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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hifts that occurred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by scrutinizing digital 
keywords derived from prominent culture media, such as books and instagram. The analysis identified trends rooted in 
digital terminology. For this study, the period 2017 to 2022 was divided into three-year segments,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Subsequently, a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igital keywords to assess the number of digital-
related books and book hashtags, the number of instagram mentions, and relevant keywords. We found that COVID-19 
exerted a discernible influence on information related to digital keywords, substantially impacting both the book pub-
lishing market and instagram. Notably, digital-related books have been published in a variety of fields since the outbreak, 
and new fields are emerging. The year 2020 saw the most significant growth in the mentions of digital terms on ins-
tagram. Such terms were used in conjunction with terminology related to people working in a digital environment, 
endeavors aimed at revenue generation in online spaces, leisure activities associated with art and culture, and online ser-
vice platforms. Through the analysis of digital keyword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dig-
ital trends and their future trajectories.

Key words: COVID-19 (코로나19), digital (디지털), online bookstore (인터넷 서점), instagram (인스타그램), text mining             
(텍스트 마이닝)

1. 서 론

최근 COVID-19 대유행은 디지털(Digital) 기술을 확대시키     

는 계기가 되었다(Kim, 2021a). 그리고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에 한국형 뉴딜정책과 산      

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제        

도를 마련하였다(Shim & Kim, 2022). 즉, 이제는 디지털 환        

경에 대한 적응과 활용 역량이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Kim & Ha, 2021). 

디지털이란 컴퓨터 매체와 관계된 것을 시사하는 용어이며      

(Ryu, 2006), 오늘날에는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친숙한 말     

이다(Lee, 2009). 이에 디지털 용어를 조합한 새로운 의미를     

갖는 용어가 많이 나타나면서, 이와 같은 용어를 이해하기 위     

한 연구가 COVID-19 발생 전후로 수행되고 있다. 관련 선행     

연구로는 용어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한 연구가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Lee & Byun, 2008), 디지털 큐레이션(Kim, 2015), 디     

지털 노마드(Cho, 2019), 디지털 놀이(Kwon, 2021), 디지털     

패션(Baek et al., 2022)과 같은 용어에 대한 연구가 있다. 최     

근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여 의미 있는 개념이나 특성을     

추출하고 이들 간에 패턴이나 추세 등의 정보를 빠르게 추출하     

는 기술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으로(Lee et al., 2023)     

특정 용어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는 추세이다. 관련 선행 연     

구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Lee, 2019), 디지털 패션 테크     

(Song & Lim, 2021), 디지털 작품(Park, 2022a)과 같은 용어     

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근래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디지털     

용어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관심 키워드 중 1순위인 것으     

로 나타난 바 있으며(Park, 2022b),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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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료에서 핵심 키워드로도 나타난 바 있다(Hong & Han,        

2022). 이렇듯 이제 디지털 용어는 COVID-19 발생 후 일상적        

인 용어에서 더 나아가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         

털 용어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COVID-19 발생과 디지털 전환은 대중문화에 많은 영       

향을 미쳤다. COVID-19 발생 후 사회에서 대표적 문화 상품        

인 도서는(Jung, 2011) 판매량이 증가하였고(Choi, 2021), 디지      

털 기술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다루는 도서가 출판되었다(Bae,       

2022). 또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서비스로 자리 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Im, 2017)    

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광고(Lee & Mo,       

2022), 이를 이용한 개인 간 유대감을 느끼는 활동(Chen et al,         

2022) 등으로 인해 SNS를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Son &       

Heo,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대를 읽고 독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출        

판된 도서와(Park & Park. 2016)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SNS를(Lee et al., 2017) 바탕으로 하여 연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과 관련되어 최근 변화된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서점에 나타난 디지털과 연관된 도        

서의 출판량과 연관어, SNS에 나타난 디지털 용어의 언급량과       

연관어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획득하고 분석하여, COVID-19 발      

생 전후 변화를 분석하여 COVID-19를 통한 디지털 키워드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        

는 인터넷 서점과 SNS에 나타난 디지털 용어 검색에 따른 연         

관 정보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획득하고 분석하여, COVID-19      

발생 전후 변화를 비교하면서 COVID-19를 통한 디지털 키워       

드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서점에 나타난 디지털과 연관된 도서 정보를 추출하고,       

