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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활용한뉴노멀(New normal)시대의관광행태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ourism Behavior in the New normal Era 
Using Big Data

유경미*, 강종천**, 최연희***

Kyoung-mi Yoo*, Jong-cheon Kang**, Youn-hee Choi*** 

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 19 발생 후 여행 제재가 완화된 현재의 관광행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TEXTOM을 활용하였다. 네이버, 구글, 다음이 제공하는 블로그, 카페, 뉴스 등을 대상으로 ‘국내여행’,

‘해외여행’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4월~12월로 수집 기간을 정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은 각각 1년으로 하여 2022년과 비교 분석

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하여 각각 총 80개의 핵심어를 추출하고 NetDraw를 사용하여 중심성분석을 하였다. 마지

막으로 CONCOR분석을 통하여 상관관계가 있는 핵심어들을 4개로 군집화하였다. 연구결과, 2022년도의 관광행태는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의 관광 회복, 각자가 선호하는 테마를 중심으로 여행의 세분화, 나라별 코로나 완화정책을 우

선적으로 검색해 본 후 관광지를 선택하는 관광행태를 보인다.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도래하는 관광생태계에 대한

관광마케팅 전략과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빅데이터, 뉴노멀, 관광행태, 시멘틱네트워크, 코로나19

Abstract This study utilized TEXTOM, a social network analysis program to analyze changes in current tourism 
behavior after travel restrictions were ease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Data on the keywords ‘domestic 
travel’ and ‘overseas travel’ were collected from blogs, cafes, and news provided by Naver, Google, and Daum. 
The collection period was set from April to December 2022 when social distancing was lifted, and 2019 and 
2020 were each set as one year and compared and analyzed with 2022. A total of 80 key words were 
extracted through text mining and centrality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NetDraw. Finally, through the 
CONCOR, the correlated keywords were clustered into 4. As a result of the study, tourism behavior in 2022 
shows tourism recovery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segmentation of travel based on each person's 
preferred theme, prioritization of each country's corona mitigation policy, and then selecting a tourist destination. 
It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marketing strategies and tourism products 
for the newly emerging tourism ecosystem after COVID-19.

Key words :  Big data, new normal, tourism behavior, semantic network,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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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세계보건기구(WHO)는 같은 해 3월 코로나19에 대

하여 팬데믹을 선포하였다. 각국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국가 간 여행 제한 조치의 시행으로 2020년 기준 세계

국제 관광객 수는 3억 9,900만 명으로 전 년 대비

72.8% 하락, 국제관광 수입은 5,350억 달러로 63.7%가

하락하였다[1].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특히 관광

산업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 지속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접촉과 여행금지 등의 이동제한 조치로 국내여행 참여

심리가 위축되었다. 2020년 국민여행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여행 횟수(-34.7%), 국민여행 일수(-40.6%),

여행 지출액(-45.4%) 등 주요 국내 여행 총량은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2]. 이후 백신 접종이 이루

어지고 각 국가 들은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면

서 우리나라도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

제되었다. 2020년 팬데믹 선언 이후 약 2년 만이다. 국

내·외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관광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 되고 있다. 2022

년 방한 외래객은 265만 9천 명으로 2021년 동기 대비

203.2%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해외 출국객은 516만 명

으로 2021년 대비 376.5% 증가하였다. 방역수칙이 완화

되면서 2022년 5월 이후 국내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수

는 2021년 대비 평균 방문객 수 증가율은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감소율은 10~20%대로

축소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3]. 뉴

노멀 시대의 관광산업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지속

적 확산으로 관광객의 안전과 방역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고, 실감형 콘텐츠의 관광활용 증가, 관광의 개별화와

양극화가 심화 되는 등 관광행태가 변화되고 있다[4].

혼잡한 시설에 대한 기피 현상, 자연 친화적 관광, 힐

링·휴양 중심의 여행지 활동 증가 등은 대표적인 변화

된 관광 트렌드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사회, 경제, 문화, 기

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포

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행태 변화에 대하여 체계적으

로 분석한 연구 자료는 부족한 현실이다. 향후 5년간은

시기적으로 코로나19 회복 과정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뉴노멀

시대 개념에 걸맞은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이에 아웃바운드 동향, 관광산업 생태계의

회복, 국내여행 소비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

광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고 필요한

과제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관광객 심리와 소비 패

턴을 반영한 관광행태 분석은 관광시장뿐만 아니라 정

부 및 지역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정책관계자들에게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5]. 한정된 관광예산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고 관광객들이 원하는 맞춤형 관광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광행태 분석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소셜미디어 상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텍스톰

을 활용하여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도와 코로나 시

대의 어려움을 겪고 난 2022년도의 관광행태를 비교 분

석하였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요인을 알아보고 위협요인에 대응할 역량은 강화

하여 국내관광 시장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뉴노멀 2.0(New Nomal 2.0)

2020년 3월 WHO가 팬데믹 선언 이후 코로나19 바

이러스 장기화의 영향은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현

재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뉴노멀이란 과거로부

터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

게 나타난 세계 경제 질서를 통칭하는 의미로, IT버블

이 붕괴한 2003년 이후 미국의 벤처 투자가인 로저 맥

나미(Roger Mcnamee)가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2008

년 핌코(PIMCO)의 최고 경영자 무하메드 에리언

(M.E.Erian)이 그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금
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돌입했

다고 언급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6]. 뉴노멀은 코로

나19 발생 이후 확 바뀐 일상에서 추구하는 현상이 새

로운 기준 및 표준으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7].

즉,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였던 현상과 표준이

점차 흔한 표준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8].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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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시대에 새로운 ‘정상’의 상태를 도모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전의 사회와 어떻게 다를 것이며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인지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

다. 코로나19로 인해 후퇴했던 각 분야에서 정상회복을

넘어 새로운 구조적 전환으로의 진보를 모색해야 할 것

이다[9].

2. 관광행태

관광행태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1960년대 행태 지리

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광목적지에 대한 인

지, 지각, 선호, 심상지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행태

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오면서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10]. ‘관광행태’란 이동, 체재, 레크리에

이션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관광행동과 계획에서부터

회상에 이르는 단계별 관광객 행동이 다른 변수에 의해

서 결정되는 그 결과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

광객의 각종 단일행동을 관광행동 또는 관광객 행동으

로 본다면 이들의 집합적인 유형은 관광행태인 것이다

[11]. 관광행태 또는 여행패턴은 여행목적, 교통방식, 여

행거리, 여행일수 등으로 정의되며 관광이라는 하나의

무형적이고 가시적인 속성을 지닌 상품을 관광객이 구

매, 평가, 획득. 사용, 처분하는 데 따르는 의사결정과정

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육체적인 행동과정이며 이는 인

구 통계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나 관광지

특성요인 등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난

다[12].

