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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Naver, Daum, Google, YouTube, and Twitter using TEXTOM for two years and four years as of January

18, 202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number and volume of keyword search data related to youth and diet were

slightly higher after COVID-19, showing that interest increased due to COVID-19. Second, as a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education’ was the highest before COVID-19, and ‘health’ was the highest after COVID-19, showing that interest in health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d importance of health and immunity due to COVID-19. Third, as a result of frequency weight

analysis of the top 50 keywords, ‘education’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before COVID-19, and ‘acne’ after COVID-19. Fourth,

the results visualized using word cloud showed that the keywords ‘education’ before COVID-19 and ‘health’ after COVID-19 

appeared the largest and boldest, showing the highest frequency and importance. As a result of the above results, we were

able to use the text mining method to apply it to eating habits, and we used materials visualized as a highly readable word

cloud in units such as eatin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balanced meal planning and selection in the home economics curriculum

to improve the teaching of the class. The direction of proper eating habits education, including using it as a medium, was presented.

Key words: 식생활(dietary habits), 청소년(adolescents), 코로나19 전후(before and after COVID-19),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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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외출 자제 등 사람

과의 만남이나 접촉을 피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식생활은 

많이 변화하였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사람과 

접촉에 의한 감염 우려로 대형할인점, 편의점, 식품 소매점 

등의 오프라인 유통채널 이용은 감소하였다(Lee & Kim 2021). 

쇼핑의 횟수를 줄이는 대신 회당 구매량은 늘어났으며 온라인

을 통한 식료품 구매가 많아지면서 온라인 식품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다(Kim et al., 2023; Lee & Kim, 2021). 오프라인에서

의 식품구매가 부담되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구매

가능한 온라인을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21). 카페를 가기보다는, 집에서 커피를 직접 내려 먹거

나 베이킹을 하는 홈카페, 홈베이킹,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 보다는 집에서 운동을 하는 홈트족 등의 신조어도 생겨났

다(Kim, 2020). 외식 소비는 줄어드는 대신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밀키트 등을 활용하여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Shin, 2020), 배달을 통한 식소비

는 늘어났다(Kang, 2020).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줄어들고 원격수업 빈

도가 늘어나면서 외부활동은 감소하고, 집에서 인터넷과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Huh, 2020). 원격 수업 

시 학습이나 학급별 모임 같은 메신저 회의 등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다른 콘텐츠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지고 

이로 인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대폭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Yang & Lee, 2023). Bae 외(2021)의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 현황

은 10대 청소년의 98%, 이들 중 61.5%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22.8%는 하루 5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아

동과 성인의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청소년기는 신체적⋅사

회적⋅정서적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로(Lee & Lee, 

2005),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활동

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중요한데, 트렌드에 민감한 청소년

들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는 식생

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

서든 인터넷과 함께 하는 상태가 되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

을 손에서 떼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생성한

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되는 문서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보다 어렵지 않게 다양한 

대중의 의견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뉴스, 웹문서, 유튜브, 트위터 등에 게시되는 

텍스트 데이터는 대중의 생각이나 관심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빅데이

터를 활용한 분석 방법 중 구조화되지 않은 대규모 텍스트 

집합 속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을 

파악한 뒤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를 찾아낼 수 있으

며 단순한 정보 검색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Yoon, 2013).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발전하면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내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Song, 2021) 최근 많은 분야에서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

용한 네트워크 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An & Choi, 2016; 

Han, 2019; Kho, 2014; Park & Jung, 2013). 이에 스마트 기기 

의존도 증가로 포털 사이트의 검색이 편리해지고 증가해 청소

년과 식생활 관련 방대한 키워드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함

으로써 주요 키워드들을 추출한다면 청소년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식생활교육에 도움

이 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선행연구로 텍

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중학교 가정 교과 식생활 영역의 

핵심 교육내용을 분석한 연구(Jang & Kim, 2018), 텍스트마이

닝을 적용한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비만 연구동향 분석(Ahn, 

2020),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 건강 관련 연구

동향 분석(Baek & Jeon, 20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청소

년정책 분석(Park, 2023),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청소년의 

희망 관련 연구 동향 분석(Kim & Cho, 2023),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청소년 패션쇼핑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댓글 분석

(Son, 2023),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아동, 청소년 대상 소비관

련 연구 키워드 분석(Jin, 2021) 등이 있으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로 인한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의 데이터 수와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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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빈도와 빈도의 가중치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 검색 경향을 알아보고 가정 교과에서 청

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의 키워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채널별 수집 정보는 <Table 1>과 같다. 