디지털 연관 도서의 출판량과 연관어를 분석한다. 둘째, 인스타       

그램에서 디지털 용어와 같이 나타난 게시물의 소셜 텍스트를       

추출하여, 디지털 언급량과 연관어를 분석한다. 셋째, 종합적으      

로 인터넷 서점과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디지털 용어 검색에 따        

른 연관 정보의 양과 연관어의 공통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COVID-19 발생 후 디지털을 다루는 분야와 연관어의 특징을       

정리한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용어와 연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검        

색어로 디지털을 사용하였다. 즉, 연구 대상은 COVID-19 전후       

기간의 ‘디지털’이다. 검색 시 국문과 영문을 동의어로 처리하       

였다. 연구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하였다. COVID-19 발생 시점은 Cho(2022)와 Cho(2023)의 연      

구와 같이 2020년 1월로 하였다. 그리고 COVID-19 발생 이     

후부터 현재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확정적이므로 동일 기간으     

로 COVID-19 발생 전 기간도 3년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COVID-19 전후 분석 기간을 3년씩 나누었다. COVID-19로     

인한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3년으로 구분한 기간은 Yoo and     

Lee(2023)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확한 선정이라고 단     

정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3년으로 구분한 기간을 통해 COVID-19 발생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기간을 2017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COVID-19 발생 전 기간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COVID-     

19 발생 후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도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인터넷 서점으로는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에서 발간한     

2022년 출판시장 통계보고서(http://member.kpa21.or.kr)를 참고   

하여, 도서 매출량이 높은 교보문고(www.kyobobook.co.kr)와    

YES24(www.yes24.com)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소셜 텍스트를    

수집하기 위한 SNS로는 Lee and Lee(2018)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인스타     

그램(www.instagram.com)을 선정하였다. 

2.3. 자료 수집 및 분석

인터넷 서점에 나타난 디지털과 연관된 도서 정보를 수집하     

기 위해 교보문고와 YES24에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파이썬     

(Pyothon)의 셀레늄(Selenium) 라이브러리로 크롤링(Crawling)   

을 하였다. 이에 디지털과 연관된 도서의 정보인 도서명, 출판     

연도, 분류 범주를 추출하였고, 해시태그(Hashtag)를 추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해시태그를 디지털 연관 도서의 연     

관어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는 맷플롯립(Matplotlib) 라이브러    

리를 이용하여 출판 연도별 도서 수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파이썬으로 작성한 일부 코드는 Table 1과 같으며, 파이썬 코     

드로 수집한 일부 데이터는 Table 2와 같다.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각 인터넷 서점에서     

동일한 도서가 추출되면 출판 건수 분석에서는 1권으로 산출     

하였다. 하지만 각 인터넷 서점에서 분류된 범주와 연관어가 다     

르게 나타나는 동일한 도서는 출판 비율과 연관어 비율 분석     

시 1권으로 산출하지 않고 그대로 분석에 반영하였다. 마지막     

으로 출판 분류 범주별로 주요 연관어를 나열하여 분석하였다.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소셜 텍스트를 수집하기 위해 인스타     

그램에 게시된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썸트렌드     

(Sometrend)를 활용하여 디지털 언급량과 디지털 연관어를 추     

출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수행     

하였다. 이때,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추출된 연관어 중 같은     

의미를 갖는 국문과 영문은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본 연     

구 해석에서 무리가 있는 상위 순위에 나타난 특정 장소, 브랜     

드, 인물 연관어는 제외하고, 1순위부터 15순위까지 나열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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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논의

3.1. 인터넷 서점에 나타난 분석 결과

3.1.1. 출판량

디지털과 연관된 도서 수를 살펴보면 Fig. 1과 같다. COVID-        

19 발생 전에는 2017년 8권, 2018년 8권, 2019년 10권으로        

총 26권이 출판되었고, COVID-19 발생 후에는 2020년 33권,       

2021년 28권, 2022년 84권으로 총 145권이 출판되었다. 시간       

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였는데, 특히 2020년부터 출판량이 증       

가하였으며, 2022년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3.1.2. 연관어

디지털 연관 도서의 연관어 빈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         

Table 1. Python code

Item Data collection code using selenium Data visualization code using matplotlib

Image

Table 2. Collection data

Item Collection data

Image

Fig. 1. Number of digital-related book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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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출판 범주별 연관어는 Table 4와 같다.

