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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여전히

석유 제품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1]. 국내 석유 제품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를 가공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변동은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의 변동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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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서 요약 기법을 활용한 휘발유 재고량에 대한 미디어
분석

Media-based Analysis of Gasoline Inventory with Korean Text 
Summarization

윤성연*, 박민서**

Sungyeon Yoon*, Minseo Park**

요 약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석유 제품의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석유 제품인 휘발유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그 가격이 크게 변동한다. 주유소에서는 휘발유의 가격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휘발유 재고량을 조절한다. 따라서, 휘발유 재고량의 주요 변화 요인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휘발유 소비 행태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 기사를

활용한다. 첫째, 웹 크롤링을 통해 자동으로 휘발유와 관련한 기사를 수집한다. 둘째, 수집한 뉴스 기사를

KoBART(Korean Bidirectional and Auto-Regressive Transformers) 텍스트 요약 모델을 활용하여 요약한다. 셋

째, 추출한 요약문을 전처리하고, N-Gram 언어 모델과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를 통해 단어 및 구 단위의 주요 요인을 도출한다. 본 연구를 통해 휘발유 소비 형태의 파악 및 예측이 가능하다.

주요어 : 딥러닝, 한글 텍스트 요약, 자연어 처리, 휘발유 재고, 변화 요인 분석

Abstract Despite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alternative energies, fuel consumption is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price of gasoline fluctuates greatly according to fluctuations in international oil prices. Gas 
stations adjust their gasoline inventory to respond to gasoline price fluctuations. In this study, news datasets is 
used to analyze the gasoline consumption patterns through fluctuations of the gasoline inventory. First, collecting 
news datasets with web crawling. Second, summarizing news datasets using KoBART, which summarizes the 
Korean text datasets. Finally, preprocessing and deriving the fluctuations factors through N-Gram Language 
Model and TF-IDF.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analyze and predict gasoline consumption patterns. 

Key words :  Deep Learning, KoBART, NLP, Gasoline Inventory, Analysis of Fluctuation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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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연구들에서는 국제유가의 변화와 국내

석유 제품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해 그 변화 추이

의 차이를 파악한다[2-6]. 차경수[2]는 유종에 따라 비

대칭 조정이 나타나는 기간 및 속도에 차이가 있고, 휘

발유의 경우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을 파악하였

다. 신동현 등[3]은 국제유가의 변화에 따른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가격 비대칭성의 존재여

부를 분석하여 유종에 따라 가격 및 구조의 변화가 나

르게 나타남을 파악하였다. 이처럼 유종에 따라 가격

변화 추이가 다르게 보이는 것은 해당 유종의 소비 형

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의 비대칭성과

변동성이 높은 휘발유는 일반 소비자들의 자가 운전에

주로 사용되는 연료이기 때문에, 그 변화 양상을 상세

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형건[4]은 2008년 5월 ~

2022년 12월의 주간 평균 두바이유 가격, 국내 정유사

의 휘발유 판매가격,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

환율 등 4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제유가의 변화에 대

한 휘발유 가격 조정의 비대칭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정유

사 및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 관리비용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휘발유 판매가격의 빠른 상승을 보이나, 반대로

국제유가의 하락은 휘발유 가격의 적극적인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증명하였다. 차경수[5]는 2009

년 2월 ~ 2020년 5월의 주간 평균의 전국 주유소와 지

역별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 브랜드 별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 국제 원유 가격, 국제 휘발유 가격

등 5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제 원유 및 휘발유 가격의

변화에 따른 전국 평균, 지역 별, 브랜드 별 휘발유 가

격 변화의 비대칭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

역 별, 브랜드 별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성 정도를 탐색

하기 위한 탐색 비용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배지영 외[6]는 1988년

1월 ~ 2012년 12월 월 말의 미국의 휘발유 현물가격과

국제 원유 가격, 국제 원유 재고량 등 3개 데이터를 활

용하여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분

석 시점을 국제유가 안정기, 국제유가 상승기, 국제적

경제위기와 연관된 5개 구간으로 구분한 뒤 국제 원유

가격 및 재고량과 휘발유 가격 변화의 비대칭성을 분석

하였고, 국제 경제의 변화와 휘발유 가격 간의 관계성

을 증명하였다.

