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2020년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안보’는 핵심적인 국가안보의 구성요소로 부상

하였다[1]. 각 국가들은 국가 목표에 따라 경제안보

에 대한 개념화하고, 그에 따른 입법과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미국은 기술격차 유지를 통한 압도적 우

위 유지, EU는 전략적 자율성과 위험 회피, 일본은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 확보를 통한 경

제성장이라는 국가목표를 중심으로 경제안보를 개념

화하고 있다[2][3].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안보 전략 기조 중 하나로

경제안보를 제시하며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

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핵심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 확보, 핵심·신흥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등이

있다[4].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안보의 개념은 불분명

하여 우리나라의 전략적 목표에 맞게 경제안보 개념

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3].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경제안보 개념을 정립하

기 위해서는 경제안보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된 논

의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뉴

스 기사를 바탕으로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형성된 담

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제안보와 관

련된 뉴스기사를 수집 후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TF-IDF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을 시행한다. 본

연구는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형성된 담론을 살펴봄

으로써, 향후 한국식 경제안보의 개념화를 위한 기

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론적 배경

최근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 코로나19,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경제안보의 개념은 크게 확대되었다[5]. 이러한 변화

에 따라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화가 시도되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황이다[1][2].

최윤정(2024)은 주요국의 경제안보 논의를 바탕으

로, 경제안보 개념을 4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첨단

기술과 같이 안보적 중요성을 갖는 경제에 대한 안

보 관점의 관리, 국가안보 달성을 위한 경제적 통치

술, 강력한 경제력 기반의 안보 역량 확보, 안보력

기반의 경제력 확보 등이다[3]. 곽성일(2023)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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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다. 주요국들은
각국이 도입한 경제안보 개념에 따라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경제안보
개념은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경제안보 관련 담
론을 파악하여 한국식 경제안보 개념화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빅카인즈를 통
해 경제안보 관련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TF-IDF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그 결과 세 개의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고, 경제안보의 이중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식 경제안보를 개념화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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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물리적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국의 이익

을 극대화될 때 경제안보가 달성될 수 있다고 정의

하며, 주요국의 경제안보 조치를 바탕으로 ‘양면성’

과 ‘상호연동성’이라는 특성을 도출하였다[6].

백우열(2022)과 안병수(2023)에 의하면, 경제안보

는 이중적인 구조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상층구

조에서는 첨단기술 경쟁 및 기술안보를 중심으로,

하층구조에서는 기존의 경제안보 문헌에서 주로 다

뤄온 영역(자원과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심이

된다[1][5]. 즉, 경제안보는 ‘첨단기술의 개발과 보호’

그리고 ‘공급망 보안’의 두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

장되고 있다. 이처럼 확장된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

하기 위하여 주요국은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산업정

책을 통해 첨단기술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써 국

제 안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1][2].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

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가전

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방

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통해 경제안

보상 중요한 기술들을 육성 및 보호하고 있다. 한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

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

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국가자원안보 특별

법」 등 일명 ‘공급망 3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보안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

k; IPEF)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

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의

경제 동맹에 참여함으로써,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

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완화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절차

본 연구는 국내 뉴스 기사를 통해 경제안보와 관

련된 담론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

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해 ‘경제안보’를

키워드로 하는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7]. 수집된

기사의 키워드들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TF-IDF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

드를 도출하였고,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도출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그 다음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주요 토픽들을 도출한 뒤 (그림

1)과 같이 LDAvis로 시각화하였다.

(그림 1) 연구절차

3.2. 데이터 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수집에는 빅카인

즈 플랫폼이 이용되었다. 빅카인즈를 통해 2021년 1

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국내 뉴스 기사

를 수집하였다.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고 총 12,935건

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빅카인즈를 통해 추출된 뉴

스 기사의 키워드는 정제과정을 거친 뒤 텍스톰

(TEXTOM)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텍스톰은

대용량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처리 및 정제, 분석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8].

본 연구에서는 텍스톰을 통해 TF-IDF 분석과

LDA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LDA 토픽모델링

(Latent Dihirchlet Allocation)은 텍스트 내에서 단

어와 주제의 결합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비지도학습

확률적 모델링 방법으로, 주제 내에서 가장 빈번하

게 사용되는 단어가 주제의 내용을 대표한다고 가정

한다[9]. LDA 토픽모델링은 빅데이터를 통해 대규

모 사회현상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0].

4. 분석결과

4.1. ‘경제안보’ 관련 핵심 키워드

TF-IDF 분석은 빈도에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기법으로, 단어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는 단어빈도 분석의 한계를 보완한다[11]. TF-IDF

분석 결과 ‘중국’, ‘대통령’, ‘반도체’, ‘정상’, ‘한미’ 등

의 키워드가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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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IDF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경제안보’ 관련 핵심

키워드 상위 50개는 <표 1>과 같다.

