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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농촌재생 키워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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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cussions on rural regeneration have been incresed. Recently, rural areas 
have suffered from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outflow of the work-
ing-population, population aging, and old aging infrastructures. As a result, rural 
regeneration has emerged as an urgent social issue. However, academic ap-
proaches to rural regeneration are relatively less active than in urban 
revitalization. Some previous research papers have pointed out these problems 
and called mentioned the need for rural regeneration. However, there have not 
been sufficient stud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discussions related to rural regeneration and the issues addressed importantly. 
This analysis identifies changes between 2016 and 2020. In 2016, the keywords 
related to the government's rural revitalization project and renewable energy proj-
ect mainly appeared in the area of rural regeneration. However, in 2020, the key-
words related to self-sustaining economic growth and self-reliance in rural areas 
became important. Of course, the role of government in rural regeneration re-
mains an important issue. At the same time, the roles of rural areas and residents 
are emerging as a new essent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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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농촌재생에 대한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1년의 주요 농정과

제 중 하나로 ‘농촌재생’을 제시하였고(이명기 외 2021), 정책적으로도 농촌 지역의 중요성은 강조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2021)는 농촌공간계획에 기초한 농촌재생 뉴딜을 추진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지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또한 지자체와 LH, 연구기관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재생 사업의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이미

홍 외 2021).

이처럼 농촌재생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달리 학술적인 차원의 접근은 여

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선행연구가 농촌재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농촌지역의 주거재생에 대한 논의(송길호 2014), 농촌재생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정준용 

외 2014), 국내외 사례연구(이태겸·정남식 2019; 윤철재 2021)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대적으로 

우리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농촌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와 그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는 접근은 부

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안

을 모색하는 데 있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동화 현상 등을 겪으면서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시에 농촌은 농업을 비롯한 산업 활동이 이루어

지는 공간이며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팜의 보급,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 

귀농귀촌 등 새로운 지역 활성화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농촌지역을 둘러싼 이슈는 시간의 흐

름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파악과 관련 정책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촌재생과 관련해 언론에서 어떠한 이슈가 공유되고 있는지를 탐색

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최근 농촌재생에서 어떠한 이슈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논의의 흐름

은 어떠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접근은 농촌재생에 대한 정책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확인하는 데 적합하며, 보다 적시성 있는 현황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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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농촌재생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자 뉴스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

하고, 이를 토대로 빈도 분석과 단어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CONCOR 분

석 등을 실시한다.1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 연구 배경 및 목적 등을 설명하고, 제2장 이론

적 배경에서 농촌재생 및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이론적 논의,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 연구설계에서는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제4장 분석 결과에서는 실증 분석

의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5장 결과에서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농촌재생

농촌재생에 대한 정의 및 유형, 특징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은 국내에서는 특히 미미

한 수준이다. 이는 농촌재생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최근에야, 정책적 차원에서 활성화되며 확산되

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학술적 접근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정의보다는 정책적‧실질

적 차원에서의 활용이 그나마 최근에서야 확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재생이라

는 큰 틀에서부터 농촌으로 범위를 좁히며 농촌재생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지역재생은 “쇠퇴한 지역이 지니는 사회·경제 및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성화하는 것을 목

표”(이소영 외 2012: 25)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쇠퇴와 침체에 따른 사회·경제·물리·환경문

제에 대응하는 정책목표를 지니고 지역 스스로 지역단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적 대응전략”(최

종희 2013: 22)을 지역재생으로 볼 수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 솔루션인 텍스톰(TEXTOM)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유씨넷(UCINET)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3. 연구설계의 각주 2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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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재생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역의 재생유형에 대한 정의가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은 “인구학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쇠퇴한 지역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고 열

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활성화시키는 도시계획적 접근”(이진희 외 2020: 25)으로 정의될 수 있

으며, 농촌재생의 경우 공간적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낙후되고 쇠락한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고 활

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 따라서 농촌재생 역시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

화 현상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때 농촌은 법적으

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장 제3조 5에 따라 읍·면의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

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김정원(2010 :9)의 견해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정책은 중앙정부의 하

향식 개발을 지향하였고 이 때문에 지방, 특히 농촌의 자생적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 따라서 내생적 

발전 방식을 통한 농촌재생을 통해 농촌이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성장해야 한다.

한편 농촌재생에 대한 논의는 학술적인 차원보다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보다 장기간·광범위

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관련 법적·제도적 논의에 대한 확인이 유용할 수 있다. 먼저 농

촌지역의 개발 및 재생과 관련된 법률은 매우 다양하며 그중에서도 ｢농어촌정비법｣은 농촌 발전 및 

개발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으로,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농촌재생에 대한 총괄법률의 제정

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한다(정준용 외 2014). 해당 법률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

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분산

마을의 정비사업 등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인프라 정비·확충, 농어업인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 사업 등이 정의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농촌재생 영역은 인프라의 개발 및 

개선, 마을 정비, 농어촌 관련 산업의 개발 및 지원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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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농촌지역, 특히 농촌재생과 관련된 전국적 단위의 통계자료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논

의의 시도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현시점의 농촌 현황과 농촌재생에 대

한 이슈를 적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의의를 지닐 수 있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의미연결망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되기도 하며,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형태소 단위로 

구분하여 단어 간 관계 및 특정 의미 있는 이슈들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텍스트 네트워크의 분석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연구주제와 핵심연구주제, 현황 

등에 대한 거시적 조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핵심주제와 하위주제의 관련성, 주제의 확장 영역 등 

미시적 조망이 가능하고, 연구결과의 시각화를 통해 직관적 지식구조를 탐색 가능”(박찬숙 2019: 

14)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통계자료의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비정형 데이터의 가공·분석을 

통해 사회 이슈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변화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

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지역재생 및 개발, 현황 분석 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요 이슈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박상훈·이희정 2018; 이호 2018; 손용

훈·김용진 2019; 원지영·박경열 2021). 

