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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신문기사 빅데이터를 통해 대학교육 관련 보도의 토픽을 추출하고, 토픽별 특징 및 신문사별 보도양상

을 분석한다. 2016년-2021년 상반기 주요 중앙지와 지역지의 기사를 빅카인즈를 통해 추출하였고, 잠재디리슐레할당

을 이용하여 총 9개의 토픽을 발견하였다. 토픽1과 토픽3은 교육에 대한 대학지원사업에 관련된 것이나 토픽3은 지역

대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토픽2는 코로나19 이후 대학교육, 토픽4는 교수-학습법, 토픽5는 정부정책, 토픽6은 고

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토픽7은 대학교육 비전, 토픽8은 국제화, 토픽9는 입시 등을 논하고 있다. 조선일보, 경향신

문, 한겨레는 코로나19 이후 강의, 정부정책 관련, 대학교육에 대한 기사와 논평을 많이 보도한 반면 동아일보, 중앙일

보, 한라일보, 부산일보, 대전일보, 경인일보는 대학지원사업,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광고·홍보성 기사가 상대적

으로 많았다. 2016년부터의 관련기사를 신문사별 뿐 아니라, COVID-19 발생 전후로도 분석하여 관련 보도의 토픽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주요 관심 사항인 대학교육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미래

의 대학교육 정책 방향과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 언론의 역할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대학교육, 신문기사, 토픽모델링, 잠재디리슐레할당, 텍스트마이닝  

Abstract  This study extracts topics related to university education through newspaper article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opic and the reporting patterns of each newspaper. The 9 topics 

were discovered using LDA. Topic 1 and Topic 3 are related to university support projects for 

education, but Topic 3 is focused on local universities. Topic 2 is about university education after 

COVID-19, Topic 4 teaching-learning methods, Topic 5 government policies, Topic 6 the high school 

education contribution university support projects, Topic 7 the university education vision, Topic 8 

internationalization, and Topic 9 the entrance exam. The Chosun Ilbo, Kyunghyang, and Hankyoreh 

reported a lot of articles associated to lectures after COVID-19, government policies, and comments 

on university education. Relevant articles since 2016 have been analyzed by newspaper type and 

before/after COVID-19 through which differences in the topics were studied and discussed. These 

findings would suggest a basic policy guideline for university education and imply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media need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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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여러 학문 및 산업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

서 정형화되거나 정량화된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언론 

미디어, 블로그, 게시판, 웹사이트, SNS 등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이용한 비정형화된 자료 분석이 폭 넓게 이루

어지고 있다. 그 중 신문기사는 암묵적으로 사회 구성원

들의 높은 동의를 나타내는 가치 있는 의제를 보도하고, 

사회적으로 논의할 의제 설정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이를 이용하여 사회적 이슈사항, 트렌드, 화두, 관심사

항을 분석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1-4].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자료를 정형화하여 특정 주제

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개념이나 특징을 추출하는 도

구이며, 텍스트 마이닝에 기반한 토픽모델링은 방대한 양

의 텍스트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토픽들을 추출하고 

자동으로 문서들을 분류하는데 유용하다. 이와 같은 이유

로 토픽모델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되는 텍스트 데이

터에 적용되어 연구 탐색 및 동향이나 사회적 이슈, 주제 

발굴, 트렌드 분석 등에 사용되고 있다[1-11]. 예를 들면,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뉴스 기사에 인공지능, 태양광 등

이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토픽을 추출하여 제공하고

[1-3], 연구논문 텍스트를 활용하여 국내 연구의 토픽을 

밝히고 연구 변화추세를 검토한다[5, 9, 10]. 이뿐만 아

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선포되어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이 커지자 SNS에서 수집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코로

나 확산 시기에 따른 대중들의 코로나19 관련 관심사 변

화 등을 살펴보고 있다[6, 11].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의 가장 주요한 관

심사항 중 하나이다. 코로나19로 초, 중, 고, 대학에서 대

면수업과 같은 교육방식이 어려워지자, 교육적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연관된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기사를 분석하고, 코로

나19 이후 온라인 교육 관련 토픽들의 변화 추이와 언론

매체에서 간과하고 있는 교육관련 의제들을 논하고 있다

[7-8].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 언론 미디어에서 대학교

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검토한 연구는 미흡하다. 

