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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local television news

 - Focused on the 6 broadcasting stations in Gwang-Ju and 

Dae-Gu 

  

                                                 Lee, Gi-Pyo

                           Advisor : Prof.Choi Yang-Ho  Ph.D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how 

much news the 6 local broadcasting stations in Gwang-Ju and 

Dae-Gu reported, how seriously they reported the news and 

whether they were fair or nor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07. 

  According to the research, it is safe to say that the  6 

local television broadcasting stations reported insufficient 

news in terms of the quantity. Especially the 3 local 

television broadcasting stations in Gwang-Ju broadcasted 

news in a way of simply notifying the information as it was 

rather than reporting with supplementary expla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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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re was a tendency, when it 

comes to the fairness of their news, for the both  6 local 

television broadcasting stations  to broadcast more reports 

and interviews for someone who are closely related to their 

regions. The degree of biased news in Dae-Gu was more 

serious than in Gwang-JU.

  It is likely to say that we need more accurate verification 

and additional study for the fairness of the local television 

news about the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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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문문문제제제제제제기기기와와와 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2007년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도 다시한번 우리나라의 지역감정과 지역
성을 보여줬다.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역별
지지가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소위 영남과 호남이라는 한반도의 남부지방을
동서로 나누는 이런 투표형태는 ‘지역감정’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특히
영남과 호남의 중심도시인 대구와 광주는 그동안 군사독재 시절동안은 정권
의 안방과 야당도시로서 정치적 대립을 했고 그후 소위 ‘진보 정권’10년동안
은 다시 정치적인 입장이 정반대로 나타나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으며 오랜
정치적인 대립은 지역감정으로 남아 여전히 선거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이런 지역감정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출신의 후보 또는 지역기반

의 후보나 지역 지지 기반의 정당의 후보에게 몰표를 주고 상대지역 출신이
거나 다른 지역을 정치적인 지지기반으로 하는 당의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는 현상이 이제 고착화된 상황이다.표1-1에서 보듯이 14대 대통령 선거
를 통해서는 광주에서는 호남출신인 김대중 후보에게 95.1%의 적극적인 지지
를 보여줬지만 대구에서는 7.7%의 지지를 하는데 그쳤다.영남출신인 김영삼
후보도 대구에서는 58.8%의 지지를 얻었지만 광주에서는 2.1%의 낮은 지지
에 머물렀다.
이런 현상은 15대 대선에서도 고향은 충남이지만 영남을 지지기반으로 하

는 한나라당의 후보인 이회창 후보는 대구에서 71.6%의 지지를 받은 반면 광
주에서는 1.7%에 그쳤고,호남출신인 김대중 후보는 광주에선 96.3%의 절대
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대구에서는 12.3%의 지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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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대선별 광주·대구 득표율

14대 15대 16대

김영삼
(민자당)

김대중
(민주당)

정주영
(국민당)

이회창
(한나라당)

김대중
(국민회의)

이인제
(국민신당)

이회창
(한나라당)

노무현
(민주당)

광주 14,504
(2.1%)

652,337
(95.1%)

8,085
(1.1%)

13,294
(1.7%)

754,159
(96.3%)

5,181
(0.6%)

26,869
(3.5%)

715,182
(94.7%)

대구 690,245
(58.8%)

90,641
(7.7%)

224,642
(19.2%)

965,607
(71.6%)

166,576
(12.3%)

173,649
(12.8%)

1,002,164
(77%)

240,745
(1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대 대선에서도 역시 이회창 후보는 대구 77%,광주 3.5%의 득표를 기록
했고,영남출신으로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 후보가 된 노무현 후보는 광주
94.7%,대구 18.5%의 득표를 했다.
표 1-2에서 보듯이 이런 지역적인 투표성향은 17대 대선에서도 호남출신

정동영 후보는 광주에서 79.75%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대구에서는 6%의 지지
를 얻었다.반대로 영남출신의 이명박 후보는 대구에서 69.37% 광주에서
8.59%의 득표를 기록하는 정반대의 보습을 보였다.
대통령선거라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이런 지역주의가 극

명하게 드러나는 투표행태에 대해 지역민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후보 혹
은 우리지역발전이라는 공감대속에서 몰표와 배타를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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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17대 대선 광주·대구 득표율

17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한나라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이인제
(민주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이회창
(무소속)

광주 527,588
(79.75%)

56,875
(8.59%)

13,597
(2.05%)

7,118
(1.07%)

31,524
(4.76%)

22,520
(3.40%)

대구 75,932
(6%)

876,719
(69.37%)

25,777
(2.03%)

1,847
(0.14%)

50,514
(3.99%)

228,199
(18.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거보도의 규범적 준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언론은 1)시민이 선거과정과 실체적 진실을 추적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선거정보를 제공해야 하고,2)후보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와 고발을 하는 권력 감시를 충실히 해야 하고 3)논란과 갈등 사항에
대해 사회구성원간에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언론이 공정한 중재자가
되는 공론장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4)정치권력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선거보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최영재,2007)언론은 유권자들에게 올바
른 기준과 정보를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정치 발전에
서 언론의 역할은 지대하다.왜냐하면 언론이 중간에서 정보를 왜곡하거나
기준을 잘못 제시한다면 선거를 망치게 되고 정치 발전을 후퇴시키기 때문이
다.현대 선거를 미디어 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탁진영・구
교태,2006).
한국의 선거는 1997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청중 동원에 의존하는 고비

용 선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 중심의 선거로 급격한 이
동을 보여주었다.가장 대표적인 미디어 정치 유형으로 TV토론,선거방송,
정치광고 등이 있으며,이 가운데 텔레비전 뉴스보도의 영향력은 점차 증대
되고 있다(권혁남,2006;이강형,2006).텔레비전 토론과 정치 광고는 정당이
나 정치인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제할 수 있지만,언론의 선
거보도는 언론기관이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따라
서 선거기간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는 선거보도의 특성을 분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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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판단될 수 있으며,판단의 기준은 언론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
움이 되는 사실적인 정보를 공정하게 보도했는가에 모아진다(김춘식,2006).
대통령 선거때마다 나타나는 지역감정에 충실한 투표행태와 언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점에서 지역언론의 보도태도는 연구대상이었고 연구
가치가 높다고 볼수있다.또 지역언론은 지역감정과 지역성을 선거과정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하는 점도 내용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지역방송은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을 전파 도달영역으로 방송을 하며
지역성과 지역민의 의사를 방송에 담아내고 있다.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피드백을 통해서 지역성이 더욱 강화되며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
고 지역의 이익,지역민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주장을 제기 할 수 있다.
지난 제14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후보 연고지인 부산과 광주지역의 지방