이처럼 지역연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접근이 지속되며 비교적 최근

의 이슈를 꾸준히 탐색해 나가는 가운데, 농촌재생과 관련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적용 및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농촌 역시 국토의 일부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며, 동시에 인구 감

소, 고령화, 공동화 현상, 귀농·귀촌의 증가, 온라인 상품 판매 및 스마트팜의 보급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곳으로서 점차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재활성

화를 위해 최근의 이슈와 변화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은 향후 농촌재생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구축된 뉴스자료를 활용하여 농촌재생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는 무

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들 간의 의미 있는 군집과 이슈는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였는지 

텍스트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82 제44권 제4호

2.3. 선행연구 

농촌재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히 학술적 차원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정책적·실무

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뉴딜정책과 맞물려 농촌을 비롯한 지방

의 소규모 지역의 재생 및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농촌재생의 이슈화가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일

부 학술적 차원에서의 접근 또한 다양하게 시도된 바 있다. 

이미홍 외(2021)의 경우, 농촌지역의 맞춤형 지역재생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

한 농촌재생의 사례를 분석하여 마을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 로컬푸드, 의료복지 등

과 연계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모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살림마을 모델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등으로 공동화되는 농촌지역의 교육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

시한다. 또한 로컬푸드 생산유통마을 모델, 의료복지마을 모델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와 고령 주민 

케어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정책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노후화되고 낙후되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김정섭 외(2011)의 경우,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록 해

당 연구는 농촌재생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으나, 본 연구의 농촌재생 정의(“인구감소, 

고령화,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것”)와 일부분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로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연구 결과, 2000년대 농촌 활성화 정책은 정책 외연 확

대와 다양화, 내생적 발전론의 적용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대, 정책사업 내

용의 다양화, 농촌지역의 내생적 발전 중시 등의 특징은 농촌지역의 활성화 정책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해당 연구가 수행된 후부터 약 10년이 흐른 지금, 농촌 활성화 

정책의 변화 흐름을 탐색하는 보완적 연구의 필요성 또한 제기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농촌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농촌재생 사례 연구(이태

겸·정남식 2019; 윤철재 2021)가 있으며, 농촌 주거재생 연구(송길호 2014), 농촌재생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정준용 외 2014)도 존재한다. 특히 농촌재생과 관련된 광범위한 통계자

료의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농촌재생과 관련된 사례연구가 상대적으로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된

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 또한 최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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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촌재생과 관련하여 지역진단지표 개발에 공간 빅데이터의 활용하는 시도(장문현 2021), 농촌

재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농촌관광 실태 분석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도(박로운·이

기훈 2016) 및 뉴스데이터 분석을 통한 농촌이미지 연구(손용훈·김용진 2019) 등이 존재한다. 농촌

지역 및 재생에 관한 연구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지

역의 재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농촌재생에 대한 현시점에

서의 이슈를 파악한다. 농촌재생에 대한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그 수가 부족하

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이슈가 농촌재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

적인 분석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농촌재생과 관련해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이슈가 무

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이슈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미흡함을 의미한다. 보다 체

계적이고 유효한 농촌재생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최근 농촌재생과 관련된 이슈가 어떠한 흐름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적시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농촌재생의 주요 이슈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례연구 중심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닐 수 있다. 둘째,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다. 기존 선

행연구의 경우 농촌, 특히 농촌재생과 관련된 논의를 함에 있어 사례 분석을 다수 진행하였다. 물론 

농촌지역이 지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사례는 향후 농촌개발 및 재생에 많은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만이 지닌 지역적 특수성에 기초한 논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동시에 농촌 및 농촌재생과 관련된 전국적 통계자료의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전국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농촌 및 농촌재생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실시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정책적·사회적 차원에서 농촌지역 및 농촌재생과 관련된 이슈가 공유되는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점에서 강조되는 이슈를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

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촌재생이 어떠한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

지,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슈와 그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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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설계

본 연구는 농촌재생과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 그 변화의 흐름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농촌재생과 

관련된 뉴스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빅데이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산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

술과 그 데이터 자체”(임화진·박성현 2015: 77)를 의미한다.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 중 뉴스의 경우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와 달리 개인의 관심정

보가 아닌 보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본 연구

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역과 산업 등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흐름을 파악하

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김현지 외 2020), 실제 다양한 사건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뉴스를 통해 제공되는 만큼, 특정 주제의 이슈 파악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된다(차민경 2015; 안지현 2018; 손용훈·김용진 2019; 최원주·홍장선 2021).

본 연구에서도 농촌재생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최근 5년간 축적된 뉴스 자료를 활용하

며, 이때 분석에 필요한 자료 검색을 위해 ‘농촌재생’을 키워드로 설정하였다. 이슈의 변화 흐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는 1년 단위로 나누어 수집한다. 구체적인 자료수집의 시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기사 전체를 대상

으로 한다. 내용상 중복되는 자료는 제거하고, 형태소 분석은 고유명사, 복합명사를 그대로 결괏값

에 반영하는 Espresso K 분석기를 활용하여 명사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제하였다. 이후 확보된 자

료를 확인하여 동사, 영어, 숫자, 무의미한 단어를 제거하는 정제과정을 거쳤다. 분석에 활용된 자

료는 2016년 자료 718개, 2017년 자료 783개, 2018년 자료 885개, 2019년 자료 989개, 2020년 자

료 1,314개로 총 원자료 4,689개를 활용하였다.2 

2 자료의 수집·정제 및 분석을 위하여 텍스톰(TEXTOM)과 유씨넷(UCINET)을 활용한다. 먼저 텍스톰의 경우, “web상의 다양한 데

이터를 채널별로 자동 수집하여 정제, 매트릭스 생산까지 일괄 처리해주는 데이터 처리 솔루션”(박상훈·이희정 2017: 91-92)이며, 
이미 한국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에 다수 활용되고 있다(차민경 2015; 박상훈‧이희정 2017; 조성환 2018; 지동철 

