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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societal perceptions and trends in health and dietary practices during and after the 
post-COVID-19 era, with the objective of informing strategies for health and dietary management in future pandemics. 
Utilizing the BigKinds platform, news articles from 2020 to 2023 were analyzed employing text mining and keyword 
network methodologies. The  results of the term frequency (TF) analysis indicated that COVID-related keywords were 
more prevalent in the initial stages, whereas health-related keywords emerged more frequently in the later stages. Prominent 
keywords across all years included ‘health’, ‘diet’, ‘children’, ‘obesity’, and ‘nutrition’. The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analysis underscored terms such as ‘children’, ‘obesity’, ‘food’, and ‘home meal 
replacements’, with 2023 emphasizing chronic disease management keywords including ‘exercise’, ‘treatment’, and 
‘obesity’. Co-occurring keywords such as ‘health-diet’, ‘health-management’, and ‘physical-activity’ consistently 
demonstrated significance, alongside unique  terms like ‘nutrition-education’ and ‘home meal replacements-market’ 
in 2020, ‘low-spec food-drink’ and ‘fruit-vegetable’ in 2021, ‘nutrition-management’, ‘nutrition-information’, and 
‘sodium-sugars’ in 2022, and ‘abdominal-obesity’, ‘health-examination’, and ‘convenience store-lunchbox’ in 2023. 
Cluster analysis revealed four primary clusters: ‘food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health management and disease 
prevention’, ‘lifestyle and dietary management’, and ‘nutrition support and education’. Strong interconnections between 
‘lifestyle and dietary management’ and ‘health management and disease prevention’ reflected significant pandemic-related 
trend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ffective health policies and tailored interventions to address 
challenges such as reduced physical activity, limited food access, and nutrient deficiencies during public health crises. 
Emphasizing support for vulnerable populations is essential to mitigate long-term negative effects and promote resilience 
in future public health emer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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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호흡기 감염병

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로 선언했고, 같은 해 3월에는 팬데

믹을 선언했다(WHO, 2020). 우리나라도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상

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했다(질병관

리청, 2020). 코로나19 확산 양상과 시기별 대응을 살펴보

면, 2020년은 전 세계적 팬데믹이 선언되며 초기 대응이 이

루어진 시기였다. 각국은 국경 봉쇄, 여행 제한, 사회적 거

리두기, 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했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이 널리 강조되었다(보건복지부, 2020). 
2021년은 대규모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가 감

소하며 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백신 접

종에 대한 불안감이나 거부감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국가별로 대응 차이가 나타났다(박언주 외, 2021). 2022년

은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과 중증화율이 낮아 방역 정책이 

완화되었고,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여러 국가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며 일상 회복을 

시도했다(김수현 외, 2022). 2023년부터는 코로나19가 팬

데믹에서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인

식되면서 엔데믹 상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WHO는 

5월 이를 발표하며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를 독감과 유사

하게 관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행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대규모 방역 조치를 철회하거나 완화했다(질병관

리청, 2023a; WHO, 2023).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신체 활동이 감소하

고, 건강 문제와 식생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백승원, 안
현균, 2022; Borgatti et al., 2021).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

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활동 반경이 축소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식행동과 식품 

소비에도 영향을 미쳤다(Lee & Shin, 2021; Wdowiak- 
Szymanik et al., 2022). 외식이 줄고 배달 음식과 가정 간

편식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끼니를 집에서 해결하

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품이나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하였

다(이성림, 허은정, 2023).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들며 체중 증가 사례가 늘어났고, 감정적 식사

와 사회적 고립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Renzo et 
al., 2020).

식생활은 만성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

활습관 요인으로, 식생활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의 관리와 

예방이 가능하다. 최근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3’에 따

르면, 2022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은 38.3%로 

199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통
계청, 2024). 비만율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사회적 거리두

기, 재택근무와 원격 학습 등의 비대면 생활 확산이 지목된

다. 운동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으로 활동량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비만율이 증가하여 국민 건강에 적신

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김봉균, 2023). 한국건강증

진개발원(2021)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대유행 기간 동안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배달 음식 및 간식 

소비가 증가했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이 늘어났

다고 보고하였으며, 국민의 42%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몸

무게가 3.5kg 이상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찐자’, ‘집콕족’, ‘코로나블루’와 같은 신조어가 등

장하며 개인의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1). 텍스트 

마이닝은 문자나 글자로 이루어진 비정형의 텍스트 데이터

를 자연어 처리와 형태소 분석을 통해 정제하여 통계적 알

고리즘 분석을 통해 의미를 도출하는 기법으로 단어의 빈도

를 분석하고 순위나 인식의 유사성을 찾아내는 데 활용된다

(김효림, 전익기, 2018). 이때 단어빈도(Term Frequency, 
TF)와 단어빈도-역문서 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가중치 모델이 사용되는

데, TF는 전체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된 빈도를 계산해 

문서의 주제나 감성을 추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텍스톰, 
2024). TF-IDF는 문서에서 특정 단어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며, 특정 문서에 자주 등장하지만 전체 문서에서 출

현 빈도가 낮은 단어일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TF-IDF 값
이 큰 단어는 그 단어가 포함된 문서의 주제 및 의미를 결정

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요 키워드가 될 수 있다(오상

미 외, 2024). 빅데이터 분석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로, 방대한 양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어 전통적 데이터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김재

우, 차미영, 2017).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종식 이후의 일상생

활 변화가 식생활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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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신문 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

법과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CONCOR) 분
석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종식 이후 시기에 나타난 식

생활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건강 및 식생활 행태의 변화를 시기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언론 신문기사에 나

타난 코로나와 식생활 관련 주요 키워드는 무엇이며, 이들 

간의 관련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코로나 확산과 대응

에 따른 식생활, 식품 및 영양 섭취와 관련된 정책이나 서비

스는 무엇인가?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환경 변화는 건강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키워드 분석을 통한 사회적 인식

과 추세를 바탕으로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적절한 건강 및 

식생활 관리와 지원 정책 수립의 방향성의 기초를 마련하

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분석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연구 

방법은 신문기사의 데이터 수집, 수집된 데이터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해 식생활 변화 동향과 시사점

을 파악하는 것이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생활 관련 뉴스 기사의 

주요 이슈를 탐색하고자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내 코

로나19와 식생활 관련 뉴스 기사 자료를 수집하여 연도별 

식생활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에 사용된 뉴스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

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의 뉴스 검색 분석 시

스템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신문기사는 포털의 자료와

는 달리 공공성이 인정된 정확성이 높은 자료이며, 빅카인

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력이 집약된 시스템으로 공공성과 

정확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한다(한국언론재단, 2024). 본 

연구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의 기간 동안 11개 전국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

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와 8개 경제 일간지(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

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에 보도된 뉴스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19(‘코로나’, ‘코로

나19’, ‘신종코로나’, ‘COVID-19’, ‘우한바이러스’)와 식

생활(‘식생활’, ‘식습관’, ‘식행동’)과 ‘건강’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뉴스 기사를 초

기 자료로 선택하였다. 빅카인즈에서 수집된 총 2,685개의 

기사 중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속하는 2,250건

을 초기 자료로 선택하고, 중복된 내용의 기사, 상품 광고, 
여행 모집 및 연예 기사, 정부기관 및 기업의 인사이동과 예

산 편성 등 관련성이 낮은 기사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750편을 선정하였다. 연도별 분포는 2020년 134편, 2021

자료수집 자료 수집
기사 수집

(기간: 2020.01.01. - 2023.12.31.) 빅카인즈 

↓ ↓

텍스트마이닝

정제

텍스트 변환 

텍스톰/
UCINET

불용어 처리 및 중복글 삭제 

형태소 분석 및 명사 추출

↓

분석

- 단어빈도(TF)
- TF-IDF
- N-gram
- 문서-단어 행렬 매트릭스

- CONCOR

↓

시각화
- 워드클라우드

- Netdraw

[그림 1]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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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61편, 2022년 144편, 2023년 311편으로 나타났으며, 
이 자료들을 전처리 및 분석에 사용했다.