경제  ·  경영 범주에서 COVID-19 발생 전 6권(20.0%),         

COVID-19 발생 후 50권(32.1%)으로 12.1%p가 증가하였고,     

전체 범주 중에서 출판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연관어도        

COVID-19 발생 전 30개(30.9%)에서 COVID-19 발생 후 106       

개(29.7%)로 매우 증가하였다. 주요 연관어를 살펴보면,     

COVID-19 발생 전에는 ‘디지털, 디지털화폐, 테크놀로지’와 같      

은 디지털 관련 용어, ‘비즈니스, 기업경영, 시장분석’과 같은       

기업 경영 관련 용어가 사용되었다. COVID-19 발생 후에는 ‘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디지털마케팅’과 같이 디지털 관련       

용어가 사용되었다. ‘노마드, 글솜씨, 인기업’와 같은 개인 경영       

관련 용어도 사용되었다. 즉, COVID-19 발생 기간 동안 경        

제  ·  경영 범주의 도서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COVID-19 발           

생 전후 모두 디지털 용어가 들어간 연관어를 사용하고 있어,        

경제  ·  경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었다. 더불어 COVID-19 발생 기간에는      

개인 경영 관련 용어 및 부가적인 수입을 다루는 도서가 출판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컴퓨터  ·  IT 범주에서는 COVID-19 발생 전 5권(16.7%),         

COVID-19 발생 후 23권(14.7%)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다양한 범주에서 디지털 관련 도서가 출판됨에 따라 출판 비율        

은 1.9%p 감소하였지만, 도서 수는 경제  ·  경영 범주 다음으로           

증가하였다. 연관어도 COVID-19 발생 전 18개(18.6%)에서     

COVID-19 발생 후 81개(22.7%)로 증가하였다. 주요 연관어를      

살펴보면, COVID-19 발생 전에는 ‘암호학, 순열, 페르마’와 같     

은 수학 관련 용어,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같     

은 사업 관련 용어가 사용되었다. COVID-19 발생 후에는 ‘파     

이썬, 포토샵, 소프트웨어 교육, 웹개발자, 비전공자’와 같은 소     

프트웨어 및 교육 관련 용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제페     

토, 스튜디오’와 같은 소셜 미디어 및 플랫폼 관련 용어가 사     

용되었다. 소프트웨어 및 교육 관련 용어가 연관어로 사용된 점     

은 COVID-19 발생 후 소프트웨어 기반 교육산업이 새로 출현     

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서비스가 크게 성장하였다고 밝힌 선행     

연구를(Kim & Geum, 2023) 뒷받침하였다. 이에 컴퓨터  ·  IT     

분야에서는 비전문가도 읽을 수 있는 도서도 출판되었다고 사     

료되었다. 소셜 미디어 및 플랫폼 관련 용어가 사용된 점에 대     

해서는 소셜 미디어가 소규모 운영 사업에서도 매우 유리한 마     

케팅과 유통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Ha & Kang,     

2019)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 수익과 관련된 도서     

가 출판되었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COVID-19 발생 후 창업과     

기업 경영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밝힌 선행 연     

구처럼(Kwon, 2023) 경제 활동을 위한 디지털 환경 적응을 돕     

는 도서가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컴퓨터    ·    IT 범주에     

서는 성공적인 사업을 돕는 소프트웨어와 소셜 미디어 및 플랫     

폼을 활용하는 역량과 기술을 많이 다루는 도서가 출판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예술  ·  대중문화 범주에서는 COVID-19 발생 전 10권(33.3%),     

COVID-19 발생 후에도 10권(6.4%)으로 나타났고, 연관어는     

Table 3. Publication category of digital-related books and frequency of related words