블로그나 지식 IN은 댓글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교환이나 질

의 및 문답이 이루어지는 공간(Kweon & Woo, 2005)이다. 온

라인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식생활 관리자의 다양성

을 고려하여 연령과 성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청소년 

식생활 관련 선행연구(Cha, 2020; Choi, 2022; Kim et al., 2020)

를 참고하여 5가지의 검색어를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식생활’, ‘식습관’으로 정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데이터 

리스트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조사 시점인 2022년 1월 18일을 기준

으로 하고,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이 공식 발표된 2020년 

1월 19일부터로 설정하여 2018년 1월 19일부터 2020년 1월 

18일까지의 2년을 코로나19 이전, 2020년 1월 19일부터 2022

년 1월 18일까지의 2년을 코로나19 이후로 설정하였다. 정보

채널, 웹문서를 중심으로 생성된 텍스트를 수집하여 정제, 분

석 및 시각화의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며, 연구 절

차는 <Table 2>와 같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텍스톰(TEXTOM, 

㈜더아이엠씨, 대구, 대한민국)을 사용하였다.

2.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 과정(정제 및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는 명사

만을 추출해야 하므로 불용어 제거 등의 작업이 필요하여 

단계 도구 내용

1단계

데이터 수집
• TEXTOM • 포털 사이트 내 데이터 수집

2단계

데이터 전처리

• TEXTOM

• Espresso K

• 데이터 1차 정제 작업 및 형태소 분석

• 데이터 2차 정제 작업 및 불필요한 키워드 삭제

• 정제 키워드 정리

3단계

데이터 분석
• TEXTOM

•텍스트 마이닝 기법

- 단어 빈도 분석 - TF-IDF 분석

4단계

데이터 시각화
• 단어 빈도 분석 •워드 클라우드

Table 2.

Research Procedures

채널 섹션 수집 정보

네이버

블로그

제목, 본문, URL

뉴스

카페

지식IN

학술정보

웹문서

다음

블로그

제목, 본문, URL
뉴스

카페

웹문서

구글

뉴스 본문, URL

페이스북 게시자명, 날짜, 본문, URL

웹문서 제목, 날짜, 본문, URL

유튜브 유튜브 제목, 본문, URL

트위터 트위터 본문, URL

Table 1.

Information Collected by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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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resso K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였고, 불필요한 형태소는 

제거하였다. 주어진 텍스트에서 먼저 사용되는 키워드만 추출

하기 위해 토큰화(tokenization) 과정을 거치는데, 텍스트 문서

에서의 모든 구두점이나 공백, 텍스트가 아닌 표기 등을 제거

하여 순수한 키워드만으로 존재하는 상태로 정렬한 후 분석하

게 된다(Hotho et al., 2005). 토큰화 작업 후에는 텍스트 데이터

를 변환해 컴퓨터가 특정 키워드 검색에 용이할 수 있게 해당 

키워드 관련 문서를 색인(index)해야 한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의 텍스트들은 단어-문서 행

렬(Term-Document Matrix)로 전환,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

공한다. 

본 연구는 텍스톰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분석 도구를 이용

하여 1차로 자료 정제 및 형태소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고, 

1차로 정제된 데이터 파일을 이용하여 2차 정제 작업을 실행

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성 및 적합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2차 정제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 검색 데이터를 수집 후 정확한 자료 분석

을 위해 연관성이 없는 키워드는 제거하였으며 관사, 전치사 

등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키워드, 즉 불용어는 전처리 과정에

서 제거해 분석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였다(Song, 2017). 다음

으로 표현은 다르나 같은 의미로 쓰인 키워드는 통합하였다. 

이 과정은 분석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빈도가 높은 키

워드를 기준으로 하여 통합하였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데

이터 정제 전후의 불필요한 키워드 삭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데이터 정제 과정에는 20년 이상 재직 중인 가정과 교사 

2명의 검토 과정을 거쳐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 데이터 분석 방법

텍스톰(TEXTOM) 프로그램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과 같은 

포털 검색 사이트, 유튜브 및 트위터 등의 자료를 검색하여 검

색 데이터 수와 용량, 빈도, 데이터 및 연관 키워드의 순위, 

코로나19 이전

데이터 정제 전 데이터 정제 후

습관 식습관

무상급식 급식

전자담배 사용 전자담배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불필요한 키워드 삭제

• ‘청소년’, ‘식습관’, ‘식생활’은 연구 목적 키워드 이므로 데이터 정제과정에서 제외

• ‘때문’, ‘지역’, ‘어린이’, ‘학년’, ‘초등학생’, ‘아동’, ‘서울’, ‘한국’, ‘과외’, ‘유치원’, ‘고학년’, ‘브이’, 

‘육성’, ‘기관’, ‘능력’, ‘기업’, ‘의무’, ‘방안’, ‘관광’, ‘소리’, ‘경남’, ‘빈도’, ‘원장’, ‘여행’, ‘자세’, 

‘드론’ 등 의미를 이루지 못한 키워드이거나 청소년의 식생활과 관련 없는 기타 키워드 

코로나19 이후

데이터 정제 전 데이터 정제 후

습관 식습관

무상급식 급식

베이킹쪽 베이킹

진로 부분 방향 자격증 진로 관련 자격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불필요한 키워드 삭제