이처럼 휘발유 가격 변동은 국제유가 및 휘발유 재

고 변화와 크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휘발유의 가격을 통한 전반적인 소비

행태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어, 수치적 해석이

불가능한 소비 행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 에

너지 수급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1년 11월 월평균 국

제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26.19원 하락하고 2021년

11월 12일 시행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20%

이상 유류세가 감소하였음에도, 실제 주유소의 휘발유

의 주문량이 전월 대비 2.74% 증가에 그쳤으며, 주유소

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 당 약 25원 정도 상승

하였다[7]. 이러한 현상은 2021년 12월 휘발유 주문량의

전월 대비 18.57% 상승과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전월 대비 리터 당 약 91원 하락함을 고려할 때,

주유소에서 기존 높은 가격에 주문해 두었던 휘발유 재

고를 우선 소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휘발유의 소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휘발

유 재고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월간 휘발유 소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휘발유 재고량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월별 재고량이 크게 변화한 시점을 파악하

고, 해당 구간의 사회적, 경제적 이슈와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뉴스 기사를 수집한다. 뉴스 기사는 자료의

양이 많고, 빠른 시간에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수

치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정성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8]. 그러나, 뉴스 기사의 원본 문장은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중복하여 그 내용을 작성

하거나, 기사 발행인의 견해가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이를 그대로 활용하여 주요 이슈를 파악할 경우, 정

보의 편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딥러닝 기반의 텍스트 요약 모델을 활용하여 뉴스

기사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는 요약문을 추출하고, 머신

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통해 휘발유의 재고량 변화

의 주요 요인을 분석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자연어 처리

기법과 텍스트 요약 모델을 활용한 휘발유 재고량의 변

화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3장에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 결론을

언급한다.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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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은 데이터 수집, 뉴스 기사의 요약 문장 생

성, 데이터 전처리, 자연어 처리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한국석유공사 국내석유정보시스템

(PEDSIS)에서 수집한 2010년 1월 ~ 2022년 12월 국내

주유소의 월평균 휘발유 주문량, 판매량의 수치 데이터

를 활용한다. 국내 주유소의 월평균 휘발유 재고량은

주문량과 판매량의 차이로 산출하였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시행 및 종료는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량

변화에 절대적이므로[9],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활용

하여 유류세 인하 이외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시점과 유류세 인하 시행 전 및 종료 후 1개월에

해당하는 2018년 10월 ~ 2019년 9월, 2021년 10월 ~

2022년 12월을 제외한 총 129개월의 휘발유 주문량, 판

매량, 재고량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뉴스 기사를 활용한 미디어 기반의 분석은 휘발유의

월평균 재고량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휘발유의 월평균

재고량을 Sturges’ Formula[10] 수식을 활용해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그 분포를 확인하였다. 휘발유의 재

고량이 음수인 경우, 휘발유 판매량이 주문량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문량의 감소 혹은 판매량의 증

가 때문이다. 반면, 휘발유의 재고량이 양수인 경우, 휘

발유 주문량이 판매량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문량 증가 혹은 판매량 감소의 결과이다. 휘발유 주

문량과 판매량 간의 차이가 커 휘발유 재고량이 부호와

관련 없이 큰 값을 가지는 경우의 사회적, 경제적 이슈

를 모두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 4개 구간인 2016년 7월,

2017년 1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과 상위 3개 구간

인 2011년 7월, 2020년 5월, 2020년 11월을 포함한 총 7

개 구간을 분석 구간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뉴스 기사

에 나타난 사회적, 경제적 이슈가 실제 휘발유의 재고

량 변화에 영향을 주기까지의 시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석 구간 이전 2개월에 해당하는 시점을 함께 분석하

였다.

분석 구간의 휘발유 재고량 변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웹

크롤링(Web Crawling)[11]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수

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석유·석탄·가스, 에너지 정

책, 전력, 해외 에너지 개발, 신재생 에너지, 기후 변화

등 휘발유 소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6개 분야

로 구분된 총 18,438개 뉴스 기사의 제목, 내용, 분야,

등록일이다. 뉴스 내용의 경우, 뉴스 기사의 발행 기관

(연합뉴스) 및 발행인과 관련된 개인 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등)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2. 딥러닝 기반의 한국어 문서 요약 기술을 활용한

기사 요약문 생성

뉴스 기사의 원본 문장에는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중복하여 해당 내용을 강조하거나, 기사 발행인의 의견

이 반영되어 작성된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활

용해 자연어 처리 기법으로 주요 이슈를 파악할 경우,

정보의 편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뉴스 기사

의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KT(SK telecom) Brain에서 개발한

한국어 텍스트 요약 모델인 KoBART(Korean

Bidirectional and Auto-Regressive Transformers)[12]

을 활용하여 뉴스 기사의 요약문을 추출하였다.