Category

Books Related words

Before COVID-19 After COVID-19 Before COVID-19 After COVID-19

N % N % N % N %

Economics/Business management 6 20.0 50 32.1 30 30.9 106 29.7

Computers/IT 5 16.7 23 14.7 18 18.6 81 22.7

Art/Popular culture 10 33.3 10 6.4 27 27.8 26 7.3

Politics/Society 2 6.7 15 9.6 0 0.0 24 6.7

Humanities 1 3.3 14 9.0 6 6.2 47 13.2

College textbooks 1 3.3 12 7.7 0 0.0 0 0.0

Young adult 2 6.7 5 3.2 8 8.2 30 8.4

Elementary reference 0 0.0 7 4.5 0 0.0 0 0.0

Children 1 3.3 5 3.2 0 0.0 7 2.0

Self-help 2 6.7 2 1.3 8 8.2 6 1.7

Natural sciences 0 0.0 3 1.9 0 0.0 0 0.0

Family/Parenting 0 0.0 3 1.9 0 0.0 6 1.7

Technology/Engineering 0 0.0 2 1.3 0 0.0 12 3.4

Test preparation 0 0.0 2 1.3 0 0.0 0 0.0

Foreign language 0 0.0 1 0.6 0 0.0 0 0.0

Middle & high school reference 0 0.0 1 0.6 0 0.0 0 0.0

Religion 0 0.0 1 0.6 0 0.0 6 1.7

Total 30 100.0 156 100.0 97 100.0 3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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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생 전 27개(27.8%), COVID-19 발생 후 26개       

(7.3%)로 나타나, 도서와 연관어 수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주        

요 연관어를 살펴보면, COVID-19 발생 전에는 ‘채색, 원근법,       

다이나믹’과 같은 그림 그리기 기술 관련 용어, ‘드로잉, 캐릭        

터드로잉, 일러스트’와 같은 디지털 그래픽 디자인 관련 용어,       

‘역사, 감상자’와 같은 대중문화 관련 용어가 나타났다.      

COVID-19 발생 후에도 유사한 용어가 나타났는데, 추가적으      

로 ‘코디, 청바지, 액세서리’와 같은 패션 관련 용어도 나타났        

다. 즉, COVID-19 발생 기간 동안 예술  ·  대중문화 범주에서           

디지털 연관 도서의 범위가 그림에서 패션까지 확대되는 변화       

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치  ·  사회 범주에서는 COVID-19 발생 전 2권(6.7%),         

COVID-19 발생 후 15권(9.6%)으로 2.9%p 출판 비율이 증가       

하였다. 연관어는 COVID-19 발생 전에는 없었고, COVID-19      

발생 후 24개(6.7%)로 나타났다. 주요 연관어를 살펴보면, ‘정       

치, 정부, 정책’과 같은 정치 관련 용어, ‘사회, 경제, 성공’과         

같은 사회 관련 용어가 나타났다. 또한 ‘여행’도 나타났는데 도        

서를 확인한 결과, 여행 관련 도서는 아니었다. 점차 해외여행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한 선행 연구를(Lee,       

2022; Park, 2023) 참고한다면, 이는 도서를 홍보할 수 있는     

연관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즉, 이 분야에서는 특징     

적인 연관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디지털과 밀접한 관계를 갖     

는 도서가 전보다 많이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인문 범주에서는 COVID-19 발생 전 1권(3.3%), COVID-     

19 발생 후 14권(9%)으로 5.6%p나 증가하여, 경제  ·  경영 범주     

다음으로 증가하였다. 연관어도 COVID-19 발생 전 6개(6.2%),     

COVID-19 발생 후 47개(13.2%)로 증가하였다. 주요 연관어를     

살펴보면, COVID-19 발생 전에는 ‘문해력, 책읽기, 독서가’와     

같은 전통적인 독서 관련 용어, ‘디지털 매체, 디지털 기기’와     

같은 디지털 독서 관련 용어가 나타났고, COVID-19 발생 후     

에는 ‘인문교양서, 소셜 미디어, 그림판’과 같은 여가 관련 용     

어, ‘온라인 수업, 평생 학습, 디지털리터러시’와 같은 교육 및     

학습 관련 용어, ‘미래전망, 메타버스,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기     

술 관련 용어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독서 영역으로 한     

정되었던 주제가 여가, 교육, 미래기술로 더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범주에서는 COVID-19 발생 전 2권(6.7%), COVID-     

