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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ke news is defined as the news articles that are intentionally and verifiably false, and could mislead 
readers. Spread of fake news may provoke anxiety, chaos, fear, or irrational decisions of the public. Thus, 
detecting fake news and preventing its spread has become very important issue in our society. However, 

due to the huge amount of fake news produced every day, it is almost impossible to identify it by a human. 
Under this context, researchers have tried to develop automated fake news detection metho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over the past years. But,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no prior studies proposed 

an automated fake news detection method for Korean news.
In this study, we aim to detect Korean fake news using text mining an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Our proposed method consists of two steps. In the first step, the news contents to be analyzed is convert 

to quantified values using various text mining techniques (Topic Modeling, TF-IDF, and so on). After that, 
in step 2, classifiers are trained using the values produced in step 1. As the classifier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such as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case based reaso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support vector machine can be applied.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we collected 200  Korean new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 FactCheck (http://factcheck.snu.ac.kr). which provides with detailed analysis reports from 

about 20 media outlets and links to source documents for each case. Using this dataset, we will identify 
which text features are important as well as which classifiers are effective in detecting Korean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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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뉴스는 매스미디어(Mass Media) 매체를 통해 

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과 

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시장의 가장 요한 

매개체  하나이다. 들은 다양한 뉴스 가운

데 심 있는 것들만 주목하여 취사 선택하는데, 

수동  입장에 있는 으로서는 주체  입장

에 있는 매스미디어의 뉴스 보도 내용을 부분 

진실된 정보로 수용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가짜뉴스(Fake News)는 사실이 아닌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뉴스 정보에 한 신뢰

를 구축하고 공유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해를 

일으키고 있다. 버즈피드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제 45  미국 선 기간  가짜뉴스가 

주요 매체의 실제 뉴스보다 더 많은 반응을 이끌

어냈다[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2017]. 

이는 정치 인 문제와 연결되어  세계 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경제연구원의 연

구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국내 경제  비용

은 약 30조 90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7]. 이

와 같이 가짜뉴스는 실세계에 직 으로 심

각한 정치 , 경제  피해를 미치고 있다.

때문에 가짜뉴스를 탐지하여 구별해 내는 것

은 매우 요하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많은 양

의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확산되고 있어, 사람이 

모든 것을 하나씩 구분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구나 쉽게 구별해내

기는 어려우며, 개인의 주 인 견해가 반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문가들이 사실을 근거로 

객 인 검증을 통해 구별해 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화된 가짜뉴스 탐지 방법

론 개발에 한 정부와 산업계의 요구가 최근에 

매우 커졌으며, 학계 역시 이에 부응하고자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기

계 학습(Machine Learning)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자동

화된 가짜뉴스 탐지에 련된 거의 논문이 무

한 상황이다. 이는 국내 뉴스에 해 가짜와 사

실로 이블 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자동화된 국내 가

짜뉴스 측 모형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법을 이용한 가짜

뉴스 탐지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안 

방법론은 텍스트 마이닝의 종류  하나인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반의 가짜뉴스 다분

류(multiclass classification) 측에 기계 학습 

기법을 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 방법론을 수집한 데이터

에 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활

용되는 데이터의 정보  어떤 정보가 가짜뉴스

를 측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지 고찰해 보고

자 하 다.

본 논문의 뒷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 2장 연구배경에서는 가짜뉴스, 텍스트 

마이닝 등 본 연구의 기 가 되는 개념들의 이

론  배경과 자동화된 가짜뉴스 탐지 방법론에 

한 연구 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제 3장에서

는 제안 방법론에 해서 설명한다. 제 4장에서

는 앞서 제시한 방법론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한 실험 데이터  설계 내용을 설명하고, 최종 

산출된 실험결과를 종합 으로 정리해 제시한

다. 끝으로 마지막 에서는 결언으로 반 인 

연구 성과  의의를 설명하고, 본 연구의 시사

  한계 과 함께 향후 연구 방향에 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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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술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종

류  하나인 토픽모델링 기반의 가짜뉴스 다분류 

측에 기계 학습 기법을 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법론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본 장

에서는 본 연구의 제안 방법론을 이해하는데 필요

한 다양한 개념들의 이론  배경을 살펴보고, 이

어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동화된 가짜뉴스 탐지 

방법론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고자 

시도한 기존 연구들에 해 살펴본다.