3. 자료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는 유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텍스톰

(https://www.textom.co.kr)을 사용하였고, 형태소 분석

에는 Mecab-IMC 분석기를 활용했다(텍스톰, 2024). 기사 

제목과 본문을 통합한 후, 일반명사, 고유명사, 복합명사 

등을 한 단어로 추출해 불필요한 형태소를 제거하고 명사

만 추출하는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1차 전처리 과정을 거쳐 

수집된 가정제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불용어와 

숫자를 삭제하고, 유사한 용어들을 통합하는 재정제 작업

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별도로 추출된 ‘건강 + 기능 + 식
품’은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고, ‘코로나’, ‘신종코로나’, 
‘코비드’, ‘코로나19’ 등 동의어들은 ‘코로나’로 통합했다. 
또한 ‘노인’과 ‘어르신’처럼 유사성을 지닌 단어도 ‘노인’
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4. 분석 방법

자료를 전처리하여 정제된 데이터는 텍스톰의 TF와 

TF-IDF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

고 시각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제한 최종 자료를 이용하

여 TF와 TF-IDF 분석을 통해 추출한 키워드 중 상위 50개

의 키워드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TF-IDF의 단어 빈도수를 

기준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작성해 시각화했다. 키워드 간

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N-gram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문장 내에서 연속적으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의 빈

도를 계산해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도출하는 기법이다(텍
스톰, 2024). N-gram의 빈도는 문장 내에서 동시에 등장한 

키워드의 공출현(Co-occururrence) 빈도라 한다. 전체 문

장 내에서 두 단어(노드)가 같은 문단의 행렬에 동시에 출

현하면 두 단어(노드) 사이에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

하며, N-gram은 텍스트마이닝에서 단어빈도 분석을 보완

해 주는 역할을 한다(텍스톰, 2024). N-gram 분석에서 단

어 개수에 따라 Bigram, Trigram, Tetragram 등으로 나뉘

며,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키워드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Bigram을 사용했다. Bigram 분석을 통해 추출된 단어들

을 기반으로 주요 키워드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 

텍스톰(2024)의 매트릭스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해 각 단어

의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문서-단어 행렬(1-mode 매트릭

스)을 생성한 후, UCINET 프로그램(Borgatti et al., 2024)
을 이용해 CONCOR 분석을 수행했다. CONCOR 분석을 

통해 유사한 의미나 공통적 의미를 가지는 키워드 간의 구

조적 등위성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했다(Borgatti 
et al., 2024). CONCOR 분석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 

노드 간의 구조적 유사성을 식별해 유사성을 지닌 키워드

끼리 군집화하여 네트워크 내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CONCOR 분석은 특정 주제에서 키워드 간의 

구조적 관계를 명확히 하여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의미 체

계 및 패턴을 시각화하는 데 유용하다(이영석, 2023). 네트

워크 내 노드를 반복적으로 계산해 유사한 위치에 있는 노

드들을 그룹으로 분류하며, 네트워크 구조와 키워드 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건강과 

식생활의 인식 변화의 네트워크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UCINET의 Netdraw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키워드간 연결 관계를 시각화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주요 신문

에 기사화된 기사 750개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여 다음의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TF와 TF-IDF 분석 및 워드 클라우드 결과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따른 식생활 관련 핵심 키워드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TF와 TF-IDF 분석을 진행하

였다. 연도별 단어 빈도를 분석한 결과 2020년 5,508개, 
2021년 6,619개, 2022년 6,052개, 2023년 12,082개의 단

어가 추출되었다. 이 중 연도별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50위

까지의 TF와 TF-IDF의 가중치 결과는 <표 1>과 같다. 
TF 분석에 따르면, 문서 전체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단

어일수록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TF 분석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하여 팬데믹이 선언된 2020년부터 팬데

믹 종식과 함께 엔데믹이 선언된 2023년까지, 각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된 주요 키워드는 

‘건강’, ‘코로나’, ‘식생활’, ‘아동’, ‘식품’, ‘섭취’, ‘관리’, 
‘비만’, ‘당뇨병’, ‘질환’, ‘운동’, ‘활동’, ‘지원’, ‘제공’, ‘단
백질’, ‘서비스’, ‘소비자’, ‘예방’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건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코
로나’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 ‘운동’,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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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도가 증가할수록 빈도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

고, ‘아동’, ‘식품’, ‘섭취’, ‘식생활’, ‘관리’, ‘당뇨병’, ‘질
환’, ‘단백질’, ‘예방’ 등의 키워드는 연도와 관계없이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

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주요 키워드는 ‘급식’, ‘노인’, ‘상
태’, ‘식단’, ‘영양소’였고, 엔데믹 시기인 2022년과 2023
년에는 ‘발생’, ‘변화’, ‘유행’, ‘채소’, ‘학생’이 주로 나타

났으며, 그 외의 키워드들은 여러 해에 걸쳐 꾸준히 언급되

었다. 특정 연도에만 언급된 단어들도 있었는데 2020년에

는 ‘바이러스, ‘감염증’, ‘건강식품’, ‘균형’, ‘부족’, ‘비타

민’, ‘온라인’ 등이 주로 언급되었고, 2021년에는 ‘취약계

층’, ‘상황’, ‘먹거리’, ‘식물’, ‘우유’, ‘환경’, ‘활용’, ‘실천’
이 두드러졌다.  2022년에는 ‘탈모’, ‘배달음식’, ‘배달’, 
‘국민’, ‘나트륨’, ‘습관’, ‘영향’, ‘표시’, ‘정보’, ‘정부’, ‘계
획’, ‘확대’ 등이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신체’, ‘유병’, 
‘원인’, ‘증상’, ‘음주’, ‘이상지질혈증’, ‘체중’, ‘검사’, ‘치
료’, ‘편의점’, ‘관심’ 등의 단어가 주로 언급되었다.