19 발생 후 5권(3.2%)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연관어도 COVID-     

Table 4. Related words found in digital-related books

Category Before COVID-19 After COVID-19

Economics/

Business management

Digital, Digital currency, Technology,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pple, Business, Corporate management,    

Market analysis, Economist, Success, …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economy, Digital marketing,     

Digital healthcare, Digital age, Nomad, Writing skills, One-       

man company, Entrepreneurship, Rich

Computers/IT

Cryptology, Permutation, Fermat, Alberti, Elgar, Business     

registration, Corporate business owner, Private business     

owner, Value-added tax, Post, …

Python, Photoshop, Software education, Web developer,     

Non-major, Facebook, Twitter, Twitter, Zepeto, Studio, …

Art /Popular culture

Coloring, Perspective, Dynamic, Tutorial, Drawing,    

Character drawing, Illustration, Photoshop, History,    

Viewer, …

Coloring, Texture, Character drawing, Illustration, iPad     

illustration, Opera, Artwork, Coordination, Jeans, Accessory,     

…

Politics/Society -
Politics, Government, Policy, Technology, Participation,    

Society, Economy, Success, Evaluation, Travel, …

Humanities
Literacy, Reading books, Reader, Digital device, Digital      

media, Digital world

Humanities textbook, Social media, Paint program, Online      

class, Lifelong learning, Digital literacy, Future prospects,      

Metaverse, Artificial intelligence, …

Young adult
Computer, Robot, Interface, Science, Future science,     

Digitization, AI technology, AI era, Jobs

Big data, Internet of things, Smart, Avatar, Blockchain,       

Personal information, Breach, Notoriety, Fake news, Issue,      

…

Elementary reference -
Confirmation questions, Stage, Learning outcomes, Standards     

of achievement, Character, Essential skills 

Children -
Reading guidance, Device, Call format, Chat, Acquaintances,      

Noah, Recent times

Self-help
Philosophy, Life philosophy, Practical guidance, Living     

wisely, Social, Leisure, Digital age, Bennett

Pipeline, Blog, Digital nomad, Two jobs, Income, Blue       

ocean

Family/Parenting -
COVID-19, Artificial intelligence, Change, Stanford,    

Harvard, Fast lane

Technology/Engineering -
Digital marketing, Various cases, Performance, Digital     

tools, Adder, Flip flop, Encoder, Decoder, Demultiplexer

Religion -
Church, God, Worship service, Scripture, Sex education,      

Ob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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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발생 전 8개(8.2%), COVID-19 발생 후 30개(8.4%)로 증        

가하였다. 주요 연관어를 살펴보면, COVID-19 발생 전에는      

‘컴퓨터, 로봇, 인터페이스, 과학, 미래과학’과 같은 컴퓨터 과       

학 관련 용어, ‘디지털화,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시대, 일자        

리’와 같은 디지털 혁신 및 인공지능 관련 용어가 나타났고,        

COVID-19 발생 후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아바타,      

블록체인’과 같은 스마트 기술 및 가상현실 관련 용어, ‘개인        

정보, 침해, 악명, 가짜 뉴스, 이슈’와 같은 사회 문제 관련 용          

어가 나타났다. 즉, 디지털 기술과 밀접한 내용, 사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의 도서가 출판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초등참고서, 어린이, 가정  ·  육아 범주에서는 COVID-19 발생         

전에는 출판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후 각각 7권(4.5%),       

5권(3.2%), 3권(1.9%)이 출판되었다. 이 세 범주의 도서를 구입       

하는 소비층은 부모 세대이므로 연관어를 묶어서 살펴보면,      

‘독서지도안, 학습효과, 하버드’와 같은 교육 관련 용어가 나타       

났고, ‘채팅’이 나타났다. 이는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의 도서에서 나온 연관어로, 앞서 청소년 범        

주에서 나타난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을 다루는 교육 도서가 출판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학 연기 등으로 아         

동 도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선행연구(Choi,      

2021), 아이들 육아 과정에서 디지털을 이용하면서도 동시에 통       

제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발표한 선행연구를(Kim,      

2021b) 참고하면 앞으로도 가정에서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디지털 관련 교육 도서가 증가         

할 것으로 추측되었다.

