 논문수(빈도)

1
불교 사회화와 

대중화

종교, 교육, 사회, 의식, 문화, 국가, 포교, 

한용운, 신앙, 사리, 사찰
54 (11.18%)

2
불교 수행과 

신앙 전통

수행, 정토, 염불, 스님, 실천, 신앙, 사상, 현실, 

중국, 세계, 대중, 교화
46 (9.52%)

3
불교학 연구와 

방법론

불교학, 방법, 성과, 분야, 학문, 철학, 명상, 

과제, 비교, 사상
77 (15.94%)

4
원효와 한국 

불교철학

원효, 사상, 마음, 일심, 인식, 유식, 주장, 비판, 

입장, 회통
63 (13.04%)

5
선의 역사와 

근대의 선승

틴허 택성, 한암 중원, 오대산, 사상, 경허 성우, 

신앙, 화엄, 신라, 자장, 중국
60 (12.42%)

6
동아시아 속의 

한국불교

근대, 일본, 조선, 중국, 전통, 승려, 교사, 후기, 

인식, 간행, 발전
46 (9.52%)

7
신라와 고려의 

불교 사상

화엄, 신라, 경전, 의상, 고려, 문헌, 화엄경, 

대승기신론, 주석서, 보살
39 (8.07%)

8
사회 복지와 

불교적 실천

사회, 간화, 복지, 수행, 조사, 실천, 예술, 전승, 

노인, 현대
40 (8.28%)

9
불교 교단과 

종파의 전개

사찰, 운동, 활동, 조선, 승려, 비구니, 역사, 

종단, 교단, 창건, 천태종, 조계종
5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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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사회, 종교, 포교, 대중 등 이 토픽의 주요 

주제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 교육과정 변천과 불교종립학

교 종교 교과서｣(김은영, �한국불교학�, 2014/ 주제 적합도 63.8%)는 학교에서

의 종교교육에 대한 문제를 불교계 종립학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바람직

한 방향을 제시한 글이다. 이 또한 사회, 종교, 교육, 국가, 정치 등의 주제어를 

다루고 있다. 이 토픽은 3대 종교로서 개신교, 가톨릭과 경쟁하는 불교의 사회

적 역할 제고와 대중적 확산이 어느 시기에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토픽 2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수행, 실천, 신앙, 정토, 염불, 계율, 진언, 교화, 

의식 등으로 <불교 수행과 신앙 전통>으로 토픽명을 정하였다. 대표논문으로

는 ｢영명연수와 보조지눌의 유심정토와 타방정토｣(서왕모, �한국불교학�, 

2018/ 주제 적합도 67.2%)와 ｢고려시대 법화삼매참법의 두 양상에 대한 비교 

고찰: 백련사계와 묘련사계의 법화참법을 중심으로｣(오지연, �한국불교학�, 

2022/ 주제 적합도 62.4%)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중국 송대에 선과 염불 정토를 

융합한 영명 연수와 고려의 대표 선승 보조 지눌의 유심정토, 타방정토 수용 

문제를 비교 고찰한 논문이다. 이는 수행, 실천, 신앙, 정토, 염불 등 이 토픽의 

핵심 키워드와 연계되어 있다. 후자는 고려 후기 천태종 계열 사찰인 백련사와 

묘련사를 중심으로 행해진 법화참법의 양상을 비교 검토한 글이다. 이 또한 수

행, 실천, 신앙, 계율, 교화 등 이 토픽의 주요 주제어를 포괄하고 있다. 이 토픽

은 전근대 시기의 주요 신앙이자 수행 전통이었던 불교의 특성을 드러낸 것으

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토픽 3은 불교학, 분야, 학문, 성과, 방법, 철학, 사상, 역사, 문헌, 번역 등의 

키워드로 <불교학 연구와 방법론>으로 토픽명을 정하였다. 대표논문으로는 

｢한국 불교학 40년 연구 성과와 과제: 초기불교｣(황순일, �한국불교학�, 2013/ 

주제 적합도 71.9%)와 ｢철학으로서 불교철학의 지형과 방법｣(고영섭, �한국

불교학�, 2016/ 주제 적합도 68.2%)을 꼽을 수 있다. 앞의 논문은 현대 한국의 

초기불교 연구사를 정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와 2000년대 이후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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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계의 경향과 과제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뒤의 논문은 불교를 철학으

로 바라보고 연구 지형과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문헌학적 방법론과 해석학적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들 연구는 불교학, 분야, 학문, 성과, 방

법, 철학, 사상, 문헌 등 이 토픽의 키워드들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이 토픽

은 한국에서 불교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축적되면서 확고한 기반을 다졌음을 보

여주고 있다.

