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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status of media reports on space hazards using topic modeling analysis of media

articles that are related to space hazards for the past 12 years. Therefore,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analysis was

performed by collecting over 1200 space hazards articles between 2010 and 2021 on solar storm, artificial space objects, and

natural space objects from BIGKins news platform. The articles related to solar storm focused on three topics: the effect of

solar explosion on satellites; effect of solar explosion on radio communication in Korea, centered on the Korean Space

Weather Center; and relationship between aircrew and space radiation. The articles related to artificial space objects focused on

three topics: the threat of space garbage to satellite and space stations and the transition of useful objects into space junk;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garbage and humanity as shown in movies; and the effort of developed countries for tracking,

monitoring, and disposing of space garbage. The articles related to natural space objects focused on two topics: International

Space Agency’s tracking and monitoring of near-Earth asteroids and the countermeasures of collisions, and the evolution and

extinction of dinosaurs and mammals, with a focus on the collisions of asteroids or comets.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hat domestic media play a role in conveying dangers of space hazards and arousing the attention of public using a total of

eight themes in various fields such as society and culture, and derived education method and policy on space ha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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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난 12년간의 우주위험 관련 언론기사의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우주위험별 언론 보도 현황을 알

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빅카인즈(BIGKinds)의 뉴스 플랫폼에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태양폭풍, 인공우

주물체, 자연우주물체에 대한 우주위험 기사를 각각 1200여건 이상 수집하였으며, 키워드 분석, 잠재적 디리클레 할당

모형(LDA)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태양폭풍 관련 기사는 3개의 토픽인 태양폭발이 인공위성에 미치는 영향, 우주

전파센터를 중심으로 태양폭발이 우리나라 전파 통신에 미치는 영향, 항공종사자와 우주방사선의 관계로 요약되었다.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사의 경우 3개의 토픽으로 인공위성과 우주정거장이 우주쓰레기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그 자체가

우주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토픽, 영화를 통한 우주쓰레기와 인류의 관계에 대한 토픽, 우주쓰레기 추적·감시 및 처리

를 위한 우주강국들의 노력이라는 토픽으로 요약되었다. 자연우주물체 관련 기사는 2개의 토픽으로 국제 우주기관의 근

지구소행성에 대한 추적·감시와 충돌 대책과 소행성과 혜성 충돌을 중심으로 공룡과 포유류의 진화 및 멸종 원인으로

요약되었다. 이로부터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언론은 우주위험을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총 8개의 주제로

대중들에게 그 위험성과 경각심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우주위험에 대한

교육방법과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뉴스 기사, 우주위험, 잠재적 디리클레 할당모형(LDA), 텍스트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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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주위험이란 ‘지구 주변의 우주환경이 인간과 인

간의 우주활동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자연적 혹은 인공적 요인이 추락하거나 충돌할 때

혹은 태양에 의한 직접적인 이유로 발생한다(Hong

et al., 2015). 1998년 개봉한 ‘딥 임팩트’와 ‘아마겟

돈’은 이중 자연적 요인인 혜성 혹은 소행성과 지구

의 충돌을 다룬 영화로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 이

들을 발견하고 지구를 지켜낼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

아냈다. 이외에도 태양의 위험을 다룬 영화에 ‘선샤

인(2007)’과 ‘노잉(2009)’이, 인공적 요인을 다룬 영

화에 ‘그래비티(2013)’가 있으며, 이는 우주위험이 우

리에게서 생소한 재난이 아님을 말해준다.

우주위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태양

위험은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부각 된

것으로, 태양활동에 의해 급격하게 우주전파환경 혹

은 우주날씨(기상)를 변화시키는 우주전파재난이다.

전파법은 이를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파에너

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된 재난’으로 정의

하며,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태양이 주원인이

된다(Hong et al., 2015).

우주전파재난의 위기 유형은 위성 손상 및 위성통

신 장애, 북극항로 운항 항공기 승객 및 승무원의 우

주방사선 피폭과 항공통신 장애, GPS 신호 장애 및

오차 증가 등 전반적으로 국가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영역까지 그 영향이 다양하고 폭이 넓

다(Ahn et al., 2020; Kwon and Kim, 2012; Park

and Kim, 2012). 이와 관련하여, 1859년 9월 캐링턴

사건은 태양 관측 사상 태양 플레어, 지자기 폭풍 등

이 가장 강했던 기록 중 하나로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

역의 전신 시스템을 마비시켰다(Cliver and Dietrich,

2013). 이외에도 1989년 우주시대에 들어 가장 큰 지

자기 폭풍으로 알려진 퀘백 주 사건(Bolduc, 2002), 그

리고 2003년 10월 스웨덴에서 90분간 정전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Pulkkinen et al., 2005).