신문에 나타난 보도양상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지방신문들은 각기 지역연
고를 갖는 후보자들에 대해 보다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인 보도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경쟁 상대후보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보도경향이
더욱 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강상현,1992).지역방송이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고,지역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의는 공공
저널리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지역방송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문제를 해결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의미이
다.지역방송은 지역문제를 더욱 밀착 보도하여,지역민에게 언론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공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
다는 것이다(김민남,2003).그러나 이런 공공저널리즘의 측면에는 다른 그림
자가 숨어 있다.지역방송이 스스로 속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유형무형의 보
이는 보이지 않는 영향’으로 인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감정에 치우친 방
송을 할 수도 있다.지역주의 보도는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할지는 몰라도 언
론보도의 기본 원칙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나아가서는 지역
민에게 왜곡되고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감정과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이른바 지역주의 문제를 지역방송이 더욱 자극하고 확대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다(주정민 2004).
위와 같은 문제 제기 속에 본 논문에서는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광주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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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지역방송이 뉴스를 통해서 지역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지키는 방송을 했
는지 아니면 지역감정에 충실한 불공정한 방송을 했는지를 연구 검증하고자
한다.

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범범범위위위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선거와 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구
분할 수 있다.첫 번째 유형은 가장 많은 연구형태로 선거보도에 대한 분석
이다.이는 다양한 선거양태(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에 따라 신
문이나 방송의 보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과 바람직한
선거보도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두 번째 유형은 선거기간에 미디어가
유권자의 인지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즉,매스미디어의 편
재성과 유권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침투성에 의해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매스 미디어 이용과 후보자에 대한 인지와 태도,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참
여의사결정과정 또는 투표행위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이
호영,2007).
이 논문에서는 역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치적 입장이 정반대를 보였고

전혀 다른 투표행태를 보인 광주와 대구라는 두지역을 택해 두지역의 지역언
론 그 가운데서도 최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광주·대구라는 영·호남의 대표적인 두 도시는 지역성과 지역감정이 역대

선거과정에서 가장 잘 드러나 왔다.역시 두지역의 방송과 신문은 지역성이
라는 이름으로 지역감정을 제작 방송과정에서 반영하고 이것은 의도됐던 의
도적이지 않던 기자의 내재화된 사상과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가
정아래 선거기간동안의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했다.2007년 18대 대통령 선거
를 통해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방송,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중앙에 예
산배분권 그리고 편짐권과 인사권이 집중된 KBS와 일부 인사권과 예산권이
중앙에 있는 MBC,그리고 예산과 인사 편집이 완전히 독립적인 지역민방인
KBC(광주방송)과 TBC(대구방송)등 모두 6곳의 지역방송을 대상으로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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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선 두지역의 지역방송이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선거보도의 양을 조사해
선거보도에 대한 해 보도의 적극성과 소극성을 비교해 본다.
이어서 대통령 선거의 보도형태가 단순한 사실전달에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심층적이고 해설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이를 위해서는 뉴스의
내용 가운데 대통령선거에 관한 기사가 어떤 형식의 보도를 하는지를 분류해
조사한다.심층적이고 다양한 보도가 1차적 전달보도 보다 더 상세하고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줄 수 있고,그것이 누적과 상승작용을 통해서 소위 ‘올바
른 선거 풍토’와 ‘정책선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서다.또,심층적이
고 해설적인 선거보도가 늘어날 수 록 지역방송의 선거보도가 단순한 중계성
과 정당의 행사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미디어가 중심적으로’보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역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지지후보가 극명하게 다른 두지역의
방송사들이 후보간 공정한 선거보도를 하고 있는 지를 검증해보기로 한다.
지역민들의 지지후보를 사전에 역대 대통령 선거결과와 여론조사 그리고 대
화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잘 알고 있는 방송국들이 선거보도에서 어떤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보도를 하는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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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제제제 111절절절 ---지지지역역역방방방송송송 뉴뉴뉴스스스보보보도도도 연연연구구구

방송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프로그램 공급체계의 중심이 중앙국 중심 공급
체계인가 지역방송국 중심 공급체계인가 하는 기준과 방송 채널의 전파 수신
지역범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 적인가 전국적인가 하는 기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한진만,2000).우리나라의 지역방송국은 KBS와 MBC가 지역방송사
와의 관계에서 각각 직할체제(KBS25개 지역방송국)와 계열체제(MBC의 19
개 계열방송사)를 유지하고 있으며,SBS의 경우 경인방송을 제외한 9개 지역
민방사와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김정기,2004).지역방송사들이 중앙 네
트워크 방송국에 의한 공급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상은 지역
방송이 지역사회의 여론형성과 지역문화발전에 중요한 몫을 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와 욕구를 반영해야 하는 당위성에서 볼 때 바람직하
지 않다(김정기,2004).임영호(2000)는 지역 방송 연구에서 공간 현상을 이해
하는 틀은 주로 ‘기술적·지리적 공간’이나 ‘규범적 공간’개념에 국한되어 있
고 사회과학적 문제의식에 따라 공간 문제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매우 적었다
는 점과 공간 이론을 통해 볼 때 방송학에서 사회과학적 문제의식 부족이나
이론적 빈곤은 두드러진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방송 등 지역언론은 지역분권의 실천 즉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복합된 지역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열악한 지역의 실정을 지역 시민이 인
식할 수 있도록 보도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론의 장
을 제공해 여론을 형성하고,나아가 국회의 입법과 행정부의 정책 수립 및
추진으로 이끌도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진로,
2004).강명현,홍석민(2003)은 로컬리즘 개념이 전통적으로 공간성을 강조하
던 로컬리즘의 패러다임에서 공유된 문화나 사회적 연대감에 초점을 맞춘 새
로운 차원의 로컬리즘,즉 사회적 로컬리즘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밝
혔다. 또 실제 사회적 차원의 요인들이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수용과정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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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공간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이나 지역방송의 시청동기 요인이 지역프로그램의 시청 정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방송이 지역성을 지니기 위한 조건으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지