외 2020). 우선 텍스톰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유씨넷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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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4.1. 빈도 분석

최근 5년간 농촌재생과 관련된 주요한 키워드들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2016년

에는 농촌재생과 관련하여 사업, 신재생에너지, 육성, 선정, 활성, 태양광, 보급, 지원, 추진, 농촌 등

의 키워드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농촌을 배경으로 신재생에너지 사

업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태양광 보급 사업이 추진되며 관련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부각되면서 농촌재생과 관련된 기사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가 되었다. 또한 전년도와 마찬

가지로 사업, 확대, 보급, 활성, 추진, 정부, 정책, 지원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재생의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2018년에는 신

재생에너지 관련 단어의 빈도수가 다소 낮아졌으며, 농촌, 경북, 주민, 농업, 지역과 같은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게 된다.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2018년부터 지역과 주민, 농촌재생, 주요 산

업인 농업 등 농촌지역과 밀접한 키워드가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는 농촌이 가장 높

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농촌재생, 농업, 지역 등의 단어도 주요한 키워드로 언급되고 있다. 지속적으

로 높은 수준으로 언급되는 신재생에너지의 빈도 역시 높으며, 사업, 추진, 선정, 농식품부 등 정부

의 역할 또한 꾸준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농촌지역의 유휴시설 활용 및 일자리 창출 관

련 사업인 전라북도의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관련 키워드 역시 높은 빈도를 차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과거 4년에 비해 다소 변화된 흐름을 보인다. 여전히 추진, 사업, 

지원, 확대, 조성 등 정부의 역할은 크지만, 농촌, 지역, 토론회, 일자리, 생활 등의 키워드가 높은 수

준의 빈도수를 보이게 된다. 또한 기존 연도들에 비해 주요 키워드의 빈도수가 특히 더 높게 나타난

여 유씨넷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유씨넷의 경우 데이터들 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키워드들의 중심성 정도와 군

집을 확인하는 CONCOR 분석 등을 통해 주요 이슈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각화된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해 넷드로(NetDraw)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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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태양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정책의 대상지역으로만 역할을 하던 

농촌과 관련해 지역, 토론회, 일자리, 생활, 귀농귀촌 등의 단어가 점차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게 되

는 것은 의미가 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사업 196 신재생에너지 466 사업 298 농촌 312 농촌 762
신재생에너지 193 태양광 449 농촌 265 사업 301 추진 398

육성 106 사업 264 추진 198 추진 247 농업 348
선정 103 확대 200 활성 149 신재생에너지 179 농촌재생 329
활성 96 보급 187 경북 143 선정 155 사업 267

태양광 84 활성 169 주민 135 농촌재생 140 지원 222
보급 79 추진 154 선정 133 농업 134 확대 167
지원 79 정부 137 농촌재생 132 농식품부 130 활성 167
추진 77 농촌 110 농업 130 활성 130 조성 159
농촌 71 정책 103 신재생에너지 116 개최 124 재생 159
개발 70 지원 99 지역 100 공모 122 지역 144

도시재생 68 방안 93 도시재생뉴딜 100 지역 114 토론회 139
조성 68 도시 84 개최 87 프로젝트 113 일자리 137
주민 65 농업 81 재생 84 재생 111 구축 137
활용 64 지역 79 공모 83 햇살가득 103 협약 137
마을 60 필요 78 도시 78 구축 100 농촌지역 133
전남 58 발전 74 미래 76 진행 99 프로젝트 128
참여 56 에너지 69 조성 75 포럼 90 체결 113
체험 53 발표 67 행복씨앗마을 73 재생에너지 89 개최 109
도시 52 계획 66 마을 71 태양광 85 공모 108
지역 50 마을 65 일자리 71 정부 84 미래 107
농업 47 개최 61 태양광 70 확대 81 생활 104

에너지 46 한국에너지공단 59 확대 64 주민 80 농식품부 104
분야 45 활용 58 창출 63 주제 78 귀농귀촌 102
구축 45 설치 53 연계 63 강화 73 사회 99
고령 43 전략 52 교육 61 조성 73 뉴딜 96

농촌진흥청 42 참여 50 보급 59 마을 71 재생에너지 96
제시 42 재생에너지 50 계획 57 보급 68 햇살가득 95
한전 41 운영 50 지원 56 홍성군 68 연계 93

표 1. 빈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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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대비 41 일환 49 지속가능 55 계획 66 마련 92
압축도시 39 의원 48 문화 53 시대 65 올해 91

성과 39 농가 48 도시재생 53 청년 64 내년 83
생산 38 전국 47 경제 51 미래 64 선정 83
교육 36 주민 45 교수 50 신설 63 개선 83
역할 35 주제 45 공모사업 50 지원 62 본격 82
결합 35 증대 44 산업 49 중심 61 전국 81
진행 35 재생 44 회복 48 농림축산식품부 60 사장 80
방향 35 신재생사업 41 시 47 전북 58 혁신 78
세종 35 올해 40 정책 46 도시재생뉴딜사업 56 예산 78
감소 34 기업 39 재생에너지 46 기자 54 주민 78
체결 34 프로젝트 38 여주 45 충남 53 김제시 77

도시재생사업 33 달성 36 개발 45 도시가스 52 농촌재생사업 77
삶 33 분야 35 발전 45 장관 50 대통령 76

개선 33 전남 35 참여 43 연계 50 업무협약 74
한옥 32 창출 34 군 43 활용 48 함양군 73
계획 31 농촌재생 34 함안군 42 이천시 48 협력 71
몽골 31 목표 34 주제 42 회복 48 공공주택사업 69
전력 30 남부발전 34 방안 41 활력 47 변창흠 69

