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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적용하여 한국 내 세 번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기준으로 마스크와 관련된 

뉴스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시기별 마스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언론보도가 마스크 정책과 관

련된 주제에서 사건사고 위주로 바뀌어가는 것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제1차 시기의 경우 마스크 생산과 

공급이, 제2차 시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관련 사건사고가, 마지막인 제 3차 시기에는 주로 사건사고 위주로 

토픽이 다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해당 연구를 통해 마스크 공급, 확보, 착용 외 다른 보건정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2,3차 시기 보도가 사건사고에 치우친 부분은 향후 언론보도의 접근성 및 

태도에 대한 개선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사회 전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언론보도가 변화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pplied LDA topic modeling analysis to collect and analyze news media big data related to face masks in 
the three waves of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The results empirically show that media reports focused on mask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olicies in the first wave and the mandatory mask wearing in the second wave. In contrast, 
more reports on trivial, gossipy events consist of the media coverage in the second and third waves. The findings imply 
that Korea’s governmental interventions to address the shortage of face masks and to regulate mask wearing were 
successful relatively in a short time. In contrast, the study also reports that there may be relative less number of 
science-based news reports like the ones on the effectiveness of face masks or different levels of filter types. This study 
exemplifies how a big data analysis can be applied to evaluate and enhance public health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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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해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19, COVID-19, 이
하 코로나19)은 2021년 현재에도 진행 중인 전세계인 감

염병 사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회의 전국적 대유행 시기를 거

쳤고, 언론매체는 각 시기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코로나19
의 발병상황과 그에 연관된 소식을 꾸준히 보도해왔다

[1].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적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

해서는 사회 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1]. 
최근에는 사회적 의제 설정 및 의사 소통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2], 아직도 기존 언론은 사회적 담론을 주도하고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3]. 이에 따라 

주요 언론 매체가 코로나 19에 대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언론사가 보도한 코로

나 19에 관한 뉴스를 수집하여 사회적 담론이 어떻게 형

성되고 변화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마스크’를 

키워드로 이용하여 관련 뉴스 보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이는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와 관련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4]. 연구 

방법은 주요 언론매체의 뉴스 데이터를 각 대유행 시기

에 따라 수집한 뒤,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보도에 사

용된 주요 단어 간의 연결성을 파악하여 각 시기 별 변

화된 언론의 보도 내용과 태도, 그리고 보도내용을 통해 

유추 가능한 시대상을 관찰하려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방법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코로나19와 같은 공공 의료 및 재난 상황에

서 정부가 공공 의사소통 전략을 만들 때 언론의 보도관

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공

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커뮤니케이

션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위기 관리 대응 및 공공정

책 입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실증적 사례를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2.1. LDA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최근에 등장한 분석 방법으로, 토픽별 키워드의 분포

를 바탕으로 개별 텍스트의 주제를 추정하여 동일한 주

제별로 텍스트를 분류한다[5]. 이 방식은 기존 키워드 

분석에서는 불가능했던 비정형 데이터 해석 및 이용에 

적합하다. 다만 토픽 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려면 

문서에 존재하는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6]. 분석한 텍

스트 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

서와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 사이에 토픽 계층이 존재한

다고 가정하고, 이 잠재적인 정보(Latent Information)를 

추출하여 최종 모형을 만들어낸다[7]. 
본 연구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 알고리즘(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사용하였다. LDA 토픽 모

델링 알고리즘은 각 단어나 문서의 숨겨진 주제를 찾아, 
문서와 키워드별로 묶어 주제를 형성하는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unsupervised learning algorihm)이다[8]. 그림 

1은 해당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원하는 토픽의 개수와 

디리클레 분포(Dirichlet Distribution) 조절에 대한 매개 

변수 값을 조절, 문서와 단어를 하나씩 관측하면, 문서/
단어마다 적절한 토픽을 부여되고 Z값이 결정된다. 디
리클레 분포는 이항분포가 아닌 연속확률 분포 중 하나

로, k 차원의 실수 벡터 중 벡터의 요소가 양수이며 모든 

요소를 더한 값을 1로 하여 확률 값이 정의되는 분포를 

뜻한다. 따라서 LDA 알고리즘은 디리클레 분포를 가정

하고, 토픽이라는 잠재된 변수를 활용해, 각 문서와 단

어가 토픽에 할당되는 확률 분포를 그린 것이다[9]. 이
런 특징을 바탕으로 LDA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기존 연

구는 대량의 뉴스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요 주제를 추출, 
사회적으로 형성된 최신 트렌드나 주요 의제를 인지하

