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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험 커뮤니케이션 탐색 연구
소셜 미디어 의존 이론을 응용한 정부와 일반인 유튜브 
콘텐츠와 댓글 내 담론 분석*

정원준 수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위험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 의존 이론을 기반으로, 소셜 미디어를 대표하는 
유튜브상 코로나19 대응 주무 정부 기관이 생성하고 업로드한 콘텐츠와 이에 대한 댓글, 그리고 정부 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생성하여 공유한 유튜브 콘텐츠와 이에 대한 댓글 내 담론을 비교 분석하였다. 나아가,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점부터 현 진행 상황인 3차 대유행 추이에 맞게 시계열적 추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방법
유튜브 콘텐츠 추출 프로그램으로 모집된 총 823건의 정부 기관 콘텐츠, 이에 대한 1만1399건의 댓글, 일
반이 업로드한 1088건의 콘텐츠와 이에 대한 8만9816개의 댓글을 대상으로 주제어 빈도 분석, 토픽 모델
링의 LDA 분석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을 통한 동시 출현(co-occurrence) 단어와 최종 
핵심어를 도출하였다.

결과
각 대유행 시기별 정부 기관의 유튜브 콘텐츠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확진자나 격리자 정보, 감염 경로 등과 
같은 위험 정보 제공 등 신속성과 일관성 그리고 투명성 부분에서 통일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하지만, 정부 
기관 내용에 대한 댓글이나 일반인 콘텐츠 및 그 댓글은 대유행마다 존재했던 이슈에 좀 더 구체적이고 민감

하게 반응하였다. 1차 대유행 시기에는 정부의 방역 노력에 대한 감사 표현과 찬사가 많았지만, 대유행이 3
차로 이어지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부 대책의 미비 및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다수 
존재하였다.

논의 및 결론
코로나19 이슈는 소멸된 위험 이슈가 아닌 지금도 진행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하
는 높은 위험성을 지니기에, 위험 관리 측면에서 정부의 효율적이며 전략적인 양방향 위험 커뮤니케이션 역
할을 강조하는 논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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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세

계 각국이 테러, 사건·사고, 대형 재난, 전염병 등 

다양한 위험 및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Beck, 2006). 

과거의 위기는 태풍, 홍수, 지진, 가뭄 등과 같은 

자연 재난이 중심이 되었으나 현대에는 해양 쓰레

기와 유해 물질의 유출 등의 환경오염과 같은 인적 

재난 그리고 폭동 및 신종 감염병과 같은 사회 재

난도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

적으로 발생한 사스(SARS), 신종플루, 구제역, 중

중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하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은 보건·의료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

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위기를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며, 2020년 3월 11일, 전 세계적으로 COVID

ᐨ19라 명명되어 팬데믹이 선포된 코로나19 위험

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회적 위험 문제를 양

산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 발생은 국가의 위기이자 정부의 

위험·위기관리 시험대로 여겨진다. 감염병 발생 

자체는 정부의 책임 소재가 적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것은 그 피해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 확산 정도가 달라지며 정

부 신뢰와 지지 정도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Chung, 

2016).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은 공적 영역의 성

격을 띠고 있으며, 개인 차원의 문제 또는 사회 문

제로 인식되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문

제로 인식되고 있다(Nam, 2020). 실제로 메르스 

이슈 당시, 정부는 미숙한 방역 체계, 경직된 비전

문가 조직의 문제, 위험 정보 공유 실패, 후진적 의

료 시스템과 문화, 미비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과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국민의 질타를 받은바 있

다(Hyun, 2020; Wang, 2015).

범국가적 감염병 확산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

가와 공중 간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공

공 PR 영역 중 하나인 위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

서 보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위험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혼

란을 줄이고, 개인 방역 등의 국민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는 등 궁극적으로 신뢰가 담보된 두 주체 간 

관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진, 병원, 방역 

전문가 등 사회적 공공의료 체계가 잘 준비되어 있

더라도, 정부를 향한 공중의 신뢰와 이를 바탕으

로 한 위험 감소 혹은 해소를 위한 공동체적인 참

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위험 대응은 실패

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작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

는 미지의 신종 감염병 위험에 따른 불확실성은 앞

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

회적·경제적 여파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 정보

의 차이에 따른 인식의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으로 

확산될 여지도 충분하다(Song, 2012). 이에, 감염

병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슈에 대한 통합적 담론을 살펴보고 궁

극적으로 더 효율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 방안과 

실행 전략 도출을 위한 시의성 높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 이슈는 과학적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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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성되고 정부 기관을 통해 전달하는 객관적 

정보 제공만으로는 위험이 해소되기에 부족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활발한 담론에 대한 이해도 수반

되어야 한다(Kim, Lee, Jang, & Lee, 2015; Lee & 

Kim, 2018; Noh & Lee,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며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위험 커뮤

니케이션 담론과 그 변화를 이해하는 토대를 구축

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언급한 거시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

초적인 연구 중 하나로, 코로나19 이슈에 대한 위

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코로

나19 방역과 대응 및 대책을 담당하는 주무 정부 

기관의 코로나19 연관 유튜브 콘텐츠와 이에 대한 

댓글 그리고 정부 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생성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코로나19 콘텐츠 내용과 이에 

대한 댓글 등 총 네 개의 데이터 셋을 대상으로 각

각의 담론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정보 추구 욕구가 

증가한다. 특히 공중은 위험 발생 상황에서 어떠

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

지에 대한 인지와 태도를 형성하며, 이에 대한 행

동적 대응을 보인다. 따라서 불확실하고 예측 불

가능한 재난 상황에서 공중들의 미디어 의존은 높

아지고 이는 위험 지각과 행동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러 유형의 

미디어 중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정

부의 코로나19 대응 주무 부처는 종전에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내 코로나19 연관 콘텐츠 카테고리를 

개설하여 대국민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즉각적으

로 나섰고, 소셜 미디어상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일반인의 콘텐츠 생성과 정보 검색 버즈량은 지속

해서 증가했으며, 종교단체의 집단 감염, 마스크 

판매, 확진자 수 발표 등과 같은 이슈가 소셜 미디

어 내 주요 어젠다로 존재한다고 보고된바 있다

(Kim, 2020; Oh & Jeon, 2020). 다만, 동일 이슈

에 대한 정부와 일반인이 생성한 소셜 미디어 콘텐

츠상 담론의 비교 분석 연구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각 콘텐츠에 대한 댓글 

내 담론 분석도 병행하고자 한다. 과거 댓글은 단

순히 인터넷 이용자의 의견 표현 수단으로 여겨졌

으나, 댓글의 사회적 영향력이 날로 증대된다는 

점을 실증하는 연구가 늘면서, 여론의 반응 척도 

및 여론 형성의 기제 또는 여론 동향의 단서의 역

할을 하는 댓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언론 기사나 소셜 미디어상 생성된 정보 콘텐

츠에 대한 댓글은 온라인 미디어 이용자들에게 또 

다른 정보원이 될 수 있으며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례로, 온라인 뉴스

를 이용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이 기사의 댓글을 읽

으며(Korean Press Foundation, 2018), 자신이 

잘 모르는 사안의 뉴스라고 생각될 때는 기사보다 

베스트 댓글을 먼저 읽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

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기사 자체만 단독으로 

소비하지 않으며, 일부 사람들은 기사를 읽을 때 

기사의 본문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스 이용자들은 댓글

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종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해진 태도는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므로 합리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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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 Festinger, 1954)에 의하면, 인간은 지속

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댓글을 

통해 타인의 의견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는 행태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와 연관

하여 정부와 일반인이 생성된 콘텐츠뿐만 아니라 

각 콘텐츠에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댓글을 분석할 

당위성이 높다 하겠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

후 비대면 미디어 채널로 더 유용하게 활용되는 유

튜브 채널을 소셜 미디어 대표로 선정하고 유튜브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총 

네 개의 분석 대상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추이에 맞게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담론 

내 어젠다 추이는 단어 빈도(term-frequency, TF)

를 활용한 분석으로, 또한 프레임은 토픽 모델링

의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기법 그리고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을 활용한 동시 출현(co-occurrence) 단어 조합과 

최종 핵심어 추출로 각 대상별 담론의 변화 추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 기관이나 일반

인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담론에 대한 탐색에만 국

한하지 않고, 각 콘텐츠에 대한 공중의 반응이라 

할 수 있는 댓글을 동일한 방식으로 추출하고 분석

하여, 코로나19를 둘러싼 정부 기관과 공중 간 담

론 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종합하여,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수차례에 

걸쳐 감염병을 겪으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개선된 위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예방책을 준

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 중인 코로나19

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부의 역량이자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정부

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

19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해서는 해당 위기가 

종료된 이후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

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모범국

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공

중의 댓글 반응을 통하여, 정부와 공중 간 코로나

19 담론의 차이를 살펴보고 위험 커뮤니케이션 차

원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탐색적 분

석과 위험 소통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유의미한 

연구라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향후 코로나19

와 유사한 감염병 위험 발생 시에 위험 관리 소통

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

는 연구 목적도 있다.

선행 연구

국내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

이션 대응

코로나19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

한시를 기점으로 퍼지기 시작하여 2020년 1월부

터 아시아 국가 전반을 거쳐 전염되기 시작했으며, 

3월 이후 전 세계적 전파가 이루어졌다. 세계보건

복지기구(WHO)는 코로나19 유행이 전 세계적으

로 확산하기 시작한 시점인 3월에 이르러 긴급 위

원회를 소집하여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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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전 세계적인 위험 상황을 알렸다. 국내의 경

우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첫 환자가 발생하였고,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질병관리청1)은 신종 감염병 위기 경보

를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의 대책반을 꾸려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1

월 27일 무증상 감염자 2명이 추가로 확진자로 판

명되면서 위기 경보 ‘경계’를 공표하였다. 초기에

는 중국 우한시나 해외 중국 등 유행 지역 방문자

를 중심으로만 검사를 진행하였고, 2월 17일까지 

확진자 수가 하루 5명을 넘기지 않는 평이한 상승

을 보였으나, 2월 18일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대

구･경북지역의 특정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폭발적
인 증가가 있었다.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일별 

발생 건수는 일평균 100여 명에 달하며,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

향하였으며 2월 29일에는 일일 지역 확진환자는 

909명으로 하루 최대를 기록하며 소위 말하는 코

로나19 1차 대유행이 발생하였다(News1, 2021). 

이후 하루 2만 건에 가까운 전 방위적인 검사를 

실시하면서 2020년 4월 이후에 10여 명 수준까지 

감소하였고, 5월초 국내 발생 사례가 0명을 기록

하는 희망적인 날도 있었다. 우리나라보다 늦게 

유행이 시작된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해외 

전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에 비하면 방역에 성

공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8·15 광복절 집회 등의 영향으로 지역 단위의 집

단 감염 사례가 늘어나며, 급기야 8월 27일을 기점

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돌입하였다. 한동안 

소강상태가 지속되던 확진자 수는 12월 초부터 일

일 신규 확진자가 1천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1215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으며 사회적 거

리두기 2.5단계를 추진하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위험 커뮤니케이션 대응을 보

자면, 2020년 2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

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

건복지부장관, 2차장인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질병관

리청장이 맡았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 1월 3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폐렴 환자 집단 발생” 보도 

자료 제공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27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면서 2020

년 3월 10일 이전에는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씩, 이후에는 매일 오전 10시에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브리핑의 내용은 오전 9시를 기준

으로 전일 대비 확진자 수와 격리자 수, 검사 결과 

등 현황에 대한 내용, 확진자 발생 지역과 동선 등 

상세한 역학 조사 내용, 대응 상황과 더불어 국민

의 예방 수칙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강조하고 호

소하며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브리핑의 

형식은 준비한 자료를 설명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는 양방향 소통의 형식으로 진행되

1) 정부는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2020년 9월 12일부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질병관리청으로 통합하여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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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

며 수시 소통하는 방식은 시민들이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청에 갖는 신뢰도를 제고하고 잘못된 정

보나 루머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현상인 

인포데믹(infodemic)을 차단·방지하고 있다. 