언론보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항과 의견 수렴, 합의가 반영되어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광고주와 유착하여 홍보성의 

대가를 반영한 기사형 광고가 생산되며, 언론사의 경영상

의 문제로 기사형 광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사형 광

고는 소비자와 구독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쳐 2021년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사

형 광고 규제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대학교육 연구는 주로 코로나19 

이후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을 포함하여 

대학교육이 언론보도에 투영된 사항을 통해 사회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화두 및 이슈, 대학과 연계된 기사형 광

고 비중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주요 신문사의 대학교육 관련 텍

스트 기사들을 분석함으로써 언론 보도의 주제를 검토하

고, 신문사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교

육의 정책적 방향과 언론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뉴스 빅

데이터와 토픽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3장

에서 텍스트 데이터의 수집과 전처리 방법 및 연구에 사

용된 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최근 6년

간 대학 교육과 관련된 신문기사의 핵심 토픽을 도출하

고 토픽별 특징 및 신문사별 보도양상을 검토한다. 마지

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

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2.1 뉴스 빅데이터와 토픽 분석

빅데이터 활용이 범용화 되면서 뉴스 기사에서 추출한 

텍스트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관심사항을 많은 선행연

구에서 확인한다. 노설현(2020)[1]은 신문에 보도된 인공

지능 기사 텍스트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통해 추출된 

10개의 토픽들이 인공지능이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

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새미와 홍순구(2020)[12]는 뉴스에 보도된 블록체인과 

관련 기사를 이용하여 토픽모델링을 통해 19개의 뉴스 

토픽을 도출하였고, 사회적 관심사항이 암호화폐에 치중

되어 있음을 나타내었다. 김민정(2020)[13]은 신문기사

에서 보도된 웨어러블 관련 텍스트를 대상으로 키워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 빈도어로 애플, 삼성전자, 

LG전자가 추출되어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가 꾸준히 

기사로 보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IT 전자쇼 등과 같은 

차세대 기술 관련 키워드와 융합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기사화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사형 광고를 

의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숙 등(2020)[3]은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 동안 11개 신문에 보도된 인

공지능(AI) 교육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사항을 토픽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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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을 통해 AI분야의 여성인재 육성, 대학교육과정의 변

화, K-12의 소프트웨어 교육 및 교육과정 변화 등 거시

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토픽들을 확인하였다. 

박일수(2021)[7]는 2020년1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

19 이후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언론보도의 성향을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등교, 

개학, 입시, 수업, 보건, 교육, 휴업, 학사, 평가, 보육, 휴

교, 학교, 교사’ 등이 언론에서 보도한 코로나에 대한 주

요 이슈임을 밝히었다. 손민성 등(2021)[14]은 코로나19

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네이버, 다음, 구글

에 보도된 뉴스, 블로그, 카페에서 추출한 텍스트 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상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학점은행제, 평생교육, 블로그 

등에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개학, 비대면 교육, 실시

간, 콘텐츠 제작, 유튜브 등으로 변화함을 발견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자료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신문기사 텍스트 자료는 한국언론진

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BIG KINDS)에서 추출하

였다[15]. 2021년 7월 17일 기준으로, 제목에서 “교육”, 

“수업” 또는 “강의”로 검색되는 주요 신문사들의 기사들

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 언론을 통해 대학 교육의 주

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검색범위

를 “대학”이 포함된 기사로 한정하였다. 상세검색 기능에

서 검색어 처리는 “형태소 분석”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기간은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하였는데, 분석시점 기

준으로 2021년 자료를 모두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

문에, 매해 동일기간을 설정하여 2016년-2021년의 상

반기(1월-6월)로 분석기간을 한정하였다. 

