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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major keywords according to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newspapers by utilizing the big data of the four major domestic daily 

newspapers related to COVID-19, which has entered a long-term war. To this end, 93,917 news reports from 

Jan. 20 to Sept. 15, 2020 were divided into four stages and the major keywords of the four newspapers 

were implemented and analyzed in WordClou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onservative newspaper 

focused on the government's response, criticism, and China's responsibility by mentioning the keywords 

"government," "president," "state of affairs" and "mask" more than the progressive newspaper, while the 

progressive newspaper uses keywords that emphasize the seriousness of the disease and the occurrence of 

a dangerous situation. The Chosun Ilbo found that the use of various keywords during the massive outbreak 

of collective infections (2.18-5.15), and that the JoongAng Ilbo used keywords criticizing government policies 

in relation to reports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but also used keywords that emphasize the 

seriousness of diseases used by progressive newspapers and the occurrence of dangerous situations.

▸Key words: News, Big Data, BigKinds, Keyword, COVID-19 

[요   약]

본 논문은 장기전에 접어든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내 주요 4개 일간지의 뉴스 빅데이터(빅카인

즈)를 활용하여 진보와 보수신문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주요 키워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보도된 93,917건의 뉴스를 4단계로 구

분하여 4개 신문사의 주요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로 구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수신문은 

진보신문보다 ‘정부’, ‘대통령’, ‘사태’, ‘마스크’ 키워드를 더 많이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대응과 비

판, 중국의 책임 등에 주목하였으며, 진보신문은 질병의 심각성과 위험 상황 발생을 강조하는 키

워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2.18~5.15)기에 다양한 

키워드의 사용으로 다양성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특히, 중앙일보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보

도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진보신문이 사용하는 질병의 

심각성과 위험한 상황 발생을 강조하는 키워드도 함께 사용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주제어: 뉴스, 빅데이터, 빅카인즈, 키워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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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사스, 메르스에 이어 신종바이러스인 코로나19의 전 세

계적인 확산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최근 빌게이츠는 코로

나19의 종식은 2022년이 될 것이고, 내년 여름에는 백신

을 보급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희망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

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정부는 사

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기도 하는 등 코

로나19의 전염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언론들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추이

에 따라 관련 뉴스의 양도 다르게 나타나는 등 언론의 고

유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뉴스는 단기간에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뉴스의 양도 절대적으로 많으므로 뉴스의 가치가 매우 높

다[1]. 그러나 언론이 시장경제 논리에서 자사 뉴스 콘텐츠

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력을 우선 가치로 두어[2] 

공포감을 조장하는 표현이나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특정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3]. 또

한, 국가적 재난 위기에서 선정주의적 보도태도를 나타내

거나[4]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향되고 선정적인 보도를 한

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5].

흔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발휘되는 위

험(위기)커뮤니케이션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심리적 불안

감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2]. 이 과정에서 언론은 위기 

관리의 주체인 정부의 메시지들이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재난보도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효과적이고 적

절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

도를 하기도 한다. 언론이 재난상황에서 중요 주체로서 역

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성어휘의 사용과 더불어 감염병 관련 보도준

칙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단어들의 지속적 사용

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2]. 최근의 연구에서도 국내 언

론의 이념적 또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으며[5], 일반적으로 국내 언론에서 조선일보와 한겨

레의 두 신문은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6]. 

보통 특정 뉴스 미디어의 이념적 편향성을 확인하기 위

한 방법으로 뉴스에서 사용된 단어의 빈도를 주로 측정한 

후[7], 세메트코와 발켄버그[8]나 아이엔거와 사이먼[9]의 

연구방법에 근거한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내용분석 방법인 프레임 분석은 전

통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과 동시에 연구자

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

도를 검증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10].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최근 연구에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연구

자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컴퓨

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분석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방대한 뉴스의 양은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자

연어 처리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는 빅카인즈(BIGKinds)를 이용한 뉴스 추출 방

식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11].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국내 초기발생기부터 수도

권 확산기까지의 8개월여, 9만여 개의 뉴스 데이터를 바탕

으로 국내 주요 4개 신문사 간의 주요 키워드를 비교해 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사 간의 코로나19 관련 보도량의 차이가 있

는가?

