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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다루어지는 갈등은 무엇인가?: 
갈등 관련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토픽모델링

What are the Conflicts Covered on YouTube?: 
Topic Modeling of Conflict-related YouTube Contents

임연수*

Yon-Soo Lim*

요  약  이 연구는 갈등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중심으로 유튜브 공간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에 게재된 갈등 관련 콘텐츠를 수집하고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주요 내용과 특성을 파악했다. 분석
결과, 갈등 관련 유튜브 콘텐츠는 사회 구조적 갈등에 대한 뉴스 보도와 가족 내 갈등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튜브 공간이 갈등 관련 문제에 대한 공론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기존 
방송 콘텐츠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기능하리라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YouTube space, focusing on YouTube 
contents related to conflict. From 2012 to 2022, conflict-related contents posted on YouTube was 
collected and the major topics and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through topic modeling analysis. The
results reveal that YouTube contents related to conflict consisted mainly of news reports on social 
structural conflicts and broadcast programs dealing with family conflicts. These results make us worry 
that YouTube space will function as a means of generating profits for existing broadcasting contents 
rather than expecting that it can be used as the public sphere for conflict-related issues. It is time for
in-depth discussions on how our society will use YouTub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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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 사회에서 유튜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서 정보 검색과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언론
진흥재단이 전국 만 18세 이상 2,026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한국’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4%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한다고 응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조사에 참여한 46개국 평균
인 30%보다 14% 정도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1]. 또한, 
나스미디어가 인터넷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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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를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정보 
검색과 교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60.3%로 
네이버(86.7%)보다는 낮지만, 구글(49.5%)보다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2]. 이처럼 유튜브는 우리 사회에서 다
양한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한 사회적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영국 킹스컬리지(King’s College)에서 2021년에 발
행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
치, 나이, 종교 등의 항목에서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된 전 세계 28개국 중에서 1위로 나타났다
[3]. 이는 우리 사회가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
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갈등 인식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정
보 주체로 언론을 거론할 수 있으나, 오늘날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튜브에 의한 영향도 충
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유튜브에서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관련 콘텐츠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튜브 공간에서 형성되는 갈등 관련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을 규명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유튜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
존한다. 참여, 공유, 개방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출현은 새로운 기술의 융합과 다양한 콘텐
츠 생산으로 나타나는 융합문화(convergence culture) 
창출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지니게 한다[4]. 융합문화는 
다양한 관심사를 지닌 주체들이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자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는 인
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
통과 상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한 지적 공동체가 형
성될 수 있다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개념
과 연결될 수 있다[5]. 다양한 개별 주체들의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창출되는 집단지성은 개개인의 능력을 초월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협업적 지적 능력
을 고양한다[5]. 유튜브 공간은 이용자 스스로 제작한 콘
텐츠를 상호 공유하는 협력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집
단지성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볼 수 있
다[6]. 이는 유튜브를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지성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만든다[7].

다른 시각에서는 유튜브가 지니는 상업적 특성으로 인

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유튜브는 유료 광고 시스템을 도
입하고 있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이용자
들을 현혹하며 기업 영리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8]. 이는 
유튜브 공간이 이용자들의 참여, 공유, 개방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로 특정 영리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일 뿐 공공서비스가 아님을 의미한다[9]. 따라서 유튜브 
공간은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으로 기능하기보
다는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클 수
밖에 없다[10]. 이러한 유튜브의 상업적 특성은 단순히 채
널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혐오적 표현과 폭력적인 
콘텐츠가 양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게 된다[11]. 또
한, 유튜브 공간에 가짜 뉴스나 편향된 정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될 우려도 제기할 
수 있다[12].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유튜브는 긍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우려라는 양면적인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한 
편으로는 참여, 개방, 공유를 기반으로 한 융합문화와 집
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유튜브의 
상업적 특성으로 인한 반사회적 콘텐츠의 양산과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유튜
브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갈등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중심으로 유튜브 공간의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유튜브 공간의 역동성을 고려해서 
최근 10년 정도의 기간인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갈등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내용과 특성이 시기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추적해서 그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
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유튜브는 연구와 개발을 위한 자료 공개 정책(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API)을 
수립하고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단, 유튜브 OpenAPI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콘텐
츠 수는 회당 최대 500개로 제한되어 있다. 이 연구는 관
련 자료 수집을 위해 유튜브 OpenAPI에 기반한 전용 자
료 수집 도구인 YouTube Data Tools(YTDT)[13]를 사
용했다. YTDT를 통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제목, 채
널, 게시 일자, 유형, 조회 수, 추천 수, 댓글 수 등의 유
튜브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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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검색어로 ‘갈등’을 입력하고, 관련도(relevance)
에 따른 순서로 관련 콘텐츠를 YTDT를 통해 검색했다. 
또한, 검색 기간은 1년 단위로 설정하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11개 연도별 자료를 수집했다. 연도별 수
집된 자료 수는 2012년 431개, 2013년 436개, 2014년 
456개, 2015년 465개, 2016년 444개, 2017년 463개, 
2018년 451개, 2019년 456개, 2020년 470개, 2021년 
476개, 2022년 453개 등으로 총 5,001개였다. 유튜브 
콘텐츠 유형(category)은 16개로 구분되는데, 전체 수집
된 자료 중 52.1%인 2,605개가 ‘News & Politics’ 유
형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다른 15개 유형을 묶어서 
2,396개의 콘텐츠를 포함하는 ‘Others’ 구분하고 유형
별 콘텐츠 특성을 비교했다.