이상 TF-IDF 값이 큰 핵심 키워드 상위 50개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결과

4.2. LDA 토픽 모델링

LDA 토픽 모델링을 진행한 결과, 혼잡도와 일관

성 점수를 고려하여 토픽 수는 3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토픽 1의 주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블록화’로 명명하였다. 토픽 1의 점유율은

30.5%이며, ‘중국’, ‘미국’, ‘반도체’, ‘경제’, ‘정부’ 등

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토픽 2의 주제는 ‘공급망

안정화’로, 29.4%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핵심 키워

드로는 ‘정부’, ‘경제’, ‘공급망’, ‘안보’, ‘요소수’ 등의

키워드들이 있다. 토픽 3은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명명하였다. 가장 높은 점유율인 40.1%를 차지하며,

핵심 키워드로는 ‘대통령’, ‘미국’, ‘안보’, ‘정상’, ‘경

제’ 등이 도출되었다. 위의 분석을 토픽모델링 시각

화 도구인 LDAvis로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LDA 토픽 모델링 시각화 결과

No. 단어 TF-IDF No. 단어 TF-IDF

1 중국 27560.709 26 회장 12695.236

2 대통령 25546.511 27 공급망 12689.796

3 반도체 23709.222 28 정부 12490.421

4 정상 21121.877 29 기시다 12172.447

5 한미 20795.299 30 지원 12128.551

6 일본 20369.092 31 전략 12115.568

7 미국 20241.075 32 대통령실 11427.521

8 양국 18759.682 33 정책 11277.999

9 협력 17639.015 34 방문 11119.646

10 총리 17383.726 35 정상회담 11083.633

11 기업 16713.223 36 IPEF 10598.624

12 북한 16584.590 37 국가 10551.200

13 장관 15944.838 38 강화 10503.320

14 외교 15493.132 39 글로벌 10479.536

15 한국 15468.344 40 세계 10426.530

16 산업 14310.101 41 분야 10317.252

17 동맹 14165.373 42 우크라이나 10286.429

18 회담 13702.403 43 생산 10211.184

19 투자 13697.348 44 시장 10163.776

20 한일 13446.911 45 대응 10052.970

21 수출 13388.557 46 러시아 10040.447

22 바이든 13280.094 47 EU 9786.244

23 후보 12935.391 48 공동 9726.580

24 국민 12784.844 49 공장 9723.665

25 회의 12780.270 50 논의 9709.311

<표 1> TF-IDF 핵심 키워드 추출 결과

토픽 주제 주요 키워드 (상위 10개)

토픽

1

글로벌

반도체산업

블록화

중국, 미국, 반도체, 경제,

정부, 기업, 일본, 한국,

안보, 산업

토픽

2

공급망

안정화

정부, 경제, 공급망, 안보,

요소수, 장관, 대통령,

산업, 협력, 전략

토픽

3

한·미·일

안보협력

대통령, 미국, 안보, 정상,

경제, 협력, 한국, 한미,

일본, 외교

<표 2> LDA 토픽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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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제안보’ 키워드가 포함된 국내의

언론 기사를 수집한 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

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TF-IDF 분석 결

과 국가와 관련 키워드(중국, 일본, 미국 등)와 정부

관련 키워드(대통령, 총리, 바이든 등)가 핵심 키워

드로 도출되었다. 이는 경제안보와 관련된 논의가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

로 경제안보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LDA 토픽 모델링을 진행한 결과, 세 개의 토픽

(글로벌 반도체산업 블록화, 공급망 안정화, 한·미·

일 안보협력)이 도출되었다. 반도체 산업의 블록화

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경제안보의 상층구조와 관

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기술은 기술 패권 시

대의 핵심이 되는 첨단기술이다. 블록화를 통해 블

록 내부의 국가들은 연구개발 협력을 함으로써 반도

체 산업을 육성하지만, 블록 외부에 있는 국가에 대

해서는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육성한 반도체 산

업을 보호할 수 있다. 이에 토픽 1은 경제안보의 상

층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2021년 중국에서 요소수의 수출을 제한하자 우리

나라에서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을 정도로 요소수는

산업계에서 필수적인 원료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은 국민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후 공급망

안정화는 경제안보 시대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부상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고

자 공급망 3법 제정, 글로벌 경제 동맹 참여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토픽 2는 경제안보의

하층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토픽 3은 위의 두 토픽에 대응하기 위

한 국가들의 전략이라고 해석된다. 각 국가들은 첨

단기술의 개발 및 보호를 통한 우위 확보 그리고 공

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 왔기에,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토

픽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뉴스 기사를 통해 경제안보에 대

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주요국들은 국가 목표에 따

라 경제안보를 개념화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 경제안보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시

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안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가 필요할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경제안보의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

석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경제안보의 이중구

조를 확인하였다. 이는 추후 한국식 경제안보의 개

념화를 위한 하나의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안보의 개념화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제안보의 이중구조에

따라 경제안보를 개념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전략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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