3. 소셜 빅데이터 선행연구

한국관광공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동통신 빅데이

터 및 핫스팟 분석을 통한 관광객의 이동행태 및 특성

을 분석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 이동분석을

관광 변화 탐색을 통해 생활관광 중심으로 관광트렌드

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규모가 크고 짧은 생성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정형 데이

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수집할 수 있으므

로 가치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과 사

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였

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에서 고

품질의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며, 텍스트 자료의 구조

화를 통해 패턴 도출 및 결과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기

술이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행위의 주체가 의미하는 개

체(Node) 및 링크(Link)를 활용해 이를 구성하는 개체

들의 특징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또

한, 의미연결망의 지표는 중심성 분석을 사용한다. 중심

성분석은 노드 간 상호관계 규명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노드 및 연결 중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절대

적 혹은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TEXTOM 6.0)[14]. CONCOR 분석은 노드 간의 관계

패턴을 도출하여 군집화하는 방법으로 단어 간 상관계

수를 통해 분석 키워드의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5]. 최근 관광·레저분야에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오익근·이태숙·전채남[16]은 관광객들의

관광인식을 SNS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 주요 관광

국가 및 도시, 국내 주요 관광도시 등으로 웹가시성을

연구하였으며, 가족여행, 자유여행, 해외여행, 신혼여행

등의 관광행태, 숙박관광, 여행일정 및 2014년의 사회

환경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류시영·유선욱[17]은 빅데이

터를 분석하여 강원도 여행지에 대한 이슈와 인식, 여

론, 관심사를 살펴본 결과, 국내 관광객들은 강원도를

여름휴가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생각하고 1박 2일 여행

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별 구체적

인 이슈와 연관어를 살펴보고 이에 실천적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장윤정·정수아[18]는 글로벌 관광플랫폼 트립

어드바이저의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인 관광객의 행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만족도는

미주가 가장 높았고,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

아 순이었다.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지는 경복궁이었으

며 관광지 중 만족도가 큰 곳은 고궁이지만 전통시장과

쇼핑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흥규

[19]는 식품관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 코로나19와 음식 관광의 주요 키워드 분석결과 코

로나19 이전의 음식관광은 서울, 전주, 제주도 외 6곳

등의 음식 소비행태의 특성, 코로나19 이후는 제주와

경북에서만 나타났다. 또한, 음식관광은 전후에 발생한

단어(음식점, 여행, 외식, 추천)를 조합하여 '추천 음식

점을 찾기 위한 외식여행'으로 정의하였다. 양재동·김

근현[20]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COVID-19가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

관광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

여 총 관광 지출액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2020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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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과 비교 분석하여 COVID-19가 미치는 파급효과

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관광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객

관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배소현·이수안[21]은 빅데이터

를 활용해 웰니스 관광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감성을

알아보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을 하였다. 코로나19 이

후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웰니스 여행에 대한 텍스트 마

이닝을 통해 숨겨진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국내여행 활

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혜진·강

영옥[22]은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관광지 및

관광지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플리커 공개 API로 수집

된 부산에 게시된 사진 데이터에 태깅된 덱스트 데이터

를 기반으로 CBSCAN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

관광지를 도출하고 핫스팟 분석을 통해 문화권별 관광

객의 선호관광지를 살펴봤으며 텍스트 자료를 활용하

여 관광지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한장헌·서헌[23]은 소

셜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여수 관광객의 인식과 여수 관

광을 분석하고자 관광객들이 인식하는 '투어', '뉴스', '

참여' 등 다양한 키워드를 추출했다. 그리고 CONCOR

분석을 통해 여수 관광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식을 다각

도로 확인하였으며 여수 관광 개발과 활성화 전략의 시

사점도 제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

석을 통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된 2022년에 대한 관광행태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2022년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의 관광행태에

대한핵심키워드및이슈등을확인하고이들키워드가

갖는 연결망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연구과제1 : 2022년과 2019년 그리고 2020년 각각 1년

동안텍스트마이닝을통해분석된관광행태에대한핵심

키워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과제2 : 2022년과 2019년 각각 1년동안의관광행

태에 관련한 키워드 간 시멘틱 네트워크를 비교 분석하

고자 한다.

연구과제3 : 2022년과 2019년각각 1년동안의핵심키

워드의의미연결망을통해도출된관광행태변화를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제재가 완화된 현시점의 관광

행태를분석하기위해사회적거리두기가해제된시점인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수집 기간을 설정하였

다. 정확한자료수집을위해 2022년 4월~6월/7월~9월/10

월~12월로 각각 3개월 단위로 설정하였다. 코로나19 발

생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은 각각 1년 (1/1일 ~ 12/31일)을 각각 3개월단위

로 나눠서 데이터수집 기간을 설정하였다. 빅데이터 솔

루션 서비스인 텍스톰 5.0을 사용하여 네이버에서 제공

한 블로그, 카페, 뉴스, 웹문서, 학술정보 전체와 다음에

서 제공한 블로그, 뉴스, 카페, 웹문서 및 구글에서 제공

한뉴스, 웹문서, 페이스북그리고유튜브, 트위터를대상

으로각각핵심어 ‘해외여행’과 ‘국내여행’으로비정형텍

스트를 수집하였다. 텍스톰이란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한 웹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며 매트릭스

데이터 생성까지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24].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첫째, 텍스톰을 이용하여 수집

된 비정형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의 빈도수를 통해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광행태 관련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다. 또한, KrKwic을 실행하여 정제된 키워드를

대상으로 관련 없는 ‘년’, ‘위’, ‘원’, ‘월’, ‘것’, ‘인’ 등의 단

어들을삭제하여핵심키워드 80개를추출하였고키워드

간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위해 KrTitle를 사용하였다.