역 뉴스 프로그램의 확대,지역 토착 프로그램의 개발,편성 차별화 전략 등
이 제시되기도 했다(전환성,2001).또한 지역 시청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와 관심,프로그램 기획과 구성작가 부문의 강화,사회 고발 프로그램의 강화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정상윤,2001).
이런 지역방송의 논의의 기초에는 지역방송은 비록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중앙방송의 거대한 영향력에서 보호되어야 할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기초하고 있다(임영호,2002).지역방송은 경제적인 측
면에서 보면 서비스 도달 범위가 작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
력을 얻고 있다(강명현·조정열,2003).
정치적인 차원에서 지역 방송국이 방송의 중앙집권적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류한호,2005)는 주장과 중
앙집권과 권력의 절대화로 인한 언론의 중앙집권화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언론의 권력해체와 지역언론의 활성화에 대한 주장도 있다(김형기,
2001;민형배,2003).
박소라·마동훈(2000)은 지역방송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공공성,지역성,이

익성,문화성으로 정리했다.공공성은 지역방송이 공공성을 지키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하고 지역성은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권리
를 보호하고,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이익성은 지역언론으로서 지역방송이 해당지역의 이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
야 한다는 것이고,문화성이란 지역방송은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고
계승하여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방송은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며,지역발전을 견인하

는 매개체로서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주정민,2004).지역방송은 지역문화
의 창조자,매개자 발굴 및 육성자,전승 및 교육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



- 15 -

여야 하며,지역민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또한 지역방송은 문화의 비평,비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문
화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환성,
1997).지역방송은 지역문제를 더욱 밀착 보도하여,지역민에게 언론에 참여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공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야 한다는 것이다(김민남,2003).이강형은(2006)지역민들의 ‘지역 정체성’이
지역뉴스 시청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역 정체성’의
다양한 구성요인들 가운데 지역의 발전과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
고 있고 지역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관여도’가 지리적 공
간 귀속감이나 정서적 유대감보다 훨씬 더 지역민들의 지역뉴스 시청형태를
잘 설명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역사회의 여러 사안들을 뉴스로 만들어 보도하는 과정에서 주정민․박복

길(2007)은 뉴스를 사회적 실체의 반영물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하나의 틀로서 파악하는 뉴스 프레임(newsframe)의 관점에서 지역TV의 뉴
스를 연구한 바 있다.뉴스 프레임 연구는 뉴스가 객관적 사실을 상징적 현
실로 구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해석과 이해,의견에 영향을 미치
는 하나의 창이나 틀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뉴스가 사회적으
로 생산된다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에서 비롯된다.첫째는 뉴스가 관료
적인 미디어 조직을 통해 특정한 유형과 범주로 생산된다는 점이고,둘째는
뉴스가치를 구조화함으로써 그러한 유형과 범주 내에서 특정 기사를 선별하
고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고,그리고 셋째는 수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뉴
스기사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기자를 수동적인 수신자나 정보수집가가 아닌 능동적인 중개인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도 있다.기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맞게 사건을 창조적
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더구나 뉴스보도에
있어서 편견은 의도적인 음모가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다.기자 스스로 지니고 있는 특정한 세계관 속에 사건들을 해석하려고 시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동료기자,일반 독자나 시청자 등)을 의식
해서 ‘자기검열(self-censorship)’을 하게 된다.그런 점에서 지역방송 기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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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과 같은 보편적인 뉴스기준을 따르기는 하지만 이를 뉴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언론인으로서 갖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점이 작용할 수밖에
는 없다.따라서 지역방송 뉴스는 오늘날 ‘지역’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울타리
속에서 ‘합의된’지역성에 부합하는 뉴스일 뿐이며,따로 존재하는 불변적인
뉴스가치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 아니다(남궁협 2007).
지역은 제한된 공동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학연과 지연에 의해 주요 의사

결정과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지역방송 뉴스는 지역사회
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 공정하게 감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특정집단
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경우
가 있다.아울러 논쟁적인 공공사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달리하게 되면 쌍방
의 관점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다(정상윤,2003).이런 관점에서
주정민(2004)은 지역방송이 지역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게 되면,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가치인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
다고 밝힌다.지역방송이 지역문제에 대해 적극 관여하고,다른 조직·기관들
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 뉴스 의제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당
면한 문제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보도는 지역발
전을 위해 일부분 필요할지는 몰라도 언론보도의 기본 원칙인 객관성과 공정
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궁협 안주아(2007)는 지역방송의 뉴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이템 수 및 길

이에 있어 방송국간 차이가 분명했지만 대안의 제시나 기획취재는 거의 없었으며
각 사별 뉴스의 중복성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보도형식이 단순하고 앵커
및 기자의 성별편중도 심했으며,사회관련 뉴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지
적하고 지역뉴스를 위한 대안으로 첫째,뉴스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자인
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둘째,뉴스 아이템의 수를 줄이고 개별 기사
의 길이를 늘려야 한다.아이템의 수를 줄이는 대신 개별 기사의 길이를 늘임으로
써 심층보도를 유도하여 알찬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셋째,뉴스 제
공자로서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앵커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넷째,지역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분석적 뉴스를 개발과 다섯째,전문가 풀의 활용이 필요하
다.이를 통해 지역방송 뉴스가 신뢰성을 회복하고 다양성과 심층성을 실현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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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제시했다.