방역당국뿐 아니라 지역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

는 지방자치단체도 관내 확산 상황에 대해 홈페이

지와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확진자

의 동선을 상세하게 밝혀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있

다. 때에 따라서 집단 감염이나 조치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장도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열어 알리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0년 1월 30일부터 ‘신

종코로나바이러스 서울시 일일 보고’와 정례 브리

핑 등 정기적인 위험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진행하였던 ‘일일 보고’는 20여 

회에 걸쳐 진행되면서 단순히 일일 현황을 알리는 

브리핑의 형식을 벗어나 공무원, 의료진, 역학조

사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출연해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서 특정한 주제와 시민의 궁금증에 대해 직

접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새로운 형태의 위

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커뮤니케이션 중에 새롭고 주목

할 부분은 소셜 미디어 활용이다. 실례로, 질병관

리청은 <질병관리본부 아프지마TV> 유튜브 채널

을 개설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19 대책 

주무 부처들도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소

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진행된 각종 공익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가령, 2020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

의 제안으로 시작된 ‘덕분에 챌린지’는 ‘존경합니

다’라는 의미의 수어를 사진과 영상에 담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여 의료진, 방역 종사자를 응원하

는 것으로 2020년 7월 6일부터는 ‘#국민덕분에’로 

확장하여 진행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7월 5일을 기준으로 최

소 4만3322건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되었다(Kim, 2020). 

위험 커뮤니케이션

코로나19와 같은 현대 위험은 갈수록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피해 지역이 광범위해지며 재산과 인

명 피해 외에 막대한 산업·경제적 피해를 양산하

는 대규모 복합적 위기의 성격을 보인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위기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이 곤란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상

황에 놓여 있기에,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치명적

일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위기로 변환되기 전에, 보

다 합리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연구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

다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팬데믹 질병의 사이클

이 빨라졌고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했으며 

위험 발생의 범위가 글로벌화 되는 등 해당 위험의 

내용과 특성에 대한 정책 주체인 정부의 사전 예측

이 곤란했기 때문에, 위험 대응 방안 형성 단계에

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대응 집행 단계에서 적

절히 실행하지 못한다면 위험 관리의 성과를 도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즉, 위험이 미

치는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위험 중 상당수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거나 예측했더라도 위험의 

내용과 전개 상황이 최초 예측과는 달라서 사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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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의 불확실

성 및 예측 곤란성을 극복하기 위한 위험 커뮤니케

이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위험을 통제, 예방, 감소

시키기 위한 결정과 행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

고받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데, 이러한 위험 커

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특정 위험에 대

해 평상시 공중에게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

으로써 관련 위험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Kim, 2006; Song, 2012). 위험 문제

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은 일상생활에서 위험

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의 태도나 행동

의 변화를 요구하며, 따라서 효율적인 위험 커뮤

니케이션은 만약 위험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사람

들이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즉,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위험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태도 혹은 행동의 변화까지 모두 포괄하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시거 등(Seeger et al., 2018)은 감염병이라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감염 위험에 대한 의사소

통 전략’을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았다. 브

레이크웰(Breakwell, 2000)은 구체적인 메시지

를 중심으로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hazard)

와 관련된 메시지의 내용과 메시지의 전달 방법’으

로 정의했다. 종합하여 본 연구는 위험 커뮤니케

이션을 코로나19 위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와 공중 간 정보 교환과 소통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정부와 국민 간 이루어지는 위험 커뮤니케이

션은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의

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특

정한 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

다(Lee, Lee, & Yoo, 2021). 위험 커뮤니케이션

이 효과적인 위기관리의 선행적(proactive) 수단

이 되기 위하여 전달되는 정보는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필요로 한다.

먼저,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라고 하는 위

험 대응의 과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Lee et al., 2021; Moon, 2020). 문

(Moon, 2020)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위

험 상황에서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전파함

으로써 국가 폐쇄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억제했

다고 보았으며, 대응 시간의 부족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대응의 중요성을 역

설했다.

또한,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로 신뢰성이 중요

하다(Bica, Weinberg, & Palen, 2020; Laird, 1989; 

Lee et al., 2021). 레이드(Laird, 1989)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의 정확성이 사람들의 위

험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비카 등(Bica et al., 2020)에 따르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근본적으로 정확성

과 모호성 사이의 긴장이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

를 공개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교정함으로써 정확

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

한 신뢰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가 제공하

는 정보를 신뢰 할 수 없다면, 국민은 개별적인 위

험 대응에 있어 적절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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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의존함으로써 위험과 피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Lee et al., 2021).

종합적으로, 위험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

로 서로 주고받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는 위험 커

뮤니케이션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지

속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하는 지금과 같은 ‘위험 사

회’에서 필수적 행위이다. 

소셜 미디어 의존 이론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위험 정보 제공자인 정

부뿐 아니라 정보 수용자인 공중의 위험 정보 활동

과 미디어 활용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과제이다. 일반인들에게 있어 위험 인식이란 

주관적 판단이며 사회와의 소통에 의해 재구성된

다(Kim, 2006; Song, 2012). 이는 위험이 필연적

으로 불확실성과 손실을 내포하지만, 일반인들은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고 설령 

위험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처

럼 기술적이며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 

이슈인 경우 이를 완벽하기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4, 

2005). 위험 상황에서 공중의 다양한 정보 행동은 

증가하게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바로 미디어이

다(Kim, 2015; Noh & Lee, 2013). 이는 위험 문

제에 대한 공중의 정보 행동이 온라인에서도 활발

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이

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커뮤니케

이션 행동이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어떻게 나타나

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인과 미디어와의 관계를 파악한 미디어 시스

템 체계 의존 이론(media system dependency 

theory)에 의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혼란

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정보 

추구 욕구는 평소보다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

와 이웃,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의

존하게 된다(Kim, 2020; Kim & Jung, 2017). 그

중 미디어는 위험 상황에서 정보 전달에 용이한 채

널로, 위험 대응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라는 점

에서 미디어에 대한 의존성은 심화되고, 이에 따

라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위험 상황 시 어떤 서

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지를 선택하고, 효율적으

로 위험에 관해 이야기하게 된다. 즉, 미디어가 제

공하는 위험 정보가 대응 행동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주변에서 위험이 어떻게 진행되

는지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데 유용하다고 느낄

수록 사람들은 미디어에 더욱 의존한다(Kim, 

2020; Kim & Jung, 2017; Kwak & Lee, 2014).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 중에서도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더욱 높아진다. 신속성과 접근성, 개방성 

등의 특성을 가진 소셜 미디어를 현대에서는 대부

분의 사람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

한 미디어 시스템 체계 의존 이론을 기초로 소셜 

미디어 서비스(SNS)가 중심이 되는 현대의 미디

어 환경에서 미디어 효과와 사회 및 개별적 주체의 

상호 관계를 통합적으로 주목한 소셜 미디어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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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social media dependency theory, Kim & 

Jung, 2017)에 의하면, 재난과 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의존하여 정보를 찾기 시작하고, 나아가 

개인적 차원에서 위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Kim, 

2020; Kim & Jung, 2017). 

소셜 미디어상에서는 정보 공유를 통해 재난 정

보가 쉽고 빠르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위

험 해소를 위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양방향 커뮤니

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위험이나 재난 시 소셜 미디

어의 긍정적 영향과 관련해서 김한국(Kim, 2011)

은 소셜 미디어가 구조 요청이나 물자 보급, 위치 

공유 등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여 체계적인 정보 서

비스 구축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재난과 

소셜 미디어와 관련한 사례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

디어는 정보 공유 및 재난 대응 전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Km, 2020). 김현정(Kim, 2014)은 

특히 국내에서 일어난 여러 사고와 위험 및 재난 

사건의 중심에는 늘 소셜 미디어가 존재해 왔으며 

타 미디어 채널에 비해 발 빠른 정보 전달로서 중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위험 시 소

셜 미디어는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익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 및 재

난 관리의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음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Kim, 2014). 소셜 미디어 의

존 이론을 코로나19 위험 상황에 적용할 때 유용한 

점은 불확실성이 높고 정보 추구 욕구가 증가하는 

위험 환경에서는 공중의 소셜 미디어 의존도가 더

욱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Kim & Jung, 2017). 

위험과 재난을 포함한 위기 상황과 소셜 미디어

와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에 의하면, 위험 혹은 

위기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는 정보 수집의 도구뿐

만 아니라 대응을 위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유발

한다고 주장한다(Jurgens & Helsloot, 2018). 가

령, 소셜 미디어는 위험 혹은 위기 시 집단적 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응집력과 소속감

을 인지시켜, 이것이 위기 극복을 위한 집단행동

을 형성하는 등 시민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에 유용한 매체라는 역할을 한다(Alexander, 2014). 

또한, 소셜 미디어는 위험이 위기로 발생한 상황

에서 이로 인한 아픔을 공유하는 공감의 역할을 수

행하며, 사람들은 위기 발생 중 소셜 미디어상에

서 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위안을 받고 서

로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선행 연구도 존

재한다(Jurgens & Helsloot, 2018; Kwak & Lee, 

2014).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는 시점에 시민의 소

셜 미디어에 의존하는 이용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

다. 이는 소셜 미디어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

널로서 사람들의 대면 소통을 대신하며,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심리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시

키고, 위험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DMC media, 2020). 실례로, 국내의 경

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3월 이후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의 국내 1인당 평

균 이용 시간은 2월 대비 6%에서 34%까지 늘었으

며, 구체적으로 국내 소셜 미디어 이용은 2019년 

대비 31.0% 상승했다(Choi, 2020). 이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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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태에서 사람이 타인과의 대면 만남보다는 비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소셜 미디어

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의존하게 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실제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위험에서 소

셜 미디어는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위험 피해로 인

한 감정 공유, 비공식적으로 조직된 시민 참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Kim, 2020).

댓글 분석의 가치

최근, 댓글은 과거에는 미디어 이용에서 일방향적

인 수용자 위치에 있었던 독자 및 일반 이용자가 

여론 형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구현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

고 있다. 댓글이란 사이버 공간 내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 사이에서 각종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 활성화되면서 생성된 단

어로,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글의 총칭이다(Joe, 2007; Lee, 2019). 이

은주와 장윤재(Lee & Jang, 2004)에 의하면, 댓글

은 인터넷 정보 이용자들이 물리적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상의 토론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양방향성에 의

한 의사소통 및 토론 기능을 강조하였다.

일반인들이 댓글을 이용하여 활발하게 사회적 

의제 설정과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사이버 공간 내부에서 쌍방향적인 대화를 가

능하게 한다는 점, 댓글을 통한 이용자의 의견을 

또 다른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여론에 대한 모니

터링 기능(Lee & Jang, 2009), 이로 인한 확장된 

여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댓글

은 정보 송신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의미를 창출

하는 상호작용성을 강하게 내포하는 미디어의 기

능과 특성을 지닌다(Kim & Sun, 2006). 특히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소셜 미디어상 댓

글이 사회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의제 설정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Choi, Choi, & 

Choi, 2008). 이렇게 형성된 여론은 사회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으로 발휘되기도 한다. 

댓글이 대중들의 모든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

지만, 소수의 의견이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측면에

서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Chung 

& Kim, 2006). 양혜승(Yang, 2008)은 수용자가 

언론 기사를 이해하고 스스로 재해석할 때, 기사 

내용 자체보다 댓글 자체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댓글이 가지는 가

장 큰 특성은 이를 활용하는 사람보다 지켜보는 사

람이 많다는 점이며, 이로 인하여 댓글 내 지배적

으로 존재하는 담론에 의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Lee, 2019). 

소셜 미디어는 일상적인 상황보다 위험 상황에

서 집단적 협력과 행동 그리고 소통을 더욱 유발하

는데, 이를 소셜 미디어 의존 이론에 대입하자면,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고,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거나 저장하는 등의 행위뿐

만 아니라 해시태그를 공유하는 행위는 공동체 의

식과 커뮤니티 연대 그리고 그 안의 소통 행태에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한다(Jurgens & Helsloot, 

2018). 이렇듯 소셜 미디어는 친구와 이웃,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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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대비 행동을 유발

하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 시 유용한 미디어로 역할

을 하고 있으며, 비상 상황 시 조직 간 협업을 증가

시키는 역할로 위기 발생 중과 후의 위험 및 위기

관리 측면에서 위험 정보의 주요 전달 채널이 되었

다(Kim et al., 2019; Kwak & Lee. 2014).