TF-IDF는 TF 값과 IDF 값을 곱한 값으로,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이

다. 수치가 클수록 해당 단어가 문서 내에서 중요한 단어로 

해석되며(이성직, 김한준, 2009), 특정 문서에서 단어의 빈

도가 높고 전체 문서군에서 해당 단어를 포함한 문서가 적

을수록 TF-IDF 값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모든 문서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단어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이성

직, 김한준, 2009). TF-IDF 분석 결과 연도별 상위 50개의 

키워드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TF-IDF 분석을 통해 

TF 분석보다 더 중요도 높은 단어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TF분석에서 상위에 있었던 ‘코로나’, ‘식생활’의 단어는 

TF-IDF 순위에서는 제외 되었는데, 이는 출현 빈도가 높더

라도 문서 내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코로나 팬데믹과 종식 이후 전 기간 동안 모든 연도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주요 키워드는 ‘아동’, ‘청소년’, ‘비
만’, ‘당뇨병’, ‘증상’, ‘지원’, ‘관리’, ‘식품’, ‘섭취’, ‘식
사’, ‘가정간편식’, ‘소비자’, ‘제품’, ‘시장’ 등이었으며, 이
들의 순위는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아동’은 매

년 높은 빈도를 보였고, ‘비만’은 연도가 지날수록 순위가 

순
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키워드 TF 키워드
TF- 
IDF 키워드 TF 키워드

TF- 
IDF 키워드 TF 키워드

TF- 
IDF 키워드 TF 키워드

TF- 
IDF

1 건강 656 아동 357 건강 759 김치 303 건강 562 탈모 430 건강 866 아동 990

2 코로나 418 면역 355 코로나 521 건강기능
식품

285 코로나 548 학생 365 코로나 693 건강기능
식품

596

3 아동 393 가정 
간편식

331 식품 498 아동 274 영양 430 아동 297 아동 651 환자 554

4 식품 361 건강기능
식품

282 식생활 387 노인 263 섭취 353 통풍 244 식품 494 청소년 537

5 영양 350 교육 219 섭취 357 서비스 235 식품 323 비만 242 비만 485 비만 531
6 면역 300 식품 219 관리 270 지원 230 비만 310 환자 238 환자 435 대상포진 424
7 식생활 253 제품 201 지원 267 혈관 222 식생활 282 지원 219 섭취 428 학생 419
8 섭취 221 사업 198 아동 243 취약계층 216 관리 239 정보 208 식생활 362 암 391
9 교육 197 지원 196 영양 219 당뇨병 208 학생 228 나트륨 199 운동 342 유병 387

10 관리 197 시장 195 제공 203 식물 204 아동 214 요산 188 청소년 323 김치 373
11 사업 186 급식 193 식사 181 로우스펙 203 식사 195 헬스케어 183 관리 300 지원 371
12 지원 176 비타민 177 비만 172 소비자 201 지원 171 서비스 176 이용 298 편의점 371
13 질환 173 노인 176 대상 169 다이어트 200 환자 165 푸드테크 175 활동 281 제품 370
14 제공 159 성장 169 교수 157 제품 198 제공 146 채식 168 발생 279 도시락 370

15 가정 
간편식

156 단백질 168 노인 154 비만 197 유행 138 식사 164 당뇨병 278 운동 365

16 제품 150 장애인 161 식단 150 식단 194 운동 135 청소년 163 질환 278 치료 363
17 성장 140 질환 160 운동 146 급식 192 배달음식 133 사업 163 식사 270 질환 354

<표 1> 코로나19 팬데믹과 종식 이후 식생활 관련 빈도 분석 상위 주요 키워드

>>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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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키워드 TF 키워드
TF- 
IDF 키워드 TF 키워드

TF- 
IDF 키워드 TF 키워드

TF- 
IDF 키워드 TF 키워드

TF- 
IDF

18 건강기능
식품

129 청소년 155 이용 139 관리 188 탈모 128 식품 163 치료 267 지방간 354

19 시장 122 소비자 154 당뇨병 134 환자 184 당뇨병 123 혼밥 162 조사 266 섭취 351
20 생활 119 프로그램 150 사업 130 식사 184 위험 123 유행 161 신체 247 식품 347
21 운동 118 운동 142 서비스 129 섭취 184 서비스 122 소비자 158 제품 241 당뇨병 339
22 예방 117 섭취 134 김치 128 교수 183 교육 119 염증 156 유병 221 가구 336

23 단백질 115 지방간 132 소비자 125 식품 182 나트륨 119 당뇨병 155 지원 221 이상지질
혈증

334

24 급식 110 교수 129 취약계층 121 가구 178 변화 118 관리 150 위험 216 시장 332

25 식사 110 지역 128 우유 119 우유 178 정보 116
가정 
간편식

149 건강기능
식품

216 발생 328

26 비타민 106 관리 125 제품 116 식음료 177 국민 114 단백질 146 유행 208 음주 327

27 프로그램 105 당뇨병 124 생활 113 먹거리 176 조사 111 교수 134 시장 208 증상 327

28 소비자 101 식사 122 단백질 108 운동 173 활동 109 운영 133 학생 207 면역 320

29 바이러스 97 백신 121 활동 107 면역 171 교수 109 치매 133 체중 200 보건소 304

30 이용 97 건강식품 121 먹거리 107 청소년 168 생활 107 제공 133 지역 197 지역 302

31 지역 94 대사 

증후군
121 과일 106 단백질 167 사업 106 위험 133 사회 190 서비스 300

32 운영 90 온라인 120 교육 101 시장 166 발생 103 시장 132 음주 189 활동 300

33 온라인 88 브랜드 120 급식 101 임산부 166 운영 102 과일 131 증상 183 체중 295

34 활동 88 학생 120 가구 100 혼밥 152 과일 100 표시 131 변화 175 가정 

간편식
285

35 식단 87 다이어트 119 상태 100 건강식품 147 영향 98 배달음식 130 소비자 168 조사 284

36 노인 83 제공 117 시장 99 사업 146 계획 98 배달 128 검사 168 성조숙증 277

37 상태 82 식단 116 환자 95 과일 142 대상 97 국민 128 원인 166 소비자 276

38 청소년 82 학교 116 활용 93 영유아 142 습관 95 증상 127 단백질 160 관리 276

39 개선 80 사회 113 환경 92 치료 140 단백질 95 치료 126 제공 156 신체 275

40 교수 79 유산균 112 조사 91 제공 139 개선 94 지방간 125
이상지질

혈증
155 수출 274

41 비만 77 복용 111 식물 91 도시락 138 청소년 91 가구 124 면역 152 위험 273

42 감염증 73 고기 110 건강기능

식품
91 교육 138 질환 88 정부 123 예방 151 건강 273

43 위험 71 비만 110 영양소 90 학교 134 소비자 86 학교 123 채소 151 식사 271

44 균형 71 청년 108 개선 90 생활 132 배달 85 발생 122 가구 150 기업 267

45 부족 69 미생물 108 예방 89 개인 132 채소 83 질환 122 서비스 148 이용 265

46 당뇨병 69 검사 107 질환 88 나트륨 131 예방 83 정책 122 성장 145 검사 263

47 서비스 68 대상자 107 운영 88 대학 129 정부 82 섭취 122 프로그램 143 프로그램 261

48 건강식품 67 먹거리 107 상황 88 가정 

간편식
128 가정 

간편식
81 유병률 122 김치 141 만성질환 261

49 영양소 66 아연 106 위험 87 체중 127 확대 81 제품 121 편의점 140 혈압 257

50 사회 66 농산물 105 실천 87 환경 126 표시 78 교육 119 관심 140 단백질 253

<표 1> 코로나19 팬데믹과 종식 이후 식생활 관련 빈도 분석 상위 주요 키워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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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상승했다. 팬데믹 초기인 2020년과 2021년에 공통