• ‘청소년’, ‘식습관’, ‘식생활’은 연구 목적 키워드 이므로 데이터 정제과정에서 제외

• ‘때문’, ‘대상’, ‘지역’, ‘아이’, ‘아동’, ‘어린이’, ‘학년’, ‘한국’, ‘서울’, ‘초등’, ‘댓글’, ‘도서’, ‘이하’, 

‘최종’, ‘시대’, ‘향상’, ‘대신’, ‘전북’, ‘아파트’, ‘시행’, ‘기여’ 등 의미를 이루지 못한 키워드이거나 

청소년의 식생활과 관련 없는 기타 키워드 

Table 3.

Data Refining Before and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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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 및 문서 내 중요도 키워드 분석을 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Lee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검색 

데이터 수와 용량 변화, 단어 빈도 분석과 TF-IDF 분석 방법을 

통한 가중치 분석,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전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주요 키워드들의 검색 경향을 조사하고

자 하였다.

1) 데이터 수와 용량

코로나19 전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 검색의 증감

을 파악하기 위해 네이버, 다음, 구글 등과 같은 포털 검색 

사이트, 유튜브 및 트위터 등의 자료를 검색하여 데이터 수와 

용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2) 단어 빈도 분석

단어 빈도 분석은 기초적인 텍스트 분석 방법으로 이미 

정의된 분류 항목이나 키워드 정보를 기초로 텍스트를 분석하

는 것이다(Li, 2010).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와 

형태소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데이터 정제 작업을 실시한 후, 

빈도수를 추출하여 맥락 수준의 의미를 찾아내는 프로세스

(Jung, 2010)이며 문서의 수를 구하거나 하나의 문서에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빈도를 구할 수 있다(Kim, 2020). 많은 양의 

검색 데이터 키워드 중 출현 빈도를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떤 키워드가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로 관심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특정 키워드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단어 빈도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의미의 방향과 관심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 내 출현 빈도가 

높게 나오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 상위 50개의 

단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TF-IDF 분석

TF-IDF 분석은 정보 검색이나 텍스트 마이닝에서 텍스트

의 주제어를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국외에서는 

이미 구축된 대규모 코퍼스로부터 주제어를 추출하거나 웹 

문서 검색 결과 성능 향상을 위해 많이 사용되며 국내에서도 

주제어 추출이나 가중치를 계산하는 분석 방법으로 많이 활용

되고 있다(Kim, 2018). TF-IDF에서 TF는 해당 키워드의 빈도

를 뜻하고, TF 값이 높다는 것은 해당 키워드가 여러 문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IDF는 문서 빈도의 역수를 뜻하는데, DF 값이 

커질수록 IDF 값은 감소하게 된다. TF-IDF는 TF와 IDF를 곱한 

것으로 특정 문서 내에서 해당 키워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이다(Baek, 202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데이터 내 중요도 키워드 분석을 위해 상위 50개의 

TF-IDF 분석인 단어 빈도의 가중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데이터 시각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단어 빈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 검색 빈도와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글자의 크기로 이미지화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특징으로는 자연어 처리 및 

형태소분석 기술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수집어를 정제하

고, 키워드를 추출한 후 빈도수를 제시하여 순위 및 인식의 유

사성, 일반성을 찾아내는데 이용되며(Jun & Seo, 2013) 다른 개

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시각화할 수 있다(Paranyushkin, 

2011). 키워드의 크기가 클수록 빈도수가 높음을 나타내고, 키

워드의 크기가 작을수록 빈도수가 낮음을 의미하며, 워드 클

라우드를 통해 키워드의 빈도와 중요성을 글자의 크기로 명확

하게 구분할 수 있다.

Ⅲ. 결과 및 고찰

1. 코로나19 전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 검색 

데이터 수와 용량 변화

코로나19 전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 검색의 증감

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수와 용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코로나19 이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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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검색 데이터의 수는 총 49,128건이었고, 용량은 총 21,945KB 

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 검색 

데이터의 수는 총 49,304건, 용량은 23,309KB이었다. 코로나

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 검색 

전체 데이터의 수와 용량은 코로나19 이후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네이버에서는 카페와 지식IN, 구글에서는 뉴

스, 페이스북 및 웹문서 등에서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증가함

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로 인한 식생활 환경 

중 비대면 증가와 외출 감소 등의 사회적 환경과 스마트폰 

사용 등의 기술적 환경의 변화 때문으로 보여진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즉, 언택트 소비가 증가되면서 외식은 감소하였