2.1 가짜뉴스

가짜뉴스는 2010년  이후로 인터넷이 발달하

고 사회 계망 서비스가 속도로 발달함에 따

라 언론사가 아닌 개인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 뉴스처럼 퍼뜨리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면

서 사회 문제로 두되었는데, 2016년 미국의 

통령 선거를 기 으로 크게 확산되었다[Hong 

and Jung, 2017]. 가짜뉴스의 확산은 실 세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 정보 질서의 왜곡과 

갈등을 막기 해 다양한 응방안에 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짜뉴스

는 허 사실 시에서부터 패러디사이트까지 

넓은 스팩트럼 안에서 정확한 구분 없이 혼랍스

럽게 사용되고 있어 정의와 범 에 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고 있다[Hwang and Kwon, 2017; 

Hong and Jung, 2017]. 따라서, 먼  가짜뉴스의 

개념을 명확히 한 후에 그에 알맞은 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7년 2월 14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

흥재단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개념과 응방안’ 

세미나에서는 가짜뉴스는 정치․경제  이익을 

해 의도 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

된 거짓 정보라고 개념을 정의했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는 3가지 주요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 

가짜뉴스는 정치․경제  이익을 주된 목표로 

한다. 정치 으로 허  사실을 제작․유포하여 

상  후보자나 정당을 폄하하고 상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경제 으로 자신을 포함한 이해

계자들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는 손실을  

것을 목 으로 한다[Han and Yoon, 2017]. 두 번

째, 가짜뉴스는 거짓 정보를 담고 있다. 가짜뉴

스의 거짓 정보는 정보 달의 의도와 상 없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달라 옳지 않은 정보들을 

지칭하는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와 특정

한 의도를 가지고 정 하게 만들어진 정보들을 

지칭하는 기만  정보(disinformation)를 모두 포

함한다[Hwang and Kwon, 2017]. 앞선 두 가지 

특징은 가짜뉴스와 유사한 유형인 루머, 스팸, 

라시 등과 같은 거짓 정보에도 해당되는 특징이

다. 반면에 다음에 제시되는 특징은 가짜뉴스에

만 해당하는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세 번째, 

가짜뉴스는 언론 보도의 형식을 취한다. 형식

인 면에서 일반 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과 같

은 형식과 달리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기사로 오

인될 수 있을 정도의 문 인 기사 형식을 갖추

어야 한다는 것이다[Han and Yoon, 2017].

가짜뉴스에 한 응방안  하나로써 가짜

뉴스 탐지 방법론의 요성은 커지고 있다. 가짜 

뉴스를 탐지하는 기법은 비기술  근 기법, 기

술  근 기법, 하이 리드 분석 기법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뉜다[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2017]. 

비기술  근 기법으로는 문가 기반 기법, 집

단지성 기반 기법 등이 있으며 기술  근 기법

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기법, 시맨틱 기반 기법, 

이상 확산 패턴 탐지 기법 등이 있다. 비기술  

근 기법은 사람의 물리  개입이 많이 필요해 

가짜 뉴스를 수 탐지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

이 있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기술  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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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한 자동화된 가짜 뉴스 탐지 방법론에 

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2 자동화된 가짜뉴스 탐지 방법론

술했듯이, 자동화된 가짜뉴스 탐지 방법론에

는 기술  근 기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기법, 시맨틱 기반 기법, 이상 확산 패턴 탐지 

기법이 이에 해당된다.  인공지능 기반 기법은 언

어와 구문을 분석하기 해 과거 문제가 된 가짜

뉴스에 자주 등장한 단어와 표 을 활용하여 기계 

학습을 통해 가짜뉴스일 확률을 추정하는 기법이

다[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2017]. 자동화된 가짜뉴

스 탐지 방법론을 한 부분의 연구에서는 신속

한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낸다는 장 으로 인해 인

공지능 기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표 으로 2016년 12월1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 진행된 Fake News Challenge의 사례

