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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jor keywords and social phenomena related to the ‘Short-Form’ 
using news articles and derive important information in order to analyze new leisure trends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content for leisure sports short forms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leisure 
environment. To achieve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BIG KINDS, a news analysis 
system provided by the Korea Press Promotion Foundation. Frequency analysis, relationship map analysis, and 
related word analysis were conducted on 3,518 news cases for about 4 years from January 2020 to October 
2023, targeting a total of 54 media outle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rend analysis 
related to ‘Short-Form’ in 2020, keywords such as video content, web dramas, and secondary characters 
could be identified. Second, as a result of trend analysis related to ‘Short-Form’ in 2021, keywords such as 
carbon neutrality, collaboration, and dance challenges could be identified.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rends related to ‘Short-Form’ in 2022, keywords such as Busan, Seongju-gun, Seongnam-si, and video 
dance challenges could be identified.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rends related to ‘Short-Form’ in 2023, 
keywords such as contest, virtual human, and marketing activities could b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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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짧은 영상을 통해 핵심적인 내용을 요

약하여 전달하는 ‘숏폼(Short-Form)’ 영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조윤성, 2020). 숏폼이

란 짧게는 15초, 길게는 10분 단위의 콘텐츠를 

뜻하며(김진경, 2022), 2020년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고 온라인 이용을 확

대하는 환경과 맞물리면서 더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김수영, 2020.06.28.). 콘텐츠 소비 형태

가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 영상으로 변했고 

가상 현실까지 그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

한 흐름과 더불어 영상 콘텐츠의 소비가 늘어

났으며(김경인, 2022), 숏폼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였다. 숏폼은 모바일로 시간과 장소에 제

약받지 않고 시청할 수 있다(안재현, 2023). 
2023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TV 시청이 1
위(31.6%), 모바일 콘텐츠 및 OTT 시청이 2위
(10.5%)로 나타났으나, 15~19세와 20대의 경

우 모바일 콘텐츠 시청이 각각 56.3%, 61.9%
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문화체육관광

부, 2023). Z세대의 81.2%는 최근 6개월 숏폼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하루 평

균 시청 시간이 평일 75.8분, 주말 96.2분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대학내일연구소, 2022). 이
처럼 여가활동으로 숏폼, OTT 등 모바일 콘텐

츠를 시청하는 MZ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

히 TV보다 모바일 기기가 익숙한 Z세대가 주

소비자로 자리 잡으면서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

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MZ세
대의 성향인 펀슈머(Fun-sumer)의 니즈

(Needs)에 맞춰 펀(Fun)마케팅으로 공략하며 

하나의 놀이 문화로 만든 것이다(손진숙, 
2023). 숏폼은 별도의 고가 장비 없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가 가능하

여 모든 콘텐츠 이용자가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다(김건, 김동태, 2022). 또한 숏폼은 빠

르고 효율적인 콘텐츠 소비를 원하는 트렌드에 

맞춰 짧은 시간에 여러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짧고 간결한 영상이며, 사용자의 관심사 및 콘

텐츠 소비 패턴에 맞춰 맞춤형 영상을 자동으

로 추천하는 특징을 가진다(보구정제주, 
2022.03.15.; 인사이더 코리아, 2023.02.06.)

초기 숏폼 콘텐츠는 노래를 이용한 댄스 챌

린지가 대부분이었지만 먹방, 쿡방 등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했다(지유정, 2022.10.07.). 그러

나 숏폼의 빠르고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현실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 무감각해질 수 있

으며, 새로운 영상을 계속해서 제공하여 중독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손시현, 
2023.09.21.).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숏폼 콘텐

츠 시청자 중 64%는 유익한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52%는 유해한 콘텐

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유익한 콘텐츠와 유해한 콘텐츠 모두 

시청한 경험이 높았다고 하였다(차동규, 박한

누리, 2023.11.25.).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숏

폼 플랫폼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인당 월 

평균 사용시간은 46시간 29분으로 나타났으며

(김다솜, 2024.04.19.), 숏폼 이용자의 23%가 

이용시간 조절이 어렵다고 하였다(유지희, 
2024.04.19.). 숏폼에 중독되면 기억력, 집중력, 
문해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