둘째, 각 신문사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키워드는 무엇

인가?

셋째, 각 신문사 간의 코로나19 관련 시기별 주요 키워

드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Related works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언론들로부터 매일같

이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뉴스 정보를 빅 데이터(Big 

Data)로 저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구성된 대규모

의 뉴스 빅 데이터는 단순 뉴스 검색뿐만 아니라 원하는 

뉴스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추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구축한 뉴스 빅 데이터인 빅카인

즈(BIGKinds)는 기존의 단순 뉴스 검색 서비스인 KINDS

에 빅 데이터 분석력을 도입하여 발전된 뉴스 분석 서비스

로 뉴스 정보 제공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

적으로 비정형 텍스트로 구성된 뉴스 정보를 정형화된 데

이터로 전환하여 많은 사회현상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

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빅카인즈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출된 뉴스 데이터들은 

교육, 광고, 정치 분야 등과 관련된 보도를 분석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었다. 특히, 27년간 16개 언론사의 외국인 이

주민에 관한 뉴스 3,016건을 대상으로 보도량의 차이와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거나[11] 26년치 8개 중앙 일간지의 

정치와 사회면 기사 약 100만 건을 매체별로 정보원과 주



Keyword Analysis of COVID-19 in News Big Data : Focused on 4 Major Daily Newspapers    103

제의 변화를 살펴보는[12] 등 장기 시계열 분석에도 활용

되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은 제한점으로 남았다. 

뉴스 미디어의 이념적 편향성은 국내 정치 지형상 크게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언론의 정

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이슈를 부각하기 때문에[13] 많은 

연구들이 언론사의 비교를 통해 보도 논조의 차이를 비교

하거나 변화 여부를 규명하였다. 일자리[14], 원자력

[15-17], 사드(THADD)[18,19], 감염병[5,20,21] 등의 주

요 이슈 보도 연구에서 큰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이 많은 

언론보도의 프레임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다. 

최근의 코로나19 관련 보도 연구에서도 보수와 진보신

문들의 61일간의 코로나19 위험 이슈보도를 비교하면서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라 보도 프레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프레임에

서 보수신문은 처벌, 진보신문은 발견·치료에 강조를 두었

으며, 책임귀인(주체) 프레임에서 보수신문들은 정부와 서

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는 보

도를 많이 한 반면, 진보신문들은 개인과 신천지 등 종교․

단체․집단시설에 책임을 묻는 보도에 집중하였다[5]. 또한, 

TV 뉴스와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에 반영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 언어분석을 하거나[22]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토픽의 시기별 주요 키워드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23]. 이 연구는 감염병의 확산 시기에 따

라 사회적 이슈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다소 연구기간이 짧다는 

점과 신문사 간의 시기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밝히지 못했다.

III. The Research Methodology

1. Analysis Target and Period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보도 기사의 데이터를 수

집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 

(www.bigkinds.or.kr)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국내 4개 일간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기본 검색어는 ‘코로나19’로 지정하였으

며 코로나19,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COVID-19, 코비드19 단어가 포함된 기사가 모두 

검색되었다.

Sortation Content

Collected 

Target

Chosun Ilbo, JoongAng Ilbo, 

Kyunghyang Shinmun, Hankyoreh 

Collection 

Period
2020. 1.20. ~ 9.15. (259 days)

Basic 

Search Word

Corona19 (Corona, Corona Virus, 

New Cologna Virus, COVID-19, Covid19)

Table 1. Analysis Data Information

수집기간은 질병관리청의 공식 홈페이지(www.cdc.go. 

kr)에서 구분한 초기 발생(1.20~2.17),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2.18~5.15), 생활방역 전환기(사회적 거리두기 1단

계)(5.16~8.1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8.19~9.15)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총259일로 설정하였다.