제제제 222절절절 ---지지지역역역감감감정정정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조경근(1987)은 정치사회화 시각에서 본 영호남간의 지역감정 실재와 악화
및 그 해소에서 지역감정은 “지연에 기초하여 여타 지역민에 대한 부정적이
고 편견적인 속성의 심리상태”라는 정의에서 보듯이 지역감정은 부정적·편견
적 속성을 강하게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밝혔다.즉 타 지역(민)에
대한 부정적․배타적 감정 및 시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타 지역민에 대한 부정적 의식의 지역감정은 일반적으로 편견과 고

정 관념의 산물로 이해 될 수 있다.편견이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식은 쉽게 고정관념이 되어 사람들의 행동과 의사결정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김진국(1988)은 “지역적 연고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

는 집단 적대감”을 지역감정이라고 정의했다.후자는 전자의 감정적인 편견에
덧붙여 그 행동적이고 인지적인 요소인 지역갈등까지 포괄한다고 보아 현실
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감정의 정의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여
기서 집단 적대감은 다음의 세가지를 구성요소로 한다.첫째는 고정관념이라
는 집단 적대감의 인지적 요소이고,둘째는 편견이라는 집단 적대감의 감정
적 요소이며,셋째는 차별이라고 하는 집단 적대감의 행동적 요소이다.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대인관계는 그냥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공

동체를 공유하는 연줄로 연결되는 내집단 성원과의 관계이다.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단절되는 관계가 아니라,연줄로 연결되는 공통의 생활
공간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정’이라는 심정자원을 주고받는 교류다
(한규석․최상진,1999).한국사회의 여러 관계적 특성 중 연고주의는 특히
한국 정치문화와 상호작용하면서 특이한 정치풍토를 형성해왔다.장기간의
군부통치로 인한 파행적 정치문화는 건전한 정당정치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
고 인물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했다.민주적 절차와 이념에 근거한 합
리적 정당체제가 중심이 되면서 정당을 통한 정권 창출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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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권을 통한 정당 창출이라는 모순적인 과정들이 반복되어 왔다(백선
기,1995).우리사회의 영․호남 지역 감정문제는 1960년대 이후 박정권의 호
남지역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차별정책으로 시작되었다.이후 유신체제와 5
공화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지역감정을 계속 악용하였고,지역간 대립
은 더욱 심각해졌다.
지역감정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던 1987년 13대 대선 이후,지역감정은 우

리 정치의 결정적인 변수로 자리 잡았다.안동진(2003)은 17대 대통령 선거
보도과정에서 지역방송기자들에게 압력을 미치는 기재를 조사한 결과 복수응
답으로 진행된 지역 방송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을 묻는 설문에서
58명 중 44명이 언론 조직 내부라고 답해 지역방송사 내부의 간섭이 지역방
송인에게 가장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에 응한 58
명의 기자들 중 해당 지역 출신이 55명이라는 점에서 내부압력은 더욱 지역
성과 결부돼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2-1>지역방송기자들에게 압력을 미치는 기재

언론조직내부 학연 경제계 정치권 지역민
44/58 19/58 11/58 11/58 11/58
지연 관료 사회 혈연 대주주 시민단체
10/58 4/58 3/58 1/58 1/58 1/58

복수응답,단위 :명,안동진 2003에서 재인용

이런 언론조직 내부의 간섭은 지역감정이나 민감한 문제,특히 정치적 동
류의식 동질의식 등과 결합할 때는 부정적인 지역적 편향을 부추기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방송 기자는 뉴스를 취재하고 제작해서 편집 방송하는 일상적 과정에

서 지역사회의 독특한 정서와 행위규범과 내면화된 가치관이 뉴스선택 행위
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안동진의 조사에서 언론조직 내부에 이어 19명
의 학연 관계자가 압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했다.큰 의미에서 학연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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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고등학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이런 학연도 지
역사회 그리고 지역성의 범주로 볼 수 있다.다음으로 정치권의 압력이 11명
이라고 밝힌 점도 우리나라처럼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정치세력화 돼 있고 지역별 지지정당이나 후보가 확실히 다른 현실에서는 의
미가 크다.지역방송의 방송기자들은 대통령 선거와 같은 가장 큰 정치적 이
슈가 발생하면 누적성의 효과와 경험의 효과에 의해 지역민의 특정후보에 대
한 지지를 잘 알고 파악하고 있게 된다.이는 정치인의 출생과정에서부터 학
연 그리고 지연을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하면서 파악되고 기자의 학연을 통
해 동료의식으로 구체화 되며 지속적으로 지역언론이나 중앙언론을 통해서
반복되는 여론조사,지역민들의 이야기,대화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더욱 다져지고 신념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지지기반이 강한 정치권
도 지역방송 기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제도화된 기관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은 그 지역의 지배정당이
되며 지역민의 지지여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누적됐던 투표 결과와 선거기간
동안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결국 이런 상황에서 기계적 공
정보도를 외치면서 암묵적으로는 지역의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유추할 수 있다.정치 보도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균형성은 당연히 필요
한 것이지만,특정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정당과 지지기반이 약한 비지
배정당의 활동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지배정당은 그 지역에서
활발한 정치활동과 다양한 지역민의 네트워크 그리고 자기 정당을 지지하는
많은 지역방송 시청자라는 힘을 갖게 된다.
지역민의 압력과 지연도 지역방송기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려는 지역 방송기자들에게는 큰 부담으
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더구나 일방향성의 보도가 아닌 쌍방향성의 보도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공정하고 객관적인 보
도를 했다하더라도 지역민의 민의(民意)가 이를 거부한다면 지역미디어로서
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공정한 보도였다 하더라도 지
역적 정서와 다른 논조가 나타난다면 지역민은 직간접적으로 지역 언론에 압
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직적인 결속으로 새로운 여론을 조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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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진,2003).이점에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뉴스는 선택과 배열의 과정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고,그 의미는 기존의 사회질서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해
석을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수반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다
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남궁협 안주아,2007)
결국 지역민과 지역사회에서는 지역방송을 통해 지역성과 지역주의의 메시