두 번째로, 인공우주물체는 우주선·인공위성·발사

체·추진체처럼 우주에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제작된 물체를 말한다(NSSAO, 2022). 1957년

스푸크니크 위성을 시작으로 우주시대가 열리면서 인

류는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며, 차츰 세월이 흘러

폐기된 인공위성을 비롯한 인공우주물체들이 우주에

쌓여 현재는 그 수가 수만 개에 이르렀다. 실제로 우

주환경감시기관(NSSAO)의 인공우주물체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기준 추락한 인공우주물체는

25,864개, 지구궤도 상에 존재하는 인공우주물체는

운용 중인 인공위성이 5,157개, 운용이 종료된 인공

위성이 3,031개, 파편으로서 잔해물은 17,049개였다

(NSSAO, 2022).

인공우주물체의 구체적인 모습에는 지구 근접 우주

공간에 버려진 인공위성, 폭발로 인한 파편, 우주 유

영시 떨어뜨린 공구들을 포함하며, 수 cm부터 수 m

의 크기로 존재한다(NSSAO, 2022; Slíz?Balogh et

al., 2020). 인공우주물체는 우주에서 서로가 충돌 혹

은 지상으로 추락할시 무게와 속도에서 상당히 위험

하다(KASI, 2018a). 운용 중인 위성이 서로 충돌할시

1차로는 위성의 손상 혹은 파손을 유발하며, 이때 발

생한 우주쓰레기가 연쇄적으로 다른 위성과 충돌하는

2차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Kessler et al., 2010).

인공우주물체의 지상 추락은 1톤 이상의 인공우주

물체가 대기권 통과 후 20-40% 잔해로 추락하는 경

우를 예로 들 수 있으며(KASI, 2018b), 만약 이 추

락이 대도시에서 발생한다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통신, 전력 등 국가기반시설이 모여 있기에 상당한

규모의 재난이 예상된다(Cho, 2017). 대표적으로 2009

년 2월 러시아의 군사위성과 미국의 통신위성의 충

돌 사건이 있으며, 이때 200,000개 이상의 파편이 발

생했다(Ansdell, 2010). 지상 추락의 경우, 1978년 구

소련 위성 코스모스 954호가 캐나다 북부에 떨어져

방사성 분진에 의해 해당 지역이 오염되는 사건이

있었다(Tracy et al., 1984).

세 번째로, 자연우주물체는 혜성·유성체·소행성 등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체를 뜻한다(NSSAO,

2022). 2022년 1월 기준 근지구소행성(Near Earth

Asteroid, NEA)의 누적 발견 수는 23,563개이고, 그 중

에서 지구위협소행성(Potentially Hazardous Asteroid,

PHA)은 2,246개이며 매년 발견 수가 증가하고 있다

(NSSAO, 2022).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사건으로는 과

거 백악기에 공룡 멸종의 원인이 된 지름 11-15 km

의 소행성 충돌과 그로 인한 기후변화 가설이 있다

(Brugger et al., 2017). 그리고, 1908년 6월 러시아

통구스카에서 직경 50-80 m의 소행성이 떨어져

2,000 km
2 
이상의 숲의 파괴 및 최소 3명 이상의 사

상자가 발생한 사건(Wheeler and Mathias, 2019)과,

2013년 2월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직경 17-20 m의

소행성이 공중 폭발해 1,600여명이 타박상 등 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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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건이 있다(Borovička et

al., 2013; Kartashova et al., 2018).

우주위험은 태양위험, 인공우주물체, 자연우주물체

의 형태로 우리 생활에 맞닿아 있는 재난이며 태풍

과 지진처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 학술 측면에서 우주위험에 대

한 논의는 우주재난 위험도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에서 우주위험을 제외한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과 원

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에 대

해 중학생들이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책

을 세우게끔 하고 있으며(MOE, 2015), 우주위험은

태양계의 구성 천체와 태양활동, 지구 자기장, 지질

시대를 배울 때 과학 내용 지식으로서 다루게끔 안

내하고 있다(Choi and Sohn, 2021; MOE, 2015).