자기계발 범주에서는 COVID-19 발생 전 2권(6.7%), COVID-      

19 발생 후 2권(1.3%)으로 나타났고, 연관어는 COVID-19 발       

생 전 8개(8.2%), COVID-19 발생 후 6개(1.7%)로 나타났다.       

주요 연관어를 살펴보면, COVID-19 발생 전에는 ‘철학, 생활       

철학, 실전 지침, 지혜롭게 살기’와 같은 철학 및 지혜 관련 용          

어, ‘소셜, 여가, 디지털 시대’와 같은 디지털 시대 및 여가 관          

련 용어가 나타났고, COVID-19 발생 후에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컴퓨터 전문 용어, ‘블로그, 디지털노마드, 투잡, 수입, 블        

루오션’과 같은 소득 관련 용어가 나타났다. 즉, 여가 시간과        

온라인을 활용한 철학 주제에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활용한 수익 관련 활동과 관련된 주제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기술  ·  공학 범주에서는 COVID-19 발생 후 2권(1.3%)이 출          

판되었고, 연관어는 COVID-19 발생 후 12개(3.4%)로, ‘디지털      

마케팅, 각종 사례, 성과’와 같은 디지털 마케팅 관련 용어, ‘디         

지털 도구, 가산기, 플립플롭’와 같은 디지털 로직 및 회로 관         

련 용어가 나타났다. 다른 범주와 비교하면, 전문적인 디지털       

활용 기술을 다루는 도서가 출판되었음 알 수 있었다.

종교 범주에서는 COVID-19 발생 후 1권(0.6%)이 출판되었      

고, 연관어는 6개(1.7%)가 사용되었다. 주요 연관어를 살펴보      

면, 종교 관련 용어였다. COVID-19 발생 후 신앙생활이 비대     

면 환경에서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고 한 선행연구     

를(Kim, 2022) 참고하면, 종교 관련 도서를 홍보하기 위한 연     

관어로 디지털을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대학교재 범주에서는 COVID-19 발생 전 1권(3.3%), COVID-     

19 발생 후 12권(7.7%)로 4.4%p 증가하였고, 이 외의 자연과     

학, 수험서, 외국어, 중  ·  고등참고서 범주에서는 COVID-19 발     

생 후 1권에서 3권 사이로 출판되었다. 여기에서는 연관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디지털과 연관된 교육 관련 교재가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3.2.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분석 결과

3.2.1. 언급량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도출한 디지털 언급량을 살펴보면     

Fig. 2와 같다. COVID-19 발생 전과 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COVID-19 발생 전에는 2017년 276,497건, 2018년     

372,608건, 2019년 400,755건으로 총 1,049,860건이 언급되었     

다. COVID-19 발생 후에는 2020년 487,745건, 2021년 124,253     

건, 2022년 125,005건으로 총 737,003건이 언급되었다. 2017     

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량이 증가하였고, 2020년 가장 많이 증     

가하였다. COVID-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언급     

량이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다.

3.2.2. 연관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도출한 디지털 연관어는 Table 5와     

같다. COVID-19 발생 전 나타난 출현 빈도가 높은 연관어로     

는 경제  ·  사회 범주에서 ‘노마드(73,822건), 디지털노마드(73,404     

건), 눈썹(37,684건), 반영구(32,787건), 점심(18,114건), 취미    

(16,901건), 직장인(13,408건)’, 문화  ·  여가 범주에서 ‘그림     

(77,320건), 캘리그라피(71,414건), 디자인(69,231건), 일러스트   

(49,480건), 드로잉(27,972건), 디지털드로잉(18,154건), 사진   

(13,207건)’, 상품  ·  품목 범주에서 ‘아이패드(50,224건)’가 나타     

났다. COVID-19 발생 후 나타난 출현 빈도가 높은 연관어     

Fig. 2. Number of mentions of ‘digital’ on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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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경제  ·  사회 범주에서 ‘노마드(98,962건), 디지털노마드        