고 그 변화상을 확인하였다[10],[11]. 4차 산업 연구 동

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10]에서는 수집한 논문 데이

터를 바탕으로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현재 

4차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신문

자료의 오피니언 마이닝에 대한 연구[11]에서는 토픽모

델링을 통해 매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주요 단어 분포

나 주요 의제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나

타난 토픽모델링의 특성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뉴스 

매체의 주제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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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코로나 관련 연구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외 많은 관련 연구들이 의료,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진행돼왔다. 본 논문은 

이 가운데 언론 보도와 관련된 연구에 초점을 맞춰 문헌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크게 언론 보도 동향에 대한 연구와 

코로나19관련 토픽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코로나

19에 관련된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1]는 공영 방송사 

KBS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 <뉴스 9>을 통해 보도된 뉴

스를 분석,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보도의 형식, 유형, 전
문성 등 언론 보도 동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

는 전염병의 ‘발각/확산/대유행(회복)’이라는 시기적 구

분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연

구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1월 20일부터 5월 2
일까지로 한정되어 총 473건의 적은 보도 건수만 분석

했고, 정치, 경제적 사안과 연관된 보도를 구분하지 않

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토픽 분석 연구의 경우 주로 LDA를 사용한 경

우가 많았는데, 코로나19 전체를 분석한 연구와 코로나

19와 관련된 특정 키워드를 분석한 연구로 나눌 수 있

다. 코로나19 전체를 분석한 연구는 주로 뉴스 빅데이터

를 활용한 연구가 대다수였다[12],[13]. 코로나19의 언

론보도를 분석한 연구[12]에서는 각 토픽의 주제를 분

석하여 과거 신종플루·메르스 시기의 언론태도를 분석 

및 비판하였다. 또한 CNN의 코로나19 뉴스 영상 분석

에 대한 연구[13]에서는 뉴스의 구조, 시각적 주제, 표현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해외 언론의 

태도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두 연구 결과 모두 코로

나19에 대해 장기적으로 분석하기보다 2020년 1월~3월
로 한정한 좁은 시점의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

계를 보인다. 특정 주제만을 분석한 경우 코로나19로 인

해 수요가 급증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토픽모델링을 진

행한 연구[14]가 있었는데, 해당 연구의 경우 키워드의 

중요도를 알아보는 TF-IDF (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와 LDA를 통한 토픽모델링을 실

시하였다. 다만 또한 수집된 데이터의 기간과 양이 2020
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총 602건을 분석했

다는 점에서 시계열적인 특성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

계가 있다.
국외 연구의 경우에는 언론매체 보다는 주로 SNS 데

이터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이 사용하였다[15],[16], [17]. 
먼저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트위터를 분석한 연구

[15]는 토픽 모델링으로 단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코

로나19 발생 이후 트위터 이용자들의 감정 변화를 확인

하였다. 또한, 트위터 사용률과 신뢰도가 높아 보건당국

이 올바른 정보 전달을 하는 창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Fig. 1 The Overview of Topic Modeling Process (modified from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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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였다. 마찬가지로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에 대

한 대중의 인식과 주제형성에 대한 연구[16]에서는 트

위터에 대한 토픽모델링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대중

의 관심과 인식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

음을 밝혔다.
한편 국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Facebook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17]의 경우, 가짜뉴스를 토

픽모델링으로 분석하여 Facebook에서 유포되는 정보로 

인해 사회적 분열이 생길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만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에 수집된 데이터에 한정하였고, 
Facebook의 특성상 기존 언론 매체보다는 대체 언론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1월 1일부터 11

월 30일까지로 대상 기간을 선정하여 오랜 기간 주류 언

론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Ⅲ. 데이터 및 연구 방법

3.1. 연구 방법의 개요 

본 연구 데이터는 검색포털 네이버의 뉴스 크롤링을 

통해 수집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

지 총 11개월간의 뉴스데이터이다. 매체의 유료부수, 열
독률, 신뢰도 조사 등을 참조하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6개 언론사

와 KBS, MBC, SBS 등 3개의 방송사로 연구 대상을 한

정하였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마스크 구입과 착용에 관

한 논란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여 분석 뉴스 데이터는 

‘마스크’라는 단어가 사용된 기사에 국한하였다. 연구 

진행의 개요는 그림2와 같다: 데이터 수집한 후, 데이터

를 정제하고, 기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한 후, 토픽 모

델링을 설계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였다. 각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3.2.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정제