학술 연구 측면에서는 우주위험을 다룬 교사 교육

프로그램 연구(Choi and Sohn, 2021)와 우주탐사 교

육프로그램 내 한 순서로 우주쓰레기에 대해 익히는

연구(Yang and Sohn, 2018) 정도로 국내 교육분야

연구에서 우주위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국

내 자연재난 인식연구의 경우 성인에게 우주재난과

기타 자연재난을 비교하며 우주위험 인식을 살펴본

연구만 있을 뿐(Kim et al., 2016), 대부분은 학생,

지구과학 교사, 성인을 대상으로 우주위험을 제외한

재난을 다루고 있다(Han and Lee, 2019; Jegal,

2006; Lee and Min, 2016; Na and Nam, 2019). 국

외의 경우 태양위험 대신 우주기상(space weather)이

라는 이름으로 비공식 교육으로서 우주기상 교육프로

그램 연구는 있지만(Dusenbery et al., 2008), 대부분

우주기상모델링교육의 한 축으로서 우주위험을 가르

치고 있으며(Abdullah et al., 2015; Damas et al.,

2020), 다른 우주위험은 교육과 인식연구에서 잘 다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현재 국내외 모두 교육

과 학술 측면에서 우주위험에 대한 관심은 그 위험

성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므로 우주위험에 대한 대중

의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대중의 인식을 확대하는 연구는 여러 유형이 있지

만, 그중 언론을 대상으로 한 토픽모델링 연구는 그

특성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토픽모델링이

란 주어진 문서 내에서 텍스트 데이터 자체의 특징

에 초점을 맞추어 토픽을 역추적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방대한 정보로 인해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내

는 특성이 있는데(Blei and Lafferty, 2009), 이때 주

어지는 문서로 언론기사나 국민청원 등 대중들이 참

여하는 매체를 활용하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대중

들의 잠재된 인식이 담긴 교육적 이슈 등 거시적 관

점의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토픽모델링 기법 중 최근 많이 사용

되는 잠재적 디리클레 할당모형(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민청

원 데이터에서 육아와 교육 카테고리의 글을 분석해

교육정책, 중등교육 등 총 9개의 토픽으로 교육에서

대중들의 주요 관심 사항이 무엇인지 도출한 연구

(Min and Shim, 2020)와, 유아 사교육 현상과 관련

해 블로그 게시글 및 댓글에서 6개의 토픽과 국내

뉴스 플랫폼 빅카인즈(BIGKinds)의 언론기사에서 7

개의 토픽을 추출해 유아 사교육에서 엄마 역할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 연구가

있다(Kang and Sohn, 2020). 빅데이터로 확대해 보

면, 빅카인즈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미세먼지

언론기사 152,990건을 수집 및 분석한 Yoon and

Kim (2020)의 연구는 총 80개의 토픽을 통해 미세먼

지 저감 대책과 그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주위험 관련 언론기사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석으로 우주위험별 언론보도 현황을 확

인하여, 지구과학교육의 입장에서 우주위험에 관한

인식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째, 우주위험별 주제 도출을 바탕으로 우주위험에 대

한 국내 언론기사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알아보았으

며, 둘째, 국내 언론을 활용해 지구과학교육에서 우

주위험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교육방법과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

LDA 분석 방법론

토픽모델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LDA는

잠재된 토픽을 문서들 내에서 도출하는 확률 알고리

즘이다(Blei et al., 2003). LDA는 토픽에 대한 2가지

의 가정에서 출발한다(Kim, 2021). 첫 번째 가정은

토픽은 여러 가지의 단어로 구성된 혼합 구성물로

한 토픽에는 서로 다른 여러 단어가 담겨있으며, 여

러 토픽에 같은 단어가 있을지라도 그 비율은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여러 개

의 토픽이 문서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문서는 모든

토픽에 속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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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는 문서를 이루는 토픽의 비중과 토픽을 이루는

단어의 비중을 함께 고려해 디리클레 확률분포로서

문서 내 토픽을 찾는 방법이다. 토픽의 단어 비중 변

수와 문서의 토픽 비중 변수는 양의 실수로서 각각

합이 1이 되며, 두 변수의 곱을 통해 문서에서 어떤

단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비중을 구한다(Moon et

al., 2018). 따라서 해당 문서로 할당된 토픽은 문서

내에서 그 토픽에 비중이 높은 적합한 단어들로 구

성된다(Newman et al., 2006). p(t|d)를 문서 d를 구

성하는 토픽 t의 비중, p(w|t)를 토픽 t를 구성하는 단

어 w의 비중, p(w|d)를 문서 d를 구성하는 단어 w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다음의 Eq. (1)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Moon et al., 2018).