다(이정은, 2023.03.02.). 이와 같은 숏폼의 영

향력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뉴스 기사를 활용하여 ‘숏폼’

에 관한 주요 키워드와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중요 정보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여가 트렌드를 분석하

고 빠르게 변화하는 여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

한 여가스포츠 숏폼 콘텐츠 개발 및 비인기 여

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빅카인즈를 활용한 ‘숏폼’ 트렌드 분석

115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

하는 뉴스 중 11개 전국일간지(경향신문, 국민

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

보), 8개 경제일간지(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
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 한국

경제, 헤럴드경제), 28개 지역일간지(강원도민

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

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

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

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

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5개 방송사(KBS, 
MBC, OBS, SBS, YTN), 2개 전문지(디지털타

임스, 전자신문) 등 총 54개의 언론매체를 대

상으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

(BIG KINDS)를 활용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
년 10월까지 약 4년간의 뉴스이며, 검색어는 

‘MZ’와 ‘숏폼’, ‘릴스’, ‘틱톡’이다. 수집된 관련 

기사는 총 3,518건이며, 자세한 기사건수는 표 

1과 같다.

구분 2020 2021 2022 2023 합계

정치 0 26 21 27 74

경제 44 217 251 232 744

사회 1 23 45 17 86

문화 65 219 321 256 861

국제 10 18 16 39 83

지역 1 14 62 42 119

스포츠 1 2 10 5 18

IT과학 128 382 575 448 1,533

합계 250 901 1,301 1,066 3,518

표 1. ‘숏폼’ 관련 분야별 기사건수

2.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한국언

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

인즈(BIG KINDS)를 활용하였다. 빅카인즈는 

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등을 포함한 국내 최대의 기사 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뉴스 분

석 서비스이다. 최근 빅카인즈를 활용한 트렌

드 분석, 이슈 분석 등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

고 있어 본 프로그램의 품질과 신뢰성은 입증

되었다고 사료된다(오경아, 나규민, 2023; 박현

진, 조원환, 2024; 오경아, 김주원, 2023; 이소

현, 김민희, 2024).
관계도 분석은 키워드 검색 결과 중 정확도 

상위 100건의 뉴스 본문을 형태소 분석하여 명

사상당어구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명사상당어

구에 개체명 분석 알고리즘 Structured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하며, 
개체명의 관련 기사 건수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한국언론홍보재단, 2023). 연도별 

가중치 5로 설정하여 시각화하였고, 인물은 노

란색, 장소는 초록색, 기관은 파란색,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표기하였다. 연관어 분석은 워드클

라우드를 시각화하였다. 
연관어 분석의 가중치는 토픽랭크 알고리즘

에 기반해 출력된 결과물로, 토픽랭크는 특정 

키워드와 동시에 발생한 키워드의 발생빈도와 

중요도를 계산해 연관 키워드 가중치를 추출하

였다(한국언론홍보재단, 2023).

Ⅲ. 결과 

1. ‘숏폼’ 관련 트렌드 분석

1) 빈도 분석
빈도 분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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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출현 빈도수가 높

은 순서대로 나열 후 분석하였다. 관련 키워드

들은 주제 키워드에 따라 흥미와 관심을 반영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분석에 용이하다. 또
한 빈도수의 비중은 수집된 모든 키워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정은진, 장은재, 
2016). 따라서 빈도 분석을 통해 수집된 데이

터를 종합하여 빈도가 높은 순서의 키워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20년은 'MZ세대', '유튜브', '인플루언서', 
'SNS', 'SK텔레콤'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은 'MZ세대', '인스타그램', '탄소중립', '시몬스', 
'SNS'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은 '유튜브', 
'MZ세대', '인스타그램', '스탠바이미', '메타' 순
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MZ세대', '유튜브', 
'인스타그램', '메타', 'SNS' 순으로 나타났다. 분
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2) 관계도 분석
관계도 분석은 검색한 뉴스에서 추출된 개체