고, 배달 음식 소비는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으

로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의⋅식⋅주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고, 특히 식생활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식문화 소비 트

렌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Yun et al., 2022)고 보고되었

다. Gallup(2021)에 따르면 주요 생활편의 서비스에서 음식 배

달 앱의 연간 이용률이 2020년 34%에서 2021년 51%로 약 

1.5배 가량 증가했으며 신선 식품 배달도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기인 Z 세대 

식생활 변화 연구(Yun et al., 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다수가 배달 음식,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했으며 비대면 수

업이나 업무 시간 때문에 식사 시간도 불규칙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식문화에 있어 SNS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

했고, 혼자 끼니를 때울 때는 비교적 저렴한 간편식, 배달 음식

을 선택했지만, 경험을 소비할 때는 재미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Z 세대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는 투자도 과감하게 했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

서 비대면 서비스를 익숙하게 받아들였으며 자기관리를 위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 식단 조절 및 운

동을 생활화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기의 식문화의 변화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 청소년

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 검색 증가를 초래했다고 사료된다.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채널 섹션
데이터 수

(건)

용량

(KB)
채널 섹션

데이터 수

(건)

용량

(KB)

네이버

블로그 3,281 1,058

네이버

블로그 3,367 1,088

뉴스 2,297  961 뉴스 2,375  975

카페 1,824 1,053 카페 2,660 1,541

지식IN 4,631 3,703 지식IN 5,961 5,129

학술정보 5,792 1,909 학술정보 5,792 1,927

웹문서 9,000 5,115 웹문서 9,000 5,140

다음

블로그 5,362 1,743

다음

블로그 4,121 1,353

뉴스 4,440 2,003 뉴스 4,130 1,871

카페 3,043 1,112 카페 2,313  827

웹문서 4,723 1,933 웹문서 4,154 1,648

구글

뉴스  844  289

구글

뉴스 1,268  503

페이스북   45   22 페이스북  217   97

웹문서  545  188 웹문서 645  232

유튜브 유튜브 3,300  856 유튜브 유튜브 3,300  978

트위터 트위터    1    0 트위터 트위터    1    0

전체 49,128 21,945 전체 49,304 23,309

Table 4.

Changes in the Number and Volume of Dietary Data in Adolescents Before and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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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개 상위 검색 키워드의 빈도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된 결

과의 키워드 중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각각 50개 상위 

키워드의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코로나19 이전 청소

년과 식생활 관련 상위 50개 검색 키워드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교육’이 11,350회(3.20%)였고, ‘건강’, ‘급식’, 

‘영양’, ‘음식’의 키워드가 9,287회(2.62%)~6,386회(1.80%)로 2

위~5위를 차지하였다. 청소년기는 대부분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의 검색 키워드가 높은 관심으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난 것으로 보여진다. 4,752회(1.34%)~3,680회(1.04%)의 빈도

수를 나타낸 키워드는 ‘비만’, ‘아침식사’, ‘운동’이었고, 6위~8

위였으며 2,832회(0.80%)~2,032회(0.57%)의 빈도수를 나타낸 

키워드는 ‘여드름’, ‘상담’, ‘성장’, ‘피부’, ‘식단’으로 9위~13

위의 순위를 나타내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과 식생활과 

관련된 상위 50개 검색 키워드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순위 단어
빈도수

(N)

백분율

(%)
순위 단어

빈도수

(N)

백분율

(%)

1 교육 11,350 3.20% 1 건강 17,748 3.08%

2 건강  9,287 2.62% 2 교육 15,173 2.63%

3 급식  8,091 2.28% 3 식품 12,935 2.24%

4 영양  7,344 2.07% 4 영양 11,322 1.96%

5 음식  6,386 1.80% 5 여드름  8,934 1.55%

6 비만  4,752 1.34% 6 급식  8,928 1.55%

7 아침식사  3,918 1.10% 7 섭취  8,892 1.54%

8 운동  3,680 1.04% 8 피부  5,455 0.95%

9 여드름  2,832 0.80% 9 비만  5,155 0.89%

10 상담  2,661 0.75% 10 안전  4,651 0.81%

11 성장  2,435 0.69% 11 성장  4,273 0.74%

12 피부  2,236 0.63% 12 운동  4,071 0.71%

13 식단  2,032 0.57% 13 식사  3,983 0.69%

14 스트레스  1,947 0.55% 14 스트레스  3,800 0.66%

15 다이어트  1,903 0.54% 15 학습  3,670 0.64%

16 안전  1,626 0.46% 16 실태조사  3,363 0.58%

17 환경  1,305 0.37% 17 탈모  3,338 0.58%

18 신체  1,287 0.36% 18 코로나  2,557 0.44%

19 질환  1,254 0.35% 19 다이어트  2,473 0.43%

20 탈모  1,232 0.35% 20 아토피  2,278 0.39%

21 식사  1,225 0.35% 21 아침  2,273 0.39%

22 몸무게  1,172 0.33% 22 식단  2,190 0.38%

23 과일  1,162 0.33% 23 수분  2,165 0.38%

24 성장기   988 0.28% 24 영상  2,106 0.36%

25 채소   966 0.27% 25 가정  2,064 0.36%

26 친환경   957 0.27% 26 당류  1,783 0.31%

Table 5.

