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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관련 트위터 상의 이슈 확산 양상 분석:

이슈 현저성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Spread of Issues Related to COVID-19 Vaccine on 

Twitter: Focusing on Issue Salience

홍주현*, 이미나**

Juhyun Hong*, Mina Lee**

요 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도입 단계에서 트위터 상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확산되었

는지 이슈 현저성을 중심으로 규명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1기(백신 도입 초기: 2021년 3월 7일~4월 3일), 2

기(접종률 정체기: 2021년 4월 4일~4월 22일), 3기(접종률 증가기: 2021년 4월 23일~5월 5일)로 시기를 구분하고 시

기에 따른 이슈 확산 경향을 분석했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는 노드엑셀(NodeX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이 높은 검색어를 입력하여 일별 트위터 네트워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분석 기간 전체에서

부작용 관련 의견이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부작용 관련 이슈의 현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률이 증가하고 접

종 후 사망사례가 보도된 후 사망 관련 이슈도 트위터에서 부각되었다. 반면 트위터에서 백신 안전성 관련 이슈는 크

게 주목받지 못했다. 본 연구 결과는 국가의 재난재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슈 확산 채널로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제고하고, 정부가 소셜미디어 상의 공중의 의견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향후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안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요어 : 코로나19, 이슈 현저성, 트위터, 위기 커뮤니케이션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network analysis to determine how COVID-19 vaccine-related issue spread on 

Twitter during the introduction stage of the COVID-19. Issue diffusion tendency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time period: phase 1 (initiation of vaccine introduction: March 7 - April 3, 2021), phase 2 (stagnant period of 

vaccination: April 4 - April 22, 2021), and phase 3 (increase of vaccination: April 23 - May 5, 2021). NodeXL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Daily Twitter network data were collected by entering search terms 

highly related to the COVID-19 vaccine. This study found that side effects-related opinions were repeatedly 

formed throughout the analysis period. As the vaccination rate increased and death cases were reported on 

media, death-related issues also emerged on Twitter. On the other hand, vaccine safety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on Twit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highlight the role of social media as a channel of issue diffusion 

when a national disaster strikes. We emphasize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monitor public opinions on 

social media and reflect them in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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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Coronavirus

Disease-19, 이하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

하여 2020년 3월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2021

년 8월 4일 기준 전 세계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

을 넘어섰으며, 한국에서는 2021년 8월 2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1, 2]. 코로나19의 확

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14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2021년 8월 8일 기준

전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접종하였다

[3, 4]. 한국에서는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

종이 시작된 이후 3월까지는 1%대의 낮은 1차 접종률

을 보이다가, 4월 29일 6.1%에서 6월 18일 28.97%로 1

차 접종률이 급상승하다가, 7월에는 접종률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4]. 8월부터는 다시 접종률이 증가하여 10

월 9일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58.8%에 이르렀다 [4].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의 온전한 전환을 위해서는 백신

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꺼려하는 20만여 명과 미접종자 500만여 명에

대한 설득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5, 6]. 백신 부작용

에 대한 우려는 백신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접종률 향상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부는 특히 코로

나19 백신 관련 루머나 허위조작정보가 소셜미디어

(social media)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는 양상에 대해 우

려를 표하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해왔다 [7].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구조적인 특성상 메

시지 생산과 확산이 용이한 트위터(Twitter)를 통한 이

슈 확산 과정에 주목했다. 트위터는 2021년 2분기 기준

전세계 2억 600만여 명이 사용 중인데, 140자의 단문과

사진, 링크, 짧은 영상 등을 포스팅할 수 있고, 트윗

(tweet), 리트윗(retweet), 답글(reply) 등의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 및 이슈 확산이 쉬운 장점을

갖고 있다 [8]. 트위터는 공공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정부의 위기 상황

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쟁점화하고 불안, 불신, 부

정적 반응을 표출하는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밝혀졌다 [9, 10].

본 연구는 국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도입되면서

부터 약 2개월간 트위터 상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슈

의 확산 양상을 이슈의 현저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부의 커뮤

니케이션 전략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1. 위기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슈의 확산:

이슈의 현저성을 중심으로

펜데믹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는 뉴스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의 역

할도 하고 있다 [11]. 특히 코로나19라는 개인의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쉽

게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확산된

이슈들로 인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커지게 되었다 [11].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집대성한 쿰즈는 조직의 위

기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슈의 확산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12].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정보 공

유 및 확산이 공중의 백신 관련 위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3]. 이에 본 연구는 정

부의 위기 상황에서 이슈 확산 채널로서 소셜미디어에

주목하여, 이동성, 접근성이 높아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에서 코로나19 백