농촌중심지 30 구축 34 독일 41 군 47 시대 68
확대 30 인센티브 33 정부 41 창출 46 창출 68

이상 50개 키워드들에 대한 관계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빈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2016년과 2017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양광, 육성, 활성 등의 키워드가 빈도수가 특히 높았

고 전체적인 키워드들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2018년 다소 변화하는데, 농촌이라는 키워드의 빈도수가 급증하였다. 또한 농촌재생이라는 키워드

의 빈도수 또한 증가하였다. 이전에는 농촌재생보다는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았던 

것과 달리 2018년부터는 농촌재생과 관련된 기사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북도의 행복씨앗마을과 같은 농촌마을재생 사업의 시작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

자의 공약에 농촌재생이 언급된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키워드 역시 2019년까지 높

은 빈도를 보였으며, 2020년이 되면서 주요 키워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특히 농촌, 지역,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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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등의 주민 생활과 밀착되는 키워드의 빈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표 3.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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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심성 분석

본 연구는 농촌재생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들에 대하여 중심성 지수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중 

2016년과 2020년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한다(<표 4> 참고. 2017~2019년 자료는 <부록> 

참고). 중심성은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가장 빈번히 사

용되는 지표”(김대욱 2015: 111)로,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

로 활용되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erality)과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활용하였다

(김대욱 2015; 반현정·전재균 2019). 연결중심성은 “핵심적인 행위자 혹은 쟁점이 중앙에 위치하

는 정도를 의미”(배정아 2014: 217)하는 개념으로, 이때 노드에 연결된 다른 노드의 수가 많을수록 

연결중심성은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한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웃 노드의 수를 네트워크 노

드의 크기로 표준화한 값”(임성민·김진흠 2013: 664)이며, i번째 노드의 연결중심성3은 다음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위세중심성은 연결중심성에서 더 나아가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이 되는 노드들과 연결될 경우에 

높은 값을 지니는 중심성이다. 관련해서 “인접행렬    의 N개 노드에 대하여 각각 

   의 중요도가 부여되었다면 i번째 노드의 위세중심성은 다음과 같다”(임성민·김진

흠 2013: 665).

    
  



   

먼저 2016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압축도시, 대비, 전남, 고령, 도

시재생, 개발, 감소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특히 높은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키

워드들이 2016년 농촌재생과 관련된 논의에서 특히 중심에 위치하며 핵심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3 N: 네트워크 전체 노드의 수

: i번째 노드의 링크 수, i = 1, ...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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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와 사업, 육성 등의 키워

드가 농촌재생 논의의 핵심에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남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압축도시 관련 키워드 역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는 키워드로 나타났

다. 이 외에도 활성, 보급, 태양광, 방향, 제시, 주민, 한전, 농촌, 추진 등 정부 정책 추진과 관련된 키

워드 등이 2016년 농촌재생과 관련된 논의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주요

키워드의 위세중심성을 분석한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육성, 압축도시, 대비, 고

령, 전남, 감소, 개발, 도시재생, 제시, 방향,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정, 활성, 태양광, 한옥, 보급, 조

성, 활용, 추진 등 주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농촌재생 논의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특히 

높은 영향력을 지니는 키워드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의 주요 키워드들에 대한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6년의 분석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연결중심성을 살펴보면, 농촌, 농업, 추진, 농촌재생, 사업, 재생, 확대, 일자

리, 지원, 조성, 구축, 농촌지역, 미래, 협약, 활성, 토론회, 사회, 생활, 체결, 뉴딜 등의 키워드가 연결

중심성이 특히 높은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해당 키워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2016년과 마찬가지

로 정부의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들, 예를 들어 추진, 사업, 지원, 협약, 체결, 뉴딜 등이 높은 

연결중심성을 지니며 농촌재생과 관련된 논의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20년의 경우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인 농촌재생이라는 키워드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으며, 

동시에 재생, 일자리, 농촌지역, 생활 등 지역단위,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들 또한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주요키워드의 위세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농촌, 농업, 추진, 재생, 확대, 사업, 농촌재생, 미래, 일자리, 토론회, 지원, 재생에너지, 조성, 뉴딜, 

혁신, 사회, 활성, 구축, 생활, 대통령 등의 키워드가 관련 논의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는 키워드들

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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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20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사업 701 2 0.120 12 농촌 4845 1 0.551 1
신재생에너지 829 1 0.152 11 추진 2051 3 0.271 3

육성 693 3 0.383 1 농업 2181 2 0.353 2
선정 319 16 0.096 13 농촌재생 1740 4 0.184 7
활성 389 11 0.085 14 사업 1484 5 0.188 6

태양광 357 13 0.070 15 지원 1085 9 0.139 11
보급 373 12 0.059 17 확대 1147 7 0.191 5
지원 231 22 0.046 21 활성 876 15 0.112 17
추진 242 20 0.046 20 조성 996 10 0.121 13
농촌 243 18 0.043 25 재생 1267 6 0.237 4
개발 447 9 0.238 7 지역 600 25 0.090 23

도시재생 448 8 0.237 8 토론회 864 16 0.140 10
조성 209 24 0.051 18 일자리 1095 8 0.154 9
주민 250 17 0.044 24 구축 920 11 0.109 18
활용 240 21 0.049 19 협약 880 14 0.095 22
마을 191 26 0.042 26 농촌지역 901 12 0.099 21
전남 455 6 0.310 5 프로젝트 607 23 0.063 37
참여 204 25 0.039 27 체결 656 19 0.065 35
체험 226 23 0.044 23 개최 398 47 0.055 39
도시 134 41 0.028 39 공모 520 29 0.047 46
지역 171 33 0.036 28 미래 899 13 0.172 8
농업 158 34 0.032 32 생활 662 18 0.106 19

