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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중의 정보에의 요구는 과도한 코로나19 뉴스 소비를 조장하였다. 뉴스는 

대중의 심리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뉴스 보도 양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미

국의 주요 뉴스 미디어의 코로나19 관련 뉴스의 음성 감정 양상을 합성곱 신경망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뉴스 미디어에서 중립이 탐지되었으나 슬픔과 분노도 탐지되었다. 이러한 양상은한국의 뉴스 미디어에서 

두드러진 반면 미국 뉴스 미디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뉴스의 첫 음성 감정 분석 연구로, 뉴스

의 감정 분석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팬데믹에 대한 이해 증진에 있어 광범위한 함의를 지닌다. 

ABSTRACT 

During the unprecedented COVID-19 outbreak, the public’s information needs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they 
overwhelmingly consume information on the chronic disease. Given that news media affect the public’s emotional 
well-being, the pandemic situatio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how news stories frame their 
coverage. In this study, COVID-19 news speech emotion from mainstream broadcaster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S) were analyzed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Results showed that neutrality was detected across 
broadcasters. However, emotions such as sadness and anger were also detected. This was evident in Korean broadcasters, 
whereas those emotions were not detected in the US broadcasters. This is the first quantitative vocal emotion analysis of 
COVID-19 news speech. Overall, our findings provide new insight into news emotion analysis and have broad 
implication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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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9년 12월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지 불과 몇 개월 

뒤인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를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로 세계적 대유행을 뜻

하는 ‘팬데믹’으로 선포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확산은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을 감염시키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도처에서 연일 주요뉴스로 등장한

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에서 주요한 정보원인 뉴스 미디

어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비롯한 전달되는 정보는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뉴스 내용과 그것이 제시되는 프레임은 뉴스 이용

자가 경험하는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1, 2]. 가령, 불
행이나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을 집중보도하는 

경우 뉴스 이용자의 정신적 안녕(mental well-bein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4]. 이러한 

양상은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뉴스 이용자에게 유발하

는 감정과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서도 뒷받침되었다[5]. 
지금까지 팬데믹 상황에서 보도된 뉴스에 대한 감성

(Sentiment) 혹은 감정(Emotion) 분석 연구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주지하다시피 

방송 뉴스 시청은 가장 보편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뉴스 보도 양태와 

관련하여 음성기반 분석은 시도된 바 없다. 또한 대부분

의 연구는 감성 분석에 주목하였다. 반면 감정 분석 연구

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뉴스의 감성 

혹은 감정 분석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뉴스

의 음성기반 분석과 관련하여 국가 간 비교 분석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방송사

의 코로나19관련 뉴스에 대한 음성 감정인식을 통해 감

정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방송사의 

한국어 뉴스와 미국 방송사의 영어 뉴스를 수집하여 딥러

닝을 활용하여 음성 감정 양상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미 양국이 동일한 주제 보도에

서 감정 표출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감성 분석은 주로 해당 데이터를 부정, 긍정, 혹은 중

립의 극성(polarity)으로 분류한다. 한편 감정 분석은 행

복, 슬픔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감정을 분류한다. 
[6]은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발해 미국

과 유럽 국가로 확산된 3월 사이 중국 관영 영자신문 

China Daily, 미국의 CNN 그리고 영국 일간지 Daily 
Mail의 코로나19 관련 뉴스 헤드라인을 분석하였다. 
China Daily는 긍정과 부정 단어 사용 비율이 모두 가장 

적었다. 반면 Daily Mail은 긍정 및 부정 단어를 모두 가

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언론매체의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상업용 매체는 관영매체에 비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중립과 객관성에서 벗어난 단어를 많

이 사용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7]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영국, 일본, 인도, 한국

의 주요 신문사 영어 웹사이트에서 코로나19 관련 뉴스

를 주제별로 분류한 뒤 감성을 분석하였다. 주제별로 4
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상위 10위안에 포함된 교육, 경제, 
미국 그리고 스포츠를 대상으로 감성 분석을 하였다. 긍
정과 부정의 감성 분석 결과 영국은 전체 뉴스 헤드라인

의 73.23%가 부정 감성인 반면 긍정 감성의 헤드라인은 

26.76%에 불과했다. 주제별로는 4개 주제 모두 부정이 

높게 나왔다(71.09%~74.5%). 인도는 부정(50.87%)과 

긍정(49.12%)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주제별로는 미국 

관련은 부정이 58.22%로 긍정보다 높았으나 교육, 경
제, 스포츠는 모두 긍정이 50%를 상회하였다. 일본은 

부정(57.38%)이 긍정(42.61%)에 비해 높았다. 주제별

로는 교육, 경제, 미국은 부정이 높았다(55.06%~59.48%). 
스포츠는 긍정이 54.91%였다. 한국은 긍정이 54.47% 
그리고 부정이 45.52%로 4개국 중 긍정이 가장 높았다. 
주제별로는 경제(60.95%)와 교육(51.76%)은 긍정이 높