신 관련 의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상황에서 백

신 도입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이슈 현저성(issue

salience) 개념에 주목했다. 언론학에서 이슈 현저성은

언론이 어떤 사안을 얼마나 두드러지게 보도하는지를

의미한다 [14]. 언론이 특정 이슈를 얼마나 자주, 지면

과 시간을 할애하여 보도하는지로 이슈 현저성을 가늠

할 수 있다. 특정 이슈에 대한 보도 증가가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어떤 사안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두드

러지게 보도하는지는 중요하다 [14]. 소셜미디어에서 이

슈 현저성은 이용자들이 특정 이슈에 얼마나 주목하는

지를 의미한다. 즉,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용자들이 관련

의견을 많이 표출하고 공유하는 이슈는 이슈 현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피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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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접한 사람들이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15]. 분석 결

과 정치적 관심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정치 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게 나타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 정보

가 이용자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본 연구는 이슈 현저성 개념을 소셜미디어에서의 의

제설정에 적용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관

련 이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소셜미

디어에서 이용자들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정 의제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한다면 그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고 보고, 의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슈 현저성 개념

으로 살펴봤다.

2. 소셜미디어에서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접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슈가 공유되고 확산하는 과정

은 이용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

용을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해 접근하

였다. 네트워크 분석이란 소셜미디어와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노드(Node, 개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결 구조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16].

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확

산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데 적용되어 왔다. 코로

나19 관련 선행 연구를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에 대해 네트워크 접근을 하여 주요 뉴스 의

제를 밝힌 연구들이 한 축을 이루었다 [17-19]. 소셜미

디어 상의 코로나19 관련 이슈 확산 양상에 대해 살펴

본 연구로는 유튜브에서 코로나19 중국 관련 허위정보

확산에 대해 살펴본 네트워크 분석 연구, 네이버와 다

음의 블로그와 카페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글에 대한

텍스트 분석 연구 등이 있다 [20, 21]. 반면 코로나19 백

신과 관련한 소셜미디어 상의 의제에 집중한 연구는 미

미하다 [22].

이 연구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슈 중에서 이용자

들이 어떤 이슈에 특히 관심을 갖고 확산하는지 네트워

크 접근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네트워크 상에서 주

로 확산된 이슈는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노드의 수와 노

드 간 상호작용으로 측정했다. 이 연구가 이슈 현저성

을 기준으로 의제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특정 이슈를 언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지

가 중요했다.

이제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 상정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트위터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의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트위터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슈의

현저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Ⅲ. 연구 방법

1. 분석 기간 및 주요 사건

이 연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도입 단계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백신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어떤 이슈에 주

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백신 도입 초기 약 두 달간에

집중했다. 분석 기간은 그림 1에서 붉은 상자로 표시한

2021년 3월 7일부터 5월 5일까지이다. 백신에 대한 부

작용 보도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컸고, 300명에서

800명대 사이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백신

관련 가짜뉴스의 등장,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사망

등에 대한 보도가 지속되면서 접종률이 정체되는 등 불

안정한 상황이 지속된 백신 도입 후 두 달여간 트위터

에서는 어떤 이슈가 확산됐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림 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23]

Figure 1. Trend of new confirmed cases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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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수행 단계는 4단계(정책의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구분되는데, 이 연구는 백신 접

종이 시행된 정책집행 단계에서도 정책 도입 기간의 세

부적인 이슈 확산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시기를 3

단계로 구분하였다 [24]. 확진자 수와 접종률을 기준으

로 정책 도입 단계를 구분하여, 1기(백신 도입 초기:

2021년 3월 7일-4월 3일), 2기(접종률 정체기: 2021년 4

월 4일-4월 22일), 3기(접종률 증가기: 2021년 4월 23일

-5월 5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했다. 표 1은 분석 시

기에 따른 확진자 수와 접종 현황을 보여준다. 1기에

의료진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됐고, 2

기는 백신 접종률이 정체를 보인 시기이다. 3기는 확진

자 수 증가와 함께, 동네 의원이 백신 접종에 투입되면

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백신

접종 희망자 비율도 증가했다. 분석 기간에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했다. 2020년 11월 7일부

터 2021년 7월 11일까지는 5단계로 나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되었으며, 2단계 기준은 전국 일 확진자

300명 이상이다.