본 연구에서는 HTML과 XML파싱 파이썬 소프트웨

어인 BeautifulSoup1)을 이용하여 개별 기사의 날짜, 제
목, 매체, 링크를 직접 수집해 최종 9,566개의 뉴스데이

터를 확보하였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 파이썬 라이브러

리인 KoNLPy2)을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텍스트로부터 

0부터 9까지 숫자, 대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 모든 영

문자, ‘ @ ’, ‘ ? ’, ‘ ’’, ‘ ! ’ 등과 같은 기호와 특수문자를 

제거하였고, 일부 영어 약어 및 단어는 한글로 바꾸어 

데이터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예를 들어 WHO
는 세계보건기구로, KF94는 케이에프구사로, KF80은 

케이에프팔공으로 변환하였다. 마찬가지로 KoNLPy 모
듈의 okt.nouns()를 이용한 한글 형태소 분석을 통해 명

사 형태소를 뽑아내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은/는’, ‘을/를’, ‘이/가’, ‘와/과’ 등의 조사나 ‘이것’, 저
것’ 등의 대명사, 형용사와 같은 형태소를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시에 사용한 ‘마스크,’ 자주 등

장하지만 분석에 의미가 없는 ‘코로나’, ‘코로나19’와 

같은 단어를 삭제하였다.

3.3. 기간 분류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전체 코로나19 기간

을 분석하기보다, 세 번의 대유행 기간을 반영하여 일부 

기간을 연구에 이용하였다. 대한민국 통계청 코로나19 
일간 확진자 발생현황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림 3과 같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 
그림 3을 분석하면 제1차 대유행은 2020년 2월 22일부

터 3월 7일, 제2차 대유행은 2020년 8월 20일부터 9월 3
일, 제3차 대유행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1월 

30일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당 대유행 기간 최고점

을 기준으로 전후 7일을 가져와 각 시기당 15일의 데이

터를 분석하였고, 연구를 위한 마지막 데이터 분석 기간 

1) https://www.crummy.com/software/BeautifulSoup/
2) https://konlpy.org/Fig. 2 The overview of re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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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최고점이 11월 27일이기 때문에 해당 날짜 이후 7일
이 아닌 데이터 수집 마지막 기간인 11월 30일까지로 설

정하였다.

Fig. 3 Daily Number of Confirmed Cases

3.4. LDA 토픽 모델링 설계

본 연구의 LDA 토픽 모델링은 토픽 모델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이썬 소프트웨어인 gensim3)을 

사용하였다. 또한, gensim 모듈의 CoherenceModel의 연
산과정을 이용해 토픽 개수에 따른 일관성 점수(coherence 
score)를 산출하여 그림 4과 같은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일관성 점수란 토픽의 개수를 정할 때 사용하는 척도로, 
주어진 토픽 개수(x축)에 대해 각 토픽 내의 단어가 의

미론적으로 일치하는지를 수치로 계산한다. 따라서 일

관성 점수가 가장 높은 토픽의 수 값이 토픽모델링을 돌

리고자 하는 데이터의 적정 토픽 수이다.

Fig. 4 Estimation of Coherence Score

LDA 모델링을 수행하려면, 토픽의 수 외에도 데이터 

3) https://radimrehurek.com/gensim/

샘플링의 반복횟수와 토픽별 키워드의 수를 연구자가 

지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샘플링 횟수는 토픽 

모델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500회로 설정하

였다. 이러한 설정하에서, 가장 높은 일관성 점수를 가

지는 토픽 수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1차 시기에는 14
개, 2차 시기에는 26개, 3차 시기에는 20개의 토픽이 선

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토픽 중 분석에 의미없는 

토픽을 제외하여 1차시기 8개, 2차와 3차시기에 각 10
개씩의 토픽을 도출하였다. 

파이썬용 LDA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pyLDAvis4)를 

통해 그림 5와 같이 학습된 모델을 시각화하였다. 원의 

위치는 토픽 간의 거리가 멀수록 판별 타당도가 높고 주

제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토픽 간의 거리가 가깝거나 겹

쳐져 있다면 판별 타당도가 낮음으로 비슷한 주제를 나

타낸다. 크기는 해당 토픽이 해당 데이터 내에서 얼마만

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를 의미한다. 이를통해 각 토픽

별 분포를 파악할 수 있고, 토픽 내의 키워드가 다른 토

픽에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3.5. 실험 환경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실험환경은 Google 사의 클라우

드 컴퓨팅 환경인 CoLab서비스5)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

의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Colab에서 Intel Xeon 2.2GHz 
만큼의 CPU 성능과 13GB 크기의 RAM을 할당 받아 사