(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확인

하는 것이다. 관계도 분석의 개체명 수집 방식

은 검색 결과 중 정확도 상위 100건의 뉴스 본

문을 형태소 분석하여 명사 관련 어구를 수집

하였다. 수집된 명사 관련 어구에 개체명 분석 

알고리즘 Structured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하여 개체명을 수집한 것으로 

이때 개체명의 관련 기사 건수를 고려하여 가

중치가 부여된 것이며, 검색어인 ‘숏폼’의 가중

치가 100일 때 나타나는 개체별 가중치의 수치

이다(한국언론홍보재단, 2023). 그 결과, 2020
년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코로나19', '유튜브

', '드라마'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은 '유튜

브',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코로나19', '미
국'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은 '유튜브', '인스

타그램', '크리에이터', '코로나19', '중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
미국', '중국', '크리에이터' 순으로 나타났다. 분
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3) 연관어 분석
연관어 분석은 측정 키워드와 상관관계가 높

은 단어를 수집하여 특정 키워드와 함께 언급

되는 단어를 파악하는 것이며, 빅데이터에서 

키워드를 수집할 때 연관어 분석하면 사용자의 

검색 패턴이 모두 축적되어 있어서 언론매체의 

관심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연관어 분석은 뉴스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키워드 N 키워드 N 키워드 N 키워드 N

1 MZ세대 302 MZ세대 232 유튜브 187 MZ세대 219

2 유튜브 100 인스타그램 135 MZ세대 182 유튜브 164

3 인플루언서 84 탄소중립 92 인스타그램 173 인스타그램 105

4 SNS 82 시몬스 65 스탠바이미 79 메타 74

5 SK텔레콤 75 SNS 59 메타 76 SNS 72

6 밀레니얼 61 방탄소년단 48 SNS 62 쇼츠 62

7 영상 콘텐츠 54 영상 플랫폼 40 쇼츠 61 LG유플러스 60

8 웹드라마 52 콜라보 36 페이스북 54 쿠쿠 57

9 인스타그램 43 NS홈쇼핑 30 TV 54 중국 53

10 LG유플러스 42 쇼트폼 27 LG전자 51 이용자 47

11 해시태그 41 TikTok 25 구독자 41 공모전 39

12 플레이리스트 36 밀레니얼 24 에어부산 39 덴마크 35

13 스마트폰 34 댄스 챌린지 24 인플루언 37 스마트폰 26

14 부캐 30 코로나19 24 성남시 35 피치파이브 25

15 영상 플랫폼 29 BTS 23 IHQ 27 버추얼 휴먼 23

표 2. 빈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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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수집한다. 가중치는 토픽랭크 알고리즘

에 기초하여 수집한 결과로, 토픽랭크는 입력

한 검색어에 기초하여 검색한 결과에 대해 공

시적 분석과 워드 클러스터링을 실행하여 동적

으로 상호 작용하는 시맨틱 네트워크를 생성하

는 알고리즘이다(한국언론홍보재단, 2023). 그 

결과, 2020년은 'MZ세대', '밀레니얼', '인플루

언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순으로 나타났으

며, 2021년은 'MZ세대',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TikTok', 'SNS’ 순으로 나타났다. 2022
년은 'MZ세대', '인스타그램', '유튜브', '동영상 

댄스 챌린지', '영상 콘텐츠’ 순으로 나타났으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키워드 W 키워드 W 키워드 W 키워드 W