토픽 4는 <원효와 한국 불교철학>을 토픽명으로 하며, 키워드로는 원효, 사

상, 마음, 일심, 인식, 유식, 회통, 통합, 논리 등이 있다. 대표논문은 원효 철학

과 관련된 ｢원효 ‘판비량론’에서 ‘알라야식’의 의미｣(김현희, �한국불교학�, 

2015/ 주제 적합도 91.7%),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원효를 바라본 ｢동아시아 불

교의 통합 담론 전개에서 원효의 역할: 지의의 원융사상과 원효의 화쟁사상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지혜경, �한국불교학�, 2017/ 주제 적합도 77.3%)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논문은 원효의 �판비량론�에서 알라야식의 의미를 찾는 것으

로 결론으로 여래장 일심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동아시아의 통합 

담론 전개라는 문제의식에서 중국의 천태 지의와 신라 원효 간의 사상적 연속

성과 불연속성을 드러내 일심에 의한 원효 화쟁 사상의 의미를 조명했다. 이들 

논문은 원효, 사상, 마음, 일심, 인식, 유식, 회통, 통합 등 대부분의 주제어와 관

련되어 있다. 원효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이 토픽에서 그의 연구

사적 비중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토픽 5의 키워드는 도의, 수행, 신앙, 전통, 경허 성우, 탄허 택성, 한암 중원 

등으로 <선의 역사와 근대의 선승>이라고 주제명을 정하였다. 여기에는 근대

의 오대산 출신 선승을 다루면서 오대산의 신앙 전통과 그 개조인 자장을 다룬 

논문들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논문은 ｢경허의 오도가와 ‘기허주장자’ 시의 상

관성｣(홍현지, �한국불교학�, 2014/ 주제 적합도 65%)으로 한국 근대 선의 중

흥조인 경허 성우의 ‘오도가’와 ‘기허주장자’라는 시를 분석하여 선의 전법 계

승의 중요성과 현실을 다룬 글로 수행, 전통, 경허 성우 등의 키워드를 담아내

고 있다. 또 ｢신라 오대산의 문수신앙과 오만진신신앙 검토｣(염중섭, �한국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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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 2019/ 주제 적합도 86.3%)처럼 오대산 문수신앙과 그 개창자인 자장을 

다룬 논문도 몇 편 포함되어 있다. 이 토픽은 한국불교의 주류 전통인 선종의 

역사와 경허 성우 등 근대의 선 계보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도 연구가 이어지

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오대산 관련 연구가 적지 않게 포함된 사실인데 이는 

특정 연구자가 해당 논문을 다수 발표했기 때문이다.

토픽 6의 토픽명은 <동아시아 속의 한국불교>로서 핵심 키워드는 전통, 근

대, 중국, 일본, 조선, 민족, 승려, 수용, 발전 등이 있다. 대표논문은 ｢�선원제전

집도서�의 간행과 유통판본 고찰: 중국과 한국 유통본을 중심으로｣(서수정, 

�한국불교학�, 2011/ 주제 적합도 70.8%)와 ｢한국근대불교 연구의 과제와 전

망｣(조성택, �한국불교학�, 2012/ 주제 적합도 61.2%)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종

밀의 �선원제전집도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간행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현

존본의 계보와 지형도를 그렸다. 후자는 근대불교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가

설을 제기한 것으로 불교는 한국사의 일부이자 불교사의 일부이지만 동아시

아를 넘어 세계불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 논문에는 

전통과 근대, 중국과 일본, 수용과 발전 등의 키워드가 각각 적용된다. 이 토픽

은 불교의 보편성과 한국의 특수성을 결합한 한국불교의 특성을 거시적으로 

주목한 것으로 최근 15년간의 주목되는 학문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토픽 7은 <신라와 고려의 불교 사상>으로 신라, 화엄, 의상, 밀교, 고려, 경전, 

문헌, 주석서, 대승기신론 등이 주요 키워드이다. 대표논문은 ｢신라 및 고려시

대 화엄학 문헌의 성격과 내용｣(최연식, �불교학보�, 2011/ 주제 적합도 81.3%)

으로 고대와 중세 한국 불교계에서 나온 10여 종 이상의 �화엄경� 관련 문헌들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불교의 사상적 특성을 보여주는 의상의 �법

계도�를 비롯해 원효, 균여, 지눌의 저작 등과 신라 화엄학의 영향 아래 찬술된 

책을 대상으로 신라와 고려, 화엄, 의상, 문헌, 주석서 등의 키워드를 다루었다. 