(1)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는 Fig. 1의 1단계와 같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본 연구의 우주위험 유형은

자연우주물체, 인공우주물체, 그리고 태양위험 대신

태양폭풍으로 설정했다. 분석대상은 한국언론진흥재

단이 제공하는 빅카인즈의 기사로 하였다. 검색어는

태양폭풍에서는 ‘우주기상, 우주날씨, 태양활동, 우주

방사선, 우주전파’로, 인공우주물체에서는 ‘우주잔해,

우주파편, 우주쓰레기’로, 자연우주물체에서는 ‘충돌’

단어를 반드시 포함한 ‘소행성, 혜성, 운석’으로 정하

였으며, 모든 검색어들은 ‘OR' 조건문으로 검색하였

다. 이때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정치’, ‘경제’, ‘스

포츠’ 섹션은 배제하였다. 검색기간은 2010년 1월 1

일부터 2021년 12월 22일까지로 하였으며, 언론 매

체 수는 54개로 모든 우주위험 유형에 공통으로 적

용하였다. 최초 검색 결과, 태양폭풍에서는 1,985건이,

인공우주물체에서는 1,932건이, 자연우주물체에서는

1,632건이 검색되었으며 데이터는 csv 파일 형태로

수집되었다.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지구 및 우주

인과 관련해 우주위험과 관련 없거나 내용이 중복되

는 기사는 제거하였다. 그 결과 최종으로 분석에 사

용된 기사 수는 태양폭풍에서 1,120건, 인공우주물체

에서 1,621건, 자연우주물체에서 1,200건이었다(Table

1). 또한 빅카인즈에서는 기사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

보로 ‘뉴스 식별자’와 ‘일자’를 포함해 11가지를 제공

하고, 본 연구는 그 중 ‘특성추출’을 분석에 활용하

였다. 특성추출이란 ‘뉴스에 등장하는 명사 중에서

해당 뉴스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해 추출한 키워드로,

중요도는 텍스트 랭크(Text rank) 알고리즘으로 판단’

한다(BIGKinds, 2022).

데이터 분석과 결과 해석

데이터 분석과 결과 해석은 Fig. 1의 각각 2단계,

3단계와 같다. 데이터 전처리 후 토픽 수 결정과 토

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토픽모델링에서 토픽 수의

결정은 중요한 사항으로, 적게 설정하면 여러 개의

토픽을 하나의 토픽이 포함하고, 반대로 하나의 토픽

이라면 충분한 것도 다수의 토픽이면 문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Sim, 2021). 따

라서 토픽모델링 연구에서 최적화된 토픽 수는 중요

하며, 이것은 토픽 일관성(Topic coherence) 값과 토

픽 응축성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본 연구는 파이썬

(Python)의 자연어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 ‘gensim‘

에 있는 ’coherence’ 함수에서 토픽 일관성 값(Topic

coherence)의 한 종류인 UCI 값을 참고 값으로 활용

하였다. UCI 값은 토픽 내 단어 쌍의 점수를 두 단

어 사이의 PMI (Pointwise Mutual Information)로 정

의하는 확률 측정 평가 방식으로, UCI를 포함한 토

픽 일관성 값은 기본적으로 값이 클수록 좋은 모델

임을 지시한다(Stevens et al., 2012). 그리고 최종적

p w d( ) p w t( )p t d( )

t 1=

T

∑=

Step 1: Data preprocessing and stopwords selection

↓

Step 2: 
Determine the number of topics and 

execute topic modeling

↓

Step 3:

Interpret the topic modeling result

- Keyword analysis

- Topic contents analysis

- Topic relationship analysis

Fig. 1. Research Process.

Table 1. Data acquisition information

Period 2010.01.01. - 2021.12.22.

Media outlets

(Number)

Metropolitan newspaper (11)

Business newspaper (8)

Local newspaper (28)

Broadcasting station (5)

Technical journal (2)

Space

Hazards

Solar 

storm

Artificial 

object

Natural 

object

Articles 1,120 1,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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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에 사용되는 토픽 수를 결정할 때는 토픽

의 응축성을 위해 토픽 일관성 값 중 가장 큰 값이

아닌 그보다 약간 작은 값을 취할 수도 있다(Yoon

and Kim, 2021).

본 연구에서는 토픽 수의 가능 범위를 2개부터 10

개까지 설정한 후 각각의 토픽 수에 따라 토픽 일관

성 값을 측정하도록 함수를 구현하였고, Fig. 2와 같

이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토픽의 응축성을

살펴본 결과, 최적의 토픽 수는 태양폭풍은 –2.586에

서 3개, 인공우주물체는 –1.228에서 3개, 자연우주물

체는 –0.565에서 2개로 하였다.