신문사의 발행 지역과 성향에 따라 기사의 내용, 주제, 

논조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표본의 편향성(sampling bias)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각

기 다른 발행지역과 성향을 나타내는 12개 일간지들을 

고루 선정하고자 하였다. 보수 중앙지 및 진보 중앙지는 

발행부수에 근거하여 대표성을 갖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및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선정하였다. 지역 일간

지로는 권역별로 발행부수, 지명도가 높은 다음의 7개의 

일간지 ‘강원: 강원일보, 광주 및 전라: 광주일보, 대구 및 

경북: 매일신문, 대전 및 충청: 대전일보, 부산·울산 및 

경남: 부산일보, 인천 및 경기: 경인일보, 제주: 한라일보’

를 선택하였다.

3.2 전처리 과정

수집된 기사 텍스트 자료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데이터 

정제 및 전처리 과정이 수행되었다. 숫자, 기호 등은 사전

에 제거되었고 “학년도”, “학년”, “학기”, “서울” 등의 결

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어들도 삭제되었다. 광

고성 단어나 웹페이지 링크, 신문사나 기자 관련 단어들 

역시 제거하였고, 띄어쓰기 오류나 명사 추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 보완 작업을 수행하였

다. 학생들, 교수들 등처럼 복수형은 단수형으로 통일하

였다. 제목에 “대학”이 반드시 검색되는 기사로 분석대상

을 한정하고 있어서, “대학”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자주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대학” 단어도 사전에 제거하였다.

내용 또는 제목이 동일한 중복기사, 또는 완전히 동일

하지는 않지만 유사도가 높으면서 반복적으로 수집된 기

사, 인사 및 부고, 동정, 사진 등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

하기 어려운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15].

이러한 정제 및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구조화된 단어

-문서 행렬(term-document matrix)을 구축하였으며,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다른 문서에 있는 단어와 

최소 95% 공통적으로 쓰이지 않는 희소 단어들(sparse 

terms)을 제거하였다.  

3.3 토픽모델링 및 토픽개수

토픽모델링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잠재 디리슐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을 적용하여, 

대학 교육 관련 기사에서 나타나는 토픽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LDA는 대표적인 확률적 토픽 모델기법 중 하나로

서, 토픽내 단어들의 분포 및 문서내 토픽들의 분포의 결

합을 가정하여 문서에 내재되어 있는 토픽을 발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전확률분포(prior probability 

distribution)로서 다항분포와 켤레(conjugate) 관계인 

디리슐레 분포를 사용하고 있으며, 베이지언 방법을 이용

하여 통계적 추론이 이루어진다. LDA와 관련된 더 자세

한 내용은 [16, 17]을 참조할 수 있다.

토픽모델링을 적용하기 위해 사전에 토픽의 개수를 결

정할 필요가 있는데, 토픽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지나치

게 세분화된 토픽들이 등장하는 반면, 너무 적으면 한 토

픽에 여러 토픽이 섞이면서 모호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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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토픽의 해석가능성과 그 유용성에 근거하여 결

정할 필요가 있다[18]. 토픽의 개수를 사전에 정하기 위

한 여러 측도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CaoJuan2009 [19]

는 토픽들 간의 코사인 유사도가 작아지도록 Arun2010 

[20]은 토픽-단어 행렬의 특이값 분포의 대칭적 쿨백-라

이블러 발산이 최소화되도록 토픽의 개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에 Griffiths2004 [21]과 Deveaud2014 

[22]는 우도함수의 조화평균과 토픽 분포간 젠슨-샤논 

거리의 평균값이 최대가 되도록 토픽의 개수를 정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측도를 검토하고 해석의 용이성 및 적합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토픽의 개수를 정하고자 한다.

3.4 토픽별, 신문사별 특징 

토픽 개수를 정하고 난 후, 기사에서 등장하는 상위 

1,500개의 단어들을 대상으로 LDA를 적용한다. 추출된 

토픽들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을 파악함으로써 각 토

픽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신문사들의 토픽별 기

사 편수를 통해 대학 교육 보도기사와 관련한 신문사별 

보도 양상을 고찰한다. 또한 광고·홍보성 기사를 분류하

고 이러한 기사들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을 파악하여 

어떠한 신문사에서 해당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4. 연구결과

4.1 신문사별 보도 건수

2016년 이후 기사들 중, 제목에 “교육” 또는 “수업” 

또는 “강의”를 포함하면서 “대학”으로 검색되는 기사 개

수는 총 1,208개이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사, 대학 

교육과 관련이 없는 기사들을 제외하여 1,172개의 기사

들을 추출하였으며, 그중 상반기에 보도된 591개의 기사

를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하였다. 