적으로 언급된 주요 키워드는 ‘건강식품’, ‘급식’, ‘노인’, 
‘다이어트’, ‘먹거리’, ‘식단’이었고, 엔데믹 기간인 2022
년과 2023년에는 ‘증상’, ‘발생’, ‘위험’, ‘유병’이 주로 언

급되었다. 이외에도 ‘학교’, ‘교육’, ‘교수’, ‘사업’, ‘제공’, 
‘단백질’, ‘과일’. ‘혼밥’, ‘환자’, ‘치료’, ‘질환’, ‘지방간’,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운동’, ‘면역’, ‘학생’, ‘서비스’ 
등은 2년 또는 3년에 걸쳐 꾸준히 언급되었다. 연도별로 특

정 단어들이 그 해에만 언급된 경우도 있었다. 2020년에만 

언급된 키워드는 ‘비타민’, ‘성장’, ‘장애인’, ‘백신’, ‘대사

증후군’, ‘온라인’, ‘브랜드’, ‘사회’, ‘유산균’, ‘복용’, ‘고
기’, ‘청년’, ‘미생물’, ‘대상자’, ‘아연’, ‘농산물’ 등이었으

며, 2021년에는 ‘혈관’, ‘취약계층’, ‘식물’, ‘로우스펙’, 
‘우유’, ‘식음료’, ‘임산부’, ‘영유아’, ‘생활’, ‘개인’, ‘대
학’, ‘환경’ 등이 나타났다. 2022년에는 ‘탈모’, ‘통풍’, ‘정
보’, ‘요산’, ‘헬스케어’, ‘푸드테크’, ‘채식’, ‘유행’, ‘염증’, 
‘운영’, ‘치매’, ‘표시’, ‘배달음식’, ‘배달’, ‘국민’, ‘정부’, 
‘정책’이 주로 언급되었고, 2023년에는 ‘대상포진’, ‘암’, 
‘편의점’, ‘이상지질혈증’, ‘음주’, ‘보건소’, ‘활동’, ‘체중’, 
‘조사’, ‘성조숙증’, ‘신체’, ‘수출’, ‘건강’, ‘기업’, ‘이용’, 
‘만성질환’, ‘혈압’, ‘체중’ 등의 키워드가 두드러졌다.

 TF 값과 TF-IDF 값을 비교한 결과 TF 분석에서 주요 

키워드로 언급되었던 ‘건강’, ‘코로나’, ‘영양’, ‘식생활’은 

TF-IDF에서 언급되지 않거나 낮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대

부분의 키워드들은 순위 차이가 있었으나 주요 키워드로 

자리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아동’, ‘면역’, ‘식품’, ‘교
육’, ‘온라인’, ‘사업’, ‘지원’, ‘질환’, ‘성장’, ‘식사’, ‘식
단’, ‘비만’, ‘운동’ 등이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가정간편

식’, ‘건강기능식품’, ‘급식’ 등은 TF에 비해 TF-IDF 순위

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TF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TF-IDF에서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는 ‘장애인’, ‘지방간’, 
‘대사증후군’, ‘백신’, ‘유산균’, ‘먹거리’, ‘농산물’, ‘아연’ 
등이 있었다. 2021년에는 ‘김치’, ‘건강기능식품’, ‘취약계

층’, ‘급식’ 등이 강조되었고, 새로 등장한 TF-IDF 키워드

는 ‘다이어트’, ‘로우스펙’, ‘식음료’, ‘면역’, ‘나트륨’ ‘혼
밥’ 등이 있었다. 2022년에는 ‘탈모’, ‘나트륨’, ‘정보’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통풍’, ‘요산’, ‘헬스케어’, ‘채
식’, ‘푸드테크’, ‘혼밥’ 등이 새롭게 등장했다. 2023년에는 

‘비만’, ‘당뇨병’, ‘운동’,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TF에 비해 

TF-IDF 순위가 상승한 키워드는 ‘건강기능식품’, ‘김치’, 
‘면역’, ‘이상지질혈증’, ‘편의점’ 등이 있었고, ‘대상포진’, 

‘암’, ‘지방간’, ‘성조숙증’, ‘만성질환’ 등이 새롭게 등장하

였다. 팬데믹 초기에는 방역과 생활 변화 키워드가 주로 언

급되었으나 엔데믹 전환 후에는 식생활 변화와 만성질환 

등의 건강 문제가 중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이는 방역, 
교육, 급식 및 건강관리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며, 국가와 지

역사회에서의 정책 방향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조정되었음

을 보여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도

에 추출된 주된 키워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정부

와 지역사회에서 실시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

가로 온라인으로 소통과 비대면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졌으

며, 건강식품이나 비타민 섭취를 통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면역 증진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 시기에는 취약계

층과 아동의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지연을 예방

하기 위한 급식 지원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음

을 키워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박숙경 외, 2020).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통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예방 

및 방역 수칙을 제공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

했다(질병관리청, 2020). 감염병 전문가들은 면역력 증진

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안내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동, 
노인, 비만, 당뇨, 간질환,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자들에게 

감염예방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 2020; Rosental et al., 
2020).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면역 증진을 위한 식품 가이

드를 통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포함하는 식

단과 채소 및 과일 섭취, 단백질, 비타민 C, D, E 및 아연 등 

면역력 증진 영양소 섭취 권장을 안내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Muscogiuri et al., 2020).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전처(2020)는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도 제공하였다. Bousquet et al.(2020)
은 김치의 재료인 배추, 고추, 마늘 등에 함유된 영양 성분

이 인체 내 항산화 시스템을 조절하여 코로나19 증상을 완

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함에 따라 한국의 낮은 

코로나 19 감염률과 사망률이 발효식품 김치의 섭취와 관

련이 있다는 보도들이 이루어지면서 2021년에 ‘김치’가 주

요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식물 식품과 채식, 저탄소식품, 지역 농산물 활용 및 취약계

층 대상 먹거리 지원 정책과 관련한 용어들이 주요 키워드

로 부각되었다. 교육부(2020)는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온라인 수업, 순차적 등교, 칸막이 설치, 시차 배식, 식사 시

간 단축, 간소화된 식단 제공 등 급식방식을 변화시켰으며, 
이를 반영하여 학교급식도 변화되었다(이은지 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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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부족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과 영양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었는데, 서울특별시(2020)는 겨울

방학 기간 급식을 제공하였고, 경기도(2020)는 비대면 급

식 지원 플랫폼을 도입하여 낙인 효과를 줄이고 편리한 식

사 주문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비

대면 영양플러스 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도 시행되었다(서울특별시,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2021). 이와 함께 혼밥 문화가 확산되며 배달음식과 가

정간편식 이용이 증가하고, 건강식품 및 로우스펙 제품에 대

한 수요가 높아진 것을 주요 키워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제한적 거리두기와 엔데믹 선언이 이루어진 2022년과 