았다. 반면 미국과 스포츠는 부정이 각각 53.61%와 

53.57%였다. 이렇듯 국가에 따라 주제별로 전달하는 감

정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8]은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인도네시아의 언론사

와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영어 뉴스 트위터에 대한 감

정을 조사하였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 모두 공포가 

50%를 웃돌면서 가장 높았다. 특히 싱가포르는 공포가 

81.1%에 달했다. 세 나라 모두 신뢰가 다음으로 높았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슬픔과 신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이는 국가별로 코로나19에 대한 뉴스 보도 양태가 

다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뉴스에 대한 음성 감정 양상을 분석한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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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인 [9]에서는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하 CNN) 모델을 활용하여 국내 방송사를 

대상으로 뉴스 보도 양태를 조사하였다. 음성 뉴스데이

터는 지상파 방송 채널인 KBS와 SBS, 종합편성 방송 

채널인 JTBC와 TV조선, 그리고 유튜브 방송 채널인 

<신의한수>와 <펜앤마이크 정규재TV>에서 2020년 5
월 24일~31일 유튜브에 업로드된 뉴스 가운데 일일 조

회수가 높은 것을 사용하였다. CNN에 기반하여 산출된 

음성을 중립, 행복,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분류한 결과 

전체적으로 중립이 낮게 나타났다(≤0.162). 한편 지상

파, 종합편성 그리고 유튜브 채널 모두 행복(≤0.147)과 

분노(≤0.185)는 낮게 표출되었다. 슬픔 감정의 경우 지

상파 채널이 0.497로 가장 높았고, 종합편성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른 감정에 비해 높게 표출되었다(0.234~ 
0.287). 개별 채널별로는 JTBC 뉴스는 중립이 0.322로 

표출되었으나 그 외의 채널에서는 중립성이 미미하였

다(≤0.002). 행복과 분노의 경우 각각 SBS (0.294)와 

TV조선(0.37)을 제외한 모든 채널에서 미미하였다(≤
0.012). 슬픔은 SBS를 제외한 모든 채널에서 뚜렷하게 

표출되었다. 특히 KBS와 <펜앤마이크 정규재TV>는 

0.988과 0.677로 높게 표출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국내 

영상 뉴스 미디어에서 보도의 중립성이 전체적으로 다

소 부족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Ⅲ. 연구 과정

3.1. 데이터 수집

뉴스 보도의 음성 감정 분석을 위해 한국의 주요 방송

사 6개와 미국의 주요 방송사 4개를 선정하였다. 구체적

으로 한국은 SBS, KBS, MBC, YTN, JTBC 그리고 TV
조선을 선정하였고, 미국은 ABC, CBS, CNN 그리고 

NBC를 선정하였다. 뉴스 보도 내용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된 ‘오미크론(Omicron) 
변이 바이러스’를 골랐다. 데이터 수집은 각 방송사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뉴스 영

상 가운데 2020년 12월 18일 기준 조회 횟수가 가장 높

은 영상을 방송사별로 1편씩 수집하였다. 영상의 길이

는 한국 방송사의 한국어 뉴스 보도는 평균 6분이었고, 
미국 방송사의 영어 뉴스 보도는 평균 5분이었다. 

3.2. 딥러닝 기반 감정 분석 모델 수립

기존의 음성 감정 분석 기술은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

한 음향적 특징에 의존하여 감정을 분석하였다. 근래 컴

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음성 감정 분석 모델이 음성 데이

터로부터 스스로 특징을 추출하는 딥러닝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9]에서 음성 감정 인식을 위

해 구축한 CNN 모델을 사용하였다. CNN은 이미지 인

식 분야에서 정확도가 높은 딥러닝 기법의 하나이다

[10,11]. CNN은 전형적으로 합성곱층(convolutional layer), 
풀링층(pooling layer) 그리고 완전연결층(fully connected 
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CNN은 입력된 데이터로부

터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특징을 합성곱

(convolution) 연산과 합성곱 연산 결과 가운데 대푯값

을 추출하여 특징의 차원(dimension)을 줄이는 풀링

(pooling) 기법을 통해 스스로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추

출한다. 그 결과 사람이 수작업으로 특징을 추출할 필요

가 없어 특징 추출에서 발생하는 편향을 취소화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음성 데이터를 시계열 및 주파수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으로 