Fig. 1에서 신문사별 상반기 기사 수 및 권역별 대학 

개수를 제시하고 있다. 5개의 대표 중앙지와 7개의 지역

지의 연도별 보도 건수를 막대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지의 경우, 해당 지역에 얼마나 많은 대학이 있는지

가 보도 건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권역별 대

학 수를 그림에 추가하였다. 단, 중앙지는 전국을 대표하

고 한국 신문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학 수를 표시하지 않았다. 대학 개수는 통계청 기준

(2020년 9월 11일 당시)에 따라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의 개수를 합한 수치이다[23]. 

그림에서 보듯이 중앙지 중에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가 상대적으로 관련 기사를 많이 보도하였다. 지역지를 

대상으로 보도 건수를 반응변수로, 권역별 대학 수를 설

명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균적으로 

대학 수가 많은 권역일수록 보도 건수가 많았고 10% 유

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특히 대학이 적은 강원과 제주 

지역에서 발행되는 강원일보와 한라일보의 보도 건수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The number of newspaper articles with the 

number of colleges

4.2 토픽 개수 선택

토픽 개수를 사전에 결정하기 위해, 앞 장에서 살펴본 

네 가지 측도들의 값을 확인하였다. 토픽 개수에 따른 측

도들의 값이 Fig. 2에 제시되어 있는데, 위 패널에 있는 

Arun2010 [20]과 CaoJuan2009 [19]는 작을수록, 아

래의 패널에 있는 Griffiths2004 [21]와 Deveaud2014 

[22]는 클수록 최적의 값이다. 네 값의 측도가 모두 최적

이 되는 상황은 없으나, CaoJuan2009 [19]의 경우 토픽

의 개수가 8에서 9가 될 때 값이 크게 감소하고 9에서 

10으로 될 때에는 감소폭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반

면 Deveaud2014 [22]는 토픽의 개수가 8에서 9가 될 

때 그 값이 크게 증가하고 10 이상부터는 값이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과 의미 유용성 및 해석 용이성

을 감안하여 토픽의 개수를 9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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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lection of the number of topics 

4.3 LDA를 통한 토픽 추출 및 토픽의 특징

분석 기사 텍스트 자료에 LDA를 적용하여 9개의 토

픽을 추출하였다. 먼저 각 토픽별 상위단어를 살펴봄으로

써 토픽에 담긴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Fig. 3

에서는 각 토픽별 주요 단어를 막대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토픽의 넘버링은 해당 토픽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었다. 즉 토픽1은 전체 기사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가장 큰 토픽이며, 토픽9는 가장 비중이 작은 토픽

이다. 

토픽1의 주요 단어는 인재, 지원, 프로그램, 혁신, 취

업, 산업, 창업 등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토픽에 속하

는 기사들은 주로 대학에서 시행되는 사업 및 프로그램

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토픽2는 온라인, 대

면, 코로나19, 개강 등의 단어들이 주로 나타나, 코로나

19 이후의 대학 강의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토픽3은 사업, 지원, 선정 등 토픽1과 일부 내용이 겹

치지만, 지역, 공동, 협력 등의 단어들이 등장하고 토픽1 

보다는 좀 더 지역대학 관련기사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토픽4에는 강의, 온라인, 사이버 등의 단어가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토픽2 역시 온라인 강의방법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지나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진 반면, 토픽4는 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기

반한 교수법에 관한 내용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토픽5에는 교육부, 등록금, 강사, 강사법, 재정, 정책, 

정원 등이 주로 나타났으며, 주로 대학등록금정책, 강사
Fig. 3. Key words in each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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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학정원정책 등 정부의 대학 관련 정책과 지침에 관

련한 기사들이 이 토픽에 속하였다. 반면 토픽6은 고교교

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관한 기사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토픽7, 토픽8, 토픽9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는데, 

10% 미만의 기사들이 각각 이 토픽들에 포함되었다. 토

픽7은 대학 교육 비전, 선거공약에 관한 내용으로 나타났

으며, 토픽8은 교육국제화,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내용이

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토픽9는 오직 20개의 기

사만이 여기에 속하였는데, 대학 입시 전형과 관련한 내

용으로 나타났다.