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1차시기 분석 결과

2020년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의 뉴스 기사를 통

해 도출된 토픽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 결과 14개의 

토픽 중 의미를 가진 토픽은 그림 6과 같이 8개가 도출

되었다. 이러한 토픽 개수의 차이는 데이터 처리 과정 

중 데이터의 양이 많아 토픽이 하나로 겹치기 때문에 발

생하는데[18], 이런 경우 대부분 비중이 낮은 내용으로 

구성되므로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해당 토픽들은 삭제

4) https://github.com/bmabey/pyLDAvis
5) https://colab.research.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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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표1에서 토픽별 5개의 단어를 뽑은 이유

는 6순위 단어부터는 비중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

에, 5개의 단어를 선택해서 표시하였다.
도출된 토픽의 주제를 확인해본 결과 제1차 대유행 

시기에는 대부분 마스크 구입과 공급에 대한 주제가 대

부분이었다. 먼저 가장 비중이 높은 토픽인 [10번 토픽]
은 ‘판매’, ‘수출’, ‘공급’, ‘공적’, ‘제한’과 같은 단어가 

주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Period Topic num Top 5 words in each topic

1st period
(02.22.

~03.07.)

1 공급, 제한, 정부, 수출, 지원

2 공급, 판매, 오늘, 정부, 우체국

4 대통령, 정부, 생산, 판매, 업체

5 하나로마트, 약국, 판매, 생산, 지원

6 공급, 진자, 정부, 생산, 부족

8 판매, 공급, 정부, 대구, 오늘

10 판매, 수출, 공급, 공적, 제한

11 대구, 공급, 경북, 이마트, 지역

Table. 1 Top 5 Word in each Topic During the 1st Covid 
Wave 

Fig. 6 The Intertopic Distance Map and Top 5 Words 
in Each Topic During the 1st Covid Wave

Fig. 5 Visualization of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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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 초기 마스크 공급과 관련하여 물량 확보

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 수출 규제를 진행하고, 동시에 마

스크 생산량을 공적 판매로 전환한 것과 관련된 단어다. 
둘째, 2번, 5번, 8번, 10번, 11번 토픽에서는 마스크 공적 

판매에 내용이 도출되는데, 2번과 5번의 경우 마스크 판

매 장소에 대한 내용으로 2번은 우체국에서, 5번은 하나

로마트에서 마스크 공적 판매를 진행한다는 주제였다. 8
번과 11번의 경우 마스크 공급에 있어서 1차 시기에 주

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었던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하여 마스크 공적 공급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셋째, 
1번과 10번에서는 마스크 수출 및 매점매석 방지를 통해 

국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4, 6번에서는 국내 마스크 물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와 같

이 제1차 대유행 시기에는 마스크의 확보와 관련된 내용

이 주요 언론을 통해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2차시기 분석 결과

Period Topic num Top 5 words in each topic

2nd 
period
(08.20.

~09.03.)

1 착용, 미애, 폭행, 망사, 행동

5 착용, 의무, 서울시, 서울, 집회

8 착용, 의무, 시설, 미착, 기사

9 의무, 착용, 실내, 감염, 구속

10 착용, 의무, 폭행, 행정명령, 확산

16 이슈, 가로, 확대, 업체, 북적

21 착용, 의무, 서울, 요구, 사업

24 지하철, 승객, 과태료, 파티, 부과

25 실내, 금지, 다시, 행사, 행정고시

26 시술, 완료, 철썩, 철통, 전파

Table. 2 Top 5 Word in each Topic During the 2nd 
COVID Wave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 시기인 2020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의 뉴스 기사를 통해 도출된 토픽 결과는 표 

2와 같고, 이를 그림 7에서 시각화하였다. 제2차 시기에

는 모두 10개의 토픽이 도출되는데, 제1차시기의 주요 

이슈였던 마스크 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대부분 마

스크 착용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는 마스크 

공급및 분배가 제1차 시기에 이미 안정이 되어 국민 대

부분이 마스크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시대상을 반영

한다.