변환한 음성 감정 인식에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

다[12-14]. 이런 까닭에 최근 음성인식 연구에서 CNN 
기법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CNN 모델 생성을 위해 언어별로 감정어 데이터셋을 

선정했다. 한국어 데이터셋은 [9]에 의해 개발된 것으

로, 연기 전공자 30명(남자 15명, 여자 15명)이 중립, 행
복, 슬픔, 분노를 녹음하였다. 녹음 문장은 평서문 41개
와 의문문 11개로, 연기자는 각 문장을 감정별로 세 번

씩 반복 발화하였다. 녹음은 조용한 장소에서 Rode 
USB 마이크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44.1 kHz의 샘플링 

레이트에서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Praat[15]를 사용해 

진행하였다. 데이터셋은 각 감정마다 문장별로 음질이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6,240문장으로 구

성되었다(화자 30명⨯감정 4개⨯52문장). 음성 감정양

상 분석은 Intel Xeon Gold 6234 CPU, 512GB RAM, 
RTX 3090(Windows 11 Workstation) 환경에서 Python 
3.8.10 및 Tensorflow 2.5.0 버전을 사용하였다.

영어 데이터셋은 TESS(Toronto Emotional Speech 
Set)[16]를 사용하였다. TESS는 26세와 64세의 여자 연

기자가 200문장을 중립, 슬픔, 행복, 혐오, 분노, 놀람 그

리고 두려움으로 녹음하여 총 2,800문장으로 구성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감정어 데이터셋과 동일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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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감정을 사용하였다(화자 2명⨯감정 4개⨯200문장

=1,600문장). 
아래의 그림 1은 한국어의 슬픔 감정 샘플로 음성 신

호로부터 도출된 스펙트로그램을 제시한다. 그림 2는 

CNN을 활용한 한국어와 영어 뉴스의 음성 감정 분석 

과정을 제시한다.

Fig. 1 Example of spectrogram of sadness emotion in 
the Korean emotional speech dataset

Fig. 2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CNN architecture

아래의 표 1은 CNN 모델의 구조를 기술한다. 음성 

감정어 데이터는 학습용으로 70%, 검증용으로 30%를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 2와 표 3은 각각 CNN 모델에 기

반한 한국어와 영어 감정어 데이터셋의 감정 분석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연기자가 의도한 감정과 CNN 모델

의 예측 감정이 일치하는 경우 회색으로 강조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한국어의 경우 중립은 92.50%, 슬픔은 

90.43%, 분노는 91.67% 그리고 행복은 94.12%의 인식

률을 보였다. 표 3에서와 같이 영어 감정 인식률은 4개 

감정 모두 99%를 넘었다.

Table. 1 CNN model architecture

Layer Feature
Size

Filter
Size Stride Description

Convolutional 
Layer

256×256×
32 3×3 1×1 Convolution

Pooling Layer 128×128× 
32 2×2 1×1 Spatial resolution 

reduction
Convolutional 

Layer
128×128× 

32 3×3 1×1 Convolution

Pooling Layer 64×64
×32 2×2 1×1 Spatial resolution 

reduction
Convolutional 

Layer
64×64
×32 3×3 1×1 Convolution

Pooling 
Layer

32×32
×32 2×2 1×1 Spatial resolution 

reduction

Convolutional 
Layer

32×32
×32 3×3 1×1 Convolution

Pooling Layer 16×16
×32 2×2 1×1 Spatial resolution 

reduction

Flatten Layer 8192 - - Dimensionality 
reduction

Dropout Layer 70% - -
Random 

setting of input 
units to 0

Fully Connected 
Layer 256 - - Application of 

weights
Fully Connected 

Layer 4 - - Target output 

Table. 2 Confusion matrix of the emotion classification 
results of the CNN that was trained on the Korean 
emotional dataset

Predicted

A
ctual

Neutrality Sadness Anger Happiness

Neutrality 92.50% 1.50% 0.50% 4.50%

Sadness 2.13% 90.43% 1.06% 3.72%

Anger 0.60% 0.00% 91.67% 6.55%

Happiness 0.49% 0.49% 2.45% 94.12%

Table. 3 Confusion matrix of the emotion classification 
results of the CNN that was trained on the English 
emotional dataset

Predicted 

A
ctual

Neutrality Sadness Anger Happiness

Neutrality 99.09% 0.91% 0.00% 0.00%

Sadness 0.82% 99.18% 0.00% 0.00%

Anger 0.00% 0.00% 100.00% 0.00%

Happiness 0.00% 0.00% 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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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아래의 표 4는 국내 방송사별 감정 분석 결과를 정리

한 것이다. 중립의 경우 SBS가 0.99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JTBC, YTN 그리고 KBS 순으로 모두 0.98을 웃