Analysis of Diet-Related Word Frequency of Adolescents Before and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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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건강’이 17,748회(3.08%)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하였고(Lee & Kim, 2020),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자 건강기능

식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으며(Kang, 2020; Kim, 2023), 건강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식이보충제에 대한 관심과 소비도 증가(Hamulka et al., 2020)

하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다

보니 관련 검색 키워드에서도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사료

된다. 2위~4위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교육’, ‘식품’, ‘영양’으

로, 15,173회(2.63%)~11,322회(1.96%) 이었다. 8,934회(1.55%)~ 

5,155회(0.89%)의 빈도수를 나타낸 키워드는 ‘여드름’, ‘급식’, 

‘섭취’, ‘피부’, ‘비만’으로 5위~9위였으며 4,651회(0.81%)~3,338

회(0.58%)의 빈도수를 나타낸 키워드는 ‘안전’, ‘성장’, ‘운동’, 

‘식사’, ‘스트레스’, ‘학습’, ‘실태조사’, ‘탈모’로 10위~17위의 

순위를 나타내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1위~10위까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는 ‘교육’, ‘건강’, ‘급식’, ‘영

양’, ‘비만’, ‘여드름’ 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교육’과 ‘건

강’의 키워드가 1위(3.20%), 2위(2.62%)인 반면, 코로나19 이

후에는 코로나19 이전의 순위가 바뀌어 ‘건강’이 1위(3.08%),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순위 단어
빈도수

(N)

백분율

(%)
순위 단어

빈도수

(N)

백분율

(%)

27 아토피   909 0.26% 27 수면  1,545 0.27%

28 간식   823 0.23% 28 건선  1,416 0.25%

29 수면   799 0.23% 29 신체  1,370 0.24%

30 패스트푸드   746 0.21% 30 채식  1,356 0.24%

31 요리   698 0.20% 31 생리  1,339 0.23%

32 영양제   694 0.20% 32 온라인  1,331 0.23%

33 행복   675 0.19% 33 신체활동  1,330 0.23%

34 라면   650 0.18% 34 영양소  1,280 0.22%

35 농산물   616 0.17% 35 간식  1,258 0.22%

36 흡연   599 0.17% 36 각질  1,199 0.21%

37 힐링   587 0.17% 37 체중  1,197 0.21%

38 소식   581 0.16% 38 비타민  1,179 0.20%

39 엄마   562 0.16% 39 영양제  1,167 0.20%

40 우유   554 0.16% 40 농산물  1,159 0.20%

41 위생   550 0.16% 41 채소  1,155 0.20%

42 보건   535 0.15% 42 먹방 시청  1,140 0.20%

43 편식   514 0.14% 43 요리  1,077 0.19%

44 방학   504 0.14% 44 성장기  1,047 0.18%

45 결식   501 0.14% 45 패스트푸드   987 0.17%

46 간편식 제공   501 0.14% 46 편식   966 0.17%

47 비타민   481 0.14% 47 소식   954 0.17%

48 카페인   456 0.13% 48 과일   949 0.16%

49 먹거리   452 0.13% 49 가공   922 0.16%

50 김치   452 0.13% 50 호르몬   921 0.16%

Tabl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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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2위(2.63%)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는 ‘비

만’의 키워드가 6위(1.34%)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9위

(0.89%)가 되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33위의 ‘신체활동’이라

는 키워드가 새롭게 나타났다.

2020년 9월 기준 20대부터 60대 성인 5,016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56%가 코로나로 인

해 활동 감소를 체중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며 운동 중

단이 37%,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이 27%로 나타났다(Park, 

2020).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2020)에 따르면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실시한 ‘건강투자 인식조사’

에서는 32.9%의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신체활동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하루 평균 끼니 횟수, 간식 

섭취 및 배달 음식 주문 횟수 증가 등이 체중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Lee, 2021).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체중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장기

적으로는 비만을 증가시킬 수 있는 체중 증가의 위험 요소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Zachary et al., 2020)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 실태에 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아침식사’의 키워드가 1.10%의 비

율로 7위의 높은 순위를 보인 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침

식사’의 키워드는 상위 50개 순위에서 사라졌고, 21위(0.39%)