시기

세부

항목

1기:

3월 7일-4

월 3일

2기:

4월 4일-4

월 22일

3기:

4월 23일-5월

5일

확진자 수 300-400명 500-700명 600-800명

접종 현황

3월 7일

의료진대상

백신 접종

시작

1차 백신

접종률

0.6%-1.9%

1차 백신

접종률

2%-4%

4월 27일 동네

의원 1만여 곳

에서 백신 접

종 시작

1차 백신

접종률

4%-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집합 금지

표 1. 분석 시기

Table 1. Analysis Period

2. 자료 수집

코로나19 백신 관련 트위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 도구인 노드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단어 중에서도 공중

의 백신 관련 위험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

험 정보 관련 단어들을 키워드로 검색했다 [13]. 즉 코

로나 백신 부작용, 코로나 백신 사망, 코로나 백신 안전

을 키워드로 선택하여 검색했다. 노드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 최대 2만 건의 트윗을 수집할 수 있다. 분석

기간(2021년 3월 7일~5월 5일) 동안 매일 노드엑셀에

각각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일별로 확산한 트위터 네트

워크 자료를 수집했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트위터 상의 백신 관련 이슈의 확산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드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

트워크 분석을 했다. 네트워크에서 노드는 사람이나 단

어, 미디어 산물 등 인간의 행위나 인간이 만든 산물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트위터 네트워크에서

노드는 트윗 한 개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이슈 현저성은

특정 이슈가 얼마나 두드러지는지, 즉 이용자들이 특정

이슈에 얼마나 주목하는지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슈 현저성을 노드 즉 트윗 개체(verticies)의 수와 노

드와 노드의 연결 정도를 나타내는 엣지(edges) 값으로

측정했다. 네트워크 상에서 엣지는 단일 엣지(unique

edges), 중복 엣지(edges with duplicates). 전체 엣지

(total edges) 값으로 파악했다. 단일 엣지는 특정 노드

와 노드 간에 연결이 한 번 있는 것이고, 중복 엣지는

특정 노드와 노드 간에 여러 번의 연결이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전체 엣지는 단일 엣지와 중복 엣지의 합을

나타낸다 [16]. 특정 날에 노드 수가 많다는 것은 코로

나19 백신 관련해서 많은 트윗이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

하며, 특정 날에 엣지 수가 많다는 것은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했음을 나타낸다. 특정 이슈에 대한 노

드의 수와 엣지의 수가 많은 경우 이슈 현저성이 높다

고 봤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검색어별로 일별 노드

수와 엣지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슈의 시기별 변화 양상과 이슈의 현저성을 분석하였

다.

Ⅳ. 연구 결과

이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백신 접종

시작 후 약 두 달간 트위터에서 이용자들이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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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확산했는지 이슈 현저

성을 중심으로 알아봤다. 먼저 연구문제 1(시기별 의제

의 변화 양상)을 주요 검색어 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

크 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이슈 현저성(연구문제

2)을 분석했다.

1. 백신 부작용 관련 트위터 네트워크 분석 결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트위터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그림 2 참조), 부작용 관련 트위터 네트워

크에서 노드 수와 엣지 수는 비슷한 추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1기에는 3월 7일에 부작용 관련 노드 1,154,

전체 엣지가 1308로 많았고, 3월 21일 노드 351, 전체

엣지 431로 계속 감소하다가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

지 전체 엣지가 2000이 넘는 수치를 나타냈다. 이 기간

노드는 2110~2302, 전체 엣지는 2280~2481로 이용자 간

에 활발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즉, 1기에 3월 21

일까지는 부작용 관련 의견이 많지 않고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의견이 활발했다. 이

당시 확진자 수는 3-400명대였고 백신 1차 접종률은

1%대였다.

2기에서 4월 12일까지 노드 144-350, 전체 엣지는

145-377로 상대적으로 부작용 관련 의견이 줄어들었다가,

그림 3. 백신 사망 관련 트위터 네트워크 노드 수와 엣지

Figure 3. Number of nodes and edges on Twitter network related to Covid-19 vaccine death

그림 2. 백신 부작용 관련 트위터 네트워크 상 노드 수와 엣지

Figure 2. Number of nodes and edges on Twitter network related to Covid-19 vaccine sid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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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부터 다시 부작용 관련 의견이 급격히 증가해

4월 21일까지 노드 1252-3732, 전체 엣지 1358-3929로

활발하게 의견이 교환된 것을 알 수 있다. 3기에 4월 23

일 확진자 수 79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부작용 관련

의견은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3기는 노드 1042-1610,

전체 엣지 1256-1890을 나타내 2기에 비해 감소했지만

부작용 관련 의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 기간 전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00명

-800명으로 3차 대유행 때 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

지 않았다. 1~3기를 종합해 볼 때, 백신 접종 초기이고,

접종률이 전반적으로 더디게 증가한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의견이 반복적으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2. 백신 사망 관련 트위터 네트워크 분석 결과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사망 관련 트위터 네트워크