를 볼 수 있다. Fake News Challenge는 가짜뉴

스의 근 을 해 Dean  Pomerleau와 Delip Rao

가 주도하여  세계 학회와 업계에서 100명이 

넘는 자원 사자와 71개 이 력하여 진행된 

로젝트로써,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하여 뉴스기

사에 숨어 있는 조작이나 잘못된 보도를 구별해

내는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목 이다. 로젝트

결과, 상  3개 에서는 딥러닝(Deep Learning),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멀티스 딩(Multi-

threading),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와 같은 기법을 용하 다.

한편, 보다 높은 정확도와 공신력을 해 인공

지능 기반 기법에 다양한 기술  근 기법을 결

합하는 하이 리드 가짜뉴스 탐지 방법론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Bajaj[2017]는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의 에서 뉴스의 내용이 가

짜인지 진짜인지 여부를 측하는 방법론을 제안

하 다. 제안 방법론의 검증을 해 Kaggle 데이

터세트, Signal Media News 데이터세트를 활용

해 63,000개의 기사를 Tensorflow와 Python 등의 

기계 학습 기법들을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하 다. 

이 연구는 방 한 데이터 하에서 실질 인 실험이 

수행되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험 

안의 다른 비교 기법들에 비해 성과가 개선됨을 

확인하 으나 그 차이가 과연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인지 확인하지는 못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Conroy et al.[2015]은 언어  근법과 네트

워크 분석을 결합한 가짜뉴스 탐지 방법론을 제

안하 다. 언어  근법으로는 사기성 메시지 

내용의 패턴을 가지고 SVM을 활용하여 분류하

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네트워크 분석으로는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술어 계를 통해 연결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하지만 실

험에 한 결과는 없이 방법론에 한 제안만 하

다는 한계 이 있다.

Salas-Zarate et al.[2017]은 감성분석에 의한 

풍자인식과 자연어처리를 통해 텍스트를 처리

하여 텍스트의 특징을 추출한 뒤에 기계 학습 기

법에 용하는 방법론을 제안하 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기법에 시맨틱 기반 기법을 효과

으로 용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 

Jin et al.[2017]은 트 터에서 상충되는 을 

발견하여 신뢰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반

복  추론을 통해 가짜뉴스에 한 최종 평가 결

과를 생성하는 방법론을 제안하 다. 이를 해 

주제와 주제에 한 들을 한 으로 모델링

하고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두 개의 상충되

는 으로 분리하 다. 한, 트윗 간의 신뢰

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지와 반 에 따라 링

크의 연결정도를 정의하 다. 이 연구는 인공지

능 기반 기법에 이상 확산 패턴 탐지 기법을 효

과 으로 용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하



제25권 제1호 텍스트 마이닝과 기계 학습을 이용한 국내 가짜뉴스 측 23

<Figure 1> Architecture of Proposed Methodology

지만 이들의 근법은 트 터 데이터만을 가짜

뉴스의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처럼 자동화된 가짜뉴스 탐지 방법론에 

하여 주로 텍스트 마이닝과 기계 학습을 이용한 

연구들이 해외에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지

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다. 가짜뉴스에 한 규율  규제 방안에 한 

Hwnag and Kwon[2017]과 Han and Yoon[2017]

의 연구들이나 시맨틱 기반 기법과 이상 확산 패

턴 탐지 기반 기법을 동시에 용하는 Kwon et 

al.[2017]의 연구들이 있으나, 인공지능 기반 기법

을 자동화된 가짜뉴스 탐지 방법론에 활용한 사

례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3. 제안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 기반의 가짜뉴스 

다분류 측에 기계 학습 기법을 용하는 방법

론을 제안한다. 다음의 <Figure 1>은 본 연구의 

제안 벙법론이 작동하는 로세스를 시각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안 방법론의 작동 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

단계 차에 의해 진행된다.