에 ‘아침’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음

식’이라는 키워드가 5위(1.80%)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음식’이라는 키워드는 사라지고, ‘식품’이라는 키워드가 3위

(2.24%)에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여드름’의 키워드가 

9위(0.80%), 코로나19 이후에는 5위(1.55%)로 순위에 변화가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피부’, ‘탈모’, ‘아토피’의 키워

드가 각각 12위(0.63%), 20위(0.35%), 27위(0.26%)였으나 코로

나19 이후 8위(0.95%), 17위(0.58%), 20위(0.39%)로 순위가 상

승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건선’, ‘각질’의 키워드가 

새롭게 나타나 각각 28위, 36위를 나타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는 ‘안전’, ‘식사’, ‘과일’, ‘패스트푸드’, ‘비타민’의 키

워드가 각각 16위(0.46%), 21위(0.35%), 23위(0.33%), 30위

(0.21%), 47위(0.14%)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안전’, ‘식

사’, ‘비타민’의 키워드는 각각 10위(0.81%), 13위(0.69%), 38

위(0.20%)로 순위가 상승하였고, ‘과일’, ‘패스트푸드’는 각각 

48위(0.16%), 45위(0.17%)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코로나19 이

전에는 ‘친환경’, ‘행복’, ‘라면’, ‘힐링’, ‘엄마’, ‘우유’ 등의 

키워드가 각각 26위, 33위, 34위, 37위, 39위, 40위에 있었던 

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상위 50개 순위에서는 사라졌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실태조사’, ‘코로나’, ‘당류’, ‘온라인’, ‘먹

방 시청’ 등의 키워드는 16위, 18위, 26위, 32위, 42위의 순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상위 50개의 검

색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를 통해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의미

의 방향과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들을 청소년과 식생활 교육에 반영한다면 높은 동기부

여로 인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3. 50개 상위 검색 키워드의 빈도 가중치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50개 상위 

검색 키워드의 가중치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코로나

19 이전 가장 높은 빈도 가중치를 나타낸 키워드는 ‘교육’이었

고, 2위~12위는 ‘급식’, ‘영양’, ‘건강’, ‘음식’, ‘비만’, ‘아침식

사’ , ‘여드름’, ‘운동’, ‘상담’, ‘성장’, ‘피부’로 나타났다. 코로

나19 이후 가장 높은 빈도 가중치를 나타낸 키워드는 ‘여드름’ 

이었다. 2위~12위는 ‘교육’, ‘건강’, ‘식품’, ‘영양’, ‘급식’, ‘섭

취’, ‘피부’, ‘비만’, ‘안전’, ‘탈모’, ‘성장’ 이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 키워드

의 빈도 가중치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 ‘건강’, 

‘급식’, ‘영양’, ‘여드름’과 같은 키워드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빈도의 가중치 10위 안에 포함되었고,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 가중치가 150% 이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 키워드로써 

중요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빈도 분석 결과에서도 앞서 

제시된 키워드는 빈도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비만’, ‘안전’, ‘탈모’, ‘성장’, ‘운동’, ‘스트레스’, 

‘식사’, ‘아토피’, ‘다이어트’, ‘비타민’, ‘영양제’, ‘성장기’, ‘간

식’, ‘요리’, ‘농산물’, ‘과일’, ‘채소’ 등의 키워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빈도 가중치 50위 안에 포함되어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 키워드로써 빈도와 중요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교육’, ‘여드름’의 키워드가 각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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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순위 단어
단어 빈도의 가중치

(TF-IDF)
순위 단어

단어 빈도의 가중치

(TF-IDF)