지를 누적적으로 받으며 지역성과 지역주의 나아가 지역감정을 더욱 강화하
면서 그에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는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지역방송
에 이런 메시지의 송출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특히,지역기반의 우리 정당
들은 지역민에게 지역방송을 통해 역시 ‘암묵적인 목표’로서 선거승리의 메시
지를 전하고 지역방송과 지역방송 기자들에게 이 ‘전투’에 동참하게 유도하는
것이다.이것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민(시청자)와 정치권 그리고 지역방
송 사이에 끝없는 순환과정을 통해 일어난다.(안동진,2003)
정상윤(2003)이 지적한대로 지역은 제한된 공동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학

연과 지연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따라
서 지역방송 뉴스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 공정하게 감시
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지
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아울러 논쟁적인 공공사안에 대해 서
로 의견을 달리하게 되면 쌍방의 관점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런 지역주의의 압력에 지역방송은 강상현(1992)의 지적대로 공정성
윤리는 ‘지역적 주관’에 의해 매몰되고 기존의 지역감정이나 비합리적 지역주
의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편승하면서 지역의 지배적 정서와 합류하
는‘지역기관지’가 되는 것이다.
지역감정과 선거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지역감정은 선거라는 특히 대
통령 선거라는 극명한 지역별 선호와 이익이 대비되는 쟁점을 통해서 더욱
확대되거나 강화될 수 있고 정치인들도 손쉬운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서 정책
대신에 감정적인 지역감정을 선택하기 쉬운 현실이다.문석남,정근식,지병
문(1994)은 정치적 정당성이 허약한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이 특정지역을 선택
보호 육성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을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한다.이것이 지방자치제의 실현과 함께 위축된 지역의 자율성이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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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지역 주민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증폭되었다고 한다.그러나
개개의 지역민인 경우 여전히 집단화가 어럽고 정치권력도 그들의 업적을 보
다 손쉽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양쪽 모두 언론을 이용하게 된다고
지적한다.조기숙(1998)은 한국 정치에서 ‘지역감정’은 미국에서 “인종차별”
쟁점과 같이 선거과정에서 전형적인 쉬운 쟁점에서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첫째,수단보다는 목적성향이 강해 감정에 호소할 수 있어 오랜
기간 쟁점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 둘째,부도덕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정
당구조 재편과 해체를 가능하게 할 정도로 위력적이라는 점 셋째,쟁점의 발
생원인이 정치인들의 유권자 동원행위에 의해 정치쟁점화 되었다는 점 넷째,
단기간의 정치쟁점이 아니고 여러 쟁점과 융합되거나 은밀화 되면서 장기간
계속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브래드쇼(Bradshaw,1995)가 제시한 좋은 선
거캠페인 소재의 속성인 명료성(clear), 간결성(concise), 강한 호소력
(compelling),관련성(connected),대조성(contrasting),신뢰성(credible)들을
지역정치와 지역감정은 모두 갖추고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감
하지만 다루기 쉽다.
박정순(1989)은 정보원으로서의 언론은 특정 사안이나 사회적 대상물에

대한 이미지와 의견의 형성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여론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집단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이
해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조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정순(1990)은 또
실제 대선기간동안 나타났던 언론의 유세장 폭력보도와 같은 선정성이 상대
집단에 대한 배타성의 강화와 내집단의 확대인식의 성향을 증폭시켜 주는 역
할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런 관점에서 언론이 지역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의제를 설정하고,정의하는 게이트키핑 과
정에서 의도적이거나 또는 비의도적인 편파성과 지역주민에의 동조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여론화와 집단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지역감정에 적지않은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특히 지방언론은 극도의 지역이기주의와 타지
역에 대한 배타성을 자극하는 보도내용으로 지역감정을 확산,증폭시키는 중
요한 메카니즘으로 작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김영호 1992).
실제로 강상현(1992)의 연구에서는 지난 제14대 대선을 앞두고 특히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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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후보 연고지인 부산과 광주지역의 지방신문에 나타난 보도양상을 실증적으
로 비교분석해 본 결과,지방신문들은 각기 지역연고를 갖는 후보자들에 대
해 보다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인 보도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그보
다도 오히려 경쟁 상대후보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보도경향이 더욱
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김세철(1993)은 광주와 대구 지
역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역감정에 대한 언론인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언론
의 영향력은 조성된 지역감정을 여론화 집단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로서 양 지
역 언론인의 3/4정도가 언론의 보도내용이 지역적 주관에 따라 공정성 윤리
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졌고,더 나아가 조사대상 언
론인의 2/3정도는 지역감정의 조성과 확산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적으로 관
여해왔음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감정은 이해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상층되는 선거과정에서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선거란 사회구조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그러므로 지역
성이 부정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은 선거기간 중에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김
영호,강준만,1995).또 지방자치시대 언론이 갈등해소에 나서고는 있지만 비
판적인 기능이 강하고 이는 지역이기주의의 분출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윤수,
장석영 2000).
권혁남(2002)은 우리 선거방송이 지역감정과 관련된 발언들을 마치 중계

방송하듯 보도하는 것은 선정주의와 상업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하고,결국 정
치에 대한 혐오감과 냉소주의를 조장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까지 경고하고 있다.

제제제 333절절절 ---공공공정정정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선거과정에서 방송이 담당하는 역할은 그 어떠한 매체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그런 만큼 선거방송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요구해왔으며,시민들
또한 방송이 특정 정치인을 은밀하게 지지하는 편파 보도를 중지하고,이른
바 ‘공정’한 보도를 할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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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에 따라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에서
는 언론의 공정보도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방송위원회는 물론 방송인 스스
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또한 학계에서도 다양
한 차원에서 공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법적인 측면에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강제하는 것은 1994년의 공직선거법인데,이 법안에 나타난 언론관
계 규정은 법률의 명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부정방지에 그 초
점이 놓여져 있다.즉,선거의 자유 내지 자유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은 매우 규제적이라 할 수 있다(성낙인,2002).구체적으
로 공직선거법에 나타난 언론관계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제제제8888조 조 조 조 ((((언론기관의 언론기관의 언론기관의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공정보도의무공정보도의무공정보도의무) ) ) ) 