둘째, UCINET 분석은 텍스톰에서 분석한 자료를 적용

하여 다양한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TEXTOM 5.0). UCINET 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위

80개의핵심키워드로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매개중심

성을분석, UCINET 6의 NetDraw를 이용하여빈도수와

의관계정도의연관성을노드크기와선의굵기로시각

화하였다. 셋째, CONCOR 분석은키워드간의상관관계

를이용한구조적등위성을측정하는대표적인연구방법

이다. 구조적 등위성이란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키워드

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 경

우를말한다(Textom 6.0)[14]. 즉, CONCOR 분석을통해

유사점을 가진 키워드들의 군집을 도출하여 이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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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시각화하였다.

IV. 실증분석

1. 키워드 빈도 및 TF-IDF 분석

표 1. 2019년 2020년 2022년 상위 10위 키워드
Table 1. Top 10 keywords in 2019 2020 2022

표 2. 연도별 관광행태 분석
Table 2. Analysis of Tourism Behavior by Year

1) 2020년과 2022년 비교분석

표 1은 2022년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코로나19의 영향이가장심각했던 2020년의관

광행태에관한총키워드수와각각의상위 10위 키워드

이다. 표 2를 중심으로 2020년에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

한 모든 키워드가 국내 관광지로 도출되었는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자가격리

등의사회적제재로인해해외여행의욕구를국내여행으

로 해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도 국내여행지는 제

주도, 서울, 부산만이도출되었으며나머지는해외여행으

로몰렸는데이것은코로나로억눌렸던여행욕구의분출

뿐만아니라세계여러나라들의 PCR 검사해제, 무자가

격리 입국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여행 수요가 급증하

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행동반 형태를 보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과 위생, 감염에 대

한불안감등으로혼자또는가족단위로여행욕구를충

족한 것으로 보이나, 2022년에는 가족단위, 친구, 혼자,

개인에서자유여행, 패키지의단체여행까지코로나이전

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의 여행목

적으로는장기적인코로나19로 인한일상생활제재에따

른 스트레스 및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싶은여행형태로차박이나캠핑을선호한것으

로 볼 수 있는 반면, 2022년도는 SIT(Special Interest

Tour)처럼 개인의 가치관이나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 카

테고리로서 과거의 여행행태를 찾아가는 듯 보인다.

2020년도의관광정보관련키워드를보면코로나시기의

위중함즉, 사회적거리두기, 자가격리등사회적제재를

극복해나가는 사람들의 생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및비행기탑승에대한욕구를국내인제

주도 여행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은 저가항공

인제주항공을많이이용하였고국내여행을할때주로

구분 연도
총키워

드 수
상위 10위 키워드

빈도
분석

2019
년

67,189
개

해외여행, 국내여행, 여행, 추천,
관광객, 일본, 신용카드, 준비, 호텔,
계획

2020
년

42,926
개

여행, 트렌드, 국내여행, 추천,
여행지, 코로나, 가족, 해외여행,
제주도, 언택트

2022
년

67,189
개

해외여행, 국내여행, 여행, 대한민국,
예약, 입국, 코로나, 관광객, 추천,
요즘

연도 구분 키워드

2019
년

관광지
관련

일본, (제주도), 동남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태국, 대만, (여수), (서울), (부산),
유럽, 세부, 미국, 다낭, (강원도), 치앙마이

여행동
반형태

자유여행, 패키지, 아이, 가족, 배낭여행,
친구, 가족여행, 신혼여행

여행
목적별

크루즈, 면세점, 단풍놀이, 쇼핑, 방문,
꽃구경, 가볼만한곳, 온천, 맛집, 골프

숙박
형태

호텔, 에어비앤비, 숙소, 리조트

관광
정보
관련

추천, 신용카드, 준비, 계획, 할인, 예약,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네이버, 항공권,
마일리지. 하나투어, 정보, 로밍, 일정, 비용,
여권, 기간, 환전, 야놀자, 데이터, 저가항공,
꿀팁, 검색, 가이드, 관광객보험,
한국관광공사

2020
년

관광지
관련

제주도, 서울근교, 강원도, 경주, 부산, 경북,
(일본), 여수, 제천시, 거제도, (중국), 안동,
단양

여행동
반형태

가족, 혼자, 부부

여행
목적별

힐링, 자연, 호화, 바다, 명소, 맛집, 계곡,
체험, 소비

숙박
형태

호텔, 차박, 캠핑, 글램핑, 에어비앤비

관광
정보
관련

추천, 안전, 사진, 위생, 계획, 검색, 비행기,
준비, 한국관광공사, 제주항공, 데이터,
테마, 여기어때, 온라인, 공유,
스카이스캐너, 플랫폼, 예약

2022
년

관광지
관련

일본, (제주도), 방콕, 오사카, 태국, 미국,
(서울), 필리핀, 중국, 베트남, 유럽, (부산),

동남아, 하와이
여행동
반형태

신혼여행, 자유여행, 가족, 혼자, 친구,
패키지

여행
목적별

체험, 휴가, 등산, 맛집, 면세점, 쇼핑, 골프

숙박
형태

호텔, 숙박, 리조트, 숙소

관광
정보
관련

예약, 입국, 코로나, 추천, 준비, 검사, 계획,
야놀자, 해외여행입국자, 항공권, 할인,
관광객보험, 한국관광공사, 기간, 비용,
출국, 구석구석, 데이터, 달러, 비교, 정보,
여기어때, 플랫폼, 공항, 로밍, 환전, 여권,
발급, 국제선, 데이터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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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고예약한플랫폼으로는 ‘여기어때’와 ‘스카이스캐

너’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022년도는 예약, 입국, 코

로나, 준비, 검사, 계획, 해외여행입국자, 비교, 정보, 출국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항공권, 관광객보험, 숙소, 비용, 데이터, 로밍, 환

전, 여권 등의 구체적 여행준비에 관련한 키워드보다 선

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행계획을 세우기 전보

다우선적으로검색되고있는것은내가가고자하는관

광지의 코로나 정책 완화 여부즉, PCR 검사, 백신 접종

여부, 자가격리의여부, 마스크착용여부등인것으로해

석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해인 2020년도에 코로나

와 직접적 관련한 키워드로 ‘언택트’, ‘비대면’, ‘위생’, ‘포

스트’를 제외하고 새로운 키워드로는 ‘서울근교’, ‘호화’,

‘바다’, ‘집’, ‘나가봄’, ‘랜선여행’, ‘계곡’, ‘글램핑’이 도출되

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여행의 대상지가 국내

로 제한되면서 럭셔리 여행과 가성비와 가심비로 여행

욕구를 해소하려는 여행 소비의 양극화 행태로 해석할

수있다. 끝으로, 2020년과비교해 2022년에새롭게나타

난키워드로는검사, 면제, 자가격리, 접종, 해제, 급증, 발

급, 회복, 무자가격리등이있는데이것은코로나19로 인

한 팬데믹 시대에 감염병이라는 낯선 공포와 불안을 안

고질병의확산을막기위해사회적제재를감내하며고

단했던 국민의 삶이 반영한 키워드라고 해석된다.