또한, 소셜 미디어의 스토리텔링 네트워크 측

면에서 보자면, 소셜 커뮤니티와 그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이 커뮤니티 활성화와 시민 참여의 핵심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Kim et al., 2019). 온라인 

커뮤니티(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정부 기관이나 

일반인 유튜브 채널) 내 위험 이슈에 관해 이야기

하고 공유할 때 각각의 스토리텔러가 되며, ‘이야

기하기’를 지속할수록 공통으로 공유하는 집단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나아

갈 수 있기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커뮤니티 개념의 

댓글 분석이 필요하다(Kim, 2020).

종합하여, 소셜 미디어의 기능적 발전은 인터

넷이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성을 강화하여 정보 검

색과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선 새로운 네트워크 구

축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활용 단계로 발

전하고 있다. 이는 소셜미디어 발전이 단순 정보

검색의 수단이 아니라 의사 표현, 정보 공유, 상호 

교류가 가능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

하는 등 사회적인 활용이 확산되고 영향력이 증대

됨에 따라 위험 이슈에 소통의 기능적 측면에서, 

위험과 관련한 콘텐츠에 대한 댓글은 정보 수용성

과 태도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에, 소셜 미디어 

내 댓글을 포함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담론과 이슈 

변화별(본 연구의 대유행 시기별) 그 추이를 탐색

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

에서는 하나의 이슈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회적 담

론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 메시지 내용 분석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이라 할 수 있

는 댓글 분석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

부 기관의 콘텐츠에 노출된 수용자들이 그 내용 중 

어떠한 측면(예: 특정 단어와 프레임)에 주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댓글을 통

해 그들이 강조한 속성은 무엇인지 나아가 정부 콘

텐츠의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Na & Lee, 2008). 또한, 수

용자 측면에서 주도적 소통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내 수용자가 직접 생산한 콘텐츠에 대

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19와 연관한 유튜브 내 정부 기관 콘텐츠와 이에 

대한 댓글 그리고 일반인이 생산한 콘텐츠와 그 댓

글의 총 네 개를 분석 대상으로 각각의 담론을 세 

개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맞게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도

출하였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 기관 콘텐

츠와 이에 대한 댓글 그리고 일반인이 생산한 콘텐츠와 

그 댓글 내 담론별 차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분석 대상별 차이는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추

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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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총 네 개의 분석 대상에 대하여 빅데이

터 텍스트 마이닝 방법인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각 대상별 주제와 쟁점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별 담론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데이터 분석 자체뿐 아

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리닝(data cleaning)하

는 단계 모두를 포함한다(Chung, 2011; Chung, 

2018; Chung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의 빅

데이터 분석 절차와 방법을 ① 데이터 수집, ② 데

이터 클리닝, 그리고 ③ 데이터 분석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기술하고자 한다.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대표하여 유튜브에 

주목하였다. 최근 발간된 인터넷 이용자 조사 보

고서(NASMEDIA, 2020)에 의하면, 2019∼2020

년 동안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로 동영상 시청을 

통한 자료 및 정보 검색이 70.9%(N ＝ 2,000, 중

복 응답)로 최우선 목적이었으며, 이를 위한 활용 

매체로 유튜브의 비중(93.7%, 중복 응답)이 가장 

높았음에 착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

화된 텍스트 수집 및 분석 범용 프로그램인 넷마이

어(NetMiner)의 ‘SNS 데이터 수집(SNS data coll

ector)’ 기능을 이용하여 유튜브 콘텐츠와 그 댓글

들을 수집하였다. 2) 본 연구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코로나19 대책 주무 정부 기관은 앞서 언급한 보

건복지부(youtube ID: UCRsetXyMdNsR4M9Kv

A-a_fg), 행정안전부(UCzteSXznVjwESizsCcSKS

Ww), 질병관리청(UCa7-3Zvxg-5Rfxgu3RQY_g

w),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UCev47mZSefA6nM--

tDxcxVA)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생성하여 업

로드한 코로나19 연관 콘텐츠만을 대상으로, 또한 

각 콘텐츠별 달린 댓글만을 대상으로 전수 모집하

였다. 3) 일반인 유튜브 콘텐츠는 언급한 정부 기

관 이외 일반인 유튜버가 생성하여 업로드한 코로

나19 연관 콘텐츠를 검색하여 전수 모집하였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이에 대한 댓글만을 전수 모집하

였다. 4)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는 2020년 2

월 29일에 시작된 1차 대유행의 전후 2개월, 8월 2

7일 기준의 2차 대유행의 전후 2개월, 그리고 12

월 25일 기준의 3차 대유행의 전후 2개월 등 총 세 

개로 세분화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세부적

2) 정부 기관과 일반인이 업로드한 유튜브 콘텐츠와 각 댓글 텍스트를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게 수집하고자, 본 연구의 데이터 수

집은 온라인 빅데이터 수집을 전문적으로 하는 리서치 기관에 유료의 형식으로 의뢰하여 수집을 하였다. 하지만, 데이터 클리닝

과 실질적인 분석은 본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3)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경우, 자체 유튜브 계정과 채널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계정으

로 대체하여 데이터 모집에 포함하였다.

4) 일반인이 생성한 유튜브 콘텐츠는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가 뉴스 등의 형식으로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한 뉴스 정보 콘텐츠부

터 개인 유튜버나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생성하여 업로드한 영상 콘텐츠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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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데이터 모집은 <Table 1>과 같다. 

정부 기관의 유튜브 콘텐츠는 대유행이 진행될

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댓글과 일반인 유튜브 콘텐츠 및 그 댓글은 2차 대

유행 기간 가장 많은 생성량을 보였다. 또한, 2차 

대유행 기간을 제외하고, 정부기간이 업로드한 콘

텐츠와 일반인 콘텐츠는 양적으로 비슷한 수준이

었다. 다만, 각 콘텐츠에 대한 댓글의 양은 많은 차

이를 보였다. 그 이유는 다소 정형화되고 경직된 

정부 콘텐츠에 대한 방문 및 노출 그리고 댓글 생

성보다는 언론사의 뉴스, 유명인의 콘텐츠, 참여

형 이벤트, 소위 말하는 팬덤이 존재하는 특정 집

단의 이용자가 생성하는 댓글 및 반응이 더 활성화

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데이터 클리닝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정제하

는 것은 모든 데이터에서 요구되는 작업이지만, 

비교적 처리가 용이한 정형 데이터보다 비정형 데

이터에서 이 작업은 더욱 필수적이고 또한 어렵

다. 특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된 텍스트 빅데

이터의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동화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이 필수적이다(Chung, 2018; 

Chung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넷마이어를 이

용하여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를 활용한 데이터 클리닝 단계에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preprocessing)와 형태소 

분석(morphologic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전처리’ 단계에서는 수집된 텍

스트 데이터 중 동일·유사어지만 다르게 표현된 

단어들을 통일하는 ① 정규화(normalization) 작

업과 ② 분석 시 불필요한 단어 및 어구를 삭제하

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정규화 작업에서는 

띄어쓰기가 다양하게 표현된 용어(예: ‘신종 바이

러스’, ‘신종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등을 전부 

‘코로나19’로 동일화 처리)나 축약어(예: ‘질본’, 

‘질병관리청’ 를 전부 ‘질병관리청’으로 처리) 등을 

동일한 용어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COVID19 pandemic cycle
Government Youtube Public Youtube

Contents Replies Contents Replies

Cycle #1
(2020/1/29∼2020/3/29)

333/40.4 3,825/33.6 370/34 47,647/53

Cycle #2
(2020/7/27∼2020/9/27)

286/34.7 4,698/41.2 439/40.3 21,985/24.5

Cycle #3
(2020/11/25∼2021/1/25)

213/25.9 2,876/25.2 279/25.6 20,184/22.5

Total 823 11,399 1,088 89,816

Table 1. The numbers of content data per the analysis unit within the COVID19 pandemic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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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어(예: ‘대책’와 ‘대비’는 ‘대책’으로 동일화 처

리)를 하나의 단어로 통일하고, 의미가 다소 다를

지라도 분석 목적을 고려할 때 동일한 단어(예: ‘신

종감염증’와 ‘감염증’; ‘유아’와 ‘아동’은 ‘유아동’으

로 동일화)로 처리해야 하는 단어 역시 통일하는 

유의어(thesaurus) 지정 과정이 있었다. 한편, 동

일한 단어(예: 코로나19)이지만, 문맥상 달리 사용

된 단어(예: ‘코로나19백신’)를 지정하는 지정어

(defined words) 단계가 있었다. 또한, 마침표, 

쉼표, 괄호 등의 문장 부호와 각종 기호로 표현된 

특수 문자(예: ‘▷’), 의존명사 및 기타 분석 시 의

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불용어(stopword)들을 

불용어 사전에 추가하여 제거하는 제외어(exception 

list) 과정을 반복하여 수집된 데이터 문서를 필터

링 하였다.

한편, ‘형태소 분석’은 문장을 의미의 최소 단위

인 형태소로 바꾸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그’, ‘저’ 등의 관형사, ‘등’, ‘들’, ‘∼적’ 등의 접미사,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등의 접속사는 분석에

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연관 유튜브 콘텐츠 내 텍스

트로부터 어휘 형태소인 품사 부착(part-of-speech 

tagging)을 통해 명사만을 선별하였다.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데이터 분석의 대

상을 텍스트 데이터로 한정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형태

로 이루어진 비정형 데이터들을 자연어 처리 방식

을 이용하여 정보를 추출하거나 연계성을 파악하

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분석 대상 문서에서 특정 

주제어와 매칭되는 단어를 찾아 수를 부여하는 인

덱싱(indexing) 검색 기법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점차 특정 주제어나 문맥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숨

은 의미를 탐색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텍스트 마

이닝이 두드러지는 분야는 뉴스 기사나 소셜 미디

어 콘텐츠 분석으로, 이를 활용하면 텍스트의 문

맥에 따라 쟁점을 파악하고 텍스트 간 연계를 분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hung, 2018; Chung 

et al., 2019). 

먼저,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중 토픽 모

델링 기법을 사용하기에 앞서 주제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어 빈도 분석은 특정 문서 집단 

내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어를 추출하고 이들이 

언급되는 빈도에 따라 중요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Chung, 2011; Chung, 2018; Chung et al., 

2019). 주제어의 빈도는 특정 단어가 문서에서 얼

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어 빈도(Term 

Frequency: TF)’로 결정할 수 있다. 단순하게는, 

TF 값이 큰 단어일수록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언어 네트워크 혹은 의미망 연결 분석 중 하나로 

최근에는 토픽 모델링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Chung, 2018; Chung et al., 2019). 토픽 모델링

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사용된 주제어들의 동시 사

용 패턴을 바탕으로, 해당 텍스트들을 대표하는 

특정 주제나 이슈, 주제 그룹들을 자동으로 추출

하는 분석 기법이다. 이때, 토픽은 서로 같이 등장

할 확률이 높고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의 집

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데

이터 내 단어들의 빈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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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데이터를 관통하는 잠재적 주제, 즉 토픽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분류한다는 점에서 이슈 연관 

담론 분석 시 유용하다(Chung, 2018). 언어 네트

워크 분석의 장점과 가치는 텍스트 분석에 있어 가

장 중요한 요소는 핵심 단어 간 의미의 연관성인

데,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핵심 단어들 사이의 의미

론적 연관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텍스트를 나누

거나 재조합하여 해당 텍스트가 전달하려는 핵심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텍스

트의 핵심 의미를 추론 및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토픽 모델링 방법 중에서도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기법을 활용하였다. 