토픽모델링의 경우 토픽 수(num_topics), 코퍼스

(corpus), 사전(id2word)을 지정해야 한다. 코퍼스에서

는 태양폭풍 26,380회, 인공우주물체 35,878회, 자연

우주물체 31,425회의 단어가 출현하였으며, 사전에서

는 태양폭풍 6,438개, 인공우주물체 9,021개, 자연우

주물체 11,305개의 서로 중복되지 않는 단어가 나타

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주위험별 토픽모델링

에서 토픽 수와 코퍼스, 사전은 앞서 살펴본 개수를

적용하였고 모델링의 반복 횟수는 1,000회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분석, 토픽 내용 분석, 토픽

관계 분석을 통해 결과를 해석하였다. 키워드 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과 연관된 모든 구성요소를 파

악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직관적인 도움을 주며, 토픽 분석의 결과를 유추하는

데 이정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토픽 분석은 키워드

분석에서 나타난 키워드 간 연관성에 따라 문서에

내포된 여러 토픽을 발견해낸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키워드 분석으로 우주위험별 언론의 전체적인 주요

관심사와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그 후 토픽 내용

분석에서는 토픽별로 15개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

그와 관련된 뉴스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각각의 토픽

이 어떤 내용을 내포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

로 파이썬의 pyLDAvis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토픽

간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워드클라우드와

막대그래프는 R 4.1.0을, 그 외 분석은 코랩(Colab)의

파이썬 3.7.12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키워드 분석

우주위험별 등장 단어를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한 결

과는 Fig. 3과 같다. 태양폭풍의 경우 가장 출현 빈

도가 높은 ‘미국’을 중심으로 ‘방사선’, ‘태양’, ‘폭발’,

‘흑점’ 등의 단어가 비중 있게 나타났으며, ‘우주전파

센터’, ‘3단계’, ‘항공기’ 등도 자주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우주물체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 ‘승리호’, ‘송중기’ 등의 단어가 비중 있게 나타

났으며, 우주강국인 ‘러시아’, ‘중국’도 비중이 컸다.

자연우주물체의 경우 ‘소행성’을 중심으로 ‘운석’, ‘혜

성’, ‘충돌’, ‘가능성’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였으며,

‘미국’, ‘영국’, ‘러시아’의 나라가 비중 있게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우주위험별 키워드 빈도수 상위 20위

를 나타낸 Fig. 4를 살펴보면, 1위, 2위, 3위의 키워

드와 빈도수는 태양폭풍에서 미국이 329번, 방사선이

295번, 태양이 247번, 인공우주물체에서 미국이 713

번, 인공위성이 556번, 한국이 407번, 자연우주물체

에서 소행성이 630번, 미국이 460번, 운석이 278번

출현했다.

키워드 분석을 통해 태양폭풍과 관련된 기사는 전

세계 국가 중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태양폭풍

이 끼치는 영향에 따라 방사선과 항공기 운항이 관

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주전파센터, nasa, 한국

천문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이 태양의 전파 방해 위험

과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공우주

물체에서도 역시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인공

우주물체의 유형으로 인공위성이 가장 관련이 깊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는 ‘승리호’라는 영화가 인공우주

물체와 우주위험 간의 관계에 대해 문화적 요소로서

영향을 끼쳤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연우주물체의 경우 자연우주물체인 소행성, 운석,

혜성에 대해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을 띄고 있으며, 이

들은 백악기 때 공룡 멸종과 관련이 깊고, nasa 등

Fig. 2. UCI score as a function of number of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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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과학자들이 지구와 이들의 충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토픽 내용 분석

각각의 우주위험에 대한 토픽모델링 실행 결과는

Table 2로 우주위험별 토픽들을 구성하는 15개 단어

를 출현 빈도순으로 나열하였다.

먼저 태양폭풍에서 토픽1은 ‘미국’, ‘태양’, ‘방사선’,

‘극대기’, ‘nasa’, ‘천리안’ 등으로 분류된 기사들이 주

를 이루었다. 더 확장해 살펴보면 주요 단어 30개 중

에는 ‘탑재체’, ‘폭발’, ‘우주기상’, ‘발생‘,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등도 나타났다. 여기서 천리안은 천리안

위성 5호로 작년 10월에 차세대 개발 인공위성으로

서 주목받았으며, 기상·우주기상 탑재체를 통해 우리

나라의 기상과 우주기상의 예보에 큰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천리안 2A호가 활동 중

이다. 한편 이러한 인공위성들은 미국 NASA의 태양

관측 발표에 따라 통신장애 위험 경고로 종종 기사

화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였을 때 토픽1은

미국 NASA의 태양 관측에서 태양의 활동 시기 중

극대기 동안의 높은 방사선이 인공위성과 지구에 끼

치는 영향, 특히 우리나라 인공위성인 천리안이 태양

폭발에 노출되었을 때 항공우주연구원이 관계기관으

로 활동하고 있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토픽2는 ‘우주전파센터’, ‘국립전파연구원’, ‘3단계’,

‘태양활동’ 등으로 분류된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주요 단어 30개 중에는 ‘단파통신’, ‘전파’, ‘우주전파

환경’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3단계는 항공기,

전력시설, 인공위성 등에 오작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

는 태양흑점폭발 3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주전파

센터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3단계 이상 시 우주

전파재난 위험 경고를 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

합하였을 때 토픽2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우주전파센터

를 중심으로 태양폭발이 우리나라의 전파 통신에 미

치는 영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픽3은 ‘방사선’, ‘승무원’, ‘항공기’, ‘피폭량’ 등

으로 분류된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주요 단어 30

개 중에는 ‘msv’, ‘백혈병’, ‘국토교통부’ 등도 나타났

다. 여기서 항공기, 피폭량, 방사선은 작년 5월 우주

Fig. 3. Results of wordcloud.