방송방송방송방송․․․․신문신문신문신문․․․․통신통신통신통신․․․․잡지 잡지 잡지 잡지 기타의 기타의 기타의 기타의 간행물을 간행물을 간행물을 간행물을 경영경영경영경영․․․․관리하거나 관리하거나 관리하거나 관리하거나 편집편집편집편집․․․․취재취재취재취재․․․․집필집필집필집필․․․․보도하는 보도하는 보도하는 보도하는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정당정당정당정당

의 의 의 의 정강정강정강정강․․․․정책이나 정책이나 정책이나 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후보자후보자((((후보자가 후보자가 후보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되고자 되고자 되고자 하는 하는 하는 하는 자를 자를 자를 자를 포함한다포함한다포함한다포함한다. .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조에서 이조에서 이조에서 이조에서 같다같다같다같다))))의 의 의 의 정정정정

견 견 견 견 기타사항에 기타사항에 기타사항에 기타사항에 관하여 관하여 관하여 관하여 보도보도보도보도․․․․논평을 논평을 논평을 논평을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경우와 경우와 경우와 경우와 정당의 정당의 정당의 정당의 대표자나 대표자나 대표자나 대표자나 후보자 후보자 후보자 후보자 또는 또는 또는 또는 그의 그의 그의 그의 대리대리대리대리

인을 인을 인을 인을 참여하게 참여하게 참여하게 참여하게 하여 하여 하여 하여 대답을 대답을 대답을 대답을 하거나 하거나 하거나 하거나 토론을 토론을 토론을 토론을 행하고 행하고 행하고 행하고 이를 이를 이를 이를 방송방송방송방송․․․․보도하는 보도하는 보도하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공정하게 공정하게 공정하게 

하여야 하여야 하여야 하여야 한다한다한다한다. . . . <<<<개정 개정 개정 개정 1997. 1997. 1997. 1997. 11. 11. 11. 11. 14> 14> 14> 14> 

공직선거법에 의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치러진 각 종 선거의 선거방송
심의 결과에 따르면,제재사유별 현황은 여론조사보도관련 규정 미준수가 가
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공정성 위반 관련 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방송위원회
웹사이트 자료).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방송순서의 배열과 내용의
구성 등이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각 방송사도 선거보도시
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언론이 지켜야
할 보도원칙들을 만들어 제작현장에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보도준칙은 대체
로 공직선거법과 방송위원회의 심의요강 등을 기본 틀로 하여 만들어졌다.
KBS는 방송의 지침서 내지 가이드로서 선거방송에 대해 몇 가지 준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선거방송 보도의 일반원칙을 ‘독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두고 있고,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균등성’및 ‘불편부당의 처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MBC는 보도 준칙 전문에서 "선거관련 방송의 보도,제작과 편성,송출에
있어 언론본연의 책임과 양식에 따라 공명선거 실현과 유권자의 최선의 선택
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정확성을 토대로 한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고 부정적 선거 행태의 철저한 감시를 통해 선거문화의 올바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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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을 목적으로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SBS의 선거방송 목표는 ‘정치적 중립,
공정성,객관성을 견지하고 선거관련법을 준수함으로써,시청자들이 올바른
주권행사를 통해 민주사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함’에 두고 있다.
선거방송의 기본원칙으로는 ‘정치적 중립’‘공정성’‘형평성’및 ‘객관성’을 근
간으로 하고 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규제체제를 정리해보면,최상위에
는 공직선거법,그리고 방송위원회의 심의 규정,방송사의 보도준칙 그리고
이러한 상위개념들이 내재화된 기자의 주관적 인식들이 구성된다고 할 수 있
다.즉,공직선거법으로부터,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규정,그리고 이에
근거한 보도준칙들은 실질적으로 방송인에게 형식적 공정성의 준수를 중요시
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공정성만 준수하면,정치권,방송위원회,그리고 방
송사내에서 특별한 압력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다양한 층위
에서 형식적 공정성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제재가 존재한다.
(이창현,2002)

<그림2-1>선거방송의 제작과정에 미치는 상위요소들

선거법
(공직자 선거법:규제지향)

↓
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규정

(공정성,형평성,사실보도,정치적 중립,객관성 강조)
↓

방송사의 보도준칙
(독립성,공공성,공정성,객관성)

↓
제작자 주관적 인식

(양적인 균형:시간과 순서)
↓

선거방송의 내용
(양적 균형에 입각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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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현,2002)

저널리즘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있어왔다.
로젠그린(1980)은 보도원칙으로서 진실성과 관련성,중립성 및 균형성을 강조
하고 있으며,앞의 두 요소를 ‘인지적 차원’으로,뒤의 두 요소를 ‘평가적 차
원’으로 구분하고 있다.한편 이민웅 외 2인(1993)은 공정성의 개념구조를 진
실성,적절성,균형성,중립성,다양성,독립성의 6개 차원으로 구분한 바 있
다. 이와 같이 공정성의 개념은 단순한 양적 균형을 넘어 다양한 가치 평가
의 요소를 담고 있다.선거보도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원칙
으로서 진실보도,공정보도,유용한 보도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김
무곤,2002).
공정보도의 원칙은 넓게는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것과 함께 어떤 보도에서든 이중 기
준을 적용하거나,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중요한 사실을 생략하거나,사
실의 일면만을 다루거나,사실을 오도하지 않는 보도제시를 지칭한다(이효성,
2002).이러한 중립적 보도와 논평을 지칭하는 공정보도는 사실성과 불편부당
성을 포괄하는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권혁남,2006).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진실보도와 유용한 보도는 모두 공정보도를 구성하는 개념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양적 측면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뤄졌는

데,대표적인 것은 동등시간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권혁남,
2006).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들 원칙들은 공정한 방
송기회를 나눠주려는 취지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뉴스보도의 영향력에 따른 이에 걸맞는 공정보도의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 검증 연구보다는 제시형 연구가 많고 공정성의 실체
에 대해서도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보다는 객관적 양적인 측정에서
그치는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다.구교태(2007)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방송보도
에 나타난 중앙 방송 3사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 선거방송보도는
취재원 중심의 선거보도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생활 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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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의해 선거보도 빈도가 많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시민저
널리즘 주창자들이 제기한 정책이슈 중심의 긍정적 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공정보도와 관련하여 후보간 차별적인 보도시간과 참여(녹취,인터뷰)가 있