한편, 동시 출현(co-occurrence) 단어 조합이

란 전체 텍스트 데이터의 특정한 분석 범위(예: 정

부 조직 유튜브 콘텐츠 1건) 내에서 2개 혹은 3개 

이상의 단어들이 함께 출현했을 때 해당 범위 내에 

있는 단어들이 상호 연관되어 의미를 가진다는 것

을 전제하며, 단어들이 가까이에 존재할수록 더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출

현 정도가 높다는 것은 공유되는 의미가 크다는 것

을 뜻하며,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들

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여 텍스트가 전달하는 의

미를 분석할 수 있다(Chung et al., 2019). 또한 

단어 간 구조 연결망 내에서 각각의 단어의 위치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심성(centrality) 지수 측정

을 통해 텍스트 구조를 세부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심성은 하나의 단어가 전체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낸 지표로, 중심성 

지표는 다른 단어들과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특정 

단어일수록 그 값이 높아지므로, 하나의 유튜브 

콘텐츠 내 텍스트의 경우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

들과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특

정 단어가 중심에 위치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단어와 다른 단어들의 직접적인 연결 정

도를 측정하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활용하였다. 연결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특정한 

한 단어가 다른 단어와 함께 자주 등장한 것으로,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의제의 논리적 전개에 있

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 나아

가, 이를 활용하여, 각 대유행 기간 내 분석 대상별

로 TF 200위 순위 내 최종 핵심어를 추출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 기관과 일반

인 유튜버의 유튜브상 코로나19 연관 유튜브 콘텐

츠와 각각에 대한 댓글을 전수적으로 추출하여 전

처리와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빅데이터 

기반의 빈도(TF) 분석, 토픽 모델링의 LDA 기법, 

연결 중심성 지수를 적용하여 동시 출현 단어 조합

과 최종 핵심어를 도출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주

기별 담론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1차 대유행(2020년 1월 29일∼2020년 

3월 29일)

주제어 분석

본 연구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약 두 달간의 코로나

19 1차 대유행 동안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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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 중앙 정부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조직

이 업로드한 유튜브 콘텐츠 총 333건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하였다. 또한, 333개 유튜브에 달

린 댓글 총 3825건을 분석하였다. 한편, 동일한 기

간 내 정부 기관이 아닌 일반 유튜버가 생성하여 

업로드한 총 370건의 유튜브 콘텐츠와 이에 달린 

댓글 4만7647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333건의 중앙기관 콘텐츠 중 분석 가능한 단어는 

2517개, 이에 대한 3825건 댓글의 분석 단어 수는 

4482개, 일반인 유튜브 콘텐츠 370건의 분석 단어 

수는 4160개 그리고 이에 대한 4만7647건 댓글의 

분석 단어 수는 1만9210개 단어가 추출되었다.

총 333개 정부 기관 공식 유튜브 콘텐츠에서 가

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코로나19(1054회)’였으

며, 그 다음으로는 ‘환자(598회)’, ‘확진(577회)’, 

‘국민(529회)’, ‘방역(491회)’, ‘입국(457회)’, ‘대구

시(452회)’, ‘브리핑(404회)’, ‘검사(403회)’, ‘정부

(372회)’, ‘신종감염증(372회)’, ‘지역(371회)’, ‘질

병관리본부(365회)’, ‘힘(334회)’, ‘병원(328회)’, 

‘설비(307회)’, ‘시행(299회)’, ‘중앙(285회)’, ‘의료

(278회)’, ‘격리(272회)’ 순으로 높았다. 

이 콘텐츠에 대한 총 3825개 댓글에서 가장 많

이 등장한 단어는 ‘대한민국(555회)’과 ‘감사(555

회)’였으며, ‘코로나19(493회)’, ‘국민(388회)’, ‘사

람(356회)’, ‘국가(280회)’, ‘정부(276회)’, ‘고생

(266회)’, ‘마스크(241회)’, ‘화이팅(240회)’, ‘보건

복지부(205회)’, ‘입국(197회)’, ‘수고(195회)’, ‘확

진(168회)’, ‘응원(168회)’, ‘문재인(166회)’, ‘질병

관리본부(163회)’, ‘건강(163회)’, ‘힘(151회)’ 순

으로 높았다. 

한편, 총 370개 일반인 유튜브 콘텐츠에서 가

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코로나19(905회)’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종(371회)’, ‘바이러스(239회)’, 

‘중국(207회)’, ‘확진(200회)’, ‘마스크(170회)’, ‘대

한민국(153회)’, ‘환자(151회)’, ‘예방(146회)’, ‘상

황(134회)’, ‘유튜브(128회)’, ‘감염(123회)’, ‘미국

(120회)’, ‘사람(117회)’, ‘국민(115회)’, ‘치료(102

회)’, ‘손(101회)’, ‘신종감염증(100회)’, ‘증상(93

회)’, ‘정부(93회)’ 순으로 높았다. 

이 콘텐츠에 대한 총 4만7647개 댓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역시 ‘코로나19(6109회)’였으

며, ‘중국(5384회)’, ‘감사(5207회)’, ‘사람(4741

회)’, ‘대한민국(4167회)’, ‘이야기(3149회)’, ‘건강

(2900회)’, ‘조심(2838회)’, ‘바이러스(2657회)’, 

‘생각(2495회)’, ‘국가(2479회)’, ‘미국(2199회)’, 

‘마스트(2024회)’, ‘정부(1948회)’, ‘확진(1706회)’, 

‘국민(1592회)’, ‘가족(1356회)’, ‘상황(1346회)’, 

‘중국인(1232회)’, ‘증상(1168회)’ 순으로 높았다. 

의미상 분석: 토픽 모델링

코로나19 1차 대유행 동안 각 분석 대상별 주요 토

픽 5개를 토픽 모델링의 LDA 분석으로 추출하였

다. 이는, 각 토픽당 토픽별 주요 용어, 즉 해당 토

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키워드를 문서별 

토픽에 따른 확률값(가중치)을 이용한 결과이다. 

각 분석 대상과 토픽별 확률 비중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도출된 각 토픽들을 살펴보면 의미상 연결되는 

몇몇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 유튜브 내 토픽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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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Keyword 1 Keyword 2 Keyword 3 Keyword 4 Keyword 5

G
o
v
e
r
n
m
e
n
t

Contents

Topic 1 
(N ＝ 25, 7.5%)

patient region hospital test support

Probability 0.055 0.040 0.037 0.028 0.028

Topic 2 
(N ＝ 54, 16.2%)

nation management COVID19 life government

Probability 0.025 0.02 0.02 0.018 0.018

Topic 3 
(N ＝ 21, 6.3%)

enterance facility self-quarantine quarantine implementation

Probability 0.06 0.04 0.029 0.025 0.023

Topic 4 
(N ＝ 153, 45.9%)

confirmed 
diagosis

power COVID19 Daegu briefing

Probability 0.051 0.04 0.039 0.038 0.037

Topic 5 
(N ＝ 80, 24%)

COVID19
infectious 
disease

n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aring

Probability 0.089 0.059 0.046 0.035 0.027

Replies

Topic 1 
(N ＝ 592, 15.5%)

COVID19 mask Korea people test

Probability 0.065 0.047 0.036 0.028 0.02

Topic 2 
(N ＝ 1,203, 31.5%)

thanks hardship fighti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ffort

Probability 0.115 0.055 0.05 0.043 0.04

Topic 3 
(N ＝ 633, 16.5%)

Korea government enterance nation Moon Jaein

Probability 0.069 0.052 0.037 0.033 0.032

Topic 4 
(N ＝ 453, 11.8%)

China
confirmed 
diagosis

Virus Wuhan infection

Probability 0.063 0.029 0.029 0.022 0.022

Topic 5 
(N ＝ 944, 24.7%)

nation people COVID19 Sincheonji Daegu

Probability 0.04 0.04 0.029 0.027 0.026

Table 2. TOP 5 Topic: COVID19 pandemic cyc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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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언급된 ‘코로나19 확진 상황 브리핑과 대구

시와 의료진 힘내라(토픽 4: 총 333개 정부 유튜브 

콘텐츠 중 153개 콘텐츠, 45.9%)’의 경우 ‘확진

(0.051),’ ‘힘(0.04)’,‘코로나19(확률: 0.039),’ ‘대

Topic Keyword 1 Keyword 2 Keyword 3 Keyword 4 Keyword 5

P
u
b
l
I
c

Contetns

Topic 1 
(N ＝ 56, 15.1%)

new type hand prevention new infection extension

Probability 0.03 0.022 0.022 0.022 0.019

Topic 2 
(N ＝ 59, 15.9%)

virus COVID19 situation USA people

Probability 0.053 0.05 0.028 0.027 0.026

Topic 3 
(N ＝ 55, 14.9%)

China
confirmed 
diagosis

mask patient nation

Probability 0.04 0.039 0.034 0.03 0.021

Topic 4 
(N ＝ 74, 20%)

COVID19 world professor story information

Probability 0.038 0.019 0.015 0.014 0.013

Topic 5 
(N ＝ 126, 34.1%)

COVID19 new type Youtube report telephone

Probability 0.125 0.054 0.03 0.016 0.013

Replies

Topic 1 
(N ＝ 9,734, 20.4%)

thanks COVID19 story health carefulness

Probability 0.102 0.094 0.062 0.057 0.056

Topic 2 
(N ＝ 7,839, 16.4%)

people nation government Moon Jaein thought

Probability 0.03 0.026 0.023 0.018 0.018

Topic 3 
(N ＝ 7,673, 16.1%)

China Korea nation USA Chinese

Probability 0.087 0.067 0.036 0.035 0.02

Topic 4 
(N ＝ 7,340, 15.4%)

virus people mask COVID19 infection

Probability 0.045 0.037 0.033 0.021 0.018

Topic 5 
(N ＝ 15,061, 31.6%)

confirmed 
diagosis

family symptom worry hospital

Probability 0.023 0.022 0.019 0.0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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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0.038)’와 ‘브리핑(0.037)’이라는 5개의 주요 

쟁점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었다. 각 토픽당 추출

된 키워드들의 확률이 나타내는 의미는, 하나의 

유튜브 콘텐츠에서 몇몇 키워드들이 동시 출현할 

확률로써 어떠한 맥락(혹은 토픽)으로 키워드들 

간 서로 연결되어 있을 정도를 나타내며, 확률값

이 높을수록 주요 키워드이며, 다른 키워드들과의 

연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출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도출된 5개 토픽

의 내용은 우선순위로 도출된 주요 키워드를 조합

하여 연구자가 직접 부여하였으며, 각 분석 대상

별 주요 토픽 다섯 개를 순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코로나19 1차 대유행 주기 동안 정부 기관

에서는 ① 코로나19 확진 상황 브리핑과 대구시와 

의료진 힘내라, ②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신종감

염증 정보 국민에게 전달 및 공유, ③ 정부의 코로

나19와 연관 국민 생활 관리 필요, ④ 지역 환자 병

원 검사 지원, ⑤ 입국자 자가 격리 및 확진자 시설 

내 격리 시행 등의 쟁점 순이었다. 

이에 대한 댓글에서는 ① 정부 기관 수고와 고

생에 감사, ② 대구시 신천지 신도의 코로나19, ③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확진자 입국 금지, ④ 코

로나19 환자 검사와 마스크 필요, ⑤  중국 우한 바

이러스 확진과 감염 등의 담론이 우선순위로 도출

되었다, 

한편, 일반인 유튜브에서는 ① 신종 코로나19 

유튜브와 전화 제보, ②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전

문가 이야기, ③ 미국 등 코로나19 글로벌 상황, 

④ 신종 감염증 확산에 의한 손 소독 등 예방, ⑤ 

중국에서 입국한 국민 확진 환자와 마스크 사용 등

의 쟁점 순이었다. 

이에 대한 댓글에서는 ① 확진 환자 증상과 가

족 걱정, ② 코로나19 정보 이야기 감사와 건강 조

심, ③ 문재인 정부의 국민 생각, ④ 전 세계적인 

자국의 입국 금지 상황, 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

염과 마스크 사용 등의 주요 내용을 순차적으로 포

함하였다.