Fig. 4. Intertopic distance map(IDM)

Fig. 4는 9개 토픽들을 2개의 차원(PC1, PC2)으로 축

약하여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를 통해 토픽들의 크기 및 

토픽들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다[24]. 그림에서 보듯이, 토

픽1은 가장 큰 토픽으로 토픽3과 겹쳐지는 내용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두 토픽에 해당하는 기사들의 제목을 확

인한 결과, 두 토픽 모두 대학 지원 사업에 관련한 내용

이지만 토픽3은 지역사회 공동대응, 지역대학의 평생교

육 등 좀 더 지역대학의 지원사업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

었다. 그 다음으로 큰 토픽2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

19 이후 대학 강의에 관한 내용으로 다른 토픽들과 상당

히 떨어져 있어 다른 토픽들과의 유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토픽5와 토픽9가 대학 입시 정원과 관련하여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9개의 

토픽에 해당하는 원들이 고르게 배치되어 있어 사전에 

정한 9개 토픽 개수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9개 토픽의 코로나19 전후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코로나19 전후로 데이터를 나누어 토픽모델링을 적용하

였다. 코로나19 이전은 2016년-2019년 상반기 336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이후는 2020년

-2021년 상반기 255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모든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처럼 토픽의 

개수를 k=9로 선택하였다. 코로나19 전 또는 후에 나타

난 토픽들과 이미 밝혀진 9개 토픽들 간 매칭은 등장하

는 주요 단어 및 해당 기사들의 멤버쉽(membership)을 

비교해서 확인하였다. 각 기사별로 토픽의 확률분포를 구

한 후, 가장 큰 확률을 가지는 토픽을 해당 기사의 대표 

토픽으로 선택함으로써 각 기사의 멤버쉽을 부여하였다.

코로나19 이전(-2019년)의 336개 기사만을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적용했을 때 주된 토픽은 대학지원사업 관

련 내용으로, 모든 자료를 이용했을 때 추출된 토픽1과 

거의 동일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336개 기

사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대학지원사업 토픽으로 분

류된 기사들의 87% 이상이 모든 자료를 이용했을 때의 

토픽1에 속함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토픽4(교수-학

습법), 토픽5(정부정책), 토픽6(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

업), 토픽9(입시), 토픽3(지역대학 지원사업), 토픽7(대학

교육 비전)에 해당하는 내용 순으로 비중이 컸다. 반면에 

토픽2(코로나19 이후 대학교육), 토픽8(국제화)은 코로

나19 전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두 개의 토픽의 

경우, 여러 토픽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특히 토픽

4(교수-학습법), 토픽7(대학교육 비전) 내용이 많았다. 

한편 코로나19 이후(2020년-)의 255개의 기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가장 주된 토픽은 코로나19 이후 대

학교육 관련된 토픽2이었다. 다음으로 토픽1(대학지원사

업), 토픽3(지역대학 지원사업), 토픽6(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토픽8(국제화), 토픽5(정부정책), 토픽4(교수-

학습법) 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토픽

7(대학교육 비전), 토픽9(입시)는 코로나19 이후에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전후로 등장하는 토픽의 차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대학지원사업이 가장 비중

이 큰 토픽이었다면,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

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코로나19 이전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토픽2(코로나19 이후 대학

교육)와 토픽8(국제화)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주요 토픽

으로 등장하였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대학교육 비전, 교수-학습법의 비중이 낮고, 지

역대학 지원사업, 국제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광고·홍보성 기사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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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을 제외했을 때 나타나는 토픽들의 특징을 검토하

였다. 분석 대상 기사들의 제목과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

의 제목에 특정 대학의 이름이 나타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성 기사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제목에 대학명이 나오면 광고·홍보성 기사로 분류

하였다. 대학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기사 시리즈와 제목에 

모집, MOU, 출범, 협약, 체결, 선정, 표창, 추진단, 사업

단 등의 단어가 나타날 경우도 광고·홍보성 기사로 분류

하였다. 총 269개의 광고·홍보성 기사(45.5%)와 322개

의 비광고·비홍보성 기사(54.5%)를 분류할 수 있었다.