2023년도에는 팬데믹 초기와 비교해 ‘감염’, ‘면역’, ‘급
식’, ‘교육’, ‘지원’, ‘식품’, ‘섭취’ 중심의 키워드 대신 ‘비
만’, ‘당뇨병’, ‘암’, ‘탈모’, ‘통풍’, ‘이상지질혈증’, ‘치매’, 
‘지방간’, ‘대상포진’, ‘성조숙증’ 등 만성질환 관련된 키워

드가 두드러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체활동이 제한

되고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식

생활 변화와 건강 악화와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는 성인 비만과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 

절반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질병관리청, 2023b). 더
불어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신체활

동 수준이 점차 회복되었으나, 음주 행태가 증가하고 과일 

및 채소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질병관리청, 
2023b).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가 

주목받으며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혈압, 
심박수, 운동량 관리가 일상화되었으며(권기대, 2022), 이
와 함께 채식, 푸드테크, 가정간편식 등 비대면 소비 증가와 

환경 인식이 반영된 키워드가 부각되었고(장우정, 2020), 
대체육과 식물성 식품은 환경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각

광을 받았다(김가현 외, 2022). 편의점 도시락은 물가 상승

과 경기침체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식

사 대안으로 자리 잡았으며, 메뉴 다양화와 품질 개선을 통

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김현정, 이심열, 2023). 
이와 같이 TF와 TF-IDF 분석 결과 코로나19 시기에 따른 

키워드 변화는 팬데믹 초기에는 감염 예방과 사회적 변화, 
엔데믹 시기에는 식생활 변화와 만성질환 문제가 주요 이

슈로 부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발병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림 2] 코로나19 팬데믹과 종식 이후 식생활 관련 TF-IDF 분석 상위 키워드의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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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습관과 식생활 환경을 변화시

킴으로써 건강에 부작용을 미쳤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펜테믹 기간의 식품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식품

불안정성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 2023b).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지

원에도 불구하고 식품불안정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식생활 

및 건강 상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식품과 영양 섭취에 대한 교

육을 통해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워드 클라우드는 문서에서 사용된 단어의 출현빈도에 

따라 단어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빈도가 높을수록 글자

가 크고 중앙에 배치하도록 해 핵심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TF-IDF 키워드를 기준으로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2]에서와 같다. 2020년에는 

‘아동’, ‘면역’, ‘가정간편식’, ‘건강기능식품’, ‘교육’, ‘급
식’, ‘지원’, ‘비타민’, ‘단백질’, ‘제품’ 등의 키워드가 중요

하게 나타났고, 2021년에는 ‘김치’, ‘건강기능식품’, ‘노
인’, ‘아동’,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제품’, ‘식물’, 
‘로우스펙’ 등 건강을 고려한 소비 트렌드가 부각되었다. 
2022년에는 ‘탈모’, ‘통풍’, ‘비만’, ‘나트륨’, ‘환자’, ‘요
산’, ‘헬스케어’, ‘채식’, ‘지원’, ‘정보’, ‘푸드테크’와 같은 

키워드가 주목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아동’, ‘건강기능

식품’, ‘비만’, ‘환자’, ‘청소년’, ‘소아’, ‘유병’, ‘대상포진’, 
‘지원’, ‘운동’, ‘편의점’, ‘도시락’, ‘치료’ 등이 핵심 키워

드로 도출되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면역’이 질병 관련 

키워드로 두드러졌으나 이후 ‘비만’, ‘당뇨병’, ‘탈모’, ‘통

풍’ 등이 중요 키워드로 떠올랐으며, ‘건강기능식품’과 ‘교
육’, ‘지원’은 모든 시기에 걸쳐 높은 빈도와 중요성을 유지

했다. 이러한 분석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종식 이후 기간 동

안 건강과 식생활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동시출현 빈도 분석 결과

동시출현 빈도 분석(N-gram)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의 빈도를 분석하여 단어 간의 밀접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정의된다(텍스톰, 2024). 본 연구에서는 N-gram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와 식생활 관련 키워드의 동시출현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코로나와 자주 동반 출현한 키워드로는 ‘코로나-바이러

스’, ‘코로나-사태’, ‘코로나-확산’, ‘코로나-장기화’, ‘코로

나-감염’, ‘코로나-상황’, ‘코로나-발생’, ‘코로나-유행’ 등
이 있었으며, 코로나를 동반한 키워드로는 ‘감염-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기저질환-코로나’, ‘조사-코로나’ 등
이 있었다. 코로나 관련 동시출현 빈도의 키워드를 제외한 

연도별 상위 동시출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매년 동시 출현 주요 키워드는 ‘건강-관리’, ‘건강-식생

활’, ‘건강-상태’, ‘아동-청소년’, ‘식품-섭취’, ‘신체-활동’ 
등이었으며, 코로나19 펜데믹과 종식 이후 시기 동안의 건

강과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에는 

‘영양-교육’, ‘가정간편식-시장’, ‘생활-습관’, ‘아침-밥’, 
‘성장-호르몬’, ‘임산부-영유아’, ‘면역-강화’, ‘급식-지원’, 
‘친환경-농산물’ 등이 동시출현 빈도가 높았다. 2021년에

는 ‘로우스펙-식음료’, ‘과일-채소’, ‘단백질-섭취’, ‘학교-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키워드 1 키워드 2 빈도 키워드 1 키워드 2 빈도 키워드 1 키워드 1 빈도 키워드 1 키워드 2 빈도

1 건강 관리 69 건강 관리 125 코로나 유행 115 아동 청소년 171

2 코로나 바이러스 57 건강 식생활 53 건강 관리 79 신체 활동 141

3 영양 교육 54 신체 활동 51 아동 청소년 72 코로나 유행 141

4 코로나 사태 42 건강 상태 44 신체 활동 62 건강 관리 119

5 아동 청소년 41 로우스펙 식음료 37 생활 습관 60 복부 비만 67

6 가정간편식 시장 39 코로나 바이러스 36 영양 관리 53 건강 검사 61

7 감염증 코로나 38 감염증 코로나 32 영양 정보 51 정신 건강 54

8 건강 식생활 36 코로나 감염 30 건강 식생활 47 비알코올성 지방간 50

9 지역 사회 36 과일 채소 30 나트륨 당류 39 지역 사회 48

10 바이러스 코로나 33 코로나 장기화 29 식품 섭취 38 편의점 도시락 46

<표 2> 코로나19 팬데믹과 종식 이후 식생활 관련 키워드의 동시 출현 빈도

>>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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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키워드 1 키워드 2 빈도 키워드 1 키워드 2 빈도 키워드 1 키워드 1 빈도 키워드 1 키워드 2 빈도