이 밖에 ｢동아시아 불교문헌에 보이는 특이한 다라니의 형태: 석마하연론을 

중심으로｣(김지연, �한국불교학�, 2021/ 주제 적합도 75.5%)는 �대승기신론�

의 주석서이자 신라에서 찬술된 것이라고 하는 �석마하연론�의 다라니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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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책의 성립 시기를 추정하였는데, 신라와 고려, 밀교, 문헌과 주석서, 대

승기신론 등의 키워드가 이에 해당한다. 이 토픽은 교학의 전성기였던 신라와 

고려의 불교 사상을 다룬 것으로 논문 수는 다른 주제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

지만, 불교 교학 연구가 여전히 중요한 분야임을 볼 수 있다.

토픽 8 <사회 복지와 불교적 실천>의 핵심 키워드는 사회, 복지, 노인, 유아, 

수행, 실천, 조사, 간화, 예술 등이다. 대표논문으로는 ｢서울시 소재 불교신자 

가구의 특성과 사회복지욕구｣(김노은, �한국불교학�, 2012/ 주제 적합도 80%)

와 ｢조사선과 간화선의 수행체계 비교｣(신명희, �한국불교학�, 2018/ 주제 적

합도 62.3%)를 선정하였다. 앞의 논문은 서울의 불교 신자 가구의 특성을 살펴

보고 그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불교 사회 복지를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사회, 복지, 노인, 유아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다. 뒤의 논문은 당나

라 때 성립한 조사선과 송대에 전개된 간화선을 비교하여 양자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도출하고 현재적 의미를 찾은 것으로서 수행, 실천, 조사, 간화의 키워

드를 공유하고 있다. 이 토픽은 불교의 이타행에 해당하는 사회 복지뿐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을 위한 실천 수행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토픽 9는 <불교 교단과 종파의 전개>로서 사찰, 승려, 비구니, 운동, 역사, 종

단, 교단, 조계종, 선종 등이 키워드이다. 대표논문으로는 ｢조선후기 경기 서북

부 일대 비구니 사찰과 비구니의 활동｣(탁효정, �한국불교학�, 2022/ 주제 적

합도 71.2%)과 ｢고려후기·조선초 천태종단의 존재양상 추이 및 동향- 주요 고

승과 사찰을 중심으로｣(황인규, �한국불교학�, 2015/ 주제 적합도 53.4%)를 택

하였다. 전자는 전등사 본말사지에 수록된 사료를 토대로 조선 후기 경기 서북

부 일대의 비구니 사찰을 조사하고 비구니의 활동을 분석한 논문으로, 사찰, 

승려, 비구니, 운동, 역사, 교단 등의 키워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후자는 고

려시대 천태종의 창설 이후 조선 초에 선종과 교종으로 통합되기까지 천태 종

단의 존재 양상 추이 및 동향을 살펴본 연구이다. 이에 부합하는 키워드는 사

찰, 승려, 역사, 종단, 교단, 선종 등이다. 이 토픽은 불교사의 주요 주제인 교단

과 종파의 역사적 전개를 다룬 것으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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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기별 토픽 추이

한국불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기 위

해 전체 기간의 LDA 분석 결과를 <그림 6>과 같이 토픽별로 확인하였다. 기간

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를 3년 단위로 구분하여 추이를 살펴보았다. 매년 

증가 또는 감소하는 양상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2013년, 2016년, 

202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에 3년을 주기로 추이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2011년부터 2013년에 해당하는 2주기와 2014년부터 2016년까

지의 3주기에 한국불교 관련 논문이 다소 빈번하게 나왔고, 그 이후부터 2020

년을 제외한 3주기에는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적인 논문의 양

은 줄었지만 각 주제들은 한국불교 연구에서 일정 비율을 차지하며 비중 있게 

다루어진 편이다. 

주목할 점은 토픽 1 <불교 사회화와 대중화>와 토픽 3 <불교학 연구와 방법

론>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2013년 한국불교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불교학 연구의 현황과 성과를 

논의하는 대규모 학술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한국 불교학을 주

제로 한 논문들이 다수 게재되며 편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후 토픽 1과 토픽 3

의 비중은 2010년대 후반기부터는 축소되었고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토

픽 1 주제의 논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토픽 9 <불교 교단과 종파의 전개> 관

련 논문들도 3년에 10여 편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는데, 2021년에는 1편이었고 2022년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토픽 2 <불교 수행과 신앙 전통>, 토픽 4 <원효와 한국 불교철학>은 

2010년대 후반기로 갈수록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불교사의 주요 주제

에 해당하는 수행과 신앙, 그리고 원효 관련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응용불교학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토픽 1 <불교 사회화 및 

대중화>와 토픽 8< 사회 복지와 불교적 실천>은 특히 코로나 유행 시기인 2020

년부터 2022년 사이에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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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기별 토픽 추이

V. 결론

지금까지 한국불교학 연구의 최근 동향을 검토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의 

토픽 모델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불교 관련 연구에서 드러난 주제’와 ‘시기별 연구주제별 변화’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연구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 키워드 분석→ 토픽 모델링