1 유튜브 (키워드) 45 유튜브 (기관) 60 유튜브 (기관) 73 유튜브 (기관) 62

2 인스타그램 (키워드) 33 인스타그램 (키워드) 49 인스타그램 (키워드) 52 인스타그램 (키워드) 51

3 코로나19 (키워드) 29 크리에이터 (키워드) 24 크리에이터 (키워드) 26 미국 (장소) 28

4 유튜브 (기관) 21 코로나19 (키워드) 22 코로나19 (키워드) 15 중국 (장소) 15

5 드라마 (키워드) 19 미국 (장소) 15 중국 (장소) 12 크리에이터 (키워드) 14

6 넷플릭스 (기관) 19 중국 (장소) 11 메타 (기관) 10 일본 (장소) 13

7 크리에이터 (키워드) 17 일본 (장소) 7 미국 (장소) 10 구글 (기관) 11

8 코로나 (키워드) 17 현대자동차 (기관) 7 대한민국 (장소) 9 애플 (기관) 11

9 미디어 (키워드) 15 코로나 (키워드) 6 구글 (기관) 7 인도 (장소) 9

10 카카오TV (키워드) 14 카카오 (기관) 6 코로나 (키워드) 7 바이트댄스 (기관) 9

11 스마트 (키워드) 13 애플 (기관) 6 LG전자 (기관) 6 베트남 (장소) 9

12 미국 (장소) 13 넷플릭스 (기관) 6 Z세대 (키워드) 6 인도네시아 (장소) 9

13 중국 (장소) 12 대한민국 (장소) 6 부산 (장소) 6 대통령 (키워드) 8

14 카카오M (키워드) 11 Z세대 (키워드) 5 성주군 (장소) 6 공무원 (키워드) 8

15 신종수 (인물) 11 대통령 (키워드) 5 아나운서 (키워드) 5 트위터 (기관) 7

표 3. 관계도분석 결과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키워드 W 키워드 W 키워드 W 키워드 W

1 MZ세대 97.43 MZ세대 64.62 MZ세대 53.8 MZ세대 55.08

2 밀레니얼 20.92 인스타그램 29.3 인스타그램 27.56 인스타그램 25.35

3 인플루언서 20.86 유튜브 쇼츠 25.2 유튜브 25.11 유튜브 23.69

4 유튜브 19.16 TikTok 17.3 동영상 댄스 챌린지 6.86 SNS 11.43

5 인스타그램 12.94 SNS 12.63 영상 콘텐츠 6.61 메타 7.09

6 SK텔레콤 8.28 밀레니얼 10.84 공식 계정 6.4
크리에이터
생태계 육성

7.06

7 영상 콘텐츠 7.54 탄소중립 10.62 SNS 6 동원FB 6

8 소비층 6.52 디지털 영상 공개 8.57 LG전자 5.91 쇼츠 5.91

9 스마트폰 5.52 댄스 챌린지 5.54 밀레니얼 5.68 피치파이브 5.71

10 TikTok 5.52 친숙 5.28 페이스북 4.94 대학생 5.54

11 해시태그 5.42 포인트 안무 5.22 쇼츠 4.88 자리매김 5.52

12 카카오TV 5.42 카카오프렌즈 5 성남시 4.71 마케팅 활동 5.52

13 LG유플러스 5.31 방탄소년단 4.8 TikTok 4.44 동영상 콘텐츠 4.36

14 방송사 4.71 영상 플랫폼 4.71 스탠바이미 4.42 버추얼 휴먼 4.32

15 플레이리스트 4.56 BTS 4.62 인플루언 4 메타코리아 4.2

표 4. 연관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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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23년은 'MZ세대', '인스타그램', '유튜브', 
'SNS', '메타'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2. 연도별 ‘숏폼’ 관련 트렌드 분석