단계 1. 데이터 수집  처리

제안 방법론의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  

처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서울 학교 팩

트체크(http://factcheck.snu.ac.kr/)로부터 데이터

를 수집하여 SNUFN_dataset을 구축하고 분석의 

용이성을 해 처리를 통하여 정(Label)을 

진실, 립, 거짓의 3가지 클래스로 변환하며 메

타 데이터들을 각각 이산형 변수 는 연속형 변

수로 변환한다.

단계 2. 텍스트 마이닝

이 게 하여 데이터 수집  처리 작업이 끝

나고 나면, 2단계는 텍스트 마이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처리된 SNUFN_dataset 에 짧은 

문장에 하여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다음의 

<Figure 2>에 시된 것과 같은 문서-토픽 가

치 행렬(Document-Topic Weight Matrix)을 도

출하여 짧은 문장을 정량화된 특징값들로 변환한

다. 문서-토픽 가 치는 일반 으로 TF-ID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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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 Topic 2 Topic 3 ⋯ Topic m

Doc 1 0.389 0.230 0.000 -0.214

Doc 2 0.113 0.393 0.158 0.109

Doc 3 0.197 -0.091 0.154 0.095

⋯

Doc n 0.319 0.187 0.531

<Figure 2> Example of Document-Topic Weight Matrix

이용하여 산출되며, 본 연구의 제안 방법론 한 

TF-IDF에 기반한 문서-토픽 가 치들을 사용한

다[Jeon and Ahn, 2015].

단계 3. 모형 구축 

이 게 하여 짧은 문장이 정량화된 특징값들

로 변환이 되면, 우선 SNUFN_dataset을 학습용

과 검증용으로 나 다. 그 후, 학습용 데이터셋

에 기계학습을 용하여 학습된 모델을 구축하

는 3단계를 수행한다. 이러한 3번째 단계는 다양

한 기계학습 기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여러 개의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단계 4. 모형 용  검증

기계 학습을 통해 여러 개의 모델이 구축되면, 

마지막 4단계로 검증용 데이터셋을 각각의 모델

에 용한다. 이 단계에서는 검증용 데이터셋에 

한 클래스를 측하게 되고, 측정확도의 모델 

간 비교를 통해 측성과를 최종 검하여, 가장 

우수한 모델을 선택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 후에, 추가 으로 통계검정을 수행하여 제안 

모형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인지 확인한다.

4. 실증 분석

4.1 실험 데이터

제안 방법론의 검증을 한 실험 데이터로는 

SUNFN_dataset을 용하 다. SUNFN_dataset

은 본 연구를 해 자체 으로 수집, 정리한 데이

터셋으로서, LIAR_dataset을 벤치마킹하여 제작

되었다. LIAR_dataset은 어 가짜뉴스 데이터

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POLITIFACT.COM

의 문가들에 의해 직  이블 되어 있는 약 

12,800개의 짧은 문장과 추가 으로 Speaker를 

고려하여 해당인과 련된 Party Affiliations, 

Current Job, Home State, TCHC(Total Credit  

History Count), Contexts/Venues, Subjects와 

같은 메타 데이터를 수집하여 만들어졌다[Wang, 

2017]. 국내에는 POLITIFACT.COM과 유사한 

온라인 사이트로 서울 학교 FactCheck가 있는

데, 이는 22개의 언론사와 학이 업하여 언론사

들이 검증한 공  심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해 서울 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비정치 , 

비 리 으로 운 하는 정보서비스이다. SNUFN_ 

dataset은 서울 학교 FactCheck에 게시되어 있

는 2017년 3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의 국내 가

짜뉴스 데이터를 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 으

로 문가들에 의해 직  이블 되어 있는 200

개의 짧은 문장과 함께, 해당 뉴스의 주제, 련

인, 련인 직업, 소속정당, TCHC, 언론사 등이 

메타 데이터로 추가되었다. 다음의 <Figure 3>

은 이러한 SNUFN_dataset의 구성 체계를 시

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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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 of SNUFN_Dataset