1 교육 18,829.73 1 여드름 26,233.24

2 급식 16,989.83 2 교육 26,214.24

3 영양 14,462.47 3 건강 24,107.03

4 건강 13,762.59 4 식품 22,510.62

5 음식 11,982.16 5 영양 21,332.17

6 비만 10,757.55 6 급식 20,523.28

7 아침식사 10,268.44 7 섭취 17,644.20

8 여드름  9,861.15 8 피부 15,461.84

9 운동  9,125.65 9 비만 13,636.37

10 상담  8,715.19 10 안전 12,950.61

11 성장  7,200.15 11 탈모 12,759.39

12 피부  7,104.56 12 성장 11,748.34

13 식단  6,504.27 13 학습 11,184.38

14 다이어트  6,401.73 14 운동 10,934.82

15 스트레스  5,877.48 15 식사 10,466.97

16 탈모  5,282.92 16 스트레스 10,411.75

17 안전  5,154.66 17 실태조사 10,058.11

18 과일  4,223.57 18 아토피  9,450.12

19 신체  4,208.30 19 다이어트  8,807.74

20 환경  4,178.27 20 코로나  7,987.69

21 질환  4,168.50 21 식단  7,686.73

22 식사  4,060.76 22 수분  7,630.80

23 몸무게  4,020.01 23 아침  7,444.15

24 아토피  3,976.56 24 당류  7,227.60

25 친환경  3,683.53 25 가정  6,989.87

26 채소  3,454.04 26 영상  6,935.21

27 성장기  3,438.11 27 건선  6,871.40

28 간식  3,158.75 28 생리  5,740.96

29 수면  2,971.84 29 채식  5,608.51

30 영양제  2,902.13 30 수면  5,436.41

31 요리  2,867.24 31 먹방 시청  5,162.67

32 패스트푸드  2,849.43 32 신체활동  5,124.27

33 행복  2,709.81 33 온라인  5,111.81

34 힐링  2,601.66 34 영양소  4,964.95

35 라면  2,534.36 35 신체  4,952.83

36 소식  2,518.95 36 영양제  4,875.56

Table 6.

Weighted Analysis of Diet-Related Word Frequencies of Adolescents Before and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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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교육’이 2위로 나타났고, ‘여드

름’이 1위로 순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는 ‘음식’의 키워드가 5위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음식’의 

키워드 대신 ‘식품’이라는 키워드가 4위로 등장하였고, 코로

나19 이전의 ‘아침식사’의 키워드 순위는 하락하였으나, 빈도

의 가중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졌다. 또한 ‘피부’, ‘탈모’, 

‘아토피’의 키워드가 각각 12위, 16위, 24위로 나타났지만, 코

로나19 이후에는 8위, 11위, 18위로 모두 순위에 있어 상승을 

보였고, 코로나19 이후 ‘건선’, ‘각질’ 이라는 키워드가 27위, 

43위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코로나19 이전 10위였던 ‘상담’의 

키워드와 그 외 ‘친환경’, ‘행복’, ‘힐링’, ‘라면’, ‘흡연’ 등의 

키워드도 코로나19 이후에는 상위 50개 순위에서는 사라졌으

며 코로나19 이후 ‘섭취’, ‘실태조사’, ‘코로나’, ‘당류’, ‘가정’, 

‘영상’, ‘먹방 시청’, ‘온라인’, ‘제과제빵’ 등의 키워드가 각각 

7위, 17위, 20위, 24위, 25위, 31위, 33위, 44위에 등장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청소년 

식생활 행태를 비교 분석한 Lee와 Kim(2023)의 연구에서 코로

나19 유행은 한국 청소년들의 식생활 행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쳤다고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식생활에서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Hwang et al., 2021)한다고 보고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코로

나19가 영향을 미친 청소년과 식생활에서 빈도와 중요성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4. 식생활 관련 검색 키워드 빈도 시각화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는 <Figure 

1>, <Figure 2>와 같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교육’, 코로나19 

이후에는 ‘건강’ 의 키워드가 가장 크고 굵게 나타나 빈도와 

중요성이 가장 높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교육’, ‘건강’, ‘급식’, ‘영양’, ‘음식’, ‘비만’, ‘아침 식사’, ‘운

동’, ‘여드름’이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 키워드로써 빈도

와 중요성이 높았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건강’, ‘교육’, ‘식

품’, ‘영양’, ‘여드름’, ‘급식’, ‘섭취’, ‘피부’, ‘비만’, ‘안전’이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 키워드로써 빈도와 중요성이 높았

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아침 식사’의 키워드가 청소년과 식생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순위 단어
단어 빈도의 가중치

(TF-IDF)
순위 단어

단어 빈도의 가중치

(TF-IDF)

37 흡연  2,470.41 37 비타민  4,827.59

38 농산물  2,426.73 38 간식  4,767.94

39 간편식 제공  2,420.82 39 요리  4,682.82

40 위생  2,374.78 40 농산물  4,626.17

41 우유  2,330.22 41 체중  4,597.17

42 엄마  2,301.76 42 채소  4,483.75

43 김치  2,229.99 43 각질  4,429.63

44 보건  2,217.65 44 제과제빵  4,374.78

45 비타민  2,216.04 45 성장기  4,055.66

46 결식  2,163.21 46 패스트푸드  3,962.02

47 상차림  2,143.39 47 과일  3,909.72

48 방학  2,140.72 48 편식  3,845.60

49 편식  2,127.36 49 소식  3,829.55

50 카페인  2,000.95 50 가공  3,809.69

Table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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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관련 검색 키워드로서 빈도와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신체활동’의 키워드가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여드름’ 키워드의 글자 크기가 코로나19 이전

보다 이후의 워드 클라우드에서 커진 것을 보면 코로나19 이

전보다 이후에 ‘여드름’에 대한 빈도와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부’, ‘탈모’, ‘아토피’, ‘안전’, ‘식사’ 등의 