Fig. 4. Top 20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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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에 대해 첫 산재로 인정된 승무원의 뉴

스에서 자주 언급되던 단어이다. 이전에는 항공승무

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다

(Ahn et al., 2020). 하지만 2021년에 우주방사선이

항공승무원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공식적으로 인정

됨에 따라 이 기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우주방사선

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였을 때 토픽3은 항공

기의 경우 높은 고도에서 운항하므로 관련된 항공

종사자들은 우주방사선에 더 자주 노출되고, 이에 대

한 피폭 위험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된 내

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인공우주물체에서 토픽1은 ‘미국’, ‘인공

위성’, ‘러시아’, ‘중국’, ‘우주쓰레기’, ‘대기권’ 등으

로 분류된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주요 단어 30개

중에는 ‘톈궁’, ‘iss’, ‘우주인’, ‘충돌’ 등도 나타났다.

여기서 톈궁, iss은 우주정거장을 뜻하는 것으로, 톈

궁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우주정거장 톈궁 1호를 말

하며, iss는 미국 주도의 16개국이 만든 국제우주정거

장이다. 톈궁은 2018년 4월에 화제가 되었는데, 다름

아닌 통제 불가능 상태로 대기권에서 모두 소멸하지

못한 채 그 잔해물이 추락 중이었기에 전세계 정부

는 추락 위치에 주의했다. 한편 빠르게 접근하는 우

주쓰레기와의 충돌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우

주인들과 인공위성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하는 사건이

종종 기사화되었다. 대표적으로 2021년 11월 러시아

의 자국 인공위성 요격 사건은 국제적으로 우주쓰레

기와 우주의 안전에 대한 큰 화두를 던졌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였을 때 토픽1은 인공위성과 우주정거

장이 우주쓰레기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그 자체가 우

주쓰레기가 되어, 지구와 우주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픽2는 ‘승리호’, ‘송중기’, ‘넷플릭스’ 등으로 분

류된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주요 단어 30개 중에

서는 ‘우주선’, ‘조종사’ 등도 나타났다. 여기서 승리

호는 2021년 2월 송중기가 주연인 넷플릭스의 한국

SF 영화로, 우주쓰레기 청소선 승리호 선원들이 로봇

도로시를 발견해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다. 승리호

는 넷플릭스 영화 순위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작품성

을 인정받았으며, 그에 따라 우주쓰레기가 인류와의

공존에서 밀접한 존재임을 대중들에게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였을

때 토픽2는 우주쓰레기 청소선을 소재로 하여 우주

쓰레기와 인류의 공존을 친숙하게 그려낸 내용을 주

로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픽3은 ‘미국’, ‘인공위성’, ‘한국’, ‘발사체’, ‘우주

쓰레기’, ‘러시아’, ‘중국’ 등으로 분류된 기사들이 주

를 이루었다. 주요 단어 30개 중에서는 ‘한국항공우

주연구원’, ‘우주개발’, ‘누리호’, ‘아리랑’ 등도 나타

났다. 여기서 미국 등의 나라는 우주강국으로 많은

Table 2. Top 15 keywords by topics

Rank
Solar storm Artificial object Natural object

Topic1 Topic2 Topic3 Topic1 Topic2 Topic3 Topic1 Topic2

1 미국 우주전파센터 방사선 미국 승리호 미국 소행성 소행성

2 태양 연구원 승무원 인공위성 청소선 인공위성 미국 미국

3 방사선 방송통신위원회 우주방사선 러시아 도로시 일본 지구 운석

4 극대기 국립전파연구원 대한항공 중국 한국 한국 러시아 영국

5 nasa 태양 항공사 우주쓰레기 송중기 발사체 충돌 혜성

6 천리안 우리나라 항공기 정거장 김태리 우주쓰레기 운석 과학자

7 우주 3단계 원자력 우주선 넷플릭스 러시아 nasa 가능성

8 인공위성 폭발 방사선량 우주 진선규 우리나라 가능성 연구팀

9 한국 태양활동 피폭량 가능성 유해진 중국 과학자 대멸종

10 우주국 전리층 위원회 대기권 조성희 영국 우주국 연구진

11 위성 전파연구원 msv 일본 대량살상무기 전문가 혜성 과학자들

12 관측 단파통신 종사자 위성 선원들 정거장 한국 멕시코

13 탑재체 미국 미국 우리나라 sf 우주선 전문가 6600만

14 폭발 인공위성 북극항로 국제우주정거장 태호 항우연 사람들 생명체

15 지구 가능성 국토부 잔해물 코로나19 탐사선 소행 백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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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을 만듦과 동시에 많은 우주쓰레기를 만든