4.2 실험 설계 

SNUFN_dataset의 정은 크게 6가지의 클래

스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단유보

와 사실 반 거짓 반은 립, 체로 거짓과 거짓은 

거짓, 체로 사실과 사실은 사실로 표기하여 3가

지의 클래스로 묶고, 랜덤샘 링(random sam-

pling)을 통해 각 클래스에 해 50개의 데이터를 

추출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6가지 정

의 빈도가 불균형하고, 단유보와 사실이 거짓에 

비해 상 으로 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반 으

로 기계학습을 용하여 학습된 모델을 구축할 때 

불균형한 분포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상

으로 많은 빈도를 보이는 데이터에 과 합(over-

fitting)되어 좋은 모델을 구축할 수 없다[Ahn, 2014].

한, SNUFN_dataset의 메타 데이터  주제, 

련인, 련인 직업, 소속정당, 언론사는 처리

를 통하여 이산형 변수로 변환하 으며, TCHC는 

처리를 통하여 정규화된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

다. 메타 데이터를 실험에 용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 어 용하 다. 첫 번째 방법은 모든 

데이터를 일일이 변환하여 체를 활용하 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각각 임의로 설정한 기 에 따라 

통합하여 용하 는데, 련인은 제 19  선 

주자, 기타, 련인 없음으로 나 었으며, 련인 

직업은 정치인, 기타로 나 었으며, 소속정당은 진

보, 보수, 립으로 나 었으며, 언론사는 TV방송

사, 신문사, 언론사 없음으로 나 었으며, TCHC

는 단유보, 거짓, 사실로 나 어 활용하 다. 특

히, 주제는 이미 서울 학교 FactCheck에서 기

을 정하여 나 어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로지 첫 

번째 방법으로만 활용하 다.

토픽 모델링을 수행 할 때 보다 정확하고 유의

미한 명사들을 구분해 내어 성능을 높이기 해 

서울 학교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Stoplist를 만들어 토픽 필터에 활용하 다.

모형의 구축을 한 자료의 구분과 련해서

는 학습용 데이터로 각 클래스의 70%의 해당하

는 데이터(총 105건)를 그리고 나머지 30%(총 

45건)를 검증용 데이터로 사용한다. 입력변수의 

후보군으로는 짧은 문장이 토픽모델링을 통해 

변환되어 정량화된 특징값들을 변수들과 메타 

데이터들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성능을 최 화

하기 해 다 별분석(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MDA), 사례기반추론(Case Based Rea-

soning, CBR),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

works, ANN), SVM(Support Vector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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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xample of 5-Fold Cross Validation

SVM)를 활용하여 분류 측 모델을 구축하고 

검증용 데이터셋에 한 측 정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 데이터 양이 충분하지 않아 

방법론 성능측정의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해 은 양의 데이터셋에서 보다 방 한 양의 데

이터로 실험 해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알려

진 k-fold 교차검증(cross validation)도 수행한

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Figure 4>에 시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편의상 5-fold로 나 어 교

차검증을 진행하 으며, 5-fold에서는 학습용 데

이터로 각 클래스의 80%의 해당하는 데이터(총 

120건)를 그리고 나머지 20%(총 30건)를 검증용 

데이터로 사용한다. 

최종 으로 선택된 분류 모델이 가짜뉴스 

측에 가장 합한 안인지를 정 하게 검증하

기 해, Two-sample test for proportions를 통

해 모델 간 성능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인지 확인한다[Noh and Ahn, 2017].

끝으로 본 연구의 실험을 한 방법론은 토픽 

모델링은 SAS를 활용하 으며 MDA, CBR은 

SPSS를 활용하 으며 ANN은 NeuroShell을 활

용하 으며, SVM은 LIBSVM을 활용하 다.

4.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문가에 의해서 정이 되어

진 기사에 해서 제안한 모형으로 상 정을 

도출한 다음, 실제 정과 비교하여 측 정확도

를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하 다. 이 

때, 측 정확도는 검증용 데이터 셋에 하여 

얼마나 잘 측하 는지를 기 으로 하 다.