Sortation Early Group 1Stage 2Stage Total

Chosun Ilbo 2,012 17,589 13,302 3,433 36,336

JoongAng Ilbo 2,210 14,162 9,211 3,655 29,238

Kyunghyang 

Shinmun
1,113 8,298 5,524 2,218 17,153

Hankyoreh 719 5,342 3,573 1,556 11,190

Total 6,054 45,391 31,610 10,862 93,917

Table 2. Analysis Data Numbers

본 연구에서 정한 기간동안 수집된 보도건수는 인용문, 

사설, 사진, 알림, 단순동정이나 중복기사 등을 제외한 총 

93,917건으로 조선일보 36,336건, 중앙일보 29,238건, 경

향신문, 17,153건, 한겨레 11,190건이었다.

2. Analysis Method

빅카인즈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분석 결과 및 시각화

의 결과물을 ‘관계도 분석’,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

석’ 등으로 제공해준다. ‘관계도 분석’은 검색 결과 중 정

확도 상위 100건의 분석 뉴스에서 추출된 개체명 사이의 

연결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하거나 ‘키워드 트렌

드’는 검색한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 건수를 연간, 월간, 일

간 등 기간별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연관어 분석’은 검색 

결과 중 분석 뉴스와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

은 키워드를 최대 1,000건 내에서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

지 않고,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빅카인즈에서 검색하여 데

이터 전처리와 형태소 분석이 완료된 정제된 메타데이터를 

오픈 소프트웨어인 R 프로그램의 KoNLP, WordCloud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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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를 활용하여 각 신문사별 뉴스에서 추출된 주요 키워드

의 빈도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

(wordcloud)로 구현하였다. 워드클라우드는 텍스트 데이터

를 시각화하여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므로 

신문사 간의 키워드들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IV. Research Results

1. Analysis of the Amount of COVID-19's News 

Coverage by Newspaper

Fig. 1. The Amount of News Coverage by Newspaper 

4개 신문사의 코로나19 관련 보도량을 분석한 결과 전

체 93,917건의 보도 중 조선일보가 36,336건, 중앙일보

29,238건, 경향신문이 17,153건, 한겨레가 11,190건이었

다. 보수 성향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진보 성향인 한겨

레와 경향신문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사를 많이 보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4개 신문사의 코로나19 

관련 보도량 추이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

가 발생하여 신문사들의 보도량은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고 신천지 대

구 교회 폐쇄에 따른 누적 확진자 556명으로 2월 23일 감

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자 보도량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다소 주춤했던 보도량은 사랑제일교

회의 방역지침 위반 등의 이슈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었던 8월18일

부터는 보도량의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2. Analysis of Primary Keywords by Newspaper 

on COVID-19

분석대상 전체 기간에서 나타난 4개 신문사의 코로나19

로 검색된 신문기사들에서 나타난 주요 키워드들을 워드

클라우드로 구현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Chosun Ilbo JoongAng Ilbo

Kyunghyang Shinmun Hankyoreh

Fig. 2. WordCloud(total) by Four Newspapers

각 신문사별로 나타난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코로

나19’, ‘확진자’처럼 공통적으로 언급량이 비슷한 키워드들

도 있었지만, ‘중국’, ‘정부’, ‘미국’, ‘대통령’, ‘사태’, ‘마스

크’ 등과 같이 보수신문에서 더 많이 언급된 키워드들도 있

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코로나’와 ‘코로나19’ 키워드를 따

로 구분하여 언급하였다. 다만, 보수신문이 진보신문보다 

더 많이 언급한 ‘정부’, ‘대통령’, ‘사태’, ‘마스크’ 키워드들

을 볼 때, 보수신문이 정부의 대응이나 비판, 중국의 책임 

등에 주목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3. Analysis of Keywords by Period on COVID-19

코로나19에 대한 4단계로 구분된 기간별 신문사들의 키

워드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키워드들의 빈도 분

석 결과를 워드클라우드로 구현하였다[그림 3~6]. 