었으며,갈등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방송사간 보도태도가 차별적임을 알 수
있었다.강명구(1989)는 공정성을 사실성,윤리성 및 이데올로기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사실성에 있어서는 정확성과 균형성이,
윤리성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윤리성이,이데올로기성에서는 전체성과 역사성
이 주된 구성요소라고 한다.백선기(2002)는 공정성의 개념을 ‘사실성의 확보’
와 ‘균형성의 구축’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때,사실성의 확보란 모든 보도에
있어 전제로 두고 있는 ‘그 사건이나 사안이 실제로 정확하게 발생한 것이냐’
의 의문에 답하는 것이다.균형성이란 관련 사항들이나 제반 연계 부문들이
균등하게 취급되었으며,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하고 있느
냐를 묻는 것이다.특히,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승리자와 패배
자가 나누어지고,결과에 따른 수혜의 여부가 극명해지는 선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도원칙들을 따르기보다는 ‘공정성’을 근간으로 하고 이를 구체적
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선거보도를 통해 어떠한 정당이나 입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한다.둘째 선거사안 및 선거 관련 사안을 보도하는데
있어 한 축에 치우치지 않을 정도의 균형성을 지키도록 노력한다.셋째,여러
정당들과 입후보자들 모두를 보도할 경우는 모두들에게 균등한 시간 배분과
취급의 정도를 같이 하도록 한다.네째,경우에 따라 이 같은 원칙들이 지켜
지지 않을 경우,순차적으로 모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형평성에 입각
해서 보도한다.(백선기,2001)
장호순은 공정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
다고 말한다.
첫째,선거에 대한 부정적,냉소적 태도를 버리고 선거의 중요성을 부각시
켜야 한다.둘째,양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용적인 공정
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셋째,유권자들의 흥미를 돋구는 보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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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보도를 해야 한다.넷째,정책적으로 지역방송
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다섯째,TV토론을 언론사간의 경쟁 수단으로 만들지
말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선거 방식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활용해 한
다.
권혁남(1996)도 선거과정에서 방송이 수행해야할 역할이 막중하다고 밝히
고,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첫째,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와 후보들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둘째,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들의 요구와 생각을 전달해야 한다.
셋째,유권자들이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유도해야 한다.넷째,선거의 감시자 역할로서 정당과 후보자들을 감시,
비판하고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 부정선거를 가차없이 감시하
고 고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언론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기준과 정보를 제시하는 아주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정치 발전에서 언론의 역할은 지대하다.왜냐하
면 언론이 중간에서 정보를 왜곡하거나 기준을 잘못 제시한다면 선거를 망치
게 되고 정치 발전을 후퇴시키기 때문이다.현대 선거를 미디어 선거라고 하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탁진영・구교태,2006).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선
거보도행위와 관련하여 언론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는 사실
적인 정보를 공정하게 보도했는가에 모아진다(김춘식,2006).선거보도에서
언론은 미디어 이용자들의 이슈 인식,후보 평가,투표행위 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선거 기간 동안 언론의 선거보도 방식은 지속적인 연구대
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선거보도 특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지
역방송의 공정성은 지역방송이 속한 지역의 정치적 특성이나 선호와 관련해
더욱 검증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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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앞장에서 지적한 지역방송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보도태도를 분석하기위해
우선 지역방송의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 보도의 양을 측정했다.우리나라 정
치가운데 가장 큰 선거인 대통령선거는 자칫 국가적인 사안이고 전국적인 사
안으로 간주되는 실정에서 어느정도의 적극적인 보도를 하는지를 보기 위해
우선 연구문제 1을 설정 했다.

<연구문제 1>지역방송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 보도양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1-1.광주지역 방송사들은 대통령 선거 관련 TV뉴스를

어느 정도 보도 하고 있는가?
연구문제1-2.대구지역 방송사들은 대통령 선거 관련 TV뉴스를

어느 정도 보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지역방송의 뉴스는 지역사회를 더 많이 보도하고,긴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하고 짧은 기사를 줄여야 하며 탐사보도와 시리즈 뉴스,
현장 인터뷰를 더 많이 보도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정상윤,2003).남궁협 안주아(2007)는 지역방송의 뉴스 분석
을 통해 대안으로 뉴스 아이템의 수를 줄이고 개별 기사의 길이를 늘려야 한
다고 지적했다.특히 선거방송 보도가 관행적으로 정치인의 단순한 의제 전
송(agenda-sending)에 주목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주요 캠페인 의제 설정
(agenda-setting)을 하고자 노력하는지를 다양한 분석수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캠페인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중요한 분석틀일 수
있다.지역방송의 대통령 선거보도가 단편적인데 머물고 있는지 심층적이고
해설적인 선거보도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를 검증하기위해 연구문제 2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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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지역방송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 보도는 심층적이고 해설적인
가?

연구문제2-1.광주지역 방송사들은 대통령 선거 관련 TV뉴스를
심층적이고 해설적으로 하고 있는가?

연구문제2-2.대구지역 방송사들은 대통령 선거 관련 TV뉴스를
심층적이고 해설적으로 하고 있는가?