우선 토픽 모델링에서 몇 개의 토픽을 생성하

여 반 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측 정확도를 보

이는지 알아보기 한 실험을 진행하 다. 데이

터의 수가 200개로 매우 고 토픽 분석에 활용

되는 텍스트 한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일반

인 실험에 비해 상 으로 은 최소 7개, 최  

10개의 토픽을 추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소

와 최  사이의 범 가 매우 좁아 최소, 최  두 

가지의 경우에 해서만 실험을 진행하 다. 기

계 학습 기법 에는 은 양의 데이터에서도 

높은 측 정확도를 보인다고 알려진 SVM을 

활용하 다. 아래에는 토픽 개수별 실험 결과가 

<Table 1>에 제시되어 잇다. <Table 1>의 결

과를 살펴보게 되면, 검증용 데이터셋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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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etting value Training Vaildation

MDA
Full entry 

method
51.40% 48.90%

CBR
Manhattan 

distance
30.50% 44.40%

ANN
Hidden layer 

= 13
79.04% 46.66%

SVM

(Proposed 

method)

RBF kernel,

C = 100, 

δ² = 100

53.33% 51.11%

<Table 2> Prediction Accuracy of the Machine Learning Techniques

토픽의 개수를 최 로 추출한 10개의 경우의 

측 정확도가 51.11%로 최소로 추출한 7개의 경

우의 측 정확도인 37.78% 보다 약 13% 더 우

수한 측 정확도를 산출하게 됨을 알 수 있다.

# of topics Training Validation

Topic = 7 61.90% 37.78%

Topic = 10 53.33% 51.11%

<Table 1> Prediction Accuracy According to the Number of topics

그 다면, 이번에는 기계 학습 기법 에 SVM

이 가장 우수한 정확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해 <Table 1>의 결과에 따라 토픽의 개수를 10개

로 정해둔 뒤 MDA, CBR, ANN과 비교해보는 실

험을 진행하 다. 아래에는 기계 학습별 실험 결

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의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검증용 데이터셋에 하

여 SVM을 용한 경우의 측 정확도가 51.11%

로 가장 낮은 측 정확도를 보이는 CBR을 용

한 경우의 측 정확도인 44.40% 보다 약 7% 더 

우수한 측 정확도를 산출하며 다음으로 우수한 

측 정확도를 보이는 MDA를 용한 경우의 

측 정확도인 48.90% 보다 약 2% 더 우수한 측 

정확도를 산출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검증용 데이터셋에 하여 각 기법 별로 

거짓(총 15개)을 거짓, 립, 사실로 측한 빈도

가 <Table 3>에, 검증용 데이터셋에 하여 각 

기법 별로 사실(총 15개)을 거짓, 립, 사실로 

측한 빈도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기법인 SVM은 거짓 음

성(false negative) 발생빈도가 ANN과 함께 1건

으로 나타나, 다른 기법 비 가장 작은 수치를 

나타냈다. 거짓 양성(false positive) 발생빈도 역

시 SVM은 MDA와 함께 6건으로 나타나, 다른 

기법 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를 종합해 보면, SVM은 측 정확도 뿐 아니

라 오탐지에 따른 비용 측면에서도 타 기법을 압

도하는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Actual

Label
Model

Predicted Label

False Neutrality True

False

MDA 8 4 3

CBR 8 3 4

ANN 7 7 1

SVM 9 5 1

<Table 3> Frequencies of the False Negative Cases

Actual

Label
Model

Predicted Label

False Neutrality True

True

MDA 6 2 7

CBR 7 2 6

ANN 9 2 4

SVM 6 4 5

<Table 4> Frequencies of False Positive Cases

다음으로 <Table 1>과 <Table 2>의 결과를 

합하여 토픽 10개를 추출하여 SVM을 용한 모

델을 기본 모델로 정하고 추가로 각 메타 데이터

를 용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술했던 것처

럼 메타 데이터를 용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

째, 체를 모두 이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 임의의 

기 에 따라 통합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활용하

다. 한, 모든 메타 데이터를 용해 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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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How to apply Setting value Training Validation