각 분석 대상별 동시 출현 단어와 연결 중심성

으로 도출한 최종 핵심어 20개를 순위로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동안 전

반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확산, 격리와 

관리 등 국가 방역에 대한 브리핑 정보가 주요 핵

심 사안이었다. 한편, 정부 기관 콘텐츠에 대한 댓

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노고를 하는 질병관리

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고생에 감사와 응원의 메

시지가 중요한 담론이었다. 다만, 이 시기 동안 사

회적 이슈였던 마스크 제조, 공급, 가격 등에 대한 

언급이 일반인 유튜브나 댓글에 공통적으로 포함

된 주요한 어젠다였던 반면에 정부 기관의 유튜브

에서는 마스크 언급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5) 본 논문에서는 공간의 제약 상 키워드 다섯 개까지만 보고하였지만, 토픽을 도출 시에는 주요 토픽 10개까지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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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Contents Replies

Co-occurrence Keywords Co-occurrence Keywords

#1 #2 index word centrality #1 #2 index word centrality

1
disease control 

agency
COVID19 251 COVID19 .999 effort fighting 102 COVID19 .939

2 COVID19 brief 245
disease control 

agency
.999 Korea nation 96 Korea .894

3 COVID19 disinfection 223 infection .992
ministry of 

health
fighting 91 nation .869

4
disease control 

agency
brief 221 brief .992

ministry of 
health

hardship 88 fighting .859

5 disinfection brief 219 patient .992 enterance stop 87 hardship .798

6 infectious disease COVID19 210 test .989 effort fighting 86 thanks .738

7 COVID19 nation 202 quarantine .983 hardship effort 84
ministry of 

health
.733

8 COVID19 center 196 management .983 Korea fighting 84 people .728

9 COVID19 infection 196 appointment .968 effort god 83 effort .663

10 Daegu COVID19 196 rule .865 Korea thanks 78 infection .648

11 center disinfection 193 infection .961
ministry of 

health
effort 76 government .638

12 infection brief 192 Korea .949 hardship thanks 76 China .638

13 COVID19 place 192 reaction .949
disease control 

agency
thanks 76 infection .633

14 disinfection place 184 disinfection .935 health thanks 73 mask .633

15 infection disinfection 183 stage .921 nation thanks 69 prevention .608

16
central 

headquarter
disinfection 182 enterance .908 Chinese enterance 64 enterance .592

17 Kyungbuk Daegu 181 notice .899 Korea people 63 sincheonji .587

18 COVID19 power 179 research .886 nation government 62 Daegu .577

19 Daegu infection 177 standard .864 thanks fighting 62
disease control 

agency
.562

20 Daegu brief 176 action .864 Chinese stop 61 hospital .557

Table 3. Co-occurrences and keywords: COVID19 pandemic cycle #1 

78 코로나19 위험 커뮤니케이션 탐색 연구

[P
ro

vi
de

r:
ea

rt
ic

le
] D

ow
nl

oa
d 

by
 IP

 1
25

.1
43

.1
59

.1
60

 a
t F

rid
ay

, J
ul

y 
9,

 2
02

1 
2:

10
 P

M



www.earticle.net

Journal of Public Relations, Vol.25, No.2, jun, 2021 79

Public

Contents Replies

Co-occurrence Keywords Co-occurrence Keywords

#1 #2 index word centrality #1 #2 index word centrality

1 new type COVID19 169 COVID19 .994 COVID19 carefulness 2,020 COVID19 .994

2 COVID19 virus 82 new type .978 health careful 1,715 Korea .994

3 COVID19 prevention 81 China .964 COVID19 health 1,703 careful .994

4 COVID19 Youtube 78 Youtube .964 health thanks 1,662 thanks .989

5 COVID19 infection 75 Korea .959 thanks story 1,643 story .989

6 China COVID19 72 virus .954 careful thanks 1,542 people .989

7 COVID19 infection 71 confirmed .949 COVID19 story 1,478 thought .984

8 COVID19 situation 62 people .944 health story 1,380 kids .984

9 Korea COVID19 60 infection .939 careful story 1,265 virus .984

10 COVID19
infectious 
disease

59 nation .939 Korea nation 1,248 nation .979

11 COVID19 extention 59 patient .934 China nation 809 situation .979

12 China new type 57 prevention .929 China people 626 infection .974

13 new type infection 56 happening .929 Korea people 603 nation .974

14 nation COVID19 56 situation .929 information thanks 571 problem .974

15 COVID19 relation 55 possibility .924 people thought 549 health .969

16 new type prevention 53
infectious 
disease

.924 COVID19 people 541 mask .964

17 new type confirmed 52 nations .919 Korea COVID19 516 world .959

18 COVID19 law 51 relation .909 China government 515 government .953

19 COVID19 symptom 50 mask .899 enterance stop 487 China .938

20 COVID19 mask 49 information .884 China COVID19 477 infection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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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대유행(2020년 7월 27일∼2020년 

9월 27일) 

주제어 분석

코로나19 2차 대유행 동안 정부 기관이 업로드한 

유튜브 콘텐츠 총 286건을 대상으로 택스트 분석

을 하였다. 또한, 이 유튜브에 달린 댓글 총 4,698

건을 분석하였다. 한편, 동일한 주기 동안 일반 유

튜버가 생성하여 업로드한 총 439건의 유튜브 콘

텐츠와 이에 달린 댓글 2만1985건을 1차 대유행 

기간 동안 분석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총 286개 정부 기관 공식 유튜브 콘텐츠에서 가

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확진(501회)’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455회)’, ‘추가(403회)’, ‘방

역(396회)’, ‘관련(338회)’, ‘정부(337회)’, ‘국민

(291회)’, ‘의료(264회)’, ‘중앙(234회)’, ‘환자(222

회)’, ‘지역(217회)’, ‘브리핑(217회)’, ‘질병관리본

부(216회)’, ‘발생(212회)’, ‘중앙대책본부(206회)’, 

‘서울시(202회)’, ‘상황(193회)’, ‘의사(181회)’, ‘논

의(177회)’, ‘설비(174회)’ 순으로 높았다. 

이 콘텐츠에 대한 총 4698개 댓글에서 가장 많

이 등장한 단어는 ‘의사(1146회)’였으며, ‘국민

(808회)’, ‘사람(575회)’, ‘정부(520회)’, ‘코로나

19(466회)’, ‘의료(421회)’, ‘공공(378회)’, ‘생각

(363회)’, ‘대한민국(362회)’, ‘의대(343회)’, ‘정책

(332회)’, ‘국가(305회)’, ‘기관(303회)’, ‘병원(273

회)’, ‘보건복지부(272회)’, ‘감사(271회)’, ‘추천

(249회)’, ‘방역(229회)’, ‘환자(198회)’, ‘돈(172

회)’ 순으로 높았다. 

한편, 총 439개 일반인 유튜브 콘텐츠에서 가

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코로나19(730회)’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바이러스(255회)’, ‘확진(107회)’, 

‘사람(101회)’, ‘조사연구(91회)’, ‘미국(87회)’, ‘건

강(85회)’, ‘예방(83회)’, ‘교회(81회)’, ‘감염(회)’, 

‘유튜브(78회)’, ‘코로나백신(77회)’, ‘대한민국(75

회)’, ‘이야기(73회)’, ‘마스크(64회)’, ‘가능(64회)’, 

‘환자(61회)’, ‘세포(61회)’, ‘방역(61회)’, ‘서울시

(57회)’ 순으로 높았다. 

이 콘텐츠에 대한 총 2만1985개 댓글에서는 ‘코

로나19(3275회)’, ‘사람(2843회)’, ‘중국(2545회)’, 

‘감사(2034회)’, ‘바이러스(1580회)’, ‘대한민국(1443

회)’, ‘국가’(1310회), ‘생각(1254회)’, ‘코로나백신

(1112회)’, ‘미국(1,033회)’, ‘이야기(992회)’, ‘국민

(982회)’, ‘세계(850회)’, ‘정부(817회)’, ‘마스크

(686회)’, ‘교회(603회)’, ‘확진(582회)’, ‘일본(581

회)’, ‘박사(580회)’, ‘검사(493회)’ 등의 언급이 많

았다.

의미상 분석: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의 LDA 분석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

행 동안 각 매체별 내 주요 토픽 5개를 추출한 결

과는 <Tabe 4>와 같다. 

각 분석 대상별 도출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주요 토픽 다섯 개를 순위로 정리하면 코로나19 2

차 대유행 주기 동안 정부 기관에서는 ① 코로나

19 추가 확진 관련 중앙대책본부 브리핑, ② 정부

의 코로나19 국민 안전에 대해 의료 논의, ③ 수도

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④ 보건복지부의 

봉사 및 기증 희망 기관 조사, ⑤ 지역 의료 의사 

생활 지원 등의 쟁점 순이었다, 

이에 대한 댓글에서는 ①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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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Keyword 1 Keyword 2 Keyword3 Keyword 4 Keyword 5

G
o
v
e
r
n
m
e
n
t

Contents

Topic 1 
(N ＝ 46, 16.1%)

government nation COVID19 discussion medical service

Probability 0.043 0.035 0.033 0.029 0.024

Topic 2 
(N ＝ 31, 10.8%)

disinfection facility Seoul treatment street

Probability 0.035 0.026 0.024 0.024 0.018

Topic 3 
(N ＝ 20, 7%)

medical service region support medical doctor life

Probability 0.025 0.023 0.023 0.023 0.021

Topic 4 
(N=142, 49.7%)

confirmed 
diagosis

extra relation COVID19 center

Probability 0.067 0.054 0.043 0.033 0.029

Topic 5 
(N ＝ 27, 9.4%)

donation organization hope research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bability 0.031 0.025 0.023 0.023 0.02

Replies

Topic 1 
(N ＝ 662, 14.1%)

COVID19 Korea disinfection nation
confirmed 
diagosis

Probability 0.03 0.026 0.024 0.018 0.017

Topic 2 
(N ＝ 597, 12.7%)

people nation money story kids

Probability 0.058 0.045 0.021 0.019 0.017

Topic 3 
(N ＝ 848, 18.1%)

nation COVID19 organization fairness stage

Probability 0.054 0.021 0.021 0.019 0.018

Topic 4 
(N ＝ 732, 15.6%)

medical doctor medical service public medical school hospital

Probability 0.108 0.039 0.036 0.032 0.026

Topic 5 
(N =1,859, 39.6%)

government thanks though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rdship

Probability 0.07 0.037 0.035 0.021 0.02

Table 4. TOP 5 Topic: COVID19 pandemic cyc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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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에 감사, ② 코로나19 피해 국민을 공정하게 

대응, ③ 공공의료 기관 확대, ④ 대한민국 코로나

19 확진 확대에 의한 국가적 방역, ⑤ 국민과 유아

동 보호를 위한 세금 사용 등의 담론이 순차적으로 

Topic Keyword 1 Keyword 2 Keyword3 Keyword 4 Keyword 5

P
u
b
l
I
c

Contents

Topic 1 
(N ＝ 69, 15.7%)

virus people story support law

Probability 0.062 0.021 0.019 0.013 0.013

Topic 2 
(N ＝ 85, 19.4%)

COVID19 health prevention vaccine mask

Probability 0.043 0.022 0.021 0.02 0.017

Topic 3 
(N ＝ 94, 21.4%)

COVID19 church infection disinfection official

Probability 0.113 0.022 0.022 0.021 0.017

Topic 4 
(N ＝ 77, 17.5%)

COVID19
confirmed 
diagosis

patient Seoul confirmation

Probability 0.039 0.03 0.017 0.016 0.014

Topic 5 
(N ＝ 114, 26%)

research USA utility method disinfection

Probability 0.028 0.022 0.012 0.012 0.012

Replies

Topic 1 
(N ＝ 3,814, 17.3%)

nation Korea people nation Moon Jaein

Probability 0.042 0.035 0.025 0.024 0.017

Topic 2 
(N ＝ 4,437, 20.2%)

thanks story health information doctor

Probability 0.077 0.026 0.018 0.018 0.018

Topic 3 
(N ＝ 3,846, 17.5%)