2. 분석 방법
수집한 갈등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목에 대해 잠재 디

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기반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을 R 프로그램을 통
해 수행했다. LDA 토픽 분석은 대량의 문서(document) 
자료에 함께 사용된 단어들의 동시 출현 확률을 바탕으
로 문서에 내재한 주요 주제를 추출하는 자료 중심 과학
(data-driven science)에 기반한 텍스트 분석 방법이다
[14][15]. 토픽 분석을 통해 개별 문서에 잠재된 주요 토픽
들의 확률분포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문서
의 주요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16][17]. 이 연구는 갈등 관
련 유튜브 콘텐츠를 2개 유형(News & Politics, 
Others)과 11개 연도(2012년부터 2022년까지)에 따라 
총 22개의 문서로 구분해서 분석했다. 특정 연도에 게재
된 유형별 유튜브 콘텐츠를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
별 문서 수준을 구분했다. 이러한 문서 구분으로 연도에 
따른 유형별 토픽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토픽 분
석 전에 의미 파악이 가능한 명사 추출과 불용어 제거 등의 
자료 정제 과정을 거쳤고, R 프로그램의 ‘topicmodels’ 
패키지를 사용해서 토픽 분석을 진행했다.

Ⅳ. 연구 결과

1. 콘텐츠 유형별 주요 채널
수집된 갈등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게재한 채널들은 

News & Politics가 총 261개였고 그 외 유형들
(Others)은 총 934개였다. 유형별로 콘텐츠를 많이 게재

한 주요 채널을 살펴보면, News & Politics에서는 
‘YTN’이 589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JTBC News’ 
212개, ‘연합뉴스TV’ 180개, ‘KBS News’ 163개, ‘SBS 
뉴스’ 119개, ‘MBCNEWS’ 10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그 외 유형들(Others)에서는 ‘SBS Drama’가 87개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KBS 다큐’ 77개, ‘채널A 캔
버스’ 71개, ‘KBS Drama’ 64개, ‘SBS Entertainment’ 
49개, ‘JTBC Entertainment’ 48개 등의 순이었다.