1) 2020년 ‘숏폼’ 관련 트렌드 분석
2020년 ‘숏폼’ 관련 빈도 분석 결과는 'MZ

세대'(302), '유튜브'(100), '인플루언서'(84), 
'SNS'(82), 'SK텔레콤'(75), '밀레니얼'(61), '영상 

콘텐츠'(54), '웹드라마'(52), '인스타그램'(43), 
'LG유플러스'(42), '해시태그'(41), '플레이리스

트'(36), '스마트폰'(34), '부캐'(30), '영상 플랫폼

'(29)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2와 같

다. 관계도 분석 결과는 '유튜브'(45), '인스타그

램'(33), '코로나19'(29), '유튜브'(21), '드라마

'(19), '넷플릭스'(19), '크리에이터'(17), '코로나

'(17), '미디어'(15), '카카오TV'(14), '스마트'(13), 
'미국'(13), '중국'(12), '카카오M'(11), '신종수

'(11)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연관어 분석 결과는 'MZ세대'(97.43), '밀레

니얼'(20.92), '인플루언서'(20.86), '유튜브

'(19.16), '인스타그램'(12.94), 'SK텔레콤'(8.28), 
'영상 콘텐츠'(7.54), '소비층'(6.52), '스마트폰

'(5.52), 'TikTok'(5.52), '해시태그'(5.42), '카카

오TV'(5.42), 'LG유플러스'(5.31), '방송사'(4.71), 
'플레이리스트'(4.56)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결

과는 표 4와 같다. 위의 자료를 시각화하여 분

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2) 2021년 ‘숏폼’ 관련 트렌드 분석
2021년 ‘숏폼’ 관련 빈도 분석 결과는 'MZ

세대'(232), '인스타그램'(135), '탄소중립'(92), '
시몬스'(65), 'SNS'(59), '방탄소년단'(48), '영상 

플랫폼'(40), '콜라보'(36), 'NS홈쇼핑'(30), '쇼트

폼'(27), 'TikTok'(25), '밀레니얼'(24), '댄스 챌

린지'(24), '코로나19'(24), 'BTS'(23)으로 나타났

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관계도 분

석 결과는 '유튜브'(60), '인스타그램'(49), '크리

에이터'(24), '코로나19'(22), '미국'(15), '중국

'(11), '일본'(7), '현대자동차'(7), '코로나'(6), '카
카오'(6), '애플'(6), '넷플릭스'(6), '대한민국'(6), 
'Z세대'(5), '대통령'(5)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관어 분석 결과는 'MZ
세대'(64.62), '인스타그램'(29.3), '유튜브 쇼츠

'(25.2), 'TikTok'(17.3), 'SNS'(12.63), '밀레니얼

'(10.84), '탄소중립'(10.62), '디지털 영상 공개

'(8.57), '댄스 챌린지'(5.54), '친숙'(5.28), '포인

트 안무'(5.22), '카카오프렌즈'(5), '방탄소년단

'(4.8), '영상 플랫폼'(4.71), 'BTS'(4.62)로 나타

났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위의 자료

를 시각화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나

타났다.

그림 1. 2020년 관계도 분석 및 연관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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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숏폼’ 관련 트렌드 분석
2022년 ‘숏폼’ 관련 빈도 분석 결과는 '유튜

브'(187), 'MZ세대'(182), '인스타그램'(173), '스
탠바이미'(79), '메타'(76), 'SNS'(62), '쇼츠'(61), 
'페이스북'(54), 'TV'(54), 'LG전자'(51), '구독자

'(41), '에어부산'(39), '인플루언'(37), '성남시

'(35), 'IHQ'(27)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관계도 분석 결과는 '유튜브'(73), 
'인스타그램'(52), '크리에이터'(26), '코로나

19'(15), '중국'(12), '메타'(10), '미국'(10), '대한

민국'(9), '구글'(7), '코로나'(7), 'LG전자'(6), 'Z
세대'(6), '부산'(6), '성주군'(6), '아나운서'(5)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관

어 분석 결과는 'MZ세대'(53.8), '인스타그램

'(27.56), '유튜브'(25.11), '동영상 댄스 챌린지

'(6.86), '영상 콘텐츠'(6.61), '공식 계정'(6.4), 
'SNS'(6), 'LG전자'(5.91), '밀레니얼'(5.68), '페이