COVID19 vaccine mask
confirmed 
diagosis

test

Probability 0.064 0.027 0.02 0.017 0.015

Topic 4 
(N ＝ 3,377, 15.4%)

people thought kids media money

Probability 0.026 0.026 0.014 0.013 0.012

Topic 5 
(N ＝ 6,511, 29.6%)

China virus COVID19 people world

Probability 0.08 0.054 0.038 0.0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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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Contents Replies

Co-occurrence Keywords Co-occurrence Keywords

#1 #2 index word centrality #1 #2 index word centrality

1 center
central 

headquarter
140 COVID19 .985 citizen organization 254 citizen .889

2
central 

headquarter
brief 136 government .957 citizen

medical
doctor

172 people .822

3 center disinfection 131 citizen .943
medical
service

medical
doctor

166
medical
doctor

.812

4 disinfection brief 125 organization .942 public
medical
school

161 government .742

5 disinfection place 123 disinfection .907 nation citizen 147
medical
service

.709

6 brief place 120 region .901 citizen government 136 thought .705

7
disease 

control agency
disinfection 114 situation .896 public

medical
doctor

129 COVID19 .705

8 COVID19 brief 111 happening .887 fatality case 128 nation .685

9 disinfection room 111 increase .886 citizen policy 116 policy .662

10 brief room 111 relation .886
medical
doctor

patient 112 Korea .658

11 COVID19
central 

headquarter
110 extra .883 public

medical
service

111 public .555

12 COVID19 disinfection 109 possibility .881 citizen recommendation 111
medical
school

.538

13
central 

headquarter
disease control 

agency
108 patient .871

medical
doctor

strike 103 organization .531

14 government COVID19 107 center .857 money
medical
doctor

101 disinfection .525

15 COVID19 extra 107
medical
service

.856 government policy 100 hospital .511

16 extra disinfection 106 implementation .852
medical
service

organization 99 region .471

17
confirmed 
infection

disinfection 106 needs .85 fatality infection 97 patient .471

18 disinfection date 106 security .843
medical
doctor

treatment 88 possibility .464

19 extra
confirmed 
infection

105 ministry of health .837 duty action 88 problem .461

20 disinfection happening 104 discussion .836 citizen life 84 discussion .424

Table 5. Co-occurrences and keywords: COVID19 pandemic cyc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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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ntents Replies

Co-occurrence Keywords Co-occurrence Keywords

#1 #2 index word centrality #1 #2 index word centrality

1 COVID19 virus 71 COVID19 .983 people COVID19 503 COVID19 .994

2 COVID19 prevention 50 people .849 COVID19 virus 325 people .994

3 COVID19
confirmed 
infection

50 virus .799 people thought 325 thought .994

4 COVID19 Youtube 49 possibility .745 China COVID19 271 virus .989

5 COVID19 people 47 infection .725 world China 270 Korea .989

6 USA COVID19 46 USA .719 Korea COVID19 264 nation .984

7 COVID19 infection 44 prevention .705 China virus 259 government .974

8 COVID19 possibility 39 world .698 COVID19 thought 259 story .969

9 Korea COVID19 37 Korea .692 COVID19 vaccine 246 world .964

10 COVID19 report 36 story .662 COVID19 nation 237 citizen .959

11 COVID19 thanks 35 Youtube .648 COVID19 citizen 234 China .959

12 COVID19 health 34 needs .645 people story 225 needs .954

13 COVID19 happening 34 happening .625 doctor thanks 223 problem .949

14 COVID19 story 33 method .618 virus vaccine 219 possibility .944

15 COVID19 situation 32 situation .608 thanks story 219 vaccine .944

16 world COVID19 32 importance .605 information thanks 218 situation .939

17 COVID19 contents 31 information .598 government COVID19 214 politcs .929

18 COVID19 information 31 contents .598 COVID19
confirmed 
infection

212 thanks .924

19 COVID19 research 30
confirmed 
infection

.595 vaccine people 211 money .924

20 COVID19 mask 28 thought .595 health thanks 209 infection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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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었다, 

한편, 일반인 유튜브에서는 ① 미국 내 백신 사

용 조사 연구와 손 소독 등 방법, ② 코로나19 교회

에서 감염과 공식 방역, ③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마스크 건강, ④ 서울시 코로나19 확진 환자 확인, 

⑤ 바이러스 법률 이야기와 사람 후원 등이 존재하

였다.

이에 대한 댓글에서는 ① 중국 코로나19 바이

러스가 세계 사람에게 주는 영향, ② 전문가의 건

강 정보 감사 이야기, ③ 코로나19 확진 검사와 백

신 및 마스크, ④ 대한민국 국가와 문재인 정부, ⑤ 

언론의 국민 생각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였다.

각 분석 대상 별 동시 출현 단어와 연결 중심성

으로 도출한 최종 핵심어 20개를 순위로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동안 정

부 기관의 유튜브에서는 1차 대유행과 유사하게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확산, 격리와 관리 등 국

가 방역에 대한 브리핑 정보가 주요 핵심 사안이었

다. 다만, 정부 기관 콘텐츠에 대한 댓글에서는 정

부 기관의 고생에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여전히 

존재했지만, 정부 방역의 효율성과 공공의료진의 

처우와 시설 확충에 대한 니즈도 중요한 담론이었

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일반인 유튜브나 이에 대한 

댓글에서는 1차 대유행에 비하여 다양한 어젠다

를 보였으며,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정부의 강력

한 방역 대책과 마스크 착용 강화에 대한 촉구도 

있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2020년 11월 25일∼2021년 

1월 26일) 

주제어 분석

코로나19 3차 대유행 동안 정부 기관이 업로드한 

유튜브 콘텐츠 총 213건과 이 유튜브에 달린 댓글 

총 2876건을 분석하였다. 한편, 동일한 기간 동안 

일반 유튜버가 생성하여 업로드한 총 279건의 유

튜브 콘텐츠와 이에 달린 댓글 2만184건을 종전 

방식과 동일하게 분석하였다. 

총 213개 정부 기관 공식 유튜브 콘텐츠에서 가

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코로나19(349회)’, ‘확진

(342회)’, ‘방역(282회)’, ‘사회(267회)’, ‘환자(234

회)’, ‘의료(222회)’, ‘국민(220회)’, ‘설비(216회)’, 

‘검사(209회)’, ‘수도권(198회)’, ‘병상(198회)’, ‘관

련(182회)’, ‘추가(179회)’, ‘발생(179회)’, ‘정부

(160회)’, ‘중앙(154회)’, ‘질병관리본부(148회)’, 

‘누적(147회)’, ‘상황(145회)’ 순으로 높았다. 

이 콘텐츠에 대한 총 2876개 댓글에서 가장 많

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289회)’, ‘사랑(214회)’, 

‘정부(208회)’, ‘코로나백신(205회)’, ‘코로나19(192

회)’, ‘유아동(186회)’, ‘생각(158회)’, ‘국가(137

회)’, ‘감사(137회)’, ‘대한민국(135회)’, ‘세금(133

회)’, ‘방역(125회)’, ‘댄스(124회)’, ‘보건복지부

(103회)’, ‘응원(101회)’, ‘영재(92회)’, ‘마스크(86

회)’, ‘광고(85회)’, ‘담배(82회)’, ‘문재인(81회)’ 순 

이었다.

한편, 총 279개 일반인 유튜브 콘텐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코로나19(484회)’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바이러스(142회)’, ‘코로나백신(103

회)’, ‘확진(88회)’, ‘대한민국(79회)’, ‘영국(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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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Keyword  1 Keyword  2 Keyword  3 Keyword  4 Keyword  5

G
o
v
e
r
n
m
e
n
t

Contents

Topic 1 
(N ＝ 21, 9.9%)

patient medical service hospital medical facility situation

Probability 0.041 0.039 0.038 0.035 0.025

Topic 2 
(N ＝ 32, 15%)

society support vaccine welfare discussion

Probability 0.035 0.033 0.028 0.027 0.024

Topic 3 
(N ＝ 56, 26.3%)

kid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vention inoculation COVID19

Probability 0.042 0.041 0.034 0.029 0.028

Topic 4 
(N ＝ 45, 21.1%)

society disinfection nation stage safety

Probability 0.033 0.032 0.03 0.03 0.029

Topic 5 
(N ＝ 59, 27.7%)

confirmed 
infection

test facility relations extra

Probability 0.057 0.035 0.031 0.03 0.03

Replies

Topic 1 
(N ＝ 452, 15.7%)

nation people hardship tax
vulnerable 

group

Probability 0.06 0.048 0.044 0.039 0.03

Topic 2 
(N ＝ 359, 12.5%)

thought disinfec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rdship effort

Probability 0.042 0.04 0.034 0.027 0.027

Topic 3 
(N ＝ 393, 13.7%)

nation Korea government fighting Moon Jaein

Probability 0.055 0.04 0.04 0.035 0.03

Topic 4 
(N ＝ 282, 9.8%)

vaccine government Pfizer inoculation law

Probability 0.063 0.027 0.014 0.014 0.012

Topic 5 
(N ＝ 1,390, 48.3%)

COVID19 nation mask test
confirmed 
infection

Probability 0.05 0.027 0.024 0.023 0.021

Table 6. TOP 5 Topic: COVID19 pandemic cyc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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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62회)’, ‘사람(61회)’, ‘감염(61회)’, ‘변이(60

회)’, ‘방역(54회)’, ‘교회(52회)’, ‘발생(50회)’, ‘검

사(48회)’, ‘제보(45회)’, ‘확산(43회)’, ‘지역(42회)’, 

‘세계(42회)’, ‘확인(38회)’, ‘유튜브(38회)’ 순으로 

Topic Keyword  1 Keyword  2 Keyword  3 Keyword  4 Keyword  5

P
u
b
l
I
c

Contents

Topic 1 
(N ＝ 60, 21.5%)

COVID19 Korea mutant extension health

Probability 0.094 0.029 0.026 0.018 0.016

Topic 2 
(N ＝ 49, 17.6%)

UK mutant kids story professor

Probability 0.039 0.031 0.016 0.015 0.013

Topic 3 
(N ＝ 65, 23.3%)

COVID19 virus vaccine world infection

Probability 0.072 0.06 0.044 0.018 0.018

Topic 4 
(N ＝ 36, 12.9%)

confirmed 
infection

happening region stage relation

Probability 0.037 0.021 0.018 0.016 0.016

Topic 5 
(N ＝ 69, 24.7%)

COVID19 people church test worship

Probability 0.044 0.029 0.025 0.023 0.017

Replies

Topic 1 
(N ＝ 3,264, 16.2%)

church people mask situation problem

Probability 0.028 0.024 0.022 0.011 0.011

Topic 2 
(N ＝ 3,706, 18.4%)

Korea nations
confirmed 
infection

government citizen

Probability 0.049 0.044 0.033 0.03 0.027

Topic3 
(N ＝ 3,954, 19.6%)

COVID19 UK vaccine virus mutant

Probability 0.092 0.064 0.053 0.034 0.023

Topic 4 
(N ＝ 4,006, 19.8%)

thanks stage people COVID19 thought

Probability 0.046 0.034 0.027 0.023 0.021

Topic 5 
(N ＝ 5,254, 26%)

people story thought sound law

Probability 0.046 0.021 0.021 0.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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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이 콘텐츠에 대한 총 2만184개 댓글에서는 ‘코

로나19(2941회)’, ‘사람(2323회)’, ‘중국(1639회)’, 

‘대한민국(1466회)’, ‘코로나백신(1375회)’, ‘국가

(1150회)’, ‘마스크(1106회)’, ‘감사(1054회)’, ‘확

진(989회)’, ‘생각(986회)’, ‘미국(964회)’, ‘바이러

스(863회)’, ‘정부(793회)’, ‘단계(759회)’, ‘국민

(717회)’, ‘교회(680회)’, ‘일본(657회)’, ‘이야기

(656회)’, ‘방역(648회)’, ‘세계(599회)’ 등의 언급

이 많았다. 