국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늘어난 우주쓰레기는 각국

의 인공위성을 위협한다. 2015년 1월 기사는 이를

잘 나타내는데 한국의 과학기술위성 3호가 미국과

러시아의 통신위성 충돌에 따라 생겨난 잔해로부터

안전에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우주강국들은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추적·감시하고 있으

며, 민간차원에서는 청소위성 등을 개발하는데 몰두

하고 있다. 한편 누리호는 발사와 연관된 것으로 발

사할 때 당일 발사조건에는 우주쓰레기 위협이 포함

되어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였을 때 토픽3은

우주강국들이 우주개발로 생긴 우주쓰레기를 추

적·감시함으로서 인공위성의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

라 우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

다는 것, 그리고 한국 또한 이러한 위협에 대해 항공

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내

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자연우주물체에서 토픽1은 ‘소행성’, ‘미

국’, ‘지구’, ‘러시아’, ‘충돌’. ‘운석’, ‘nasa’ 등으로 분

류된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주요 단어 30개 중에

서는 ‘시간date’. ‘시베리아’, ‘유성우’ 등도 나타났다.

여기서 소행성과 미국, nasa, 시간date는 근지구소행

성의 추적과 궤도를 바꾸는 실험에 관한 기사에서 자

주 언급되는 단어이다. 2021년 11월 미국 NASA에서

는 다트 우주선을 발사하였는데, 발사목적은 2022년

9월경 근지구소행성 디디모스와 충돌하는 실험을 통

해 이것의 궤도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소행성의 감시 또한 NASA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위험감시센

터를 통해 지구위협소행성의 발견 및 이들의 정밀궤

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소행성 이슈로는

1908년 러시아 퉁구스크의 운석 충돌과 2013년 첼랴

빈스크의 유성우가 있으며, 이들은 소행성의 지구 근

접 통과 때 피해 예상 규모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서

자주 언급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였을 때 토픽

1은 러시아에 떨어진 유성우나 운석의 피해 규모를

토대로,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NASA

를 중심으로 연구기관들이 근지구소행성 및 지구위협

소행성을 추적·감시하고 그 궤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픽2는 ‘소행성’, ‘미국’, ‘운석’, ‘혜성’, ‘대멸종’,

‘멕시코’, ‘6600만’, ‘백악기’ 등으로 분류된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주요 단어 30개 중에서는 ‘포유류’,

‘기후변화’, ‘유카탄’, ‘공룡들’ 등도 나타났다. 여기서

혜성, 대멸종, 멕시코, 6600만, 백악기, 유카탄, 공룡

들은 백악기에 공룡의 멸종을 나타낸 단어이다. 이와

같은 단어가 들어간 기사는 주로 공룡의 멸종에 대

한 기존의 과학지식 전달 혹은 운석 충돌설에 대한

여러 최신 연구를 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였을 때 토픽2는 백악기 때 운석 충돌

과 관련해 공룡 멸종의 원인을 밝히려는 내용과 공

룡과 포유류의 진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토픽 간의 관계

토픽모델링의 결과를 시각화한 원은 토픽을 나타내

며 등장한 총 단어의 횟수는 원의 크기로 나타난다

(Fig. 5). 원의 크기가 클수록 토픽으로 분류된 단어

혹은 그와 관련된 기사가 많다는 것이며, 이는 곧 전

체 토픽에서 해당 토픽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다

는 의미다. 또한 원이 서로 겹치지 않을수록 해당 토

픽들은 서로의 주제가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를 바탕으로 우주위험별 토픽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양폭풍에서 토픽1과 토픽2간의 원의 크기는 서

로 비슷하고 토픽3이 상대적으로 가장 작았다. 토픽

간의 구체적인 비율에서 토픽1은 39.9%, 토픽2는

39.2%, 토픽3은 20.9%로 토픽1은 토픽2와 토픽3에

비해 각각 0.7, 19% 더 이슈화되었다. 인공우주물체

의 원의 크기는 토픽1, 토픽2, 토픽3 순서로 컸다. 토

픽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토픽1은 41.3%, 토픽2는

33.4%, 토픽3은 25.3%로 토픽1은 토픽2와 토픽3에

비해 각각 7.9, 16% 더 이슈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자

연우주물체의 토픽1과 토픽2의 원의 크기는 비슷했

다. 실제로 토픽 간의 비율에서 토픽1은 50.7%, 토픽

2는 49.3%로 토픽1은 토픽2에 비해 0.7% 더 이슈화

될 뿐이었다.