국내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로 시작된 초기 발생

(1.20~2.17)기에는 4개 신문이 공통적으로 ‘중국’, ‘신종’, 

‘확진자’와 같은 키워드들이 등장하였다. 이는 중국 우한

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내 확진자에 대

해 언급하거나 중국 정부 등 주로 중국과 관련된 보도가 

많아 주요 키워드로 언급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코로

나19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우게 된 시점 전이라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등의 키워드로 많이 언급되었다. 대구

에서 시작된 대규모 집단 감염발생기, 생활방역 전환기(사

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기간

에는 4개 신문 모두 공통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정

부’ 등의 키워드가 주로 많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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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2.17 2.18 ~ 5.15

5.16 ~ 8.18 8.19 ~ 9.15

Fig. 3. WordCloud by Period in Chosun Ilbo

조선일보는 초기 발생기에 다른 신문과 다르게 ‘폐렴’ 

키워드가 많이 언급된 것이 특징이었으며, 대규모 집단감

염 발생(2.18~5.15)기에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됨

으로써 관련 보도의 다양성을 나타냈다.

1.20 ~ 2.17 2.18 ~ 5.15

5.16 ~ 8.18 8.19 ~ 9.15

Fig. 4. WordCloud by Period in JoongAng Ilbo

1.20 ~ 2.17 2.18 ~ 5.15

5.16 ~ 8.18 8.19 ~ 9.15

Fig. 5. WordCloud by Period in Kyunghyang Shinmun

1.20 ~ 2.17 2.18 ~ 5.15

5.16 ~ 8.18 8.19 ~ 9.15

Fig. 6. WordCloud by Period in Hankyoreh

분석결과, 보수신문인 중앙일보와 진보신문인 경향신문, 

한겨레가 보도에서 많이 언급한 키워드가 [그림 4~6]의 워

드클라우드에서 나타났듯이 비슷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

일보가 가지는 보수적 색채의 정치적 이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보도에 있어서는 코로나19의 확

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기도 하

지만 질병의 심각성과 위험 상황 발생을 강조하는 키워드

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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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s

이 연구는 장기화에 접어든 코로나19에 대한 보수와 진

보로 구분되는 국내 주요 4개 신문 보도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빅카인즈를 통해 수집된 뉴스 데이터는 ‘코로

나19’를 기본검색어로 하였으며, 검색된 정제 데이터를 바

탕으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 후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워드클라우드로 구현하였다. 

분석 결과, 보수신문은 진보신문보다 ‘정부’, ‘대통령’, 

‘사태’, ‘마스크’ 키워드를 더 많이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대응과 비판, 중국의 책임 등에 주목하였다. 조선일보는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2.18~5.15)기에 다양한 키워드들을 

사용함으로써 보도의 다양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진보신

문은 질병의 심각성과 위험 상황 발생을 강조하는 키워드

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

앙일보가 보수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문이 사용하는 

키워드를 많이 사용했다는 점인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병 보도와 관련해서는 보수신문의 색채에 따라 정부 정책

을 비판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진보신문 특유

의 질병의 심각성과 위험한 상황 발생을 강조하는 키워드

도 함께 사용한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첫째, 연구대상이 국내 주요 4개 신문

사로 한정되었다는 점인데 보수와 진보신문사의 정치적 

이념에 따른 키워드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서는 다른 신문사는 물론 방송사와 인터넷 언론까지 추가

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었다. 둘째, 신문사의 주요 키

워드 분석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으로 주요 키워드들의 트

렌드는 유추할 수 있었으나 신문사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8개월여 간의 기간만으로 보수신문과 진보

신문 간의 주요한 차이를 밝혀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다소 이른 면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보도 내용에서 

각 신문사들이 보도한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고 워드클라

우드로의 구현을 통해 각 신문사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점과 보수신문인 중앙일보의 주요 

키워드가 특정기간에는 진보신문의 주요 키워드와 비슷하

였다는 점을 밝혀낸 것은 이 연구의 주요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차후 앞선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여러 언론사들로 

연구대상을 확대하거나 신문사 간의 통계적 수치를 통한 

차이를 면밀히 검증하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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