의미상 분석: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의 LDA 분석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

행 동안 각 매체별 내 주요 토픽 5개를 추출한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각 분석 대상별 도출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주요 토픽 다섯 개를 순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 기관에서

는 ① 확진 관련 추가 검사 시설, ② 유아동 대상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③ 국민 안전

을 위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④ 사회 복

지 차원의 코로나 백신 지원 논의, ⑤ 의료 병원과 

환자 병상 상황 등의 쟁점이 순차적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댓글에서는 ① 코로나19 국민 검사 

확진과 마스크, ② 국민과 취약 계층 고생 및 고통

과 세금 활용, ③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응원, ④ 

보건복지부 방역 고생 수고, ⑤ 정부의 화이자 백

신 접종에 대한 법률 등의 담론 순이었다.

한편, 일반인 유튜브에서는 ① 코로나19와 교

회 예배 참석자 수칙, ②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과 세계의 백신 투여, ③ 코로나19 변이의 대한민

국 내 확산, ④ 영국 변종 이야기와 유아동 영향, 

⑤ 확진 발생 지역 관련 단계적 방역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댓글에서는 ① 확진 확산 염려 이야

기와 법률적 조치, ② 코로나19 단계 사람 생각, 

③ 영국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백신, ④ 대한

민국 국민 확진과 정부 방역 검사, ⑤ 교회 참석자 

마스크 문제 상황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였다.

각 분석 대상별 도출한 최종 핵심어 20개를 순

위로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동안 정부 기관의 유튜브에서도 지난 대유

행과 유사하게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확산, 사

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관 정보 등 국가 방역과 새

롭게 코로나 백신에 대한 브리핑 정보가 주요 핵심 

사안이었다. 정부 기관 콘텐츠에 대한 댓글에서는 

정부 기관의 고생에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와 백신

에 대한 정보 요구도 중요한 담론이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일반인 유튜브나 이에 대한 댓글에서는 

영국 등 해외 발 변종 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따른 

염려와 종교 단체의 방역을 당부하는 담론도 있었다.

방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총 세 개의 코

로나19 대유행 주기 동안 총 네 개의 분석 대상 내 

특정 단어 빈도 그리고 주요 토픽 내용에서 차이가 

존재하였음을 보여 줬다. 세부적으로 정부 기관 

콘텐츠에서는 세 주기 동안 전반적으로 유사한 내

용을 유지하였다. 가령,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감

염 확산에 대한 원인 규명, 방역 대책을 제정하여 

공표하는 등 위험 정보를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는 대응적 차원의 내용이 많았다. 가령, 1차 

대유행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현황 및 대책을 언

[P
ro

vi
de

r:
ea

rt
ic

le
] D

ow
nl

oa
d 

by
 IP

 1
25

.1
43

.1
59

.1
60

 a
t F

rid
ay

, J
ul

y 
9,

 2
02

1 
2:

10
 P

M



www.earticle.net

Journal of Public Relations, Vol.25, No.2, jun, 2021 89

Government

Contents Replies

Co-occurrence Keywords Co-occurrence Keywords

#1 #2 index word centrality #1 #2 index word centrality

1 COVID19 disinfection 81 COVID19 .973 citizen government 59 people .854

2 center disinfection 78 society .969 COVID19 citizen 52 citizen .824

3 center
central 

headquarter
76 government .966 citizen politics 50 thought .814

4 disinfection brief 75 citizen .963 kids benefit 47 government .789

5
central 

headquarter
disinfection 74 organization .963 citizen pain 43 COVID19 .678

6 disinfection place 74 situation .956 politics pain 42 need .603

7
central 

headquarter
brief 73 plan .953 vaccine citizen 39 nation .592

8 citizen society 73 disinfection .953 citizen 관심 37 Korea .567

9
disease control 

agency
disinfection 72 security .953 government COVID19 37 kids .532

10 citizen security 72 patient .949 pain care 36 vaccine .507

11 place room 72 implementation .946 COVID19 people 36 problem .487

12 brief room 71 implementation .946
vulnerable 

group
pain 36 target .477

13
disease control 

agency
brief 70 medical service .946

vulnerable 
group

care 35 disinfection .477

14
central 

headquarter
disease control 

agency
70 research .939

vulnerable 
group

citizen 34 start .457

15 society security 70 region .939 government thought 34 law .452

16 citizen health 70 possibility .936 citizen thought 33 body .437

17 citizen disinfection 69 stage .936 government disinfection 33 implementation .417

18 COVID19 citizen 69 hospital .936 citizen disinfection 33 reality .412

19 society disinfection 69 Seoul .933 happiness benefit 32 contents .412

20 disinfection facility 66 facility .933 citizen tax 31 money .407

Table 7. Co-occurrences and keywords: COVID19 pandemic cyc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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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ntents Replies

Co-occurrence Keywords Co-occurrence Keywords

#1 #2 index word centrality #1 #2 index word centrality

1 COVID19 virus 54 COVID19 .984 COVID19 people 148 people .989

2 COVID19 vaccine 32 virus .773 China COVID19 148 thought .989

3 Korea COVID19 31 people .768 Korea nation 144 COVID19 .984

4 COVID19
confirmed 
infection

31 infection .758 COVID19
confirmed 
infection

139 Korea .974

5 COVID19 people 29 Korea .723 COVID19 virus 135
confirmed 
infection

.969

6 COVID19 report 28 region .698 people thought 133 mask .959

7 COVID19 infection 27 nation .683 Korea people 129 mutant .944

8 world COVID19 26 confirmation .678 mask people 122 nation .944

9 COVID19 confirmation 26 report .673 COVID19 mask 121 vaccine .934

10 COVID19 extension 26 disinfection .673 COVID19 thought 119 story .929

11 COVID19 disinfection 25 first .673 COVID19 vaccine 118 disinfection .929

12 COVID19 mutant 24
confirmed 
infection

.673 people
confirmed 
infection

117 situation .929

13 UK virus 24 Youtube .663 world COVID19 117 kids .924

14 COVID19 situation 24 vaccine .663 citizen government 112 problem .924

15 UK mutant 24 extension .658 COVID19 disinfection 111 USA .924

16 COVID19 difference 23 happening .623 people vaccine 111 government .919

17 COVID19 place 23 UK .613 COVID19 mutant 111 citizen .904

18 COVID19 health 23 notice .608 virus vaccine 110 virus .899

19 COVID19 result 21 application .587 virus mutant 109 test .899

20 COVID19 security 21 government .577 Korea disinfection 109 infection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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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내용이, 3차 대유행 시기에는 관리 차원의 

대응적 계획을 담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정부 콘텐츠에 대한 댓글에서도 각 주기

별 상이한 담론이 존재하였지만, 담론 내 토픽은 

정부 콘텐츠와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1차 대

유행에서는 코로나19의 원인을 중국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프레임과 코로나19 방역에 수고하는 정

부와 의료진에 감사와 격려의 담론이 존재하였지

만, 2차와 3차 대유행 기간에는 정부의 미진한 코

로나19 대응과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성토 등 정

부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도 존재했다. 

일반인 콘텐츠와 이에 대한 댓글에는 마스크(1

차 대유행), 공공의료(2차 대유행), 코로나백신(3

차 대유행) 등 정부 기관의 주요 핵심어와 다른 구

체적인 관심 사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리 나타

났다.

논의 및 함의

결과 요약

정부와 일반인의 코로나19 연관 콘텐츠와 댓글 메

시지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일반인이 메시지를 

구성하고 담론을 도출하는 데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의 담론에는 확진자나 격

리자 정보, 감염 경로 등과 같은 국민 정보 제공 차

원의 메시지가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상

황(확진 환자, 격리 해제, 치료 중, 사망자 등)을 일

자별, 지역별, 국가별, 연령별 등으로 제공하는 등 

현황과 정부의 대응 상황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정부의 위험 커

뮤니케이션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컨트롤타

워로 브리핑을 정례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공조를 

통한 메시지 일관성과 통계 등을 활용한 정보 정확

성을 도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

보를 기반으로 단계 별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

도 강조하여 제시했다. 

대유행 시기별로 보면 1차 대유행 시기에는 중

국 입국자 관련 발생 현황과 코로나19 증상과 예

방책이 높은 출현 빈도와 연결을 보였으며, 대구

지역의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감염 전파 상황 

정보도 제공하였다. 2차 대유행 시기에는 8·15 

대규모 집회를 요인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중심

으로 한 집단 전파 상황을 포함하는 단어들이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냈다. 3차 대유행 시기에는 밀폐 

시설 등을 통한 전파 상황이 높은 빈도로 등장했으

며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

기 등 사회적 조치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요청하는 

메시지와 코로나 백신과 연관한 내용이 추가되는 

등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정부 기관은 국민들로 하여금 각자

가 처한 상황(예: 감염, 확진, 자가 격리 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예방책과 검사 방법들을 밝혀 혼

란을 최소화하려는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대유행 시기별 사회적 관

심사였던, 마스크, 공공의료, 특정 종교의 집회 금

지를 통한 확산 예방, 코로나 백신과 외국에서 유

입된 변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은 다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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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한편, 일반인 콘텐츠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연관 위험 정보와 결을 같이하면서도 그 

원인이 되는 특정 종교단체나 지역 등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었다. 가령 1차 대유행 시기에는 ‘대구’, 

‘신천지’, 2차 대유행에서는 ‘서울’, ‘이태원’, ‘교회’, 

‘광화문’ 등의 단어와 또한 국가 세금의 활용이나 

피해자 집단인 유아동이나 취약 계층 그리고 (지

역) 경제에 대한 차별화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

한 요구도 존재하며 다소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단

어를 포함한 담론을 형성하는 형태를 보였다. 

정부와 일반인 두 주체 간 코로나19 위험 커뮤

니케이션 메시지를 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몇 

가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메시지는 코

로나19 전파 상황 등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전달했

고, 어떠한 증상이나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상황

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 현황을 알리는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2차 대유행 토픽 2)’, ‘생활 속 거

리두기(3차 대유행 토픽 4)’ 등 사회적 차원, 즉 넓

은 범주의 행동 지침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이

는 코로나 상황이 유동적이며 대유행 시기에 긴박

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사실적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위험 정보 소통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일반인 콘텐츠나 댓글에는 

코로나19 현황을 전함에 있어 그 원인이나 문제점

(예, 마스크: 2차 대유행 중 일반인 콘텐츠 내 ‘토

픽 2’, 2차 대유행 중 일반인 댓글 내 ‘토픽 5’), 단

체(예, 종교단체: 2차 대유행 중 일반인 콘텐츠 내 

‘토픽 2’, 3차 대유행 중 일반인 콘텐츠 내 ‘토픽 5’, 

3차 대유행 중 일반인 댓글 내 ‘토픽 1’), 백신 접종 

이슈(3차 대유행 중 일반인 콘텐츠 내 ‘토픽 2’, 3

차 대유행 중 일반인 댓글 내 ‘토픽 3’)와 해외 유입 

변이 출현과 정부의 대책 촉구(3차 대유행 중 일반

인 콘텐츠 내 ‘토픽 2’, 3차 대유행 중 일반인 댓글 

내 ‘토픽 3’) 등에 대해 주목했고, 경제적 피해(3차 

대유행 중 정부 콘텐츠 댓글 내 ‘토픽 1’, 3차 대유

행 중 일반인 댓글 내 ‘토픽 4’) 등에도 주목한 것으

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대유행이 진행될수록 댓글의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야 하는 시민의식에 피로감이 높아져 나타난 현상

이라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염

병의 실체와 효과적 대처 방식에 익숙해져 가는 양

상을 보이고 있었다. 즉,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19의 진행에 따라 국민들이 관련된 지식수준의 평

준화와 반복되는 일상의 통제에 익숙해진 데 기인

하여 콘텐츠 노출과 주목도 정도가 감소하며 댓글 

생성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유행이 지속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댓

글상 정부 방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높아지는 

이유로 댓글과 연관한 한국적 문화와 특수성도 감

안할 필요가 있다. 장한익(Jang, 2007)은 사이버 

공간에서 댓글 문화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 있어 사회적 의사소통 내의 권위의 해

체,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한 네트워크화한 개

인주의의 팽창, 모더니즘적 사고를 부정하는 포스

트모던 문화의 확산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

적하였다. 