11 생활 습관 33 바이러스 코로나 28 영양 결핍 37 식품 섭취 44

12 건강 상태 33 코로나 확산 28 채소 과일 34 흡연 음주 42

13 식품 섭취 32 단백질 섭취 27 영양 교육 32 건강 식생활 40

14 건강 생활 30 학교 급식 26 건강 검진 30 학생 건강 38

15 면역 세포 30 체중 관리 24 비만 건강 30 지방간 질환 38

16 영양플러스 사업 30 영양소 섭취 23 가정간편식 식품 30 전립선 암 38

17 식물 식품 29 무료 급식 23 정보 제공 30 체중 감량 36

18 영양 섭취 28 아동 식생활 21 영양 성분 28 심혈관 질환 36

19 코로나 확산 28 식생활 형성 21 국민 영양 28 사회 거리두기 35

20 학교 급식 26 임산부 영유아 21 디지털 헬스케어 27 설문 조사 33

21 신체 활동 26 생활 관리 21 위험 요인 25 청소년 비만 32

22 영양 관리 26 관리 서비스 21 과일 채소 25 당뇨병 환자 31

23 건강 가정간편식 25 코로나 상황 19 건강 상태 25 성인 비만 31

24 아침 밥 24 건강 생활 19 코로나 바이러스 24 아동 건강 31

25 코로나 장기화 24 식생활 교육 19 농식품 바우처 24 김치의날 제정 30

26 아동 급식 23 식품 섭취 19 코로나 감염 24 질환 유병 29

27 면역 강화 22 식생활 실천 19 학생 건강 23 아토피 피부염 29
28 성장 호르몬 21 아동 청소년 19 영양 섭취 23 규칙 운동 28
29 임산부 영유아 21 고혈압 당뇨병 18 비만 환자 23 건강 상태 28
30 급식 지원 20 생활 실천 18 점심 식사 22 뇌혈관 질환 28
31 식생활 형성 20 식생활 관리 18 관리 계획 22 건강행태 조사 28
32 만성질환 기저질환 20 채소 과일 18 시범 사업 21 서빙 로봇 28
33 신장 장애인 20 식생활 문화 18 건강 검사 21 운동 부족 27
34 기저질환 코로나 19 심혈관 질환 17 지역 사회 21 청소년 건강행태 27
35 코로나 감염 19 식품 지원 17 감염병 코로나 20 고혈압 당뇨병 26
36 영양 균형 19 당뇨병 환자 16 영양 균형 20 식사 결식 26
37 알코올 지방간 19 혼밥 식당 16 심혈관 질환 2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6
38 질환 예방 18 개인 건강 16 안드로젠 탈모 20 면역 세포 26
39 단백질 섭취 18 코로나 발생 16 고혈압 당뇨병 20 아침 식사 25
40 식생활 교육 18 간식 섭취 15 학생 비만 20 코로나 코로나 25
41 아동 언택트 18 아동 건강 15 관리 서비스 19 신체 정신 25
42 시범 사업 17 식물 단백질 15 나트륨 함량 19 갑상선 암 25
43 아동 건강 17 중증 위험 15 조사 코로나 18 비만 유병 24
44 면역 향상 16 식품 영양 15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8 유산소 운동 24   
45 지원 아동 16 노인 건강 14 채식 급식 17 채소 섭취 24

46 영양 상태 16 당뇨병 고혈압 14 정보 표시 16 건강 관심 24

47 친환경 농산물 16 코로나 유행 14 건강 정보 16 감염증 코로나 24

48 위험 요인 15 서비스 제공 14 청소년 비만 16 질병관리청 건강 23

49 지원 센터 15 건강기능식품 시장 14 균형 식사 16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23

50 개인 맞춤 15 건강 식품 14 영양플러스 사업 16 채소 과일 23

<표 2> 코로나19 팬데믹과 종식 이후 식생활 관련 키워드의 동시 출현 빈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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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체중-관리’, ‘영양소-섭취’, ‘중증-위험’, ‘건강기능

식품-시장’, ‘혼밥-식당’ 등이 있었다. 2022년에는 ‘생활-
습관’, ‘영양-관리’, ‘영양-정보’, ‘나트륨-당류’ 등의 빈도

가 높았으며, ‘학생-비만’, ‘안드로젠-탈모’, ‘디지털-헬스

케어’, ‘농식품-바우처’ 등이 있었다. 2023년에는 ‘복부-비
만’, ‘건강-검사’, ‘정신-건강’, ‘비알코올성-지방간’, ‘편의

점-도시락’ 등의 빈도가 높았으며, ‘체중-감량’, ‘운동-부
족’, ‘고혈압-당뇨병’, ‘흡연-음주’, ‘서빙-로봇’, ‘김치의날

-제정’ 등이 있었다.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았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급식’, ‘식생활’, ‘영양’, ‘면역’ 관
련 키워드의 동시출현 빈도가 높았던 반면, 2022년과 2023
년에는 ‘비만’, ‘당뇨병’, ‘고혈압’, ‘암’, ‘운동’ 등 질병 관

련 키워드의 동시출현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동시 출현 키워드 분석으로부터 팬데믹 시기에는 감

염 예방과 면역 강화를 위한 건강 및 영양 관리와 더불어 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및 영양 지원, 급식 제공 등의 

정책들이 실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엔데믹 

시기의 비만과 만성질환 키워드들의 동시 출현 빈도 증가

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식생활과 건강 상태 악화를 유

발하였으며, 팬데믹 상황에서의 질병 예방과 식생활 및 건

강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3. 코로나19 팬데믹과 종식 이후 식생활 관련 키워

드 군집 분석과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활용한 군집(cluster) 분석은 데이

터의 특성을 바탕으로 유사한 데이터를 묶어내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이다(이영석, 2023). 본 연구에서는 

CONCOR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시기별로 변화한 식생

활 관련 키워드들을 군집화하고, Netdraw를 이용한 네트

워크 시각화를 통해 키워드 간의 관계 패턴을 분석했다. 
CONCOR 분석을 통해 각 연도별로 유사성을 지닌 4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표 3>. 연도별 관계 분석 비교를 코로

나 관련 식생활 변화의 내용을 간결하게 이해하기 위해 4개

의 군집에 포함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식품 유통 및 소비’
군, ‘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군, ‘생활 습관 및 식생활 관리’
군, ‘영양 지원 및 교육’군으로 군집을 명명했다.

‘식품 유통 및 소비’ 군집에서는 코로나19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정간편식과 식품 소비, 건강기능식품 및 

면역 증강 제품의 선택과 이용이 주된 특징으로 나타났다. 

군집 연도 키워드

식품 유통 

및 

소비

2020 소비자, 건강, 상태, 가정간편식,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시장, 제품(8)

2021 건강, 영양, 조사, 제공, 활용, 제품, 시장, 식품, 상태, 이용, 소비자, 영양소, 서비스, 건강기능식품, 
환경, 식물(16)

2022 소비자, 배달, 확대, 계획, 나트륨, 정보, 사업, 서비스, 제공, 영양, 표시(11)
2023 소비자, 관심, 건강, 면역, 관리, 섭취, 단백질, 김치, 시장, 제품, 건강기능식품(11)

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2020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질환, 비만, 당뇨병, 교수, 부족, 면역, 균형, 운동,식사, 식단, 식품, 
영양소, 비타민, 단백질, 섭취(19)

2021 노인, 환자, 교수, 질환, 비만, 당뇨병, 관리, 생활, 운동, 활동, 예방, 실천(12)
2022 탈모, 질환, 발생, 생활, 교수, 환자, 당뇨병(7)
2023 질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위험, 증상, 검사, 원인, 발생, 예방, 치료, 체중, 운동, 음주(14)