Base + Category 2
Linear kernel,

C = 10
63.81% 53.33%

Base +

Related person

1
Polynomial kernel,

C = 1, d = 3
60.95% 44.44%

2
Linear kernel,

C = 100
61.90% 40.00%

Base + Occupation

1
RBF kernel,

C = 10, δ² = 1
76.19% 40.00%

2
RBF kernel,

C = 10, δ² = 1
66.67% 48.89%

Base + Party

1
Polynomial kernel,

C = 1, d = 3
49.52% 48.89%

2
Polynomial kernel,

C = 55, d = 1
56.19% 48.89%

Base +Media

1
RBF kernel,

C = 10, δ² = 50
61.90% 60.00%

2
Linear kernel,

C = 10
53.33% 48.89%

Base + TCHC

1
Polynomial kernel,

C = 33, d = 1
55.24% 46.67%

2
Polynomial kernel,

C = 10, d = 1
57.14% 48.89%

Base + ALL Best combination
Linear kernel,

C = 1
77.14% 55.56%

<Table 5> Prediction Accuracy by Meta Data

각 메타 데이터 별로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방법

들을 조합하여 최  조합을 만들어 활용하 다. 

아래에는 메타 데이터별 실험 결과가 <Table 5>

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5>의 결과를 살펴보

게 되면, 검증용 데이터셋에 하여 기본 모델에 

언론사 메타 데이터의 체를 모두 이용하여 추

가하는 경우의 측 정확도가 60.00%로 다음으

로 우수한 측 정확도를 보이는 기본 모델에 각 

메타 데이터 별 최  조합으로 체 메타 데이터

를 추가하는 경우의 측 정확도인 55.56%다 약 

4% 더 우수한 측 정확도를 산출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Table 5>의 결과에 따라 기본 모

델에 언론사 메타 데이터의 체를 모두 이용하

는 모델에 MDA, CBR, ANN, SVM을 용하여 

다른 기법과 측 정확도를 비교 분석해 보는 실

험을 진행하 다. 술했던 것처럼 데이터의 양

이 150개로 충분하지 않아 비교 방법에는 5-fold 

교차검증을 용하 다. 아래에는 5-fold 교차검

증 실험 결과가 <Table 6>에 제시되어 있으며 

<Table 7>에는 기계 학습 기법에 따라 각 Fold 

별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는 모형의 설정값이 제

시되어 있다. <Table 6>의 결과를 살펴보게 되

면, 검증용 데이터셋에 하여 SVM을 용한 

경우의 평균 측 정확도가 55.33%로 가장 우수

한 측 정확도를 산출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토픽을 10개 추

출하여 언론사 메타데이터를 추가한 모델에서 

SVM > CBR > MDA > ANN의 순으로 측 정

확도가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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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학습용 데이터셋에 하여 95.84%의 평

균 측 정확도를 보이는데 반해 검증용 데이터

셋에 하여는 44.67%의 평균 측 정확도만 보

이는 것을 보아 학습시 데이터가 과 화 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으로 ANN은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무 은 데이터가 주어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Dataset MDA CBR ANN SVM