광고·홍보성기사에서 나오는 주된 단어는 교육, 지원, 

사업, 운영, 학교, 역량, 프로그램, 평가, 고교, 인증, 기여, 

유학, 양성, 평생이었으며, 대학지원 사업 관련 토픽1과 

토픽3,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관련 토픽6, 국제화 

관련 토픽8에 이러한 기사들이 많았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교육 관련 내용의 토픽2와 대학 관련 정부 정책의 

토픽5, 입시 관련 내용의 토픽9는 광고·홍보성 기사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로는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분석 기사의 40% 이상, 지역지로는 한라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문이 50% 이상, 경인일보가 

40% 이상 이러한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고·홍보성 기사를 제외한 322개의 기사만을 대상으

로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였는데,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이번에도 k=9로 선택하였다. 322개의 기사를 대상으로 

발견된 토픽과 이미 밝혀진 9개 토픽들 간 매칭은 주요 

키워드와 멤버쉽 비율을 확인해서 이루어졌다. 비광고·비

홍보성 기사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주된 토픽은 대학지

원사업 관련 내용으로, 모든 기사를 이용했을 때 추출된 

토픽1과 거의 유사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기

사의 약 80%가 기존의 토픽1에 속함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전체 토픽들 중에서 이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24%에서 18%로 감소하였다.

그 다음으로 토픽2(코로나19 이후 대학교육), 토픽5

(정부정책), 토픽7(대학교육 비전), 토픽3(지역대학 지원

사업), 토픽9(입시), 토픽4(교수-학습법)에 해당하는 내용 

순으로 비중이 컸다. 하지만 토픽6(고교교육기여대학 지

원사업), 토픽8(국제화) 관련 토픽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

았다. 

광고·홍보성 기사를 제외했을 때, 전반적으로 토픽1

(대학지원사업), 토픽3(지역대학 지원사업), 토픽4(교수-

학습법)의 비중이 작아지고 토픽6(고교교육기여대학 지

원사업), 토픽8(국제화)은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즉 

이러한 토픽들이 상대적으로 광고·홍보성 기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시시한다. 반면 토픽2(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육), 토픽5(정부정책), 토픽9(입시)는 비광고·비홍

보성 기사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중이 커짐을 확인하

였다. 

4.4 신문사별 토픽 비중

각 신문사의 토픽별 보도 건수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대학 교육과 관련하여 신문사별 보도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Table 1은 신문사별로 9개 토픽에 속하는 기사 수

의 비율(%)을 보여준다. 

많은 신문사에서 대학 지원 사업 내용이 주인 토픽1 

또는 토픽3에 포함되는 기사를 제일 많이 보도한 반면,  

3개의 신문사,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는 코로나19에 

따른 대학 교육 변화와 관련된 토픽2와 정부의 대학 관

련 정책 내용의 토픽5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반

면에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중앙지는 토픽1에, 한

라일보, 부산일보, 대전일보, 경인일보는 토픽3과 토픽6

에 해당하는 기사가 많았다. 

기타 토픽4의 비중은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인일보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정 사이버대학에 대한 소개기사를 

비롯하여 K-무크, KOCW, 플립드러닝 등 대학의 교수-

학습방식을 논의한 기사들이 여기에 속하였다.