생활 습관 

및 

식생활 

관리

2020 노인, 활동, 예방, 개선, 식생활, 생활, 영양, 지역, 사업, 관리, 제공, 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서비

스, 이용(17)
2021 코로나, 위험, 식단, 식사, 섭취, 우유, 김치, 단백질(8)

2022 운동, 습관, 섭취, 유행, 영향, 학생, 식사, 단백질, 교육, 위험, 비만, 변화, 아동, 예방, 조사, 활동, 코로

나, 청소년(18)

2023 아동, 청소년, 학생, 코로나, 유행, 사회, 지역, 변화, 신체, 성장, 활동, 비만, 유병, 식생활, 식사, 이용, 
식품, 채소(18)

영양 지원

및 

교육

2020 아동, 청소년, 성장, 급식, 지원, 사회(6)
2021 가구, 대상, 취약계층, 아동, 교육, 급식, 상황, 식생활, 개선, 과일, 먹거리, 사업, 운영, 지원(14)
2022 국민, 건강, 배달음식, 가정간편식, 개선, 식생활, 과일, 채소, 대상, 식품, 지원, 관리, 정부, 운영(14)
2023 가구, 조사, 지원,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 편의점(7) 

<표 3> 코로나19 팬데믹과 종식 이후 식생활 키워드 군집의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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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소비자’, ‘가정간편식’, ‘제품’, ‘시장’, ‘건강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였다. 
2021년에는 ‘건강’, ‘영양’, ‘영양소’, ‘소비자’, ‘식품’, ‘제
품’, ‘건강기능식품’, ‘시장’, ‘이용’, ‘서비스’, ‘관리’, ‘환
경’, ‘식물’ 등의 키워드로 확장되었다. 2022년에는 ‘배달’, 
‘나트륨’, ‘소비자’, ‘영양’, ‘정보’, ‘표시’ 등의 키워드로 

군집이 형성되었으며, 2023년에는 ‘면역’, ‘건강기능식

품’, ‘관리’, ‘시장’, ‘건강’, ‘소비자’, ‘제품’, ‘단백질’, ‘김
치’, ‘섭취’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다<표 3>. 코로나19 팬
데믹 시기에는 건강과 면역력 증강에 대한 관심 증가가 건

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러

한 소비 패턴은 방역 정책이 완화된 후에도 지속되었다. 특
히, 2020년에는 건강식품과 가정간편식, 시장과 소비자 중

심의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했고, 2021년에는 소비자 및 영

양 관련 키워드가 추가되며 확장되었다. 2022년에는 배달

음식과 나트륨 섭취 등 식품의 영양적 측면이 부각되었고, 
2023년에도 건강기능식품과 김치, 단백질 섭취 등 건강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과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의소비는 일상생

활의 회복 후에도 식품시장에서의 수요는 여전히 유지됨을 

키워드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군집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

된 건강 이슈 및 질환 관리 키워드들이 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당뇨병’, ‘위험’, ‘식
사’, ‘식품’, ‘식단’, ‘감염증’, ‘단백질’, ‘운동’, ‘질환’, ‘비
타민’, ‘부족’, ‘면역’, ‘섭취’, ‘비만’, ‘식사’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노인’, ‘당뇨병’, ‘비
만’, ‘질환’, ‘운동’, ‘활동’, ‘예방’, ‘생활’, ‘환자’ 등의 키워

드로 군집이 형성되었다. 2022년에는 ‘탈모’, ‘질환’, ‘환
자’, ‘생활’, ‘당뇨병’, ‘발생’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으며, 
2023년에는 ‘질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검사’, ‘치
료’, ‘환자’, ‘체중’, ‘운동’, ‘음주’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이

루었다<표 3>. 팬데믹 초기에는 감염병 예방과 면역력 강

화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으나, 2022년 이후로는 방역 정

책의 완화와 함께 체중 증가, 만성질환 관리 등이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

산된 시기로, 이 시기의 키워드 분석에서는 코로나, 바이러

스, 감염증, 위험과 같은 단어들이 두드러졌다. 감염병 예

방에 중요한 ‘면역’과 균형 잡힌 식생활의 중요성을 반영한 

‘식품’, ‘식단’, ‘섭취’ 등의 키워드가 함께 언급되었다.
엔데믹 이후에는 ‘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체

중’, ‘운동’, ‘생활’ 등 만성질환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중심

을 이루었다. 실제로 2023년에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도 성인 남녀의 비만과 이상지질혈증 같은 만성질환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고(질병관리청, 2023b), 
청소년 대상 건강행태조사에서도 비만 유병률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 2024). 또한 '교수' 키워드도 주

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에 대한 의학과 공중보건 분야 등의 지식이 필요했으며, 감
염병, 역학, 면역학, 바이러스학 분야의 대학 교수는 언론, 
정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자들의 감염 

예방, 백신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 면역 증진을 위한 식사와 

영양 관리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역할과 관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당뇨병’, ‘위험’, ‘식사’, ‘감염증’, ‘단백질’, 
‘면역’, ‘질환’ 등의 키워드가 같은 군집에서 언급됨을 확인

하였다.
세 번째 군집은 ‘생활 습관 및 식생활 관리’ 군집으로 범

주화하였다<표 3>. 2020년에는 ‘식생활’, ‘개선’, ‘관리’, 
‘생활’, ‘프로그램’, ‘예방’, ‘영양’, ‘활동’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

기 위한 감염병 예방과 건강 관리에 중점을 둔 식생활 관리

가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보여준다. 2021년에는 ‘단백질’, 
‘김치’, ‘식사’, ‘섭취’, ‘우유’, ‘식단’ 등의 키워드가 군집

에 포함되었으며, 2022년에는 ‘유행’, ‘습관’, ‘활동’, ‘예
방’, ‘단백질’, ‘운동’, ‘아동’, ‘청소년’, ‘학생’, ‘섭취’, ‘식
사’, ‘비만’, ‘위험’ 등의 키워드가, 2023년에는 ‘아동’, ‘청
소년’, ‘학생’, ‘신체’, ‘성장’, ‘활동’, ‘식생활’, ‘식사’, ‘채
소’, ‘비만’, ‘유병’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였다. 코로

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음을 키워드 추이 변화를 통하여 확인

하였다. ‘생활 습관 및 식생활관리’ 군집의 일부 키워드는 

‘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군집과 중복되었다. ‘식생활’, ‘식
사’, ‘섭취’, ‘영양’, ‘활동’, ‘비만’, ‘운동’ 등은 연도의 차이

는 있지만 두 군집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로, 식생

활과 생활 습관이 질병의 유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을 시사한다. 팬데믹 초기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면역력 

강화와 균형 잡힌 식단이 강조되었지만, 이후 활동 제한과 

체중 증가로 인해 비만과 만성질환이 주요한 건강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신체’, ‘유병’, ‘음주’, ‘운동’ 등의 키

워드는 팬데믹 이후 생활 습관 변화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반영한다.
네 번째 군집인 ‘영양 지원 및 교육’ 군집은 코로나19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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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환경 변화와 이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식품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