→ 결과 해석’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분석 대상은 2008~2022년의 15년 동안 불

교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한국불교학�, �불교

학보�, �불교학연구�에 실린 ‘한국불교’를 키워드로 하는 논문들이었다. 주제

어의 빈도분석 결과, <불교 사회화와 대중화>, <불교 수행과 신앙 전통>, <불

교학 연구와 방법론>, <원효와 한국 불교철학>, <선의 역사와 근대의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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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속의 한국불교>, <신라와 고려의 불교 사상>, <사회 복지와 불교적 

실천>, <불교 교단과 종파의 전개>의 9개 토픽을 선정할 수 있었다. 

해당 토픽들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으며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 9가지 

토픽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다. 토픽 1 ‘불교 사회화

와 대중화’, 토픽 2 ‘불교 수행과 신앙 전통’, 그리고 토픽 8 ‘사회 복지와 불교

적 실천’은 한국 사회 속에 나타난 불교의 다양한 현실적 모습을 보여주며 서

로 연동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토픽 3 ‘불교학 연구와 방법론’, 토픽 

4 ‘원효와 한국 불교철학’, 토픽 5 ‘선의 역사와 근대의 선승’, 토픽 6 ‘동아시아 

속의 한국불교’, 토픽 7 ‘신라와 고려의 불교 사상’, 토픽 9 ‘불교 교단과 종파의 

전개’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사상 등에 관한 학술적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다.

여기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사회와 대중 속의 불교, 수행과 실천 신앙으로서

의 불교는 학술연구 주제로 구성된 후자에 비해 비중이 작고 시기적으로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토픽별로 발표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조금씩 차

이가 있는데, 이는 특별 기념 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방법론과 주제의 변화 추

이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 기반의 

언어로 구성된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한자로 구성된 복합어의 경우 그 의미를 텍스트로 전환하여 분석하는 데 어려

움이 있었고, 한자 단어를 한글로 변환했을 때 한자의 원래 뜻을 충분히 살리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둘째, 토픽 모델링 기법은 기존의 주제별 연구

사 정리에 비해 훨씬 많은 대상을 효율적으로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지만 추

출한 토픽을 유형화하고 명칭을 붙일 때 전문성이 요구된다.28) 셋째, 본 연구

는 디지털화된 초록 데이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최근 15년간의 연구만을 다

루었고 그 이전의 논문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후속 작업이 필

요하다. 

28) 임종현 외 3인 2022,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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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교학을 주제로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한국 불교학의 특징과 정체

성을 명확하게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구조적 토픽 모델링만을 활용하여 특

정 연구주제의 특징을 뽑아내는 것은 인문학 분야의 경우 일정한 한계를 가지

며, 데이터 분석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하고 비판적인 검토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불교라는 카테고리에서 어떠한 주제를 중심

으로 연구가 되어왔는지 최근 15년 동안 축적된 한국 불교학 연구의 궤적을 그

리며 9개 주요 토픽을 간추리고 그 시기별 경향과 특징을 도출해 본 것은 첫 시

도였다.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한국 불교학계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토픽 모델링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한 데서 의의를 찾고자 하며, 향

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불교학의 연구 동향을 전망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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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nalyzes academic papers published on Korean Buddhism over the 

past 15 years (2008-2022). Topic modeling was used to identify trends in research 

on Korean Buddhism and analyze changes over time. The abstracts of 483 papers 

related to Korean Buddhism were organized and analyzed through a big-data 

approach, focusing on the Journal of Buddhist Culture Research Institute, the 

Korean Journal of Buddhist Studies, and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which are representative academic journals in Korea. The 

following nine topics were extracted through topic modeling based on latent Dirichlet 

allocation: 1) so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Buddhism, 2) Buddhist practice 

and religious tradition, 3) Buddhist research and methodology, 4) Wonhyo and 

Korean Buddhist philosophy, 5) history of Seon and modern Seon masters, 6) 

Korean Buddhism in East Asia, 7) Buddhist thought in Silla and Goryeo, 8) social 

welfare and Buddhist practice, and 9) the development of Buddhist orders and sects. 

These topics encompass the major fields and topics of Korean Buddhis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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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 The number of papers on Buddhist research and methodology and on 

the so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Buddhism increased rapidly as special 

commemorative conferences were held. In contrast, research on the social role and 

popularization of Buddhism, as exemplified by the topic of social welfare and 

Buddhist practice, appears to be decreasing since 2021, when the COVID-19 

pandemic played a dominant role in social trends. This paper describes trends in 

academic research in Korean Buddhism, and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will 

promote shared innovation and the sustainable exploration of perspectiv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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