2) 2019년도와 2022년도 비교분석

표 2에서보듯이 2019년의관광지관련키워드는대체

로해외나국내로다양하게골고루분포되었으며관광객

들이 선호하는 나라 및 지역의 핫플레이스를 잘 나타내

고 있다.

2022년도의국내여행지로는제주도, 서울, 부산으로 3

곳만이도출되었으며나머지는모두해외여행지인것으

로보아그동안 여행에대한욕구를해외여행을통해위

로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여행자들의 수요가 급증한 것

으로 판단된다. 2019년도의 여행동반 형태를 보면 대체

로누군가와동반하는단체여행을선호하였고, 2022년에

는가족, 친구, 혼자, 개인에서 자유여행, 패키지등 단체

여행까지다시코로나이전에대표적인여행행태즉, ‘함

께하는 여행’으로 거의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소그룹 여행과 혼자 하는 여행이 정착되면서 각

자가 선호하는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여행이 더욱 세분

화되고 있음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행목적별로는 봄·가을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단풍놀이, 꽃구경 여행이 2022년도에는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코로나 규제가 많이 완화는 되었으나 아직

은 종식 전으로 시기상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관광정보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 2019년과 2022년에

서 특징적인 것은 관광정보를 검색하고 여행을 계획할

때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한 포털사이트나 카페를 이용

하고 여행사를 통해 구매를 결정한 반면, 2022년은 여행

관련플랫폼인야놀자나여기어때를통해검색, 예약, 공

유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발생 연도인 2020년과 2022

년에 새롭게 등장한 ‘일상’이라는 키워드는 코로나19 발

생 및장기화로여행에대한기회가제한되면서거주지

역에인접한공간을새로운관광공간으로인식하고새로

운가치를발견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특징적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는 2019년에는 12위였으나 2022

년에는 4위로 그 위상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K콘텐츠 및

K방역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이러한대한민국의인지도상승은한국문화의경쟁

력선점및관광산업의인프라구축등세계적인경쟁력

을 확보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TF-IDF 분석은 TF(단어빈도)와 IDF(문서빈도의 역

수)를곱한값으로특정순위에서단어가얼마나중요한

가를나타내는지표를말한다. 즉, 특정범위내에서모든

단어의빈도수와단어가포함된문서들의빈도수를구한

후역수를취해곱하여문서의중요도를찾는방법을말

한다. 표 3, 4, 5에서 2020년도와 2022년도및 2019년도와

2022년 각각의 TF-IDF분석결과, TF-IDF의순위가키

워드 빈도 순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빈도분석 결과의

핵심키워드가 가중치 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고 있다[25].

2.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은 네트워크상에서 한 액터가 다른

액터들과 얼마나 많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연결이 많을수록 연결중심성은 높아진다[15].

표 6의 중심성분석결과 연결중심성에서 2019년은 해

외여행, 국내여행, 여행, 추천, 준비, 신용카드, 호텔, 관광

객, 일본, 할인순으로나타났다. 이는국내여행뿐만아니

라 해외여행을 주로 하였으며 특히 일본을 많이 찾았던

것으로보인다. 2022년은해외여행, 국내여행, 여행,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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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TF-IDF