특히 댓글은 예전의 게시판 문화에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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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내용을 더욱 빠르고 쉽게 전파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댓글은 사회적 이슈에 대

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 쉽게 감정을 

투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댓글

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주로 긍정적인 내용보

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쉽다는 근거가 된

다. 실제로 본 연구의 댓글 담론에는 생성된 정부 

유튜브 콘텐츠에 동조하는 내용보다 반대를 표출

하려는 내용과 경향이 더 많았다.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

이션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연관 지어 그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호천(Kwon, 

2016)의 연구에서는 언론이 감염병 보도에 있어 

주로 유입 발원지, 관리 기관, 확진자나 격리자 정

보 등과 같은 국민 정보 제공 차원의 단어들이 높

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요인으로 언론이 정부의 보도 자료를 바탕으

로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러

한 선행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일부 유사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

는 매일 실시한 브리핑을 실시하였는데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정보 등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위험 정보 제공 차원의 단어들이 높은 빈도를 보였

다. 이는 1차 대유행의 ‘확진자 발생 및 자가 격리 

현황’, ‘다중 시설을 통한 감염 현황’, 2차 대유행의 

‘수도권 중심의 지역 전파 발생’ 등의 담론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부의 코로나19 위험 커뮤니

케이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속성 차

원에서 살펴보면, 정부는 매일 최소 2회 이상의 공

식 브리핑을 통하여 감염자 발생 상황 전달 등 정

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였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생 현황과 대응 및 방역 관리 상황을 발표하며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여 왔다. 특히 일일 국내 확

진 수, 해외 유입 확진자 수, 집단 발생, 감염 경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의 통계 수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메시지의 신뢰성을 높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관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살펴보

면,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누

가 어떠한 경로로 감염되었는지, 어디에서 치료받

고 있는지 밝히고 있다. 또 이렇게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장소에 방문한 사람들은 검사나 자

가 격리를 요청받고 있다. 메르스 위험에서 정보

의 폐쇄성으로 인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점

을 고려하면,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일정 부분 

감염 확산을 막고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인 유튜

브 콘텐츠에서도 정부의 발표 내용을 공유한 부분

도 존재하였다. 종합적으로, 코로나19 위험 커뮤

니케이션 과정에서 정부는 투명성, 신속성, 일관

성 원칙을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와 직접적인 행동 

지침을 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메르

스 상황에서의 위험 소통보다 진일보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효율적인 위험 커

뮤니케이션은 국민이 올바른 위험 정보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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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은 물론, 공감대를 통해 협조적인 사회

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개인방역에서 국민의 협조

를 얻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메르스 

위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서도 소셜 미

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의 확산이 매

우 영향력 있게 이뤄졌다. 이를 고려했을 때, 위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생성에 있어 보다 심층적인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병변을 보임에 따라 해당 사실을 신속하

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보도도 중요하지만, 그만

큼 해당 감염병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와 상황 분석

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감염병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위험 소통이 중

요하다. 

둘째, 구체성 차원에서 정부의 행동 지침을 살

펴보면 코로나19 유입 초기부터 코로나19 증상과 

예방 수칙을 알리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행동 지침이 충실히 공유됐다고 보인다. 초기에는 

서너 가지의 비교적 단순한 수칙을 제공했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와 사례가 누적됨에 따라 

‘5대 기본 수칙’과 ‘4대 보조 수칙’ 등이 꾸준히 제

시되었지만, 세부적인 개인 방역과 관련된 사항들

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가령, 기침 예절이나 마

스크 착용 지침에서 마스크의 재사용과 면 마스크

의 사용 등 종류 및 성능 등에 대한 초기 혼란을 방

지하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단계성 측면에서 보자면, 감염병의 위험 

및 위기 경보 단계별로 다른 행동 수칙 등의 전개

가 필수불가결할 것이다. 예를 들면 초기의 지역

이나 집단 봉쇄 차단 정책에서의 행동 수칙의 내용

과 완화 단계에서의 행동 수칙의 내용은 단계적으

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1차부터 현 3차 대유행 

단계를 거치며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다소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대책이

나 방침에 대해 주의와 집중도가 저하되는 시점에 

동일한 메시지의 반복보다는 대유행 단계별 차별

화된 콘텐츠 제공으로 국민의 인지와 인식을 재전

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국내 위험위기 대응 단

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되기에, 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와 정보의 수위 조절이 필요하

다. 특히, 본 연구가 관심을 가졌던 유튜브를 통한 

위험 소통에서는 영상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소셜 미디어와 차별화 요소가 있기에, 정보와 더

불어 감성적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

연관하여, 타깃의 세분화와 맞춤형 정보 제공 

측면은 다소 보강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일반 국민

들에게는 여행 제한, 자가 모니터링 정책, 격리 정

책, 감염율의 추이에 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시기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의료

진들에게는 환자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조사되고 

치료받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 분석 결과가 제공되

어야 하며, 환자와 환자의 가족 또한 의료진처럼 

추후 방역 지침 등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하여 제공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시도하였던 댓글 분석

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험 발생과 정부 대응에 대해 

다양한 공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찰하며, 정부 

대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모니터링하면

서 잘못된 정보 또는 거짓 정보 등에 대한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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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활용

한 새로운 소통 방식은 자칫 인포데믹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 전달

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속적인 투

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얻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이어지는 긍정

적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

연구 한계 및 후속 연구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연관한 정부 기관과 일반인 유튜브 콘

텐츠와 각 댓글 속 담론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

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색적 연구에 국한된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현대인의 

미디어 사용과 정보 추구 및 소비 행태를 반영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상 유튜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러한 소셜 미디어 정

보 소비에 대한 개인적 성향이나 나이, 성별, 사회

적 약자층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위험 정보 접근 

환경 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담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점이 있다. 또한, 일

반인이 업로드한 콘텐츠에서는 가짜 정보, 과장되

거나 편향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연구에서는 감안하여 보다 정교한 담론 

분석이 요구된다. 나아가, 향후 수용자의 특성에 

따른 후속 연구를 병행하여, 가령 코로나19와 연

관된 생활환경의 차이 등과 같은 수용자 개인의 특

성을 고려하였을 때 담론의 내용과 변화 추이가 다

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코로나19 이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담론 형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에,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세 번의 대유행 주

기에 치중하였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식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을 분석하지 못

했다.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종식에

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기에, 본 연구

의 분석 기간이 코로나19 전반의 메시지를 파악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추후 현재 설정한 기간보다 

더 확장하여 설정한다면 더욱 신뢰도 높은 위험 커

뮤니케이션 담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유튜브 콘텐츠와 

이에 대한 댓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전체적인 메시지나 전반의 메시지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

부 기관이라고 했지만 본 연구의 분석 이외의 정부

중앙 행정 부처 그리고 일반인 유튜브 정보원, 즉 

소위 말하는 SNS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한 담론 

분석을 세부적으로 추가 수행한다면, 코로나19와 

관련한 담론의 헤게모니를 누가 주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여론 주도층은 누구인지, 어떤 차원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넷째,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위험 상황에서 전

통적인 언론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

가 사건의 위험성을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따라 개

인이 해당 사건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방향이 달라

지기 때문이다(Hyun, 2020; Lee, 2019). 더욱이 

감염병은 일반 보도와는 달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따라서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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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보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방대한 유튜브 분석을 연유

로 언론의 기사 분석과 이에 따른 댓글 분석을 병

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언론 기사와 이에 대

한 댓글 분석을 포함한 후속적인 연구도 지속될 필

요가 있다.

다섯째, 댓글의 특성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자

신의 생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댓글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한다(Lee, 2019). 따라서 댓

글의 내용은 댓글을 읽는 사람의 의견 및 태도 형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Lee & Jang, 2009).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으로

는 하나의 댓글 혹은 댓글 뭉치가 다른 댓글에 영

향을 주었는지 검증이 불가했으며, 이는 담론 분

석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댓글을 통해 일반인의 댓글 

내 담론을 조사하였으나, 댓글은 유튜브 콘텐츠를 

접한 모든 수용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다. 유

튜브 내용을 보고 댓글을 다는 경우, 내용만 보고 

댓글을 달지 않는 경우, 내용은 보지 않고 댓글만 

다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며, 이러

한 차이를 모두 반영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

는 콘텐츠를 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

와 같은 추가 연구나 소셜 미디어 중 트위터의 경

우 트위팅을 시작한 원 작성자와 그의 내용을 리트

위팅한 사용자들 간의 공유 확산 네트워크를 분석

하는 등 통합적인 결과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댓글 작성 시간에 대해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존재하였다. 유튜브 콘텐츠 업로

드 시간을 기준으로 명확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댓글은 유튜브 노출 알고리즘에 의하여 콘텐츠에 

접할 수 있는 한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댓글 담론 분석의 정확도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었

다. 비록 코로나19에 대해 다루는 유튜브 콘텐츠 

양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으며 대중들이 굳이 

예전 콘텐츠를 찾아보지 않는다는 전제를 본 연구

는 가졌으며, 실질적으로 콘텐츠 업로드 시간과 

차이가 나는 댓글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점을 감안하여 후속 연구의 댓글 분석에서는 

좀 더 정교한 댓글 데이터 크롤링이 필요하다.

결론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증 위험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며, 잠

재적 위험 및 위기 요소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관

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원칙을 중심에 놓고 국

민과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위험에 대한 정부 대책은 코로나19 확진

자 추이와 방역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에 정부 정책과 위험 커뮤니

케이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하지

만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코로나19에 대한 단

순한 정보 제공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이 위험 

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그리고 보상과 

지원 등의 차원과 대유행별 관심 이슈였던 마스크, 

백신 등 코로나19 위험 정보를 수용자 중심으로 

전달하고 더욱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는 시도도 위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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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해 볼 일이다. 코로나19는 위험 정책 집행 

단계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위험의 내용과 

속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다양한 공중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협력적 노력을 통하여 함께 극복해야 하

는 사회의 공공 문제이다. 즉, 기존에 설정된 위험 

대응 목표 및 수단의 단순한 집행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고, 변동되는 위험 상황에 맞춘 정부의 적정

한 대응·관리 노력 및 역량과 더불어 의료기관, 

의료인, 민간 기업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위험

에 대한 소통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위험 정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위험 커

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함의를 제공하였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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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y differences of the youtube contents upload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ublics, and their replies related to the COVID-19 risk, and 
the periodical changes of the overall discourse trends along with the three Korean COVID-19 
pandemic periods.

Methods
For the end, this study used several big data analysis methods such as a term frequency analysis, 
a topic modeling with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and a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after collecting the whole data.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all of the risk communication channels used different 
terms in different ways in order to provide appropriate agenda, discourses and frames regaring 
the COVID-19 risk over time.

Conclusions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governmental risk communication 
management in terms of risk information adequency, transparency, openness, relationship- 
building and two-way interactivies were discussed.

K E Y W O R D S  COVID-19, risk communication, social media dependency theory, big data, 
text mining, topic model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LAD),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A2A01042637).

** wjchun1@hotmail.com

Journal of Public Relations, Vol.25, No.2, Jun, 2021, pp.59∼101.
pISSN: 1229ᐨ2869ᐨ79 / eISSN: 2671ᐨ8227
DOI: 10.15814/jpr.2021.25.2.59

[P
ro

vi
de

r:
ea

rt
ic

le
] D

ow
nl

oa
d 

by
 IP

 1
25

.1
43

.1
59

.1
60

 a
t F

rid
ay

, J
ul

y 
9,

 2
02

1 
2:

10
 P

M


	요약
	문제 제기
	선행 연구
	국내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대응
	위험 커뮤니케이션
	소셜 미디어 의존 이론
	댓글 분석의 가치

	연구 방법
	데이터 수집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
	코로나19 1차 대유행(2020년 1월 29일∼2020년3월 29일)
	코로나19 2차 대유행(2020년 7월 27일∼2020년 9월 27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2020년 11월 25일∼2021년 1월 26일)

	논의 및 함의
	결과 요약
	함의
	연구 한계 및 후속 연구

	References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