었다<표 3>. 2020년에는 ‘아동’, ‘청소년’, ‘성장’, ‘급식’, 
‘지원’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이루었으며, 2021년에는 ‘취
약계층’, ‘먹거리’, ‘교육’, ‘급식’, ‘식생활’, ‘개선’, ‘과일’, 
‘지원’, ‘사업’, ‘운영’ 등의 키워드로 구성이 되었다. 2022
년에는 ‘건강’, ‘식품’, ‘운영’, ‘지원’, ‘개선’, ‘제공’, ‘채
소’, ‘과일’, ‘배달음식’, ‘가정간편식’, ‘정부’ 등의 키워드

가 군집을 형성했으며, 식품 유통 및 소비에 해당하는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3년에는 ‘가
구’,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등의 키워드가 군

집을 구성했다. 이 군집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동과 

청소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영양 

교육과 먹거리 지원 및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을 주요 키워드 언급을 통해 알 수 있었다.
UCINET의 Netdraw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종식 이후 

시기별로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와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

다. 네트워크는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며, 노드는 키워드를 

나타내고, 노드의 크기는 키워드의 출현 빈도에 따라 결정

된다. 핵심 키워드 간의 연결 관계는 링크로 표현되며, 네트

워크 중심에 위치할수록 링크가 굵어져 연결 중심성이 크

며, 강한 연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오상미 외, 
2024; Borgatti et al., 2024). 2020년에는 ‘건강 관리 및 질

환 예방’ 군집의 키워드들은 ‘생활 습관 및 식생활 관리’ 군
집과 ‘식품유통 및 소비’ 군집의 키워드들과 동시 출현 빈

도가 높았으며, 강한 연결 관계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초기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생활 습관

과 식품 소비 패턴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2021년에

는 ‘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군집은 ‘식품 유통 및 소비’ 군
집과 ‘영양 지원 및 교육’ 군집과 강한 연결 관계를 나타냈

다. 이는 건강 관련 이슈가 식품 소비 트렌드와 교육 및 지

원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관련있음을 의미한다. 2022년에

는 ‘생활 습관 및 식생활 관리’ 군집은 ‘식품 유통 및 소비’ 
군집과 ‘영양 지원 및 교육’ 군집과 강한 연결 관계를 형성

했다.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생활 습관과 관련된 변화가 식

품 소비와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을 반영

한다. 2023년은 ‘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군집은 ‘생활 습

관 및 식생활 관리’ 군집과 강하게 연결되었으며, 이는 건

강과 생활 습관의 상관관계가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 2020년 (B) 2021년

(C) 2022년 (D) 2023년

[그림 3] 코로나19 팬데믹과 종식 이후 식생활 관련 핵심 단어의 군집 및 네트워크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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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기간과 종식 이후 식생활과 

건강 상태 변화 추이 관찰을 통하여 식생활 관련 주요 키워

드와 변화 양상,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식품·영양 정책 및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환경 변화가 건강에 미친 영향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유행의 사회적 영향

을 깊이 이해하고,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의 공중 보건 및 식

생활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주요 신문 기사 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빅카인즈 플랫폼

을 활용하여 수집한 다음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F와 TF-IDF 분석 결과, 모든 연도에서 ‘건강’, 

‘코로나’, ‘식생활’, ‘아동’, ‘비만’, ‘영양’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된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팬데믹 초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면역’, ‘건강’, ‘식생활’, 
‘비타민’, ‘단백질’ 등 면역력 강화와 건강 유지에 관한 키

워드가 자주 언급되었다. 아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및 

영양 지원 정책이 강조되었으며,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해 

‘가정간편식’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방역 정책 완화로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2년과 2023년에

는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된 ‘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

증’, ‘체중’, ‘운동’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포함되었다. 팬데

믹 기간 동안의 비대면 생활의 지속으로 활동량 감소와 배

달음식 소비 등이 증가하면서, 비만과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둘째, 워드 클라우드를 통한 시기별 중요 TF-IDF 키워드

와 빈도를 시각화 한 결과, 2020년에는 ‘아동’, ‘면역’, ‘가정

간편식’, ‘건강기능식품’, 2021년에는 ‘김치’, ‘건강기능식

품, ‘노인’, ‘아동’이 중요성이 높았다. 2022년에는 ‘탈모’, 
‘학생’, ‘아동’, ‘환자’, 2023년에는 ‘아동’, ‘건강기능식품’, 
‘비만’ 등의 키워드가 빈도가 높은 중심 키워드로 나타났으

며, 이는 각 시기별 주요 관심사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2021
년에는 김치가 면역 강화 식품으로 주목받았고, 2022년에

는 탈모가 주요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건강과 외모 관

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기간 동

안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등 간편한 식품 소비가 증가하였

으며,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었다.
셋째, 동시 출현 빈도와 네트워크 분석 결과, 팬데믹 시

기(2020년∼2021년)에는 감염 예방과 면역 강화가 주요 

이슈였으나, 제한적 거리두기와 엔데믹 전환(2022년∼

2023년) 이후에는 ‘만성질환-관리’, ‘체중-증가’, ‘영양-관
리’ 등의 키워드가 빈번히 언급되었다. ‘건강-관리’, ‘식생

활-유지’, ‘비만-관리’, ‘교육-지원’ 등 핵심 키워드 간의 연

관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엔데믹 시기에는 ‘비만’, ‘당뇨

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관련 키워드가 

중심 키워드로 부각되었다. 이 시기에는 비만 관리와 운동

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신체 

활동 감소와 가공식품 소비 증가가 건강에 미친 영향이 두

드러졌다.
넷째,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된 네 가지 주요 군집은 ‘식

품 유통 및 소비’, ‘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생활 습관 및 

식생활 관리’, ‘영양 지원 및 교육’으로 요약되었다. 팬데믹 

초기에는 면역력 증강과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증가하며 

‘식품 유통 및 소비’ 군집에서 가정간편식과 면역 강화 제

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질환 및 건강관리’ 군집에서는 

코로나19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이슈가 강조되었

으며, 체중 증가와 비만 관리는 시기별로 지속적인 이슈로 

다뤄졌다. ‘생활 습관 및 식생활 관리’ 군집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한 신체 활동 

감소와 비만 증가, 집에서의 식사 빈도 증가 등 생활습관 변

화가 확인되었다. ‘영양 지원 및 교육’ 군집에서는 아동, 청
소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급식 및 영양 지원 정책이 팬

데믹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시각

화에서는  ‘생활 습관 및 식생활 관리’ 군집과 ‘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군집이 강하게 연결되어 팬데믹 시기의 주요 변

화 흐름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코로나19 진

행 상황에 따른 식생활과 건강행태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신문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활동 제한과 운

동 부족과 같은 생활 환경과 식품 및 영양 섭취 제한, 배달

음식, 간편식 등 식생활 변화에 따른 비만과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함을 키워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초
기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면역 관리와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해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이용 등의 식생활 패턴에 영

향을 미쳤으며, 엔데믹 전환 이후에는 만성질환 관리와 건

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감염병 유행과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

서 식생활과 건강관리 및 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식생활과 건강관리 정책의 수립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

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영양 지원과 건강 관리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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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코로나19, 식생활, 건강, 지원, 텍스트 마이닝,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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