토픽7의 경우 전체 토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다. 매일신문, 조선일보, 경향신문 순으로 비중이 높았

으며, 논평 및 기고 형태의 기사가 많이 포함되었다. 특히 

대학교육의 비전, 기초교육, 창의성교육, 교양교육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교육국제화 및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토픽8의 경

우, 지방지를 대상으로 보면 대학 수 대비 외국인 학생 

수 비율이 높은 권역의 대전일보, 경인일보에서 그 비중

이 높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0년 4월 

1일 기준, [25])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학생 수와 통계청

에서 제공하는 대학 수(2020년 9월 11일 기준, [23])를 

이용하여 계산한 대학 수 대비 외국인 학생 수는 제주 

552.75명, 대전 및 충청 373.26명, 인천 및 경기 316.78

명 순이다. 토픽8에 속하는 보도 건수를 반응변수로 하고 

대학 수 대비 외국인 학생 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단순회

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추정치가 양수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토픽9는 비중이 아주 작으며(총 591

개 기사 중 20개의 기사), 대학 입시 전형 관련 기사들 

중 제목에 대학, 교육(또는 강의 또는 수업) 단어가 들어

가 있는 일부 기사가 추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12호18

(%) T1 T2 T3 T4 T5 T6 T7 T8 T9

The Chosun 
Ilbo

10.0 43.3 6.7 0.0 20.0 0.0 20.0 0.0 0.0

Korea 
JoongAng Daily

33.6 12.4 11.0 11.7 4.4 13.1 3.7 8.0 2.2

The Dong-A 
Ilbo

44.9 14.1 5.1 18.0 6.4 2.6 6.4 1.3 1.3

The 
Kyunghyang 

Shinmun
7.41 22.2 14.8 7.4 25.9 3.7 14.8 3.7 0.0

The Hankyoreh 4.8 23.8 14.3 4.8 38.1 9.5 0.0 0.0 4.8

Kangwon Ilbo 16.0 20.0 16.0 8.0 8.0 4.0 4.0 0.0 24.0

Kyeongin Ilbo 17.4 6.5 21.7 10.9 2.2 15.2 8.7 10.9 6.5

Daejeon Daily 18.8 8.2 22.4 9.4 1.2 9.4 10.6 17.7 2.4

Gwangju Ilbo 20.7 6.9 17.2 3.5 17.2 10.3 10.3 6.9 6.9

The Maeil 
Shinmun

7.0 20.9 14.0 7.0 4.7 16.3 23.3 4.7 2.3

Busan Ilbo 17.2 15.6 23.4 7.8 4.7 14.1 6.3 9.4 1.6

Halla Ilbo 16.7 16.7 33.3 0.0 0.0 33.3 0.0 0.0 0.0

Table 1. Proportions of newspaper articles by newspaper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 빅데이터를 통해 대학교육 관

련 보도의 토픽을 추출하고, 토픽별 특징 및 신문사별 보

도양상을 검토하고 있다. 빅카인즈의 텍스트 자료를 이용

하여 9개의 토픽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토픽들은 토픽간 

거리 지도(Intertopic distance map)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성분 공간(PC1 vs PC2)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었

고 토픽의 개수가 적절히 선택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추출된 토픽1과 토픽3은 모두 대학교육과 관련하

여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대학지원사업에 연관된 내용으

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토픽3은 지역대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정부 주도하의 각종 사업이 대학재

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비중 높게 보도됨을 

의미한다. 토픽2는 코로나19 이후 대학 교육에 관련한 

내용이며, 토픽4는 사이버 대학, 온라인 강의 등 대학의 

교수-학습방식을 소개, 논의하고 있다. 토픽5는 정부의 

대학 관련 정책에 대한 주제이며, 토픽6은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에 관련한 내용이다. 토픽7은 대학교육의 

비전, 기초교육, 창의성교육,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며 토픽8은 대학교육 국제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반

면에 토픽9는 비중이 작지만 주로 대학 입시 전형과 관

련한 내용이었다. 토픽7, 8, 9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는 것은 대학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내용을 다루는 부분

이 작음을 시사하고, 대학입시가 민감성이 높은 이슈이나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연관성이 약한 영역이며 코로나

19가 대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전후로 토픽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토픽1 대학지원사업이 주를 이루어 