에너지 186 29 0.034 30 농식품부 508 34 0.073 31
분야 189 27 0.045 22 귀농귀촌 600 25 0.080 24
구축 136 40 0.027 41 사회 702 17 0.112 16
고령 452 7 0.329 4 뉴딜 642 20 0.120 14

농촌진흥청 90 48 0.025 43 재생에너지 604 24 0.125 12
제시 338 15 0.221 9 햇살가득 492 35 0.044 47
한전 243 18 0.036 29 연계 623 22 0.067 32
대비 476 5 0.351 3 마련 465 39 0.065 34

압축도시 482 4 0.356 2 올해 471 38 0.073 29
성과 142 37 0.028 37 내년 529 28 0.073 30
생산 150 36 0.033 31 선정 421 45 0.063 36
교육 184 30 0.032 33 개선 512 33 0.074 27
역할 152 35 0.027 40 본격 455 40 0.053 41

표 4. 중심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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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2016년 2020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결합 175 32 0.028 38 전국 423 44 0.047 45
진행 78 50 0.013 50 사장 515 30 0.050 44
방향 343 14 0.218 10 혁신 626 21 0.119 15
세종 137 39 0.030 34 예산 448 41 0.056 38
감소 397 10 0.296 6 주민 482 36 0.066 33
체결 119 46 0.017 49 김제시 514 31 0.055 40

도시재생사업 90 48 0.019 48 농촌재생사업 356 48 0.035 48
삶 120 45 0.023 45 대통령 579 27 0.104 20

개선 138 38 0.029 35 업무협약 346 49 0.034 49
한옥 125 43 0.061 16 함양군 436 42 0.076 26
계획 132 42 0.023 47 협력 412 46 0.051 42
몽골 181 31 0.026 42 공공주택사업 319 50 0.030 50
전력 188 28 0.029 36 변창흠 513 32 0.050 43

농촌중심지 112 47 0.023 46 시대 431 43 0.073 28
확대 125 43 0.024 44 창출 480 37 0.077 25

주: 2017년, 2018년, 2019년 분석 결과는 <부록> 참조.

4.3. CONCOR 분석

CONCOR 분석은 반복적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키워드를 집단화하는 방법이다. CONCOR 

분석의 경우 수렴상관관계 분석으로 설명되기도 하며,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한다. CONCOR 분

석을 통해 네트워크상 노드들의 유사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분할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노

드들이 모이는 군집의 수가 달라지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고 다만 연구자의 판단이 필요하

다는 견해가 있으며(이수상 2012; 김영욱 외 2017), 연구마다 CONCOR 분석의 분할 횟수는 각기 

다르다. 본 연구의 경우 3회 분할 시에 그 외 경우에 비해 보다 명확한 군집을 도출해낼 수 있었으며, 

그 외의 분할을 시도하였을 때는 설명 가능한 충분한 군집이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3회 분할 결과

를 토대로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3회 분할 시 총 7개의 군집이 도출

되었으며, 이들이 다시 두 번째 차원에서 서로 인접하여 총 4개의 이슈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역정책에 대한 이슈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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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었는데, 선정, 성과, 활용, 개선, 지역, 사업, 마을,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 진행, 조성, 도시, 추

진, 구축, 지원, 활성 등의 단어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주민, 생산, 참여, 확대, 

농촌진흥청, 세종 등의 단어가 두 번째 군집을 형성하며 앞선 첫 번째 군집과 함께 두 번째 차원에서 

서로 인접한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에너지 및 농촌활성과 관련된 이슈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촌단위의 태양광 

보급 사업과 관련해 관련 키워드들이 세 번째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태양광, 계획, 전력, 한전, 분야, 보급, 체결, 에너지, 한옥, 삶, 몽골 등의 키워드가 군집

을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 농업, 교육, 체험, 결합, 역할 등 농촌과 관련된 키워드가 두 번째 차

원에서 서로 인접한 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농촌활성의 경우 체험, 교육 등에 그

쳐 자생적 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개발, 육성 키워드가 하나의 이슈를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그룹으로 묶였으며, 이 

외에도 고령화, 농촌공동화 등 농촌이슈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기타 군집을 형성하여 서로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 그룹의 경우, 키워드가 서로 뚜렷한 동일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농촌재생과 관련된 이슈들을 설명하는 데 자주 활용되며 군집을 이룬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기타로 명명하고자 한다.

한편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도시재생 자체는 개별 이슈가 되었다. 앞서 논의한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역개발정책 이슈

로 분류가 가능한데, 특히 선정, 활용, 성과, 추진, 구축, 지원 등과 함께 분류된다. 이는 도시재생사

업의 경우, 지역 정치‧행정 영역에서 농촌재생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사업화 혹은 정책화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히 필요성

이나 사례를 언급하는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지역개발정책 영역에서 주로 언급되

는 선정, 성과, 활용, 개선 등의 단어와 관련성이 떨어지고 개별적인 이슈로서 농촌재생과 함께 언급

되는 정도로 그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농촌재생이라는 키워드가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활발히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도시재생 논의는 다른 키워드와의 연관성이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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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ONCOR 분석 결과 시각화(2016년)

키워드 이슈 계층도

1 선정, 성과, 활용, 개선, 지역, 사업, 마을,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 진행, 조성, 도시, 추진, 구축, 지원, 활성 지역개발

정책
2 주민, 생산, 참여, 확대, 농촌진흥청, 세종

3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계획, 전력, 한전, 분야, 보급, 체결, 
에너지, 한옥, 삶, 몽골 에너지·

농촌활성
4 농촌, 농업, 교육, 체험, 결합, 역할
5 개발, 육성 개발·육성

6 고령, 전남, 방향, 감소, 제시, 대비, 압축도시
기타

7 도시재생

표 6. CONCOR 분석 결과(2016년)

