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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어텐션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정보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이른바 설명 가능한 
팩트체크 모델을 제안할 것이다. 최근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바, 이와 더불
어 뉴스에 대한 진위 여부 판단, 즉 팩트체크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팩트체크는 언론
인이나 시민 단체 일원들의 검색 능력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를 자동적으로 하는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설명 가능한 자동 팩트체크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model so-called Explainable Fact-Checking model based on attention mechanism 
which shows both the result of fact check of the news and the evidence of verdict. Recently, several news surge on 
media, so fact check attracts much attentions. However, in present fact check relies on the search made by journalists 
and members of fact check orgainzation, so there is some researchs about automated fact checking.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explainable automated fact check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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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
는 사람이 늘면서, 뉴스까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비하고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경향과 더불어 소셜 미디어 내에서 가짜 뉴스
가 확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공지능 R&D 챌린지 
과제로 가짜 뉴스 찾기를 선정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1].

이에 대중 사이에서 인터넷이나 TV, 그리고 소
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
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일부 
언론 및 단체들을 주축으로 해서 뉴스의 진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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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팩트체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뉴스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졌으나, 문제는 작업 속도였다. 기자나 단체 
회원 등 인력의 검색 능력에 의존하면서 진행되는
지라, 실시간 단위의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를 자동화하는 모델들이 학계에서 연구되
고 있다.

그러나 기존 모델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진위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뉴스 데이터를 분류기가 학습하면 팩트 여부만 보
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 팩트체크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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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팩트체크를 자동화시키게 도와주는 모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딥러닝이나 휴리스틱 모델 위주로 이
뤄지고 있다[2]. 주로 쓰이는 모델은 LSTM과 같은 
순환형 신경망 모델이다. 문장의 단어 배열 순서가 
중요한 자연어처리 특성상 이를 학습 과정에서 반
영할 수 있는 순환형 모델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
리고 딥러닝을 쓰지 않은 모델은 주로 문서 검색 
등을 써서 얻은 특징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가려내
는, 이른바 휴리스틱 기법을 이용하기도 한다[2].

이러한 모형의 핵심은 가짜 뉴스로 알려진 뉴스
의 특징을 추출해서, 그것을 토대로 이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어 배열 순서
가 학습에서 중요한 만큼, 문장을 시계열 데이터로 
간주해서 학습하는 순환형 신경망을 쓴다는 것도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짜 뉴스
와 팩트를 가려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팩트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도움을 주는 면이 있
지만, 그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에는 역
부족이다. 이에 판단에 대한 근거까지 보여주는 모
델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어텐션 함수, BERT 등과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의 단어 간의 관련성을 
계산하는 어텐션 함수 특성상, 뉴스와 그것의 팩트 
여부의 근거가 되는 정보 간의 관련성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3]. 

또한, 지식그래프 기반 모델도 연구되고 있는데, 
이것은 팩트체크의 판단 근거가 되는 정보와 뉴스
를 나이브 베이즈나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모델로 
그래프로 연결짓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4].

Ⅲ. 트랜스포머

이 장에서는 앞으로 제시할 모델의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5]를 소개할 것이다. 트랜스포머란, 어
텐션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인코더-디코더 기반
의 기계번역 모델을 말한다.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텐션 메커니즘이
란 소프트맥스 함수를 변형하여 만든 어텐션 함수
를 통해 두 단어 간의 관련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모델이 단어의 문맥
을 보다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텐션 함수
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1)

여기서 Q는 쿼리(Query) 벡터, K는 키(Key) 벡
터, V는 밸류(Value) 벡터를 말하고, d는 임베딩 

차원을 의미한다. 즉, 어텐션 함수는 Q와 K 간의 
관련성을 구한 후,  를 나누는 정규화 과정을 
거쳐 V와 곱하는 형식으로 값을 계산한다.

이러한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존의 여러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성능을 압도하면서 자연어처리
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이것에 기반한 BERT와 
GPT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에도 문
제점이 있었으니 바로 계산 복잡도가 높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6][7].

Ⅳ. 제안 모델

본 논문에서는 팩트 체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
고, 더 나아가 실제 웹사이트에 구현할 것에 대비
하여 보다 계산 복잡도를 줄인 트랜스포머 모델에 
기반한 설명 가능한 팩트체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간략한 모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안 모델 구조도

여기에서 핵심은 해싱 레이어(Hashing layer)이
다. 해싱 레이어에서는 의미가 유사한 단어끼리 같
은 해시 값으로 묶음으로써 어텐션 함수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 양을 줄인다. 같은 해시 값을 가진 
단어끼리 묶어서 어텐션 값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후 어텐션 함수에서는 뉴스 트윗과 그것의 리
트윗을 서로 참조하면서 값을 계산한다. 이를 통해 
뉴스와 관련 있는 리트윗의 단어에 대한 관련성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뉴스에 대한 가
치 판단의 근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Ⅴ.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이것을 이용한 설명 가능한 팩트체크 모
델에 대해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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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트위터 데
이터를 수집한 후, 팩트체크 모델을 학습시킨 후 
이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하는 웹사
이트를 구현할 계획이다. 비록 한국어 전처리 문제
라든지 데이터 수집 문제가 있으나, 연구하면서 효
율적인 전처리 방식을 고민할 것이고 데이터의 경
우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학술용 API를 이용해서 
수집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어 데이터에 기반한 팩트
체크 모델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팩트체크 자동화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언론을 이용자들이 선별해서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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