스북'(4.94), '쇼츠'(4.88), '성남시'(4.71), 
'TikTok'(4.44), '스탠바이미'(4.42), '인플루언

'(4)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위의 자료를 시각화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4) 2023년 ‘숏폼’ 관련 트렌드 분석
2023년 ‘숏폼’ 관련 빈도 분석 결과는 'MZ

세대'(219), '유튜브'(164), '인스타그램'(105), '메
타'(74), 'SNS'(72), '쇼츠'(62), 'LG유플러스'(60), 
'쿠쿠'(57), '중국'(53), '이용자'(47), '공모전'(39), 
'덴마크'(35), '스마트폰'(26), '피치파이브'(25), '
버추얼 휴먼'(23)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결과

는 표 2와 같다. 관계도 분석 결과는 '유튜브

'(62), '인스타그램'(51), '미국'(28), '중국'(15), '
크리에이터'(14), '일본'(13), '구글'(11), '애플

'(11), '인도'(9), '바이트댄스'(9), '베트남'(9), '인

그림 3. 2022년 관계도 분석 및 연관어 분석 

그림 2. 2021년 관계도 분석 및 연관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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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9), '대통령'(8), '공무원'(8), '트위터

'(7)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관어 분석 결과는 'MZ세대'(55.08), '인스타

그램'(25.35), '유튜브'(23.69), 'SNS'(11.43), '메
타'(7.09), '크리에이터 생태계 육성'(7.06), '동원

FB'(6), '쇼츠'(5.91), '피치파이브'(5.71), '대학생

'(5.54), '자리매김'(5.52), '마케팅 활동'(5.52), '
동영상 콘텐츠'(4.36), '버추얼 휴먼'(4.32), '메타

코리아'(4.2)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위의 자료를 시각화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새로운 여가 트렌드를 분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여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여가스포츠 숏폼 콘텐츠 개발 및 비인기 여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국언론홍보재단 뉴스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 
KINDS)에서 제공하는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빈도 분석, 관계도 분석,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트렌드 분

석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연도별 ‘숏폼’ 관련 트렌드 분석

1) 2020년 ‘숏폼’ 관련 트렌드 분석
연도별 빈도 분석, 관계도 분석, 연관어 분석

을 실시한 결과, 2020년은 다른 연도 대비 영

상콘텐츠, 웹드라마, 부캐 등의 키워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롱폼의 

형태로 소비되던 드라마가 숏폼의 형태로 변화

하여 10분 분량으로 전개되는 웹드라마 형태

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Z세대는 

SNS 계정을 두 개 이상 만들어 각 계정에 서

로 상반되는 라이프스타일과 정체성을 표출하

는 ‘부캐’ 운영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과 지

자체 등에서도 부캐를 활용하여 숏폼을 통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TV보다 스마트폰, OTT를 더 익숙하게 

사용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MZ세대의 특성이 잘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 
지선영, 한상린(2022)의 연구에 따르면 OTT 
서비스 특성 중 콘텐츠 다양성, 편의성, 신뢰성

이 MZ세대 이용자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준

다. 문성준, 신민재, 박형주, 이민우(2023)에 따

르면 MZ세대의 생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

향과 사회성이 높은 성향일수록 OTT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

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준다. 이세연, 최종훈

그림 4. 2023년 관계도 분석 및 연관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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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의 연구결과, MZ세대는 상황에 따라 여

러 가지 자아를 만들어가는 멀티퍼소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해준다.

[젊어진 미원...'부캐'까지 나왔네] MZ세
대 겨냥한 미원의 ‘부캐’로 ‘흥미원’을 기획.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활발한 마케팅 활

동 진행되고 있는 추세(박형윤, 
2020.10.05.).

['부캐'의 승리…마시는 '빙그레우스 더 마

시스' 나온다] 빙그레의 '부캐(부캐릭터)' '빙
그레우스 더 마시스'. 빙그레 인스타그램 계

정의 팔로워 수는 9만 명에서 5개월 만에 

14만 명으로 55% 급증.(김보라, 2020.07.21.).