돌아 중립성이 높았다. 반면 MBC(0.009)와 TV조선

(0.001)은 중립이 매우 낮았다. 슬픔은 TV조선은 0.999
로 이 가장 높았다. MBC(0.994), YTN(0.983), KBS 
(0.973)에서도 슬픔이 높게 표출되었다. SBS는 슬픔이 

0.836이었고, JTBC는 0.349로 슬픔의 표출 정도가 가장 

낮았다. 분노는 TV조선이 0.9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YTN(0.877), MBC(0.708), KBS(0.689) 그리고 SBS(0.304) 
순으로 나타났다. JTBC는 분노가 0.104로 가장 낮게 탐

지되었다. 행복 감정은 JTBC가 0.987로 가장 높았고, 
SBS는 0.441로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KBS와 YTN은 

행복이 각각 0.015와 0.007로 매우 낮았다. MBC와 TV
조선에서는 행복 감정이 매우 미미하였다(<0.001).

아래의 표 5는 미국 방송사별 감정 분석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중립의 경우 4개 방송사 모두 0.999로 매우 

높은 중립성을 보여주었다. 슬픔의 경우 ABC는 0.999
로 매우 높게 탐지되었다. 그러나 CBS, CNN과 NBC에

서는 슬픔의 표출 정도가 매우 미미하였다(<0.001). 분
노 감정은 ABC, CBS, CNN 그리고 NBC 모두 매우 미

미하게 표출이 되었다(<0.001). 행복은 ABC(<0.001)에
서는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CBS, CNN 그리고 

NBC에서는 행복이 0.999로 매우 높게 탐지되었다. 

Table. 4 Analysis of emotion according to news media 
in South Korea

Neutrality Sadness Anger Happiness

JTBC 0.992 0.349 0.104 0.987

KBS 0.984 0.973 0.689 0.015

MBC 0.009 0.994 0.708 <0.001

SBS 0.993 0.836 0.304 0.441

TV 
Chosun 0.001 0.999 0.900 <0.001

YTN 0.992 0.983 0.877 0.007

Table. 5 Analysis of emotion according to news media 
in the United States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

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련 영상 뉴스 보도에서 표

출되는 음성 감정 양상을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정량

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음성 분석 결과 국내 방송사는 

중립의 감정이 거의 표출되지 않은 MBC와 TV조선을 

제외한 모든 방송사에서 중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인 슬픔과 분노 표출은 JTBC를 제외한 모

든 방송사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행복은 

JTBC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방송사의 

경우 행복 감정은 매우 낮았거나 거의 표출되지 않았다. 
미국 방송사는 모두 중립적으로 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와 슬픔은 대부분의 미국 방송사에서 거

의 표출되지 않았다. 반면 행복은 대체로 모든 미국 방

송사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련 뉴스 보도에서 한국 방송사 두 곳을 제외한 미국과 

한국의 모든 방송사에서 높은 중립성을 확보했음을 보

여준다. 그러나 중립을 제외한 다른 감정 유형도 탐지되

었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 방송사 뉴스 보도에서 두드러

졌다. 특히 슬픔과 분노의 부정적인 감정이 높게 표출되

었다. 더욱이 국내 방송사 가운데 중립성이 거의 드러나

지 않은 MBC와 TV조선에서 상대적으로 부정 감정이 

높았다. 한편 부정적인 감정이 두드러질 경우 시청자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7]. 따라서 뉴스 

보도 본연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 뉴

스 미디어는 주의와 경각심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편 

대부분의 미국 방송사의 뉴스 보도에서 한국과 달리 행

복 감정이 아주 높게 나타난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결

과는 동일한 주제가 방송사에 따라 보도 양상이 다를 뿐 

아니라 국가에 따라서도 보도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

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관련 뉴스 보도에서 

등장하는 음성 감정 유형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악한 

Neutrality Sadness Anger Happiness

ABC 0.999 0.999 <0.001 <0.001

Neutrality Sadness Anger Happiness

CBS 0.999 <0.001 0.001 0.999

CNN 0.999 <0.001 <0.001 0.999

NBC 0.999 <0.001 <0.001 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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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이자 정량적인 접근을 시도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영상 뉴스를 대상으로 

음성 감정 분석을 시도한 첫 연구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뉴스 보도에 대한 국가 간 음성 감정을 비교 분석

한 첫 연구이다. 그러나 보다 종합적으로 뉴스의 보도 

양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추세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량적 음성 감정 분석은 팬데

믹 상황에서 국내 및 국가 간 뉴스의 보도 양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뉴스 보도 양태가 뉴스 이용자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음성 감정어 

데이터셋은 다양한 목적의 한국어 감정 분석 연구에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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