순
위 키워드 TF 순

위 키워드 TF 순
위 키워드 TF-IDF 순

위 키워드 TF-IDF

1 해외여행 27344 41 가족 637 1 여행 11407.6 41 혼자 2376.6

2 국내여행 19830 42 기간 633 2 대한민국 6981.9 42 접종 2336.5

3 여행 14308 43 혼자 631 3 예약 6729.4 43 휴가 2314.9

4 대한민국 3558 44 유학 630 4 입국 6353.0 44 가족 2289.9

5 예약 3205 45 접종 599 5 코로나 5626.7 45 기간 2222.6

6 입국 2658 46 비용 580 6 국내여행 5500.7 46 베트남 2192.1

7 코로나 2515 47 해제 574 7 관광객 5252.5 47 비용 2122.8

8 관광객 2194 48 등산 570 8 추천 5197.4 48 친구 2085.1

9 추천 1986 49 베트남 555 9 해외여행 5116.4 49 해제 2076.4

10 요즘 1685 50 친구 551 10 일본 4741.8 50 등산 2039.6

11 일본 1657 51 출국 538 11 호텔 4499.1 51 달러 2039.1

12 호텔 1522 52 유럽 530 12 제주도 4394.1 52 데이터 2019.4

13 제주도 1487 53 급증 526 13 요즘 4280.7 53 출국 1984.2

14 준비 1364 54 구석구석 513 14 검사 4145.3 54 유럽 1982.4

15 검사 1307 55 데이터 513 15 준비 3823.1 55 여기어때 1950.7

16 계획 1242 56 달러 498 16 여행사 3777.2 56 급증 1949.7

17 여행사 1240 57 패키지 489 17 신혼여행 3736.1 57 로밍 1938.7

18 신혼여행 1127 58 비교 476 18
가볼만한
곳 3687.8 58 패키지 1914.9

19 가볼만한곳 1119 59 정보 476 19 계획 3577.7 59 플랫폼 1911.1

20 방콕 1112 60 여기어때 471 20 방콕 3344.1 60 환전 1889.3

21 오사카 1025 61 플랫폼 460 21
해외여행
관광객 3299.2 61 구석구석 1871.5

22 체험 1015 62 공항 454 22 체험 3174.5 62 정보 1829.9

23 야놀자 933 63 로밍 436 23 태국 3085.7 63 여권 1802.2

24
해외여행
관광객 922 64 부산 431 24 오사카 3085.6 64 맛집 1795.9

25 항공권 904 65 환전 429 25
관광객보
험 3051.7 65 공항 1793.1

26 할인 880 66 맛집 424 26 야놀자 3042.0 66 비교 1791.8

27 태국 844 67 여권 423 27 할인 3034.6 67 부산 1770.1

28 미국 843 68 발급 421 28 항공권 2995.6 68 발급 1732.9

29 현지 828 69 동남아 416 29 미국 2973.0 69 리조트 1671.7

30 관광객보험 814 70 회복 405 30 서울 2790.1 70 동남아 1656.5

31
한국관광공
사 803 71 리조트 395 31

한국관광
공사 2784.7 71 면세점 1644.5

32 자유여행 801 72 국제선 385 32 현지 2723.1 72 회복 1620.5

33 서울 795 73 면세점 381 33 면제 2711.8 73 데이터랩 1564.9

34 면제 794 74 쇼핑 331 34 자유여행 2710.0 74 국제선 1556.9

35 자가격리 777 75 하와이 317 35 자가격리 2646.5 75 쇼핑 1371.9

36 여름 755 76 무자가격리 310 36 유학 2627.6 76 골프 1342.4

37 필리핀 748 77 데이터랩 309 37 여름 2562.3 77 외래관광객 1310.4

38 숙소 683 78 일상 307 38 중국 2500.3 78 일상 1297.1

39 중국 670 79 골프 298 39 발리 2486.0 79 무자가격리 1297.1

40 휴가 658 80 외래관광객 297 40 숙소 2460.4 80 하와이 1295.8

표 3. 2019년 관광행태 관련 핵심키워드 TF-IDF 분석
Table 3. TF-IDF analysis of key keywords related to tourism behavior in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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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TF-IDF

순위 키워드 TF 순위 키워드 TF 순위 키워드 TF-IDF 순위 키워드 TF-IDF

1 여행 19926 41 부부 517 1 여행 13146.31 41 당일 2079.90

2 트렌드 7873 42 경북 513 2 트렌드 10997.18 42 부산 2009.63

3 국내여행 3849 43 여름휴가 508 3 국내여행 7817.82 43 여름휴가 2009.10

4 추천 3757 44 준비 506 4 추천 7798.82 44 집 1981.52

5 여행지 3691 45 관광객 498 5 여행지 7233.57 45 비행기 1977.46

6 코로나 3508 46 한국관광공사 496 6 코로나 7177.17 46 키워드 1920.28

7 가족 1997 47 일본 494 7 해외여행 5538.40 47 일본 1919.55

8 해외여행 1995 48 제주항공 493 8 제주도 5037.95 48 명소 1899.42

9 제주도 1642 49 여수 491 9 언택트 4697.65 49 관광객 1857.79

10 언택트 1288 50 키워드 489 10 가을 3826.39 50 준비 1848.78

11 변화 1270 51 숙식 489 11 연휴 3754.34 51 여기어때 1841.07

12 가을 1170 52 휴가 470 12 힐링 3694.75 52 휴가 1838.59

13 안전 1160 53 명소 464 13 안전 3619.04 53 랜선여행 1816.93

14 힐링 1144 54 제천시 462 14 변화 3582.29 54 한국관광공사 1814.19

15 사진 1126 55 나가봄 428 15 겨울 3523.29 55 여수 1813.07

16 비대면 1099 56 관심 427 16 사진 3473.52 56 숙식 1804.31

17 자차 901 57 뉴스 425 17 비대면 3380.79 57 중국 1767.06

18 서울근교 897 58 데이터 419 18 차박 3288.80 58 안동 1737.46

19 연휴 897 59 테마 408 19 제주도 3284.30 59 스카이스캐너 1693.09

20 차박 876 60 거제도 406 20 서울근교 3100.55 60 숙소 1662.52

21 위생 831 61 랜선여행 406 21 호텔 3097.66 61 뉴스 1659.95

22 호텔 826 62 중국 404 22 호화 2838.21 62 나가봄 1624.37

23 당일 824 63 숙소 402 23 여름 2822.04 63 관심 1617.89

24 여름 823 64 맛집 393 24 자차 2793.40 64 데이터 1611.03

25 자연 806 65 여기어때 385 25 자연 2771.54 65 공유 1602.50

26 관광지 797 66 일상 382 26 관광지 2663.58 66 테마 1596.10

27 여행자 783 67 온라인 379 27 강원도 2624.33 67 맛집 1584.84

28 강원도 763 68 공유 378 28 여행자 2623.04 68 단양 1581.92

29 호화 730 69 셀카 374 29 가족 2595.85 69 거제도 1570.95

30 혼자 684 70 스카이스캐너 368 30 경주 2589.71 70 계곡 1563.16

31 포스트 683 71 플랫폼 367 31 여가 2472.79 71 부부 1548.10

32 계획 663 72 계곡 364 32 포스트 2437.58 72 온라인 1538.26

33 캠핑 624 73 예약 357 33 캠핑 2427.44 73 일상 1520.92

34 검색 614 74 체험 351 34 제천시 2399.27 74 에어비앤비 1519.23

35 여가 599 75 안동 346 35 혼자 2389.12 75 셀카 1472.03

36 바다 567 76 겨울 344 36 검색 2352.63 76 플랫폼 1466.04

37 경주 561 77 소비 334 37 위생 2328.45 77 글램핑 1453.15

38 집 550 78 글램핑 324 38 제주항공 2229.96 78 예약 1450.68

39 비행기 532 79 에어비앤비 324 39 경북 2195.88 79 체험 1434.81

40 부산 519 80 단양 322 40 바다 2097.64 80 소비 1426.11

표 4. 2020년 관광행태 관련 핵심키워드 TF-IDF 분석

Table 4. TF-IDF analysis of key keywords related to tourism behavior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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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예약, 입국, 코로나, 관광객, 추천, 요즘 순으로