한편 이러한 키워드 군집 형태는 2020년에 다소 변화한다. 우선 농촌지역 이슈가 다양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농촌, 지역, 주민, 뉴딜, 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농업, 사회, 혁신, 미래, 시대, 개최, 일자리, 토론회, 창출 등의 키워드 

또한 군집을 이루며 함께 농촌지역 이슈로 구분될 수 있었다. 2016년에도 사업, 선정, 성과, 주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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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등이 지역정책 이슈로 묶일 수 있었으나 이는 농촌을 중심으로 하기보다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논의되는 키워드들이었다. 반면 2020년에는 농촌, 지역, (농촌)뉴딜, 재생, 혁신, 미래, 일자리 등 보

다 다양한 농촌지역 중심의 키워드들이 인접 군집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귀농귀촌, 생활, 개선, 확대, 올해, 추진, 마련, 대통령, 함양군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이루고 지원, 사업, 농식품부, 예산, 선정, 협력, 구축, 내년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이루며 인접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키워드들은 지자체를 비롯해 정부의 농촌재생정책과 관련 방향성

을 보여주며, 이에 농촌재생정책 이슈로 묶일 수 있다. 특히 해당 키워드 군집은 함양군을 포함하고 

있는데, 농촌재생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2019년 11월 함양군의 농촌유토피아 사업

으로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가 구성되어 폐교 위기에 놓인 지역학교를 살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 및 일자리 제공, 장학금 지원 등 귀농·귀촌 지원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2020년에

는 함양군, LH,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 기관이 함께 농촌유토피아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

며 농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농촌재생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2020년 11월

에는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촌생활 및 환경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농촌재생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하며 관련 키워드의 중요성 및 연관성이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촌재생, 햇살가득, 전국, 공모, 프로젝트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며 동시에 공공주택사업, 

본격이 인접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재생수요 이슈로 묶일 수 있는데,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와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주택사

업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키워드들이 군집을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농촌재생과 관

련해 귀농귀촌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 등은 이주 기반 농촌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농촌으로 이주하고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안정적인 주거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관련 정책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활성, 체결, 조성, 연계, 농촌지역, 협약, 사장, 김제시, 변창흠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이루었으며 동시에 농촌재생사업, 업무협약 등의 키워드가 인접하였다. 이는 농촌재생행정 이슈로, 

농촌재생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적 키워드가 군집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즉, 해

당 키워드들은 당시 정책적 변화, 특히 농촌지원 및 농촌재생과 관련된 정책수행과 연관성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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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년 말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였고, 국토교통부와 LH 등 지역개발 관련 기

관이 농촌지역의 재생과 관련해 업무협약4을 추진하였다. 예로 김제시의 경우에는 LH, 전북연구원

과 함께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선도지구 공동조성 및 임대주택건설 

등의 사업 추진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김제시는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여 농촌지역 재생을 위한 정책 추진을 실시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당시 특징들이 

해당 키워드의 빈도수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서로 인접한 군집을 형성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CONCOR 분석 결과 시각화(2020년)

4 이투데이. 2020. 11. 23. “LH, 김제시 혁신클러스터 조성 통한 농촌재생 협약 체결.”(https://www.etoday.co.kr/news/view/1965579, 
검색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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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이슈 계층도

1 농촌, 지역, 주민, 뉴딜, 재생, 재생에너지 농촌지역
이슈2 농업, 사회, 혁신, 미래, 시대, 개최, 일자리, 토론회, 창출

3 귀농귀촌, 생활, 개선, 확대, 올해, 추진, 마련, 대통령, 함양군 농촌재생
정책4 지원, 사업, 농식품부, 예산, 선정, 협력, 구축, 내년

5 농촌재생, 햇살가득, 전국, 공모, 프로젝트 농촌재생
수요6 공공주택사업, 본격

7 활성, 체결, 조성, 연계, 농촌지역, 협약, 사장, 김제시, 변창흠
농촌재생

행정
8 농촌재생사업, 업무협약

표 7. CONCOR 분석 결과(2020년)

5. 결론

오늘날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화, 산업활력 감소, 노후화 등 다양한 이슈를 내포한

다. 동시에 신산업분야인 스마트팜, 귀농·귀촌을 통한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지역공동체

의 활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농촌지역을 둘러싼 이슈는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파악과 관련 정책의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이러

한 상황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하여 공공

주택사업과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지역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낙후된 농촌지역의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재생이 지니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관련 논의가 최근 5년간 어떻

게 변화했는지, 특히 2016년과 2020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2016년 농촌재생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사업, 신재생에너지, 육성, 선정, 활성, 

태양광 등이었다. 정부 중심의 농촌 활성화 사업,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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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했을 때, 농촌재생보다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재생이슈,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논의에 그칠 뿐이다. 다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농촌재

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이로 인한 주요 키워드에 변화가 나타나며 2020년에는 추진, 사업, 지

원, 확대, 조성 등 정부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토론회, 일자리, 생활 등의 키

워드의 빈도수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심성 분석 결과, 2016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압축도시, 대비, 전남, 고령, 도시

재생, 개발, 감소 등의 키워드들이 연결중심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대적으로 농촌재

생과 관련된 논의가 신재생에너지, (정부)사업, 개발, 압축도시와 같이 정부활동과 관련된 키워드

들 중심으로 연관성을 지니며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세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육성, 

압축도시, 대비, 고령, 전남, 감소, 개발, 도시재생, 제시, 방향,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정, 활성, 태양

광 등 주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농촌재생 논의에서 특히 높은 영향력을 지니는 키워드

들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다소 변화

가 나타난다. 2020년을 기준으로 키워드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중심성을 살펴보면, 농촌, 농업, 추

진, 농촌재생, 사업, 재생, 일자리, 지원, 농촌지역, 미래, 협약, 토론회, 사회, 생활, 뉴딜 등의 키워드

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해당 키워드들은 앞서 살펴본 2016년 중심성 분석 결

과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과 관련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인 농촌재생이라는 키