Fold 1
Train 70.00% 46.70% 95.00% 74.17%

Valid 43.30% 43.30% 50.00% 53.33%

Fold 2
Train 65.00% 35.00% 96.67% 60.83%

Valid 60.00% 60.70% 36.67% 63.33%

Fold 3
Train 50.80% 53.30% 96.67% 69.17%

Valid 40.00% 40.00% 36.67% 43.33%

Fold 4
Train 49.20% 45.80% 96.67% 63.33%

Valid 46.70% 52.00% 46.67% 60.00%

Fold 5
Train 68.30% 45.00% 94.17% 63.33%

Valid 43.30% 56.70% 53.33% 56.67%

Average
Train 60.66% 45.16% 95.84% 66.17%

Valid 46.66% 50.54% 44.67% 55.33%

<Table 6> Prediction Accuracy of 5-Fold Cross Validation

Data-

set
MDA CBR ANN SVM

Fold

1

Full entry

method

Manhattan 

distance

Hidden 

layer = 35

RBF kernel,

C = 1, δ² = 1

Fold

2

Full entry

method

Euclidean 

distances

Hidden 

layer = 18

RBF kernel,

C = 10, δ² = 25

Fold

3

Step 

selection 

method

Euclidean 

distances

Hidden 

layer = 18

RBF kernel,

C = 55, δ² = 50

Fold

4

Step 

selection 

method

Euclidean 

distances

Hidden 

layer = 52

RBF kernel,

C = 33, δ² = 50

Fold

5

Full entry

method

Manhattan 

distance

Hidden 

layer = 70

Polynomial 

kernel,

C = 100, d = 2

 <Table 7> Optimum Setting Value for Each Fold by Machine 

Learning Technique

마지막으로 모형 간 성과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지를 검증하기 해, 이표본 비율검정(two 

sample test for proportions)을 수행하 다. 본 연

구에서 용된 이표본 비율검정의 귀무가설 H0는 

   , 립가설 Ha는   (  : 모형 A의 

검증용 데이터셋에 한 평균 측정확도 비율)

이다. 아래 <Table 8>는 이러한 이표본 비율검정

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SVM 모형은 MDA는 물론 CBR과도 95% 신뢰수

 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성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ANN에 해서는 99% 신

뢰수  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성과 차이를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BR ANN SVM

MDA -0.116 0.348 -1.501
*

CBR 0.463 -1.386
*

ANN -1.848
**

<Table 8> Z-Values of Two Sample Test for Proportions

*statistical significant at 5%, **statistical significant at 1%.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 짧은 

문장을 정량화된 텍스트의 특징값들로 변환하여 

기계학습에 용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

다.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안 모형의 성능

을 검증한 결과, 토픽을 10개 추출하고 언론사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SVM 기법에 용하는 

모형이 다른 모형들과 비교해, 가장 우수한 결과

를 보이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성과 차이를 확

인할 수 있었다. 구체 으로 본 연구가 갖는 시

사 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그간 충분히 다루어

지지 않았던 자동화된 가짜뉴스 탐지 방법론 실

험을 인공 지능 기법에 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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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안 모형은 복잡하고 사람의 인  개입이 

상 으로 많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

인 수 의 텍스트 마이닝과 기계 학습 기법

만으로 구동이 가능한 모형을 제안했다는 에

서 실무 으로 의미가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둘째, 국내 가짜뉴스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

을 제안하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에서 학술

으로 의미가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한, 데

이터 수집이 상 으로 용이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가짜뉴스 탐지 방법론 연구에서 사용되

어 온 어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오

늘날 그 요성이 더 크게 두되고 있는 팩트 

체크에서 데이터를 따로 수집해, 검증에 사용하

다는 도 기존 연구와 본 연구가 크게 차별화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한계 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국내 가짜뉴스에 한 자동화된 측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하기 해,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에 따라 직  데이터를 수집하 음에도 불구하

고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며 불균형한 분

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안 모형

이 보다 일반화된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지 확인

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방

한 양의 데이터를 통한 실험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둘째, 재 제안 모형의 경우, 뉴스 기사에 

하여 문가에 의해 정이 되어 있는 보고서의 

짧은 문장을 텍스트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 정이 내려지지 않은 기사를 측하기 어

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이 내려지

지 않은 기사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법론을 추가한 실험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끝으로 재 제안된 연구 모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본 연구의 한계 을 개선하기 해 다소 

연구자 임의의 설정이 개입될 지더라도, 단유

보와 같은 립  데이터를 거짓이나 진실로 변환

하는 방식을 용하거나 혹은 서울 학교 Fact-

Check 이외에서도 추가 데이터를 수집해 볼 수 

있다. 한, 데이터 부족이나 불균형을 효과 으

로 개선 할 수 있다고 알려진 데이터 샘 링(Data 

sampling) 기법이나 정이 내려지지 않은 기사

를 추가하여 활용하는 비지도학습(semi-super-

vised learning)과 같은 다양한 기법을 용해 보

고, 그 성능을 확인해 보는 연구가 의미 있는 후속 

연구의 주제가 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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