기사의 87% 이상을 차지하였고, 토픽 비중 순서가 토픽

4, 토픽5, 토픽6, 토픽9, 토픽3, 토픽7 순으로 변화하였

다. 그러나 토픽2와 토픽8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

다. 지역대학 중심의 사업 비중이 코로나 이전에는 작음

을 알 수 있고, 교육과 관련된 교수법 등 패러다임이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토픽2가 가

장 크게 나타났고 토픽1, 3, 6, 8, 5, 4 순으로 바뀌었으

며 토픽7, 9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

로나19를 대학 교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사회적 요구에 

맞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나 토픽5 교육부 정책이나 토픽

4 교수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즉, 

코로나19 이전에는 대학지원사업이 가장 비중이 큰 토픽

이었다면,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코로나19 이전에는 명시적으로 나타

나지 않았던 토픽2(코로나19 이후 대학교육)와 토픽8(국

제화)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주요 토픽으로 등장하였다. 

광고·홍보성 기사와 비광고·비홍보성 기사가 주로 다

루는 토픽 영역을 살펴본 결과, 광고·홍보성 기사는 대학

지원 사업 관련 토픽1과 토픽3,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관련 토픽6, 국제화 관련 토픽8에 이러한 기사들이 

많았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교육 관련 내용의 토픽2와 

대학 관련 정부 정책의 토픽5, 입시 관련 내용의 토픽9는 

광고·홍보성 기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고·홍보

성 기사는 대부분 대학재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대학은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할 뿐 아니라 대

학 입학률, 이미지 형성 등에 이러한 사업들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반면 광고홍보성 기사를 제외한 경우 토픽1, 

2, 5, 7, 3, 9, 4 순으로 변경되었고, 토픽6, 8은 명확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토픽2(코로나19로 인한 대

학교육), 토픽5(정부정책), 토픽9(입시)는 비광고·비홍보

성 기사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중이 커져 코로나19가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사

회적 화두임을 함축하고 있다. 

신문사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가 상대적으로 광고·홍보성 기사가 적었으며, 이들 

신문사는 코로나19이후 강의 관련 기사, 정부 정책 관련 

기사, 대학교육에 대한 논평을 많이 보도하였다. 반면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라일보, 부산일보, 대전일보, 경인

일보는 대학 지원 사업,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검토한 대학교육의 토픽 분석 19

상대적으로 광고·홍보성 기사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사의 45% 가량이 광고·홍보성이었다. 여론 형성이

라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감안할 때, 단순한 사실을 보

도하는 기사나 광고·홍보성 기사보다는 대학 교육과 관

련하여 활발히 문제 제기를 하고 논평하고 해결책을 제

시할 수 있는 언론의 모습이 보다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첫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신문기사에 

보도된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토

픽들을 추출하여 사회적으로 대학교육과 관련된 공통의 

주요 관심사항과 이슈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이전 대학교

육과 관련된 화두와 코로나19 이후 화두가 변화한 것을 

통해 미래에 나아가야할 대학교육 정책 방향이나 대응전

략 등을 추론하고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셋째, 광고·

홍보성 기사 대부분이 정부 주도하에 실시되는 각종 사

업들로 대학재정과 관련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대학교육

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학교육 콘텐츠, 대학교육 미래 비

전과 방향성,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 사

회가 요구하는 대학교육 화두 등을 미디어에서 진정성 

있게 논하여 광고성 기사 확대를 제어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향후 더 폭넓은 분석을 위해서, 기사의 제목이 아니라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을 확장하고 적합한 

분석대상 기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상반기(1월-6월)의 기사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향

후 연구에서 하반기(7월-12월)의 기사들을 포함할 때에

도 잠재토픽의 특징 및 양상이 유사한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에는 대학입시 관련 기사, 교육부 관련 정

책 관련 토픽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또한 다

른 토픽모델링 알고리즘을 적용·비교해봄으로써, LDA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진 토픽별 기사 분류가 얼마나 

안정적인지(robust)한지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일간지를 선정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표

본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문사의 발

행지역별, 성향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그 차이를 검토한다

면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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