2. 토픽 추출 결과
토픽 분석 결과, 6개의 토픽을 추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토픽(Topic1)은 ‘갈등’, ‘고부갈등’, ‘해결’, ‘방법’, 
‘사회’, ‘남편’, ‘가족’, ‘갈등해결’, ‘시어머니’, ‘며느리’ 
등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 단어가 포함된 콘텐
츠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갈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강연 등이었다. 이에 첫 번째 토픽(Topic1)은 ‘고부갈등’
으로 토픽 명을 정했다. 두 번째 토픽(Topic2)에 속한 단
어는 ‘갈등’, ‘심화’, ‘고조’, ‘경남’, ‘증폭’, ‘대구’, ‘계
파’, ‘확산’, ‘불씨’, ‘폭발’ 등이었다. 이들 단어와 관련 
있는 콘텐츠는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뉴스 보도였다. 이에 두 번째 토픽
(Topic2)은 ‘정치사회 갈등 뉴스’로 정리할 수 있었다. 
세 번째 토픽(Topic3)은 ‘갈등’, ‘사드’, ‘고조’, ‘해법’, 
‘곳곳’, ‘정부’, ‘검찰’, ‘중재’, ‘대전’, ‘한국당’ 등의 단어
를 포함했다. 이들 단어를 포함한 콘텐츠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로 인한 국제 갈등과 검찰 갈등 상황 관련 뉴스 
보도였다. 이에 세 번째 토픽(Topic3)은 ‘정부 관련 갈등 
뉴스’로 설정했다. 네 번째 토픽(Topic4)에 포함된 단어
는 ‘갈등’, ‘웰컴투시월드’, ‘역사스페셜’, ‘시월드’, ‘시어
머니’, ‘대한민국’, ‘다큐프라임’, ‘화해’, ‘주몽’, ‘고부’ 
등이었다. 이들 단어가 포함된 콘텐츠는 가족 갈등을 다
룬 예능 프로그램과 역사 갈등을 다룬 다큐멘터리였다. 
이에 네 번째 토픽(Topic4)은 ‘갈등 관련 방송 프로그램’
으로 정리했다. 다섯 번째 토픽(Topic5)은 ‘갈등’, ‘미
중’, ‘윤석열’, ‘이준석’, ‘중국’, ‘격화’, ‘미국’, ‘주민’, 
‘층간소음’, ‘이유’ 등의 단어를 포함했다. 이들 단어를 
포함한 콘텐츠는 미국과 중국 갈등에 대한 국제 뉴스, 정
치인 갈등 상황에 대한 정치 뉴스,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
민 갈등을 다룬 사회 뉴스 등으로 다양한 국내외 갈등 상
황에 대한 뉴스 보도였다. 이에 다섯 번째 토픽(Topic5)
은 ‘국내외 갈등 뉴스’로 토픽 명을 정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토픽(Topic6)에 포함된 단어는 ‘갈등’, ‘부모’, 
‘사랑’, ‘엄마’, ‘폭발’, ‘제주’, ‘마음’, ‘해결’, ‘가족’, ‘갈



What are the Conflicts Covered on YouTube?: Topic Modeling of Conflict-related YouTube Contents

- 26 -

등관리’ 등이었다. 이들 단어가 포함된 콘텐츠는 부모와 
자식 간 갈등을 다룬 전문가 상담과 강연 프로그램이었
다. 이에 여섯 번째 토픽(Topic6)은 ‘부모 자식 갈등’으
로 정리했다.

3. 콘텐츠 유형별 토픽 분포 추이
갈등 관련 유튜브 콘텐츠 유형별로 2012년부터 2022

년까지의 토픽 분포 추이를 분석했다.

 

그림 1. News & Politics 토픽 분포 추이
Fig. 1. Topic Distribution Trends of News & Politics

그림 1은 News & Politics 유형에 대한 토픽 분석 결
과이다. ‘정치사회 갈등 뉴스’ 토픽(Topic2)이 2015년에 
74.8%로 가장 두드러지게 다뤄졌으며, 2014년(70.0%), 
2016년(67.1%), 2013년(55.4%) 등의 순으로 주요하게 
다뤄졌다. 그러나 2017년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
며 2021년 이후로 20% 미만의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 
관련 갈등 뉴스’ 토픽(Topic3)은 2017년(51.9%), 2018
년(47.8%), 2019년(50.8%) 등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으
나, 2020년 이후로 급격히 낮아지는 추이를 나타냈다. 
‘국내외 갈등 뉴스’ 토픽(Topic5)은 2020년(52.2%), 
2021년(63.9%), 2022년(59.4%) 등에서 주요하게 다뤄
졌다. 그 외 토픽들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그림 2. Others 토픽 분포 추이
Fig. 2. Topic Distribution Trends of Others

그림 2는 News & Politics를 제외한 그 외 다른 유형
들(Others)의 토픽 분포 추이를 나타낸다. ‘갈등 관련 방
송 프로그램’ 토픽(Topic4)은 2012년(79.8%)과 2013
년(62.0%)에 가장 두드러졌으나, 2014년 이후 거의 다
뤄지지 않았다. ‘부모 자식 갈등’ 토픽(Topic6)은 2016
년(60.5%)로 가장 높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
요하게 다뤄졌으나 2019년부터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고부갈등’ 토픽(Topic1)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6% 이상의 비율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다. 그 외 토
픽들은 거의 다뤄지고 있지 않았다.