나타났는데이는코로나시기에대한민국의방역성공모

델및K-한류로인한위상이높아져코로나이후국내여

행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의 예약이 높아지면서 여행추천

도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의키워드를보면대체적으로여행을계획하는

소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면 2022년은 여행지를 계

획할때코로나와관련하여방역수칙이완화된관광지를

선택하였다고해석할수있다. 위세중심성분석은연결된

노드의개수뿐만아니라연결된노드가얼마나중요한지

TF TF-IDF

순위 키워드 TF 순위 키워드 TF 순위 키워드 TF-IDF 순위 키워드 TF-IDF

1 해외여행 27344 41 가족 637 1 여행 11407.6 41 혼자 2376.6
2 국내여행 19830 42 기간 633 2 대한민국 6981.9 42 접종 2336.5
3 여행 14308 43 혼자 631 3 예약 6729.4 43 휴가 2314.9
4 대한민국 3558 44 유학 630 4 입국 6353.0 44 가족 2289.9
5 예약 3205 45 접종 599 5 코로나 5626.7 45 기간 2222.6
6 입국 2658 46 비용 580 6 국내여행 5500.7 46 베트남 2192.1
7 코로나 2515 47 해제 574 7 관광객 5252.5 47 비용 2122.8
8 관광객 2194 48 등산 570 8 추천 5197.4 48 친구 2085.1
9 추천 1986 49 베트남 555 9 해외여행 5116.4 49 해제 2076.4
10 요즘 1685 50 친구 551 10 일본 4741.8 50 등산 2039.6
11 일본 1657 51 출국 538 11 호텔 4499.1 51 달러 2039.1
12 호텔 1522 52 유럽 530 12 제주도 4394.1 52 데이터 2019.4
13 제주도 1487 53 급증 526 13 요즘 4280.7 53 출국 1984.2
14 준비 1364 54 구석구석 513 14 검사 4145.3 54 유럽 1982.4
15 검사 1307 55 데이터 513 15 준비 3823.1 55 여기어때 1950.7
16 계획 1242 56 달러 498 16 여행사 3777.2 56 급증 1949.7
17 여행사 1240 57 패키지 489 17 신혼여행 3736.1 57 로밍 1938.7
18 신혼여행 1127 58 비교 476 18 가볼만한곳 3687.8 58 패키지 1914.9
19 가볼만한곳 1119 59 정보 476 19 계획 3577.7 59 플랫폼 1911.1
20 방콕 1112 60 여기어때 471 20 방콕 3344.1 60 환전 1889.3

21 오사카 1025 61 플랫폼 460 21 해외여행관
광객 3299.2 61 구석구석 1871.5

22 체험 1015 62 공항 454 22 체험 3174.5 62 정보 1829.9
23 야놀자 933 63 로밍 436 23 태국 3085.7 63 여권 1802.2

24 해외여행
관광객 922 64 부산 431 24 오사카 3085.6 64 맛집 1795.9

25 항공권 904 65 환전 429 25 관광객보험 3051.7 65 공항 1793.1
26 할인 880 66 맛집 424 26 야놀자 3042.0 66 비교 1791.8
27 태국 844 67 여권 423 27 할인 3034.6 67 부산 1770.1
28 미국 843 68 발급 421 28 항공권 2995.6 68 발급 1732.9
29 현지 828 69 동남아 416 29 미국 2973.0 69 리조트 1671.7
30 관광객보험 814 70 회복 405 30 서울 2790.1 70 동남아 1656.5

31 한국관광공
사 803 71 리조트 395 31 한국관광공

사 2784.7 71 면세점 1644.5

32 자유여행 801 72 국제선 385 32 현지 2723.1 72 회복 1620.5
33 서울 795 73 면세점 381 33 면제 2711.8 73 데이터랩 1564.9
34 면제 794 74 쇼핑 331 34 자유여행 2710.0 74 국제선 1556.9
35 자가격리 777 75 하와이 317 35 자가격리 2646.5 75 쇼핑 1371.9
36 여름 755 76 무자가격리 310 36 유학 2627.6 76 골프 1342.4
37 필리핀 748 77 데이터랩 309 37 여름 2562.3 77 외래관광객 1310.4
38 숙소 683 78 일상 307 38 중국 2500.3 78 일상 1297.1
39 중국 670 79 골프 298 39 발리 2486.0 79 무자가격리 1297.1

40 휴가 658 80 외래관광객 297 40 숙소 2460.4 80 하와이 1295.8

표 5. 2022년 관광행태 관련 핵심키워드 TF-IDF 분석

Table 5. TF-IDF analysis of key keywords related to tourism behavior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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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연결중심성의 개념을 확장한다

[15]. 2019년의 위세중심성분석 결과, 해외여행, 국내여

행, 여행, 추천, 준비, 일본, 호텔, 신용카드, 관광객, 계획

이며 2022년은해외여행, 국내여행, 여행, 대한민국, 예약,

입국, 코로나, 추천, 관광객, 요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높

은아이겐벡터중심성은많은사람과의연결관계뿐만

아니라 ‘잘연결된’ 많은사람과의연결관계를강조하듯

이위의키워드는여행행태를나타내는데강한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매개 중심성 분석은 네트워크 내의 배우