이와 더불어 우주위험별 모든 토픽 원은 서로 겹

치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이는 각각의 토픽에 담긴

주제가 서로 명확히 다름을 의미한다. 종합해보면 태

양폭풍과 인공우주물체에서 각각 3개의 토픽과 자연

우주물체에서 2개의 토픽이 모두 20% 이상으로 그

비율을 차지해 토픽 간의 심한 불균형은 없었으며,

우주위험별 토픽이 명확히 달라 토픽 분석이 적절히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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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DA topic modeling result visualization by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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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으로 우주위험별 언론기

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위험에 관한

인식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주위험의

유형을 태양폭풍, 인공우주물체, 자연우주물체로 하고,

빅카인즈에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54개 국내 언

론매체로부터 우주위험별 기사를 수집하였다. 분석으

로는 키워드 분석, LDA 토픽 분석을 하였으며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위험을 다룬 국내 언론기사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국내 언론은 기사의 주제로서 태양폭

풍과 인공우주물체에서는 3개, 자연우주물체에서는

2개의 토픽을 다루고 있었으며, 이때 토픽들은 사회,

문화, 국제, 지역, IT과학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

고 있었다. 국내 언론은 태양폭발로 인한 인공위성

통신장애, 항공승무원의 방사선 피폭, 우주정거장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기 위한 실험 등 태양폭풍과 인공우주물체, 자

연우주물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피해 혹은 그

피해를 대비하는 방안을 전하고 있었으며, 그 영역

은 사회, 문화, 지역, 국제, IT과학까지 다양했다. 언

론은 대중들이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설득하고 유도하는 속성을 지니

고 있다(Yoon and Kim, 2020). 따라서 국내 언론은

우주위험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우리 지역 사회부터

국가 간의 관계까지 폭넓게 다루는 역할을 하고 있

으며, 대중들의 우주위험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LDA 토픽 분석을 토대로 지구과학교육에서

우주위험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교육방법

과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방법에서는 우주위험 교육시 우주위험에

대한 개념과 위험성에 대해 8가지 주제로 접근하며,

학습자료로 뉴스 플랫폼을 이용한 우주위험 뉴스를

활용한다. 교사와 학생들은 재해·재난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출처로 교과서만큼이나 언론과 인터넷을 주요

하게 활용하고 있으며(Han and Lee, 2019; Jegal,

2006; Na and Nam, 2019), 재해·재난 교육 프로그

램에서는 탐구하고자 하는 재난·재해 개념을 익히는

단계에서 언론과 인터넷 자료를 중요 자료로 사용하

기도 한다(Kim et al., 2018; Yang and Sohn, 2018).

따라서 현재 우주위험을 다룬 교육용 전문서가 드물

기에(Choi and Sohn, 2021), 우주위험 교육시 교사는

우주위험을 8가지 주제로 나눠 이에 맞게 학생들을

그룹 지은 후, 각 그룹이 본 연구처럼 뉴스 플랫폼에

서 맡은 주제를 풍부하게 조사해 우주위험의 정의와

개념, 피해와 대비 사례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우주위험은 사회, 문화,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므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우주위험을 살펴보도록

한다면, 우주위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더욱 확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정책에서는 Choi and Sohn (2021)와

Kim (2020)의 제안처럼 우주위험이 중고등학교 과학

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언론은 지난 12년 동안

우주위험이 우리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8개의

주제로 꾸준히 다루어 왔으며, 그에 따라 대중들은

자연스레 우주위험이 무엇이고, 그 위험성은 어떠한

지를 직간접적으로 접해왔다. 실제로 Kim et al.

(2016)의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

인식 수준과 국가 정책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우

리나라 국민은 우주위험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중간

정도라고 인식하였고 태풍·가뭄·홍수와 비교해 지

진·우주재난은 잠재적 위험 수준은 높지만, 발생빈도

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정책에서는 우주위험

대비와 관련된 홍보 등에서 국가의 노력이 여러 가

지로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현재 우주위험

은 우리 사회에서 경각심과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재난이기에, 이제는 중고등학교부터 우주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대비 방안을 교육하는 교육과정이

담긴 교육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을 더 많이 분리해내지 못해

세분화한 주제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는 Word2Vec 등 LDA 보다 향상된 토픽모델링 기법

으로 더 많은 주제를 도출해, 대중들의 우주위험 인

식에 관한 세밀한 데이터 확보와 이를 통한 우주위

험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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