Fig. 7 The Intertopic Distance Map and Top Five Words 
in Each Topic During the 2nd Covid Wave

가장 비중이 높은 10번 토픽에서는 ‘착용’, ‘의무’, 
‘폭행’, ‘행정명령’, ‘확산’과 같은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시기 마스크 착용과 그에 관련된 사건사고 등

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다른 토픽의 주제

들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건사고, 두 가지로 크

게 나눌 수 있다. 5, 8, 9, 21번 토픽의 경우 대체로 실내

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정보 전달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 1, 16, 24, 26번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사건사고형 토픽이 주로 나타나는데 특히 1번의 경우 

해당 시기가 더운 여름철이라 망사 마스크, 비말 마스크 

등 KF94, KF80이 아닌 마스크의 사용이 늘면서 발생하

였던 사회적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자들로 인한 사건사고가 관련된 단어를 중심으

로 구성되었음을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3차시기 분석 결과

대유행 제3차 시기 중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시간에 

해당하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뉴스

를 통해 도출된 토픽 결과는 표 3과 같다. 도출된 총 8개
의 토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거 제1, 2차시

기에 비해 공통적인 주제가 적고, 정보전달이나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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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확보, 착용의무 등과 같은 거시적 담론 보다는 사

건사고 전달 위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제3차 

시기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더이상 마스크 

공급 및 착용은 주요의제가 아님을 확인해 준다. 

Period Topic num Top 5 words in each topic

3rd period
(11.19.

~11.30.)

1 확진, 과태료, 해외, 외교, 도박

2 폭행, 택시, 기사, 역무, 격분

3 미국, 등장, 의무, 시위, 봉쇄

4 활용, 관리, 수능, 구매, 확산

5 폭행, 도주, 지하철, 경찰, 피부

6 폭행, 기사, 구매, 달라, 택시

7 감염, 폭행, 택시, 기사, 착용

8 공무원, 당진시, 행패, 직위해제, 달라

Table. 3 Top 5 Word in each Topic During the 3rd 
COVID Wave

Fig. 8 The Intertopic Distance Map and Top Five Words 
in Each Topic During the 3rd Covid Wave

그림 8을 보면 토픽 1,2,3,7,8번의 크기가 균일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해당 시기 마스크와 관련한 주도

적인 이슈가 적음을 의미한다. 토픽 3, 4번을 제외한 토

픽 대부분은 마스크 착용거부로 생긴 사건사고였다. 토
픽 3번은 미국 내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주정부들의 

봉쇄조치와 이에 맞서는 방역거부 및 시위를, 토픽4번

의 경우 해당 시기 중 국내에서 치뤄진 대학수학능력시

험과 관련된 뉴스에서 생성된 토픽으로 분석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적용, 한국 내 세 

번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기준으로 마스크와 관련

된 뉴스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시

기별 마스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언론보도가 마스크 

정책과 관련된 주제에서 사건사고 위주로 바뀌어가는 

것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제1차 시기의 경우 마스크 생산과 공급이, 제2차 

시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관련 사건사고가, 마
지막인 제3차 시기에는 주로 사건사고 위주로 토픽이 

다뤄졌다. 전례없는 전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빠른 시간 ,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마스크 확보와 착용

이 단시간 내에 해결된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주요 

매체의 집중적인 언론보도가 정부의 마스크 공급정책 

수립 및 실행에 적절한 자극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언론 보도가 마스크 착용율 제고, 마스크 5부제 협

력 등 정부 보건정책에 대한 공공의 협력을 이끄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마스

크 공급, 확보, 착용 외 다른 보건 정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가능성 역시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마스크의 효과, 올바른 착용법, 필터 성능차 등 보

다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정보가 보다 많은 횟수로 제공

되지 않았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제2차 시기의 데이터에서 망사, 비말 마스

크가 언급되었으나 그 효과성과 관련된 토픽들이 추출

되지 않았던 점, 제2,3차 시기 보도가 개별적 사건사고

에 보다 치우쳤던 부분은 향후 언론보도의 접근성 및 태

도에 대한 개선점이 있음을 시사한다6). 향후 코로나19
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담론 형성과 사

회 통합적인 대응에 언론이 보다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이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며, 언론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마스크’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뉴스 데이

6) 뉴스 보도의 특성상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보다는 사건/
사고에 보도가 치우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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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검색했고, 모든 언론사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 
연구기간이 지난 2020년 11월 30일까지만 이뤄진 점이 

한계다. 예를 들어 2020년 하반기 부터는 자영업자나 소

상공인 지원 및 보조금 등에 대한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 데이터에서는 보조금 관련 뉴스

는 3건, 소상공인 관련 뉴스는 8건, 자영업은 0건으로 나

타나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가 ‘마스크'와 관련된 뉴스 데이터 분석에 목적

을 둔 때문이고 연구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단어들—예를 들어, ‘백신’, 

‘보조금’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을 시행하거나, 국내와 해외 뉴스의 교차 비교, SNS
과 기존 언론간 비교 분석, 시간 추이에 따른 언론보도 

키워드 변화 등을 분석한다면 보다 다양한 방향에서 코

로나19와 관련된 국내외 여러 사회상과 의사 소통 과정 

및 행태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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