2019년 중심성 분석 2022년 중심성 분석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위세

중심성 키워드 매개
중심성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위세
중심성 키워드 매개

중심성

1 해외여행 0.064 해외여행 0.590 해외여행 4.994 1 해외여행 0.060 해외여행 0.059 해외여행 12.407

2 국내여행 0.049 국내여행 0.257 국내여행 4.994 2 국내여행 0.046 국내여행 0.561 국내여행 12.407

3 여행 0.049 여행 0.510 여행 4.994 3 여행 0.036 여행 0.455 대한민국 12.407

4 추천 0.011 추천 0.119 추천 4.994 4 대한민국 0.010 대한민국 0.119 입국 12.407

5 준비 0.008 준비 0.099 일본 4.994 5 예약 0.010 예약 0.112 코로나 12.407

6 신용카드 0.007 일본 0.084 호텔 4.994 6 입국 0.009 입국 0.103 일본 12.407

7 호텔 0.007 호텔 0.081 관광지 4.994 7 코로나 0.007 코로나 0.095 출국 10.582

8 관광객 0.006 신용카드 0.076 대한민국 4.994 8 관광객 0.007 추천 0.082 해외
여행입국자 9.568

9 일본 0.006 관광객 0.076 자유여행 4.994 9 추천 0.006 관광객 0.079 중국 9.568

10 할인 0.006 계획 0.064 베트남 4.994 10 요즘 0.005 요즘 0.070 여행 9.349

11 계획 0.005 관광지 0.060 아이 4.824 11 일본 0.005 일본 0.067 등산 7.735

12 관광지 0.005 할인 0.058 동남아 4.727 12 호텔 0.005 준비 0.058 데이터 7.148

13 여행사 0.005 여름 0.057 에어비앤비 4.552 13 제주도 0.004 제주도 0.057 방콕 7.148

14 자유여행 0.005 제주도 0.053 네이버 4.552 14 준비 0.004 계획 0.057 기간 6.623

15 예약 0.005 자유여행 0.052 항공권 4.552 15 검사 0.004 호텔 0.052 가볼 한한
곳 6.453

16 여름 0.005 크루즈 0.052 준비 4.503 16 계획 0.004 검사 0.048 체험 6.418

17 대한민국 0.004 여행사 0.051 계획 4.200 17 방콕 0.004 여행사 0.044 예약 5.743

18 제주도 0.004 예약 0.049 크루즈 4.200 18 태국 0.004 오사카 0.040 비교 5.254

19 크루즈 0.004 대한민국 0.046 예약 4.200 19 여행사 0.003 신혼여행 0.039 자가격리 5.176

20 패키지 0.004 연휴 0.045 공항 4.200 20 신혼여행 0.003 가볼 만한
곳 0.038 한국관광공사 5.139

21 면세점 0.003 동남아 0.042 연휴 4.122 21 가볼 만한
곳 0.003 면제 0.038 요즘 4.090

22 동남아 0.003 항공권 0.038 패키지 4.122 22 오사카 0.003 방콕 0.037 준비 4.090

23 연휴 0.003 패키지 0.037 친구 4.048 23 체험 0.003 여름 0.036 계획 4.090

24 항공권 0.003 면세점 0.037 기간 4.027 24 야놀자 0.003 현지 0.036 여행사 4.090

25 베트남 0.003 베트남 0.030 제주도 4.011 25 항공권 0.003 항공권 0.035 자유여행 4.090

26 공항 0.003 네이버 0.027 여름 3.974 26 할인 0.003 자가격리 0.035 휴가 4.090

27 현지 0.003
여행을
사랑하는
들

0.027 비용 3.918 27 미국 0.003 할인 0.034 서울 3.883

28 마일리지 0.003 중국 0.027 여행사 3.908 28 현지 0.003 발리 0.034 발리 3.777

29 필리핀 0.003 아이 0.027 숙소 3.789 29 면제 0.003 체험 0.033 쇼핑 3.764

30 태국 0.003 현지 0.027 일정 3.708 30 자가격리 0.003 야놀자 0.033 패키지 3.751

표 6. 관광행태 관련 상위 30개 키워드 중심성 분석 (2019년/2022년)
Table 6. Analysis of the centrality of the top 30 keywords related to tourism behavior (2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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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관계를 통제 또는 중개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전체 네트워크에서 어디에 있는지가 중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2019년은 해외여행, 국내여행, 여행, 추천, 일본, 호

텔, 관광지, 대한민국, 자유여행, 베트남순으로나타났지

만 1위~30위권의 단어들의 수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로는국내여행뿐만아니라해외여행, 크

루즈까지관광활동 범주가다양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반면 2022년은해외여행, 국내여행, 대한민국, 입국, 코로

나, 일본, 출국, 해외여행입국자, 중국, 등산, 데이터순으

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의 1위~6위까지 수치를 비교해

보면 2019년 4.994에서 2022년은 12.407로 3배의 수치를

보이는데, 이것은코로나인해그동안의국경봉쇄및방

역통제로 억눌렸던 여행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3. CONCOR 분석

1) 2019년 CONCOR 분석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한 상위 80개 키워

드 사이에 유사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그룹

화하고 그 그룹 간의 관계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인

CONCOR분석을 사용하였다[26].

CONCOR분석 결과, 2019년은 아래의 <그림1>과 표

7과 같이 4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클러스

터는관광행태의해외여행과관련된키워드가많이나와

‘해외여행’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국내여

행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와 ‘국내여행’으로 명명하였

으며세 번째클러스터는여행사, 정보, 준비, 꿀팁, 항공

권, 예약, 로밍, 비용 등등 ‘여행정보및계획’으로 명명하

였다. 네 번째클러스터는네이버, 여행을사랑하는사람

들, 야놀자, 하나투어 등으로 ‘검색 채널’로 명명하였다.

2019년도의관광행태를종합해보면코로나19가창궐

한 이전이라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은 매우 활발했던 것

으로보이며여행의경험, 일상여가에대한수요의증가,

경험가치를 중시하는 소비형태, 비교적 짧은 휴가기간

등 여행도 짧고 가깝게 심리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장소

로 동남아시아가 많이 선택되어 진 것으로 해석된다.

2) 2022년 CONCOR 분석

<그림2>와 표 7과 같이 2022년의 CONCOR 분석 결

과, 2019년도와똑같이 4개의클러스터로구분되었다. 첫

번째 클러스터는 해외여행과 국내여행에 관련된 키워드

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여 ‘해외여행/국내여행’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출국, 플랫폼, 데이터,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등의키워드로구성되어 ‘관광통

그림 1. 2019년 CONCOR 분석 결과
Figure 1. 2019 CONCOR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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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정보수집 채널’로 명명하였으며 세 번째 클러스터

는관광객보험, 가볼만한곳, 친구, 숙소, 호텔, 할인, 혼자,

쇼핑, 체험, 예약, 맛집등 ‘여행정보및활동’으로 명명하

였다. 네 번째 클러스터는 무자가격리, 검사, 코로나, 해

제, 면제, 자가격리, 접종, 입국 등으로 ‘코로나’로 명명하

였다. 2022년도의 관광행태를 종합해 보면 2019년은 해

외여행/ 국내여행/ 여행정보및계획/ 검색채널로구분되

었는데 2022년은해외여행과국내여행이같이묶인것으

로 보아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의 비대면 관광경험,

랜선여행만을 주로 하던 언택트 여행자들의 여행소비심

그림 2. 2022년 CONCOR 분석 결과
Figure 2. 2022 CONCOR Analysis Results

관광행태 Keywords (2019년) 관광행태 Keywords (2022년)

해외여행
(39)

`해외여행, 여행, 태국, 세부, 필리핀, 중국, 대만, 다낭,
일본, 방문, 유럽, 치앙마이, 베트남, 미국, 동남아,
자유여행, 크루즈, 외국인, 환전, 여권, 가이드,
관광객보험, 패키지, 면세점

배낭여행, 온천, 관광객, 부산, 서울, 친구, 저가항공,
리조트, 계획, 연휴, 트렌드, 한국관광공사, 관광지,
대한민국, 가족여행

해외여행/
국내여행
(41)