워드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으며, 이와 함께 재생, 일자리, 농촌지역, 생활 등 지역단위, 주민생

활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들 또한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주요 키워드의 위세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농촌, 농업, 추진, 재생, 확대, 사업, 농촌

재생, 미래, 일자리, 토론회, 지원, 재생에너지, 조성, 뉴딜, 혁신, 사회, 활성, 구축, 생활, 대통령 등

의 키워드가 관련 논의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는 키워드들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CONCOR 분석 결과, 2016년과 2020년의 키워드 군집에서 다소 변화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2016년 자료에 대한 CONCOR 분석 결과,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농촌지역의 개

발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 지역개발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존재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에너지 및 농촌활성과 관련된 이슈가 존재했으며, 농촌단위의 태양광 보급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군집과 농촌 관련 체험, 교육 등을 통한 농촌활성이슈가 있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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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 육성 키워드의 군집과 고령화, 농촌공동화 등으로 인한 압축도시 등 농촌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군집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0년의 경우에는 키워드들의 군집 및 이슈가 다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 지역, 

주민, 뉴딜, 재생, 에너지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였고, 동시에 농업, 사회, 혁신, 미래, 시대, 개

최, 일자리, 토론회, 창출 등의 키워드 또한 군집을 이루며 서로 인접하게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귀농귀촌, 생활, 개선, 대통령, 농식품부, 예산, 협력 등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의 농촌재생정책과 

관련 방향성을 보여주는 키워드의 군집이 나타났으며, 농촌재생, 햇살가득, 프로젝트, 공공주택사

업 등 농촌재생수요와 관련되는 이슈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농촌재생정책을 추진하는 데 

수반되는 행정적 키워드, 예를 들어 체결, 조성, 연계, 협약 등의 키워드들도 군집을 형성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빈도수가 

높아진 키워드 및 이들의 군집은 2016년에 비해 전혀 새로운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과거부터 일자

리, 귀농·귀촌 등의 키워드는 꾸준히 중요성이 컸으며 농촌과 관련된 정책영역에서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다만 최근에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활발히 논의되며 빈도수가 증가하고 군집에 포

함되게 된 것이다. 이는 농촌재생과 관련된 이슈 다양화라기보다 일부 영역의 정책적 중요도가 높

아진 결과로 보인다. 또한 군집은 키워드 간 상대적인 연관성 정도에 기초한다. 즉, 군집이 다르다 

하여 키워드 간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함양군의 농촌 유토피아 사업 사례에서도 지자체와 유

관 기관의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는 본 연구에서도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군집 분석 결과에서는 

그 외 농촌재생 이슈의 키워드들과도 영향관계를 형성해 서로 다른 군집에 배치되었다. 따라서 군

집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키워드들의 집합으로 이해하되, 서로 다른 군집 간·키워드 간의 연

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농촌재생 혹은 농촌 활성화에 있어 다양한 부처 및 관련기관의 역할 제고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2016년에 비해 2020년 국토교통부, LH,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

관 기관의 협업 및 사업 추진 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빈도수 증가 및 관련 키워드들과 군집을 구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재생은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개발 및 활용,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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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측면에서의 접근,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해야 할 영역으로, 향후 농촌재

생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및 연계, 사업의 확대는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농촌재생과 관련된 논의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논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농촌재생과 관련된 논의는 주

로 주거재생(송길호 2014), 관련 법·제도의 개선(정준용 외 2014), 농촌재생 국내외 사례연구(이도

석 2014; 이태겸·정남식 2019; 윤철재 2021) 등이 다수였다. 농촌지역, 특히 농촌재생과 관련된 전

국 단위의 광범위한 통계자료의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농촌재생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으

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시

도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닐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농촌재생과 관련된 뉴스 빅데이터에서 다소 변화가 파악되었다. 2016년

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빈도, 중심성 등이 높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정부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농

촌뉴딜과 함께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이들 간의 중심성

과 군집 또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촌재생의 이슈가 최근 5년간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그

러나 동시에 정책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증대된 것일 수 있다. 실질

적으로 농촌지역의 자생력이 증가하였는가에 대한 논의는 추가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농촌재생과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다. 여론 데이터 중

심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분석 방법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농촌정

책의 변화 흐름을 모두 아우르는 거시적 연구일 수는 없다. 다만, 현시점에서 농촌재생과 관련한 주

요 이슈가 최근 5년 동안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이슈들 간의 연결은 어떠했는지를 통해 농촌

재생이 지니는 중요성과 변화의 흐름을 일부분이나마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농촌재생이라는 키

워드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타진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농촌재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부의 정

책적·실무적 차원에서, 특히 최근에 활용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학술적 차원에서 농

촌재생이라는 키워드의 활용이 비교적 미미했다는 점, 그리고 농촌지역 재생 등 다양한 단어가 혼용

되어 사용된다는 점 등은 본 연구가 주목한 ‘농촌재생’이라는 키워드의 활용 자체를 염려케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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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농촌지역의 재생,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별개로 과거부터 광범위한 

영역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재생을 키워드로 언론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5년간 관련 주요 이슈가 어떠한 흐름을 보이며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농촌재

생이라는 화두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학술적으로 활

성화되지 않은 단어 및 영역에 대한 탐색적인 접근에 그친다. 이는 본 연구의 명백한 한계임을 밝히

며 추후 연구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축적된 자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토대로 보완·발전되어야 할 사

항이다. 둘째, 본 연구는 농촌정책이라는 다방면의 정책적 접근과는 맥락을 달리한다. 농촌정책은 

농업진흥, 농촌관광,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춘 농촌재생은 

이러한 농촌정책의 일부분인 농촌지역의 재활성화와 관련되며, 또한 정책 분석보다는 키워드분석

을 통한 이슈 파악에 집중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농촌재생 정책 분석을 통해 더 깊은 정책적 함의