(98,531건), 사업(67,608건), 뷰티(56,207건), 창업(51,994건),   

사업가(50,743건)’, 문화  ·  여가 범주에서 ‘그림(93,069건), 드로        

잉(85,240건), 일러스트(69,849건), 디지털드로잉(66,565건), 캘   

리그라피(23,976건), 여행(19,350건)’, 상품  ·  품목 범주에서 ‘아        

이패드(19,358건)’, 단체에서 ‘네이버(50,613건)’, 기타에서 ‘온    

라인(69,312건)’이 나타났다. COVID-19 발생 후 ‘그림, 노마드,      

디지털노마드, 일러스트, 드로잉, 디지털드로잉’은 출현 빈도가     

증가하였고, ‘캘리그라피, 일러스트’는 출현 빈도가 감소하였다.

COVID-19 발생 전 ‘점심’ 연관어와 관련하여 원문을 확인       

하면, 디지털 단지와 같은 특정 구역 명칭이 게재된 원문이었        

다. COVID-19 발생 이전에는 디지털 의미와 무관하였음에도      

상위 순위에 나타났는데, COVID-19 발생 후에는 상위 순위에서       

사라졌다. COVID-19 발생 후 새로 출현한 연관어 중에서는       

‘온라인’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사업, 뷰티, 창업, 사업가, 네        

이버, 여행’이 새로 출현하였다. COVID-19 발생 전 경제  ·  사회           

범주에서 ‘취미, 직장인’이 연관어로 나타났으나 COVID-19 발      

생 후에 ‘사업, 창업, 사업가’가 새로 출현한 점은 특징적이며,        

취미 형태의 여가 활동과 같은 연관어에서 개인이 온라인 플랫        

폼을 이용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제 활동과 같은 연관         

어로 변화된 점을 확인하였다.

3.3. 종합적 논의 

COVID-19 발생 전과 비교하여 COVID-19 발생 기간 동안       

인터넷 서점과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디지털 용어와 연관된 정       

보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인터넷 서점에 나타난 변        

화를 정리하면, 경제  ·  경영, 컴퓨터  ·  IT, 정치  ·  사회, 인문 범주에                  

서 도서가 많이 출판되었고, 대학교재, 청소년, 초등참고서, 어     

린이 범주에서도 도서가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예술  ·  대중문화     

범주에서는 COVID-19 발생 전과 변함없이 꾸준하게 출판하고     

있는 추세였다. Jung and Joo(2022)는 디지털 서비스의 급진적     

인 변화는 일부 세대에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COVID-19 발     

생 후 디지털과 연관된 도서를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제공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출판되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     

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디지털 연관어가 줄어든 추세로 나타났     

다. Chin et al.(2022)는 에듀테크 기반 교육 관련 논문에서 핵     

심 키워드로 디지털, 메타버스, 플랫폼, 사이버가 나타났다고 하     

였다. 이를 본 연구 결과와 고찰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스타     

그램에서 디지털 용어를 대체하는 유사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     

었다고 사료되었으며, 이로 인해 COVID-19가 발생한 지 1년     

이 경과한 후부터는 디지털 용어의 사용량 감소했다고 보여졌     

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과 연관된 정보의 양이     

매우 다양해졌음이 확인되었다.

COVID-19 발생 후 인터넷 서점과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연     

관어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디지털 용어는 디     

지털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와 함께 나타났다. 디     

지털을 활용하여 유리한 환경을 찾아 늘 이동하는 현대인의 생     

활방식과(Hong, 2020) 첨단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     

상 조직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한다(Kim,     

2011).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 안에서     

활동하기 편한 스타일이 트렌드가 되는(Jung, 2022) 등 COVID-     

19 발생 후 비대면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일컫는 용어가 디지털 용어와 함께 출현하였다고 사료     