해외여행, 항공권, 현지, 비용, 방콕, 베트남. 일본, 태국.
오사카, 동남아, 하와이, 발리, 여름, 로밍, 환전, 여행,
국제선, 유럽, 여권, 여기어때, 야놀자, 면세점, 여권,
발급

국내여행, 제주도, 급증, 대한민국, 준비, 공항, 회복,
계획, 비교, 기간, 휴가, 정보, 신혼여행, 자유여행, 요즘,
여행사, 패키지

국내여행
(22)

강원도, 여수, 제주도, 꽃구경, 골프, 사진, 추천, 단풍놀
이, 여름, 맛집, 가볼만한곳, 신용카드, 가족, 호텔, 에어
비앤비, 공항, 신혼여행, 아이, 검색, 현지, 쇼핑

관광통계/
정보수집
채널
(8)

출국, 플랫폼, 외래관광객, 데이터,
데이터랩, 해외여행입국자,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여행정보
(14)

여행사, 정보, 준비, 꿀팁, 항공권, 도시, 일정, 숙소, 예약,
로밍, 비용, 마일리지, 기간, 할인

여행정보/
활동
(18)

관광객보험, 가볼만한곳, 친구, 숙소, 호텔, 할인, 혼자,
일상, 쇼핑, 체험, 예약, 가족, 추천, 리조트, 등산, 맛집,
부산, 서울,

검색채널
(5)

네이버, 여행을사랑하는사람들, 야놀자, 하나투어, 데이
터

코로나
관련
(13)

무자가격리, 검사, 코로나, 해제, 면제, 자가격리, 접종,
입국, 미국, 중국, 달러, 관광객, 유학

표 7. 관광행태에 따른 CONCOR 분석결과 (2019년 / 2022년)
Table 7. Results of CONCOR analysis according to tourism behavior (2019/202)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3, pp.167-181, May 31,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79 -

리가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지까지 구석구석 찾

아가 여행 경험을 소비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

으로판단된다. 또한, 여행계획을준비하기전각나라별

코로나 완화정책을 우선 적으로 검색해 본 후 관광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2019년과 팬데믹 시기를 겪은 후인 2022년

과의 관광행태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셜네트워크의

빅데이터를활용하여상위 80위까지의핵심키워드를분

석하였다. 수집기간은 2019년과 2020년은 분기별로나눠

서 1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2022년은 사회적 거리두

기가 해제되었던 지난 4월을 기점으로 하여 12월까지 9

개월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2019년은 67,189개,

2020년은 42,926개, 2022년은 67,189개의 키워드를 도출

하였다. 2019년과 2020년을 2022년과 비교한 변화된 관

광행태 분석 결과, 첫째 다양한 국내 및 해외 여행지와

단체여행의키워드가도출된것으로보아여행의흐름이

코로나 발생 이전의 양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할수있다. 둘째, 새롭게등장한일상이라는키워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여행에대한기회가제한되면서거

주지역에서인접한공간을새로운관광공간으로인식하

고새로운가치를발견한것으로판단된다. 셋째, 소그룹

여행과 혼자 하는 여행이 정착되면서 각자가 선호하는

테마를 중심으로 여행이 세분화되고 있다. 넷째, 여행계

획을준비하기전에나라별코로나완화정책을우선적으

로 검색해 본 후 관광지를 선택하는 관광행태를 보인다.

마지막으로특징적인것은 ‘대한민국’이라는키워드가상

위로 랭크되었는데 이것은 K-콘텐츠및 K-방역으로 인

한 전 세계 인지도의 상승효과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이

러한대한민국의인지도상승은한국문화의경쟁력선점

및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네트워크 연결망을 시각화시키기 위해 각각의

중심성을 토대로 키워드를 군집화하여 분석하는

CONCOR 분석을 수행하여 연도별로 4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학문적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행태변화와 관련하여 대

표적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를 살펴보면, 문헌

연구, 국민여행조사보고서및원자료분석, 전문가인터

뷰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소

셜미디어빅데이터를활용하여연구된것은매우제한적

이라할수있다. 본연구는이외에소셜미디어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관광행태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활

용한 본 연구가 관광행태에 관한 문헌연구들의 결과를

어떻게뒷받침하고있는가를심도있게진행함으로써코

로나이전과이후의관광행태변화에대한이해도를증대

시켰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셋째, 코로나발생이전인

2019년도와 코로나 이후인 2022년도의 관광행태변화를

CONCOR분석을통해시각화하여관광회복에대한변화

의차이점에대한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미

가 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심도 있게 국민의 관광행태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에 확장성 및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이

바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

는첫째, 코로나팬데믹이후관광의소비심리와관련된

구매력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시

기를 반영하는 여행형태 즉, 전 여행일정의 패키지상품

을 구매해서 관광목적지에서 소비하는 경우보다 비행기

와 호텔은 플랫폼으로 예약하고 여행목적지에서의 관광

은 현지 투어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체험하는 등의 다양

한관광상품들로차별화시킨다면 MZ세대에서 실버층에

이르기까지 여행업계의 신뢰는 더 많이 쌓일 것으로 사

료된다. 둘째, 여행정보및검색수집채널에대한키워드

들이 도출되었는데 여행업계들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

의적인새로운플랫폼을개발하여소비자중심의세분화

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용화시킨다면 여행

관련기업에있어서매우중요한마케팅전략이될수있

을것으로판단된다. 셋째, 여행목적면에서 2019년과비

교했을 때 2022년에 새롭게 도출된 키워드는 혼자, 일상

이라는단어및코로나관련키워드들이눈에띄는데코

로나 이후 과거와 같이 단체여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혼자 등의 소규모 여행을

선호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 일상에서의자연및실외

관광활동에 의한 휴가 즐기기, 여행지에서의 비대면 서

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여행업계는 변화된 트렌

드나 여행자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플랫폼 개발, 적극적

선점및인프라구축등을한다면소비자의구매력을유

인할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연구의한계점및향후연구방향은텍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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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제공하는네이버, 다음, 구글등소셜미디어를활용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데이터의 수집 시에 세대별·

계층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실버층에서

MZ세대에 이르기까지의 여행행태변화를세세히파악하

는데는한계가있었다. 또한, 우리국민의아웃바운드여

행과 국내여행만의 행태변화를 연구하였는데 향후 코로

나이전과이후외래관광객인인바운드여행에대한관광

행태변화를 분석해 본다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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