KoBART는 구글에서 개발한 BERT(Bidirectional and

Auto-Regressive Transformers)[13]에 한국어 위키피

디아 및 뉴스 기사 등을 활용하여 한국어의 언어 특성

을 추가로 학습시킨 모델이다. 수집한 총 18,438개 뉴

스 기사의 뉴스 내용의 요약문을 추출하였다.

3. 데이터 전처리

요약된 뉴스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명사 추출과 지

정어 및 유의어 지정의 전처리(Preprocessing)를 수행

하였다. 한국어는 조사, 어미 등을 명사에 붙여 쓰는 교

착어이기 때문에, 이를 형태소의 단위로 쪼개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체언에 해당하는 명사를 추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형태소 분해 및 명사 추출에

는 Okt(Open-source Korean Text Processor) 형태소

분석기[14]를 활용하였다. 이후 추출한 명사를 기준으로

‘우한 폐렴’과 같이 고유한 의미를 가지나 두 개 이상의

어절로 구성된 명사의 경우 이를 지정어로 지정하여 어

절 사이의 공백을 제거하였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바이러스 코

로나’ 등과 같이 동일 혹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나, 뉴스

기사 발행인의 언어 습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명사를

유의어로 지정하여 ‘코로나’와 같이 하나의 대표어로 변

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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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전처리 후의 뉴스 내용은 N-Gram 언어 모델

(N-Gram Language Model)[15, 16]을 통해 1~2개의 연

속 단어 및 구를 토큰화(Tokenization)하고,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17, 18]를 통해 이를 벡터화(Vectorization)

하여 분석 구간의 주요 이슈를 파악한다. TF-IDF는 분

석 구간에 발행된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만, 일반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은 특정 단어 및 구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TF-IDF 값이 클수록 뉴스 내용의 주제나 의

미를 더욱 잘 내포한다는 의미이다. 추출한 TF-IDF 값

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추후 재고량의 변화 추이를 예측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 1과 같이 높은 TF-IDF

결과 값을 가지는 단어 및 구를 기반으로 ‘국내 유가

정책’, ‘국제 유가 정책’, ‘전쟁·테러’, ‘국제 경제 쇼크’,

‘감염증’ 등의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Ⅲ. 실험 및 결과 분석

1.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량 변화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유소의 휘발유 월평균 재고량이 큰

변화를 보이는 구간의 뉴스 기사를 자연어 처리하고,

그 결과를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사회적, 경제적

이슈에 따른 휘발유의 소비 추이 변화를 파악하였다.

2016년 7월, 2017년 1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은 주

유소의 월평균 재고량이 크게 감소한 구간이고, 2011년

7월, 2020년 5월, 2020년 11월은 주유소의 월평균 재고

량이 크게 증가한 구간이다. 뉴스 기사에 나타난 사회

적, 경제적 이슈가 실제 휘발유의 재고량 변화에 영향

을 주기까지의 시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석 구간 이전

2개월에 해당하는 시점을 함께 확인하였다.

2016년 7월에는 판매량의 큰 증가로 인해 재고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확정으로

인한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와중, 미국의

원유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현상

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브렉시트’, ‘탈퇴’, ‘브렉시트

탈퇴’, ‘브렉시트 우려’, ‘유럽연합 탈퇴’ 등의 단어 및 구

가 주요 이슈로 도출되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으나,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문량

을 증가시키지 못하였고, 반면 저렴한 휘발유 가격에

판매량이 증가하여 재고량의 큰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단어 및 구는 ‘국제 경제 쇼크’ 카

테고리로 구분하였다. 2017년 1월에는 주문량의 큰 감

소로 인해 재고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원유의 지속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유류 감산 합의가 이

루어졌고, 이에 유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감산’, ‘비회원국’, ‘회원국 감산’, ‘비회원국 감산’, ‘산유

국 감산’, ‘감산 합의’, ‘감산 동참’ 등의 단어 및 구가 주

요 이슈로 도출되었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주유

소의 휘발유 주문 비용이 증가가 휘발유 주문량 및 재

고량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단

어 및 구는 ‘국제 유가 정책’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2020년 1월에는 주문량 감소와 판매량 증가가 재고량의

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020년 1월은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또한 18개월 간 지속되었던 미-중 무역 전쟁의 첫 합의