키워드의 글자 크기 변화를 통해서도 코로나 19 이전보다 이

후에 ‘피부’, ‘탈모’, ‘아토피’, ‘안전’, ‘식사’에 대한 빈도와 

중요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전 워드 클라우

드에서 ‘친환경’, ‘행복’, ‘라면’, ‘힐링’, ‘엄마’, ‘우유’ 등의 

키워드는 코로나19 이후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사라졌고, 대신 

코로나19 이후에는 ‘건선’, ‘각질’, ‘실태조사’, ‘코로나’, ‘당

류’, ‘온라인’, ‘먹방 시청’ 등의 키워드가 워드 클라우드에 나

타났다.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 키워드의 빈도와 중요성을 한 눈

에 보기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블로그⋅뉴스⋅

카페⋅지식IN⋅학술정보, 웹문서, 다음의 블로그⋅뉴스⋅카

페⋅웹문서, 구글의 뉴스⋅페이스북⋅웹문서, 유튜브와 트위

터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0년 1월 18일까지의 

2년을 코로나19 이전, 2020년 1월 19일부터 2022년 1월 18일

까지의 2년을 코로나19 이후로 설정하여 4년동안 텍스톰

(TEXTOM)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 키워드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의 수와 용량, 빈도와 

가중치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이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 검색 

데이터의 수는 총 49,128건 이었고, 용량은 총 21,945KB 이었

으며, 코로나19 이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 검색 데이

터의 수는 총 49,304건, 용량은 23,309KB 이었다.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 검색 전체 데이터의 수와 용량은 코로나

19 이후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 검색 증가로 관심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었다. 

Note. The larger the size of the keyword, the higher the frequency and the 

smaller the size of the keyword, the lower the frequency.

Figure 1. 

Analysis of Diet-Related Word Frequency of Adolescents 

before COVID-19 by Word Cloud

Note. The larger the size of the keyword, the higher the frequency and the 

smaller the size of the keyword, the lower the frequency.

Figure 2. 

Analysis of Diet-Related Word Frequency of Adolescents 

after COVID-19 by Wor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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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

된 결과 키워드 중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1위에서 5위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교육’, ‘건강’, ‘급식’, ‘영양’, ‘음식’ 순이

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건강’, ‘교육’, ‘식품’, ‘영양’, ‘여드

름’ 순이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건강, 면역 등에 대한 중요

성이 커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하고 재택수업 등으로 

급식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검색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50개 상위 키워드의 빈도 가중치 분석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난 1위에서 5위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교육’, ‘급식’, ‘영

양’, ‘건강’, ‘음식’ 순이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여드름’, ‘교

육’, ‘건강’, ‘식품’, ‘영양’ 순이었다. 빈도 가중치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 ‘건강’, ‘급식’, ‘영양’, ‘여드름’과 

같은 키워드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빈도의 가중치 

10위 안에 포함되었고,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 가

중치가 150% 이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감소, 활동 감소 등과 식생활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드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을 볼 수 있어 건강을 

위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교육’, 코로나19 이후에는 ‘건강’ 의 키워

드가 가장 크고 굵게 나타나 빈도와 중요성이 가장 높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 키워드의 빈도와 중

요성을 한 눈에 보기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로 코로나19 전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 키워드 검색 경향을 알아보고 빈도와 중요성이 높은 키

워드를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게 됨으로써 텍스트 마이닝 방법

을 활용해 식생활에 적용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가정 교과의 

청소년기의 식생활문제와 균형 잡힌 식사계획과 선택 등의 

단원에서 가독성이 뛰어난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의 매체로 활용하는 등 올바른 식생활 교육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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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와 트위터 등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8일 기준으로 2년 전후 4년 동안 텍스톰(TEXTOM)

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 키워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빈도와 가중치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키워드 검색 전체 데이터의 수와 용량은 코로나19 이후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된 결과 키워드 중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교육’, 코로나19 이후에는 ‘건강’이 가장 높아 코로나 19로 

인하여 건강, 면역 등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50개 상위 키워드의 빈도 

가중치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전 가장 높은 빈도 가중치를 나타낸 키워드는 ‘교육’이었고,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빈도 가중치를 

나타낸 키워드는 ‘여드름’ 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감소, 활동 감소 등과 식생활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드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넷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교육’, 코로나19 이후에는 ‘건강’ 의 키워드가 가장 크고 굵게 나타나 빈도와 

중요성이 가장 높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로 코로나19 전후 청소년과 식생활 관련 검색 키워드 검색 경향을 

알아보고 빈도와 중요성이 높은 키워드를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게 됨으로써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활용해 식생활에 적용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가정 교과의 청소년기의 식생활문제와 균형 잡힌 식사계획과 선택 등의 단원에서 가독성이 뛰어난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의 매체로 활용하는 등 올바른 식생활 교육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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