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키워드 분석에서 우려되는 바는 단어분절로 인한 데이터의 정확

성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농촌재생이라는 키워드 역시 농촌과 재생이라는 키워드의 결합이며, 

이때 농촌 신재생에너지, 농촌 주거재생 등의 논의가 혼입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농

촌재생의 개념이 농촌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이슈들

은 직간접적으로 농촌재생과 연관성을 지닐 수 있다. 향후 농촌재생과 관련된 보다 많은 논의들이 

축적되었을 때, 데이터의 범위를 좁혀 분석을 한다면 논의의 의의를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2018년 2018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신재생에너지 2791 2 0.467 2 사업 1725 1 0.481 1 농촌 1817 1 0.384 1
태양광 2999 1 0.491 1 농촌 1060 2 0.230 4 사업 1443 2 0.348 2
사업 1651 3 0.318 3 추진 908 3 0.275 3 추진 1185 3 0.287 3
확대 1471 4 0.298 5 활성 848 4 0.282 2 신재생에너지 875 4 0.202 7
보급 1462 5 0.298 4 경북 735 5 0.220 5 선정 821 6 0.205 6
활성 1103 6 0.183 7 주민 616 7 0.197 9 농촌재생 663 10 0.182 10
추진 798 8 0.136 10 선정 734 6 0.213 6 농업 823 5 0.218 4
정부 945 7 0.191 6 농촌재생 552 9 0.137 16 농식품부 589 13 0.137 15
농촌 518 14 0.046 31 농업 515 12 0.117 18 활성 722 8 0.183 9
정책 754 9 0.139 9 신재생에너지 545 11 0.143 15 개최 492 18 0.100 23
지원 698 10 0.152 8 지역 595 8 0.205 7 공모 649 11 0.178 11
방안 664 11 0.082 15 도시재생뉴딜 546 10 0.199 8 지역 579 14 0.135 16
도시 384 23 0.029 43 개최 254 32 0.056 34 프로젝트 679 9 0.196 8
농업 427 18 0.065 22 재생 361 20 0.105 22 재생 745 7 0.207 5
지역 394 22 0.037 40 공모 457 16 0.162 12 햇살가득 609 12 0.174 12
필요 459 17 0.077 17 도시 345 21 0.106 21 구축 432 19 0.116 18
발전 462 16 0.071 18 미래 403 17 0.075 29 진행 386 24 0.081 32

에너지 548 12 0.110 11 조성 372 19 0.106 20 포럼 411 21 0.080 34
발표 422 20 0.068 19 행복씨앗마을 485 14 0.158 13 재생에너지 566 15 0.144 14
계획 469 15 0.089 13 마을 329 23 0.080 28 태양광 561 16 0.148 13
마을 382 24 0.063 25 일자리 482 15 0.169 11 정부 503 17 0.130 17
개최 338 29 0.061 26 태양광 272 29 0.056 33 확대 394 22 0.102 21

한국에너지공단 525 13 0.097 12 확대 324 24 0.085 26 주민 373 25 0.087 28
활용 231 41 0.021 45 창출 494 13 0.176 10 주제 329 33 0.061 43

부록: 중심성 분석 결과(2017년, 2018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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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2017년 2018년 2018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설치 379 25 0.080 16 연계 393 18 0.154 14 강화 275 41 0.056 45
전략 301 33 0.039 37 교육 251 33 0.035 44 조성 297 37 0.065 40
참여 342 28 0.067 21 보급 340 22 0.099 23 마을 313 34 0.078 35

재생에너지 281 34 0.055 30 계획 296 28 0.092 25 보급 431 20 0.104 20
운영 378 26 0.061 27 지원 216 39 0.057 32 홍성군 365 27 0.086 29
일환 424 19 0.088 14 지속가능 270 30 0.039 42 계획 343 29 0.088 27
의원 230 42 0.037 39 문화 192 44 0.052 36 시대 312 35 0.073 38
농가 313 30 0.058 29 도시재생 255 31 0.080 27 청년 279 40 0.071 39
전국 268 35 0.045 32 경제 319 26 0.109 19 미래 368 26 0.089 26
주민 201 46 0.031 42 교수 145 50 0.024 50 신설 333 32 0.085 30
주제 200 47 0.016 48 공모사업 298 27 0.097 24 지원 388 23 0.110 19
증대 312 31 0.067 20 산업 207 41 0.031 45 중심 249 45 0.055 46
재생 250 39 0.014 49 회복 235 36 0.074 30 농림축산식품부 225 47 0.052 49

신재생사업 410 21 0.065 23 시 323 25 0.120 17 전북 334 31 0.101 22
올해 220 44 0.045 33 정책 216 39 0.050 38 도시재생뉴딜사업 203 50 0.051 50
기업 356 27 0.065 24 재생에너지 168 46 0.043 41 기자 243 46 0.054 47

프로젝트 158 48 0.023 44 여주 247 34 0.027 49 충남 261 43 0.053 48
달성 227 43 0.044 34 개발 171 45 0.050 37 도시가스 351 28 0.094 24
분야 203 45 0.017 46 발전 232 37 0.038 43 장관 211 48 0.058 44
전남 245 40 0.033 41 참여 243 35 0.070 31 연계 264 42 0.062 41
창출 266 36 0.037 38 군 161 47 0.046 40 활용 211 48 0.062 42

농촌재생 143 50 0.010 50 함안군 158 49 0.030 46 이천시 340 30 0.093 25
목표 254 38 0.044 35 주제 159 48 0.028 47 회복 283 39 0.083 31

남부발전 263 37 0.043 36 방안 193 43 0.047 39 활력 309 36 0.075 37
구축 149 49 0.017 47 독일 225 38 0.027 48 군 257 44 0.076 36

인센티브 308 32 0.060 28 정부 204 42 0.053 35 창출 297 37 0.08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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