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인

해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하였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갈등 및 보복 사건도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우한폐렴’, ‘코로나’, ‘무역 합의’, ‘미국 이란’ 등의

단어 및 구가 주요 이슈로 도출되었다.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이 지정되기 이전, 우한

폐렴으로 그 명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한폐렴’을

‘코로나’의 유의어로 지정하지 않고 별도로 그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국제유가의 상승과 신종 감염증의 발생으

로 인한 국제 경기 침체에 따라 주문량이 감소한 반면,

감염증의 위험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대신 휘발유를 연

료로 사용하는 일반 승용차의 통행량 증가에 따른 판매

량 증가가 재고량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한폐렴’, ‘코로나’는 ‘감염증’ 카테고리로, ‘무역

합의’는 ‘국제 경제 쇼크’ 카테고리로, ‘미국 이란’은 ‘전

쟁·테러’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2020년 10월은 주문

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재고량이 크게 감소하였

다.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

산됨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이어졌고, 이에 국

제유가가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코

로나’, ‘코로나 사태’, ‘오르내림’ 등의 단어 및 구가 주

요 이슈로 도출되었다. 국제 유가의 급변에 주유소에

서 휘발유 주문량을 증가시키지 못하여 재고량이 감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 ‘코로나 사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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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 카테고리로, ‘오르내림’은 ‘국제 경제 쇼크’ 카

테고리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2011년 7월에는 주문량의 큰 증가로 인해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1월, 주요 원유 생

산국인 리비아에서 민주화 운동이 발생함에 따라 원유

생산이 중단되었고, 이에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11년 4

월 정유사에서는 석유의 공급 가격을 리터 당 100원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해당 정책은 2011년 8

월 7일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이에 주유소에서 휘

발유의 가격 상승 전 주문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재

고량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출된 ‘기름값’, ‘할인’, ‘종료’, ‘기름값 할인’ 등의 단어

및 구는 ‘국내 유가 정책’ 카테고리로, ‘리비아’, ‘무아마

르’, ‘리비아 반군’ 등의 단어 및 구는 ‘전쟁·테러’ 카테

고리로 구분하였다. 2020년 5월에는 주문량의 큰 증가

로 인해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가 대유행하며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속적인 석유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

하고, 상대적으로 손해가 적었던 러시아가 석유 감산

을 거부하며 원유 생산량 조절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

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증산해버리면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유가 전쟁의 양상으로 번지는 상

황이 발생하였다. 유가 전쟁을 통해 다량으로 생산된

원유를 소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가가

하락하여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대유행’, ‘코로나 확산’, ‘코로

나 사태’, ‘코로나 우려’, ‘산유국’, ‘전쟁’, ‘유가 전쟁’,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폭락’, ‘급락’, ‘마이너스’, ‘V

자형곡선’ 등의 단어 및 구가 주요 이슈로 도출되었다.

저렴한 국제유가에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문량을 증가

시켰기 때문에 재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코로나’, ‘대유행’, ‘코로나 확산’, ‘코로나 사태’, ‘코

로나 우려’는 ‘감염증’ 카테고리로, ‘산유국’, ‘전쟁’, ‘유

표 1.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량 변화 요인 및 카테고리
Table 1. Fluctuation factors and categories of gasoline inventory at the gas station

연월 N-Gram
카테고리

국내 유가 정책 국제 유가 정책 전쟁·테러 국제 경제 쇼크 감염증

감소

2016년

7월

1-Gram 브렉시트, 탈퇴

2-Gram

브렉시트 탈퇴,

브렉시트 우려,

유럽연합 탈퇴

2017년

1월

1-Gram 감산, 비회원국

2-Gram

회원국 감산, 비회원국

감산, 산유국 감산,

감산 합의, 감산 동참

2020년

1월

1-Gram 우한폐렴, 코로나

2-Gram 미국 이란 무역 합의

2020년

10월

1-Gram 오르내림 코로나

2-Gram 코로나 사태

증가

2011년

7월

1-Gram 기름값, 할인, 종료 리비아, 무아마르

2-Gram 기름값 할인 리비아 반군

2020년

5월

1-Gram 산유국, 전쟁
폭락, 급락,

마이너스, V자형곡선
코로나, 대유행

2-Gram

유가 전쟁,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코로나 확산,

코로나 사태,

코로나 우려

2020년

11월

1-Gram 코로나, 백신

2-Gram
코로나 백신,

코로나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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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쟁’,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는 ‘전쟁·테러’ 카테