Table 5. Digital-related words on instagram

Rank
Before COVID-19 After COVID-19

Related words Category N Related words Category N

1 Picture Culture/Leisure 77,320 Nomad Economy/Society 98,962

2 Nomad Economy/Society 73,822 Digital nomad Economy/Society 98,531

3 Digital nomad Economy/Society 73,404 Picture Culture/Leisure 93,069

4 Calligraphy Culture/Leisure 71,414 Drawing Culture/Leisure 85,240

5 Design Culture/Leisure 69,231 Illustration Culture/Leisure 69,849

6 iPad Products/Items 50,224 Online Other 69,312

7 Illustration Culture/Leisure 49,480 Business Economy/Society 67,608

8 Eyebrows Economy/Society 37,684 Digital drawing Culture/Leisure 66,565

9 Semi-permanent Economy/Society 32,787 Beauty Economy/Society 56,207

10 Drawing Culture/Leisure 27,972 Entrepreneurship Economy/Society 51,994

11 Digital drawing Culture/Leisure 18,154 Entrepreneur Economy/Society 50,743

12 Lunch Economy/Society 18,114 Naver Organization 50,613

13 Hobby Economy/Society 16,901 Calligraphy Culture/Leisure 23,976

14 Office worker Economy/Society 13,408 iPad Products/Items 19,358

15 Photo Culture/Leisure 13,207 Travel Culture/Leisure 19,350

Note: Shaded entries denote related words not appearing in both top rankings before and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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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둘째, 디지털 용어는 온라인 환경에서 수익 창출을 위        

한 활동과 관련된 용어와 함께 나타났다. COVID-19 발생 후        

장기 경제 불황에 의해 정규직도 SNS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        

이 커지고(Cho & Jang, 2021),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Lee, 2022) 등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경          

제적 안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Joo & Hyun, 2022).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디지털 용어는 예술, 문화 행위와 관련된 여가 활동 용어와 함         

께 나타났으며, 특히 미술 활동과 관련된 용어와 함께 나타났        

다. COVID-19 발생 후 메타버스 플랫폼 환경의 성장 흐름에        

맞춰 디지털 캐릭터가 개발되고 있다(Cho, 2023). 그리고 태블       

릿을 활용한 디지털 드로잉은 컴퓨터보다 쉽게 작업이 가능하       

여(Moon & Kim, 2022),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디지털 드로        

잉을 즐기고 있는 추세이다. 즉,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예술과        

문화 활동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즐기고 있는 추세       

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디지털 용어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         

폼을 일컫는 용어와 함께 나타났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는      

개인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Lee & Yoo, 2022).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등         

은 가입이 수월하고 사용이 간편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소상공인에게도 SNS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중요        

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Yoon, 2020). 특히 블로그 활용은 코        

로나 환경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발전하여 브랜드에서도 소      

비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블로그를 사용한다(Park, 2023).      

수익 창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과 개인 여가 공유 활동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기에 COVID-19 발생 후 디지털 용어와       

함께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디지털 용어는 다른 용어와 함께 조합될 수 있고, 조합된 새         

로운 용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COVID-19 발생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디지털은 여러 분야의 주요 키워드로 나타       

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디지털 용어만을 중심으로 한 키        

워드 분석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디지털 용어와 함께 출         

현된 연관 정보를 확인한다면, 디지털과 관련된 시장을 예측하       

거나, 디지털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보         

탬이 되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 매체인 인터넷 서점과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디지털 용어와 연관된 정보를 텍스트마이닝으로 추출하고,     

COVID-19 발생 전후 변화를 비교 분석하면서 COVID-19 발       

생을 통한 디지털 키워드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COVID-19 발생은 인터넷 서점과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디지털 용어와 관련된 정보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발생 후 디지털과 관련된     

주제와 내용을 다루는 도서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디지털을 다     

루지 않았던 출판 분야에서도 디지털 관련 도서가 출판되었으     

며, 인스타그램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연관어가 나타났다. 즉,     

COVID-19 발생 기간 동안 디지털이 각종 분야와 접목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COVID-19 발생을 통한 디지털 용어의 연관     

어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디지털 용어는 디지털 환     

경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와 나타났고, 온라인 환경에     

서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용어와 나타났다. 또한 예     

술, 문화와 관련된 여가 활동에 관한 용어, 온라인 서비스 플     

랫폼을 일컫는 용어와도 함께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중문화에서 COVID-19 발생이 디지털 용어와     

연관된 정보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연구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다른 대중 매체도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분야에서 활용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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