[‘숏폼(short form) 콘텐츠’가 대세-10분 

웹드라마·15초 짤…1020 스낵 먹듯] 콘텐츠 

양이 방대해지고 여가생활도 다양해지는 시

대, 이동하면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숏폼 콘텐츠 니즈가 생김. 길게는 10분
(웹드라마), 짧게는 15초(틱톡) 단위의 콘텐

츠 1020은 물론 전 연령층의 콘텐츠 소비 

습관이 변화하면서 인기(박수호, 2020.02.24.).

2) 2021년 ‘숏폼’ 관련 트렌드 분석
2021년은 다른 연도 대비 탄소중립, 콜라보, 

댄스 챌린지 등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가 단순히 숏폼을 시청하

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업 등에서 

참여자를 통한 확산을 유도하여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MZ세대에게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 등을 알리는데 숏폼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태준, 노환호, 
이병관(2022)에 따르면 틱톡 챌린지 참가자가 

비참가자에 비해 탄소중립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해준다. Dong-Yoon 
Kim과 Hoon-Sik Yoo(2021)의 연구결과 틱톡 

해시태그 챌린지 광고를 시청한 소비자들은 긍

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를 지지해준다. 최모세, 김상진(2020)의 연구결

과 틱톡 이용동기가 챌린지 참여의도에 부분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해준다.

["탄소중립 MZ세대 알리자"··· 현대차, 
BTS와 함께 디지털 참여형 캠페인] 챌린지 

이벤트는 탄소중립 개념을 안무로 개발해 고

객 참여를 유도하는 댄스챌린지(#Move4 
Gen1), 탄소중립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을 전파하는 릴레이 챌린지

(#Pass2Gen1)로 구성(권진욱, 2021.10.20.).

[스타들의 '핫 플레이스' 된 SNS 숏폼] 지
코의 '아무노래'가 댄스 챌린지의 스타트를 

끊음. SNS의 숏폼 콘텐츠를 이용해 각종 안

무 커버나 댄스 챌린지가 유행하며 수많은 

스타들이 동참(우다빈, 2021.10.03.).

[식품·주류·외식업계, MZ세대 사로잡는 

신개념 콜라보 열풍] MZ세대를 겨냥해 유

통과 식품외식업계에 불었던 이색 협업브랜

드 열풍 식품, 주류, 외식업계로 옮겨와 유

사업계 내 ‘신개념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화

된 양상 SNS채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콜라

보 광고영상의 조회수는 총 212만회를 기록, 
좋아요와 댓글 공유는 1만6천회에 달하는 

등 소비자의 반응은 뜨거웠음(김현주, 
2021.03.19.).

3) 2022년 ‘숏폼’ 관련 트렌드 분석
2022년은 다른 연도 대비 부산, 성주군, 성

남시, 동영상 댄스 챌린지 등의 키워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MZ세대에게 기업, 회사 

등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각종 정책과 지역

특산물 등을 알리고 참가 유도 및 확산시키는

데 숏폼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Ya-Dong He(2023)의 연구결과, 여행 관련 틱

톡에 대한 태도는 여행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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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Jiayu Han, 
Gege Zhang, Shaogui Xu, Rob Law, Mu 
Zhang(2022)의 연구결과, 숏폼 여행 동영상의 

관객 관여도가 여행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

지해준다. 심유정, 신민수(2023)의 연구결과, 
대중음악의 흥행 요인 챌린지효과가 커버효과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며, Khuukhee 
Munkhtsooj, 정재현, 김건하(2023)의 연구결

과, 숏폼 광고 챌린지의 동작 매력성, 모방 용

이성이 숏폼 광고 챌린지 참여의도를 매개하여 

광고 내 제품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준다.

[성주군, MZ세대 타깃한 공식 틱톡 채널 

오픈] 성주군 대표 캐릭터 참별이, 성주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주를 홍보 틱톡 

채널 오픈. MZ세대의 마음을 더욱 확실히 

사로잡을 예정(신명곤, 2022.06.08.).