분석 결과(그림 3 참조), 트위터에서 사망 관련 의견은

1기 3월 27일까지 감소했다. 3월 19일 노드 734, 전체

엣지 845에서 점차 줄어들어 3월 27일에는 노드 175,

전체 엣지 21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2기에 들

어서 4월 18일에 노드 617, 전체 엣지 729를 기점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고, 3기에는 4월 23일 노드 1155, 전

체 엣지 1413을 시작으로 5월 1일 노드 2023, 전체 엣지

2204로 정점을 찍고 5월 5일까지 지속적으로 활발한 의

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분석 기간,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누적 건수는 3월

25일 16건, 4월 25일 5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를 2건

에 불과했다. 트위터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 관련 의견

은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활발하지 않다가 4월 18

일부터 증가해 5월 1일에 가장 활발했다. 이후 다시 감

소했으나 1000건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아 백신과 사망

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3. 백신 안전 관련 트위터 네트워크 분석 결과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 관련 트위터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그림 4 참조), 1기에 안전 관련 네트

워크는 3월 24일 노드 374, 전체 엣지 457을 나타냈다.

이후 계속 감소해 4월 7일 노드 24, 전체 엣지 23으로

저점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5월 5일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다시 말해, 1기에 3월 24일까지 의견이 증가하

다가 이후 4월 3일까지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2기에서

3기까지, 즉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백신 안전 관련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종합해보면, 백신 안전에 대

한 의견은 부작용이나 사망에 비해 트위터 이용자들이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시기별 이슈 현저성 분석 결과

앞에서 노드, 단일 엣지, 중복 엣지, 전체 엣지 수를

근거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트위터 네트워크를 분석했

는데, 이를 종합하여 분석 시기별로 어떤 이슈가 부각

그림 4. 백신 안전 관련 트위터 네트워크 노드 수와 엣지

Figure 4. Number of nodes and edges on Twitter network related to Covid-19 vaccin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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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는지 이슈 현저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시기별로 주목을 받은 이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1기(백신 도입 초기)에 3월 7일 의료진을 중심으

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되면서 3월 24일까지는

트위터 상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이 주요 이슈였다.

1차 백신 접종률이 1.4%에 도달한 3월 23일부터 일주

일간 부작용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확산되었다. 2기(접

종률 정체기)에는 4월 13일(1차 백신 접종률 2.4%)부터

4월 21일(1차 백신 접종률 3.7%)까지 부작용 논란이 트

위터 상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시기에 안전 관련 이슈

는 주목을 받지 않았으며, 사망 관련 의견은 1차 백신

접종률이 3%를 돌파한 4월 18일부터 증가했다. 3기(접

종률 증가기)에 4월 23일(1차 백신 접종률 4.3%) 확진

자가 79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부터 부작용 관련 의

견이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4월 23일 이후 사망 관

련 의견이 전체 시기 중에 가장 많이 부각 됐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도입기 두 달여 간의

트위터 상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슈의 확산 양상을

이슈의 현저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백신 도입 초기,

접종률 정체기, 접종률 증가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시기

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슈 확산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중의 백신 관련 위험 인식 형성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정보 관련 이슈의 확산 양상에

집중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 기간 전체에서 백신에 대한 부작용

관련 의견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부작용 관련 이슈의

현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면서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고, 접종 후 사망 의

심 사례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사망 관련 이슈도 주

목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신 안전에 대

한 논의는 이슈 현저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트위터 상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안전성보

다는 부작용이나 사망 관련 의견들이 더 부각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소셜미디어 상의 이러한 백신 관련 위

험 정보의 확산이 공중의 백신 관련 위험 인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더 주목할 만

하다. 이는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

실함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특히 국민의 절반 이상이 2

차 접종까지 완료한 10월 초를 기점으로도 아직까지 백

신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남아 있어 미접종자의 설득

이 어려운 상황을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커뮤니케이션 방안에 대해 시사하

는 바가 크다 [6].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의 재난재해 위기 상황에서

이슈 확산 채널로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제고하고, 공

중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로써 트위터의 역할을

강조한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정확한 정

보와 데이터를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

해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소셜미디어 상의

이슈 확산 양상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국민들에게 어떤

측면에서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백신 위험 인식과 관련한 특정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슈 현저성을 살펴보았는데, 후

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들

을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살펴본다면 좀 더 광범위한 소

셜미디어 상의 의제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입기 두 달여 간의 트위터 상의

백신 관련 의제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백신 도입기 이후의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

랫폼에서의 백신 관련 의제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 상의 의제와 언론에서 보도된

백신 관련 의제를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위기 상황에서

의제설정과정 참여자들이 생산하는 메시지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방안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실질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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