그림 3. 전반적인 토픽 분포 추이
Fig. 3. Overall Topic Distribution Trends

그림 3은 유형별 토픽 분포를 연도별로 합산한 전반적
인 토픽 분포 추이를 나타낸다. ‘고부갈등’ 토픽(Topic1)
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2020년(77.6%)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정치사회 
갈등 뉴스’ 토픽(Topic2)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
로 다뤄졌으며, 2015년(95.1%)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 관련 갈등 뉴스’ 토픽(Topic3)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로 다뤄졌으며, 2017년(58.5%)에 상대적
으로 높았다. ‘갈등 관련 방송 프로그램’ 토픽(Topic4)은 
2012년(96.9%)과 2013년(68.4%)에만 주요하게 다뤄졌다. 
‘국내외 갈등 뉴스’ 토픽(Topic5)은 2020년부터 2022
년까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2022년(69.2%)에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 자식 갈등’ 
토픽(Topic6)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하게 다
뤄졌으며, 2016년(62.6%)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 유튜브 공간에서 다뤄진 갈
등 관련 콘텐츠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했다. 분
석 결과, ‘고부갈등’ 토픽(Topic1), ‘정치사회 갈등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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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Topic2), ‘정부 관련 갈등 뉴스’ 토픽(Topic3), ‘갈
등 관련 방송 프로그램’ 토픽(Topic4), ‘국내외 갈등 뉴
스’ 토픽(Topic5), ‘부모 자식 갈등’ 토픽(Topic6) 등 6
개의 토픽을 추출했다. 수집된 자료 중 52.1%가 News 
& Politics 유형으로 뉴스 관련 콘텐츠가 많았다. 그 외 
유형들(Others)을 묶어서 뉴스 콘텐츠와 비교 분석을 진
행했다. 뉴스 관련 콘텐츠는 ‘정치사회 갈등 뉴스’ 토픽
(Topic2), ‘정부 관련 갈등 뉴스’ 토픽(Topic3), ‘국내외 
갈등 뉴스’ 토픽(Topic5)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반면, 그 외 유형들은 ‘갈등 관련 방송 프로그램’ 토픽
(Topic4), ‘부모 자식 갈등’ 토픽(Topic6), ‘고부갈등’ 
토픽(Topic1) 등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전반적인 토픽 분포는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갈등 관련 방송 프로그램’ 토픽
(Topic4)이 주로 다뤄졌고,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정치사회 갈등 뉴스’ 토픽(Topic2)과 ‘부모 자식 갈등’ 
토픽(Topic6)이, 2017년과 2018년에는 ‘정부 관련 갈
등 뉴스’ 토픽(Topic3)과 ‘부모 자식 갈등’ 토픽
(Topic6)이, 2019년에는 ‘고부갈등’ 토픽(Topic1)과 
‘정부 관련 갈등 뉴스’ 토픽(Topic3)이, 2020년부터 
2022년에는 ‘고부갈등’ 토픽(Topic1)과 ‘국내외 갈등 뉴
스’ 토픽(Topic5)이 주로 다뤄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뉴스 콘텐츠와 그 외 다른 콘텐츠 
간 다루는 갈등 주제가 확연히 구분되어 다뤄지고 있음
을 나타낸다. 뉴스 콘텐츠는 주로 정치·사회적 갈등, 정
부 관계 갈등, 국제관계 갈등 등 집단 수준의 구조적 갈
등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외 유형들은 부모·자식 간 갈
등, 고부갈등 등 개인 수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갈등 관련 콘텐츠 유형별로 다루는 주제는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나, 콘텐츠를 게재한 주요 채널은 모두 
기존 방송매체라는 공통점을 나타낸다. 즉, 갈등 관련 유
튜브 콘텐츠는 기존 방송매체에서 제작한 뉴스 보도와 
예능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튜브 공간이 갈등 관련 문제에 
대한 공론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기존 방
송 콘텐츠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만 기능하리라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이 연구에서 살핀 갈등 관련 뉴스 보도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갈등 상황에 대한 단순 보
도 위주가 대부분이다. 갈등 상황 해소와 문제 해결을 위
한 심층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갈등 심화, 고조, 
격화, 증폭, 확산, 폭발 등 자극적인 제목들을 주로 사용
하고 있었다. 또한, 그 외 유형들도 가족 내에서 발생하
는 갈등 문제를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 위주였으며, 극단

적인 갈등 상황을 부각하는 자극적인 소재로 부모와 자
식 간의 갈등, 고부갈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
러한 갈등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은 우리 사회에 내
재한 갈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제 해결을 도
모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신에 자극적인 
사건과 소재에 집중하며 채널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
로 유튜브가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이 분석 결과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갈등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중
심으로 유튜브 공간의 특성을 규명하는 실증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가 최근 10여 년 동안 유튜브에 
게재된 갈등 관련 콘텐츠를 분석했지만, 유튜브 
OpenAPI 특성상 수집한 자료 범위가 제한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밝힌 갈등 관련 유튜브 콘텐츠
의 특성이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부정적인 우려에 근접해 
있지만, 유튜브 공간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 특성을 얼
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논
의가 사회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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