[지자체 홍보도 '숏폼' 시대··· 성남시 콘텐

츠 30~40만 조회 '인기’] MZ세대들에게 시

의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틱톡 '성남시 채널'을 개설(김순기, 
2022.01.18.).

[MZ세대 끌어안은 ‘간 때문이야~’] MZ
세대의 호응을 이끌기 위해 짧은 동영상 플

랫폼 틱톡에서 '간 때문이야' 댄스 챌린지 진

행(이지현, 2022.07.29.).

4) 2023년 ‘숏폼’ 관련 트렌드 분석
2023년은 다른 연도 대비 공모전, 버추얼 휴

먼, 마케팅 활동 등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

기를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의 독특

한 특성을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AI기술과 첨단 기술로 제작된 버추얼 휴먼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김은희(2022)의 연구에 따르면 버추얼 인

플루언서의 전문성, 매력성이 광고주목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베트남 Z세대를 

대상으로 연구한 Pham Van Tuan, Le Anh 
Chan, Dinh Tran Ngoc Huy, Nguyen Quang 
Anh, Pham Chau Giang, Nguyen Quynh 
Trang & Nguyen Phuong Uyen(2023)에 따르

면 숏폼 영상 광고 가치와 사용자 태도가 고객

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하여 본 

연구를 지지해준다.

[“MZ세대와 소통”···LG이노텍, 대학생 유

튜브 광고 공모전 개최] LG이노텍 유튜브 

광고 공모전 개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LG이노텍 브랜드를 MZ세대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유튜브 채널인 

‘LG이노텍’ 운영(민혜정, 2023.05.16.).

[MZ세대와 소통 위해 가상 신선가족 모

델 발탁 “제품은 더 신선해요”] 가족 콘셉트

의 버추얼 휴먼(Virtual Human, 가상인간) 
모델로 발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숏폼 콘텐츠와 팝업 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MZ세대와 소통해 나갈 예정

(한국일보, 2023.06.29.).

Ⅴ. 결론

본 연구는 뉴스 기사를 활용하여 ‘숏폼’에 관

한 주요 키워드와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여가 트렌드를 분석하고 빠르

게 변화하는 여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여가

스포츠 숏폼 콘텐츠 개발 및 비인기 여가스포

츠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

이 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년간의 트렌드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빅카인즈를 활용한 ‘숏폼’ 트렌드 분석

123

첫째, 2020년 '숏폼' 관련 트렌드 분석결과   
 영상콘텐츠, 웹드라마, 부캐 등의 키워드를 확

인할 수 있었다. 둘째, 2021년 '숏폼' 관련 트렌

드 분석결과 탄소중립, 콜라보, 댄스 챌린지 등

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2022년 '
숏폼' 관련 트렌드 분석결과 부산, 성주군, 성
남시, 동영상 댄스 챌린지 등의 키워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 2023년 '숏폼' 관련 트렌드 

분석결과 공모전, 버추얼 휴먼, 마케팅 활동 등

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숏폼은 시청하는 개념을 넘어 직

접 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며 즐기는 하나의 문

화로 MZ세대와 밀접한 여가 활동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숏폼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홍보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캠페인 등

을 알리고 참여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Z세대는 본인의 일상을 기록 및 공유하고

자 하는 특성이 있다. 숏폼을 업로드하기 위하

여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MZ세대가 증가할 것

이며, 이는 숏폼을 통해 여가활동 참여를 더욱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인기 여가스포츠 현장에서 이러한 특성을 활

용하여 숏폼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

을 설치하거나 챌린지, 공모전 등을 활용하여 

홍보한다면 참여를 더욱 고취시킬 수 있을 것

이다.
현대사회 숏폼은 기업, 지자체 등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MZ세대의 자기표

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숏폼의 영향력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

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 기사에 한정하여 연구

가 이루어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SNS 등의 데

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

하는 빅카인즈 자체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양하고 객관적인 네트워

크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면 새로운 결

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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