고리로, ‘폭락’, ‘급락’, ‘마이너스’, ‘V자형곡선’은 ‘국제

경제 쇼크’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2020년 11월은 주

문량의 큰 증가로 인해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여

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나,

백신의 등장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기대되었다. 이에

따른 경제활동의 증가가 휘발유 주문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재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 ‘코로나

여파’ 등의 단어 및 구가 주요 이슈로 도출되어 ‘감염증’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2. 요약문을 활용한 주요 이슈 파악

비교 실험을 통해 KoBART 기반의 한국어 텍스트

요약 모델을 활용해 생성한 요약문을 통해 추출한 주요

이슈가 원 기사를 통해 추출한 주요 이슈보다 더욱 명

확하고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는

요약문과 원 기사에 나타난 주요 단어 및 구의

TF-IDF 결과 값을 비교한 표이다. 2017년 1월에는 ‘감

산’이 요약문 0.38, 원문 0.31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

였으며, 요약문이 원문보다 더 높은 TF-IDF 결과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 단어 및 구로 확인된 ‘비

회원국’, ‘회원국 감산’, ‘비회원국 감산’, ‘산유국 감산’,

‘감산 동참’, ‘감산 합의’ 또한 원문보다 요약문에서 그

중요도를 더 높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산 합

의’의 경우 원문의 중요도가 약 0.02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원유 감산 합의와 관련된 대다수의 기사 원문에서

원유 감산 합의의 주요 국가, 조건, 상황, 가능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해당 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기 때

문이다. 2011년 7월에는 ‘기름값’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요약문에서 약 0.06 정도 그 결과 값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리비아’는 원문 기사에서 결

과 값 확인이 불가하였다. TF-IDF는 일반적인 단어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데, 주요 산유국인 리비아의 석

유 생산과 관련된 기사가 다수의 월에 발행되었기 때문

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이슈에 따른 휘발유

의 소비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뉴스 기사를 활용해 주

유소의 휘발유 재고량 변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10

년 1월 ~ 2022년 12월의 월평균 휘발유 재고량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휘발유의 재고량이 크게 감소하거

나, 크게 증가한 구간을 분석 구간으로 선정하였다. 분

석 구간에 해당하는 시점에 발행된 휘발유 소비와 관

련된 뉴스 기사를 웹 크롤링(Web Crawling)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KoBART(Korean

Bidirectional and Auto-Regressive Transformers) 한

국어 텍스트 요약 모델을 활용해 주요한 내용만을 포

함하도록 그 내용을 요약하였다. 이후, 요약문을 전처

리하여 명사 단위로 토큰화(Tokenization)하고,

N-Gram 언어 모델(N-Gram Language Model)과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통해 주요 단어 및 구를 도출하여 이를

카테고리화 하였다. 재고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카

테고리는 ‘국내 유가 정책’, ‘국제 유가 정책’, ‘전쟁·테

러’, ‘국제 경제 쇼크’, ‘감염증’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

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단어 및 구가 뉴스 기사에 등

장하면 주유소 재고량이 크게 변화한다고 예측할 수 있

다. 또한 요약문과 원 기사에서 도출한 주요 단어 및

구의 TF-IDF 중요도 비교를 통해 요약문에서 주요

이슈를 상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원문의 불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서술이 제거된,

핵심적인 사항만이 요약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 2. 주요 단어 및 구의 TF-IDF 중요도 비교
Table 2. Evaluation with TF-IDF of words and phrases

2017년 1월 2011년 7월

단어
및 구 추출 문장

TF-IDF
중요도

단어
및 구 추출문장

TF-IDF
중요도

감산
요약문 0.38

기름값
요약문 0.15

원문 0.31 원문 0.09

비회원국
요약문 0.28

할인
요약문 0.14

원문 0.23 원문 0.08

회원국
감산

요약문 0.12
종료

요약문 0.07

원문 0.05 원문 0.01

비회원국
감산

요약문 0.10
리비아

요약문 0.09

원문 0.07 원문 0.00

산유국
감산

요약문 0.07
무아마르

요약문 0.08

원문 0.06 원문 0.01

감산 합의
요약문 0.18 기름값

할인
요약문 0.05

원문 0.20 원문 0.05

감산 동참
요약문 0.15 리비아

반군
요약문 0.03

원문 0.09 원문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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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요약 모델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향

후 연구로는 도출한 단어 및 구를 기반으로 텍스트 요

약 모델을 활용해 문장 단위의 주요 요인을 확인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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