지역방송이 지역주의에 의거해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사회가 지지하는 후보
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이 결과 보도의 양에 있어 차이가
날수 있다는 가정아래 선거보도의 쟁점이 되어온 후보 간 공정보도의 정도를
양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박정순(1990)은 실제 대선기간동안
나타났던 언론의 유세장 폭력보도와 같은 선정성이 상대집단에 대한 배타성
의 강화와 내집단의 확대인식의 성향을 증폭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
하고 있다.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했다하더라도 지역민의 민의(民意)가
이를 거부한다면 지역미디어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공정한 보도였다 하더라도 지역적 정서와 다른 논조가 나타난다면 지역
민은 직간접적으로 지역 언론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직적인 결속으로
새로운 여론을 조성하기도 한다(안동진,2003).제14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 연고지인 부산과 광주지역의 지방신문에 나타난 보도양상을 비교 분석
해 본 결과,지방신문들은 각기 지역연고를 갖는 후보자들에 대해 보다 호의
적이거나 긍정적인 보도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경쟁 상대후보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보도경향이 더욱 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강상현,1992).
대선보도에 대한 지역방송의 공정성을 검증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세 번재

연구문제를 설정했다.지역방송의 공정성을 측정하기위해 후보들의 출신지역
이나 정치적인 지지기반에 상관없는 동등한 기사취급이라는 기계적 공정성을
공정성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았다.대선관련 기사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방송이 지역출신 후보와 다른지역 출신의 후보를 취급하는 것을 측정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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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측정자료로 삼았다.특히 텔레비전 뉴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
뷰와 녹취를 지역출신 후보와 다른지역 출신후보가 어느정도 횟수로 취급됐
는지를 통해서 공정성의 척도로 삼았다.

<연구문제 3>지역방송은 대통령 선거 후보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
하였는가?

연구문제3-1.광주지역 방송사들은 대통령 선거 후보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 하였는가?

연구문제3-2.대구지역 방송사들은 대통령 선거 후보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 하였는가?

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위의 연구문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2007년 대통령선거 보도과정에서
광주와 대구의 지역방송 선거방송보도 경향을 살펴보았다.광주광역시의 광
주방송KBC,광주MBC,광주KBS공중파 방송 3사와 대구광역시의 대구방송
TBC,대구MBC,대구KBS,공중파 방송 3사 등 6개 지역방송의 저녁뉴스를
분석했다.광주방송과 대구방송은 SBS의 8시 뉴스이후 8시 20분에서 25분부
터 시작되는 8뉴스와 프라임뉴스를 광주MBC,광주KBS,대구MBC,대구KBS
등은 9시의 MBC뉴스데스크와 KBS9시뉴스 이후 각각 9시 30분경에 시작
하는 지역방송 뉴스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분석 방법은 6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뉴스 다시보기 기능을 통해 12월

1일부터 12월 18일 까지 모두 108회의 뉴스를 코딩했다.당초 분석 시기는
제17대 대통령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감하는 다음 날인 11월 27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12월 18일까지 총 22일간을 계획했으나 사전조사 결과 대구MBC
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기능이 12월 1일부터 가능해 6개 방송모두
12월 1일부터 18일로 결정했다.
연구문제1의 검증을 위해 우선 위 기간동안 각 방송사의 대선관련 기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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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측정해 대통령선거라는 이슈를 두고 지역방송은 어느정도 보도를 했는
지 우선 양적으로 측정했다.기사의 길이나 내용,형식에 상관없이 대통령 선
거와 관련된 기사는 모두 코딩했다. 대구와 광주 지역별 차이와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양적인 차이를 조사했다.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 낭독의 스트레이트와 앵커의 리드멘트와

기자의 설명 그리고 인터뷰가 들어가는 리포트 형식의 기사 등으로 나눠 적
극적인 기사인지 소극적인 중계성 기사인지를 구별했다.

<표3-1>대선기사 보도형태 분류

보도 형태 음성 영상 길이
1.스트레이트 앵커 영상 20“~40”

2.리포트 앵커리드멘트
기자녹음 영상+인터뷰 1‘20“~1’40”

3.현장중계 앵커리드멘트
기자현장낭독 현장영상(+인터뷰) 1‘20“~1’40”

4.해설 앵커질문
기자대답

스튜디오영상
+

현장영상
+

인터뷰
2‘~3’30“

이런 점에서 뉴스의 형태를 사전에 예비조사한 결과 나타난 기사의 형식을
표와 같이 4가지로 구분했다.보도형태에 있어서 앵커가 단순히 현장 화면을
바탕으로 읽는 형식의 기사와 앵커의 리드멘트가 있고 기자가 상세히 육성으
로 사안을 설명하는 (앵커+기자+현장화면)의 기사유형에 따른 갯수를 측정했
다.
우리나라 방송뉴스의 관행은 아나운서나 앵커가 사운드 바이트 없이 읽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길어야 40초 정도로 제한되고 있고,1분 이상의 기
사는 대체로 현장 취재기자가 등장하고 기자이외의 인물이 취재원으로 보도
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연구문제3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 기사에서의 후보별 언급 횟수를 세밀하게



- 32 -

나누어서 분석했다.대통령 선거 뉴스의 경우 사전 조사결과 한 개의 기사에
후보자 한명을 다루는 경우와 두 명 이상의 후보자를 한 기사에 다루는 경우
가 있어 두 명 이상의 후보가 한 기사에 나오는 경우에는 취급되는 후보 모
두를 나누어서 각각 1번의 취급으로 처리했다.그 결과 기사 갯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후보별 언급이 나와 이를 자세히 후보별로 분석했다.따라서 보도
기사 갯수보다 훨씬 많은 자세한 후보별 기사를 다룬 횟수를 정밀하게 측정
할 수 있었다.후보에 이어서 선거운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의 배우자를 다룬 뉴스 항목의 개수와 차이를 조사했으며 선거운동
기간 중 가장 많은 선거운동 방법인 정당의 유세,고위 당직자의 지원유세
그리고 공약발표 등은 후보와 별도로 측정 비교했다.무소속 후보의 경우 지
지자들의 지원 유세 등을 모두 측정 비교했다.
그리고 마지막 조사 항목으로는 양적인 측면에서 동등한 시간부여가 공정

성을 이루기 위한 의무라는 지적(권혁남,2006)에 따라,후보자별 취급빈도
외에도 후보자별 녹취와 인터뷰 사용 횟수를 분석하였다.
텔레비전 방송국의 인터뷰 사용 관행상 20초 이상의 긴 인터뷰를 사용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제한돼 있고,12초를 최대한의 인터뷰나 녹취 사용시간으로
방송국 보도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간 측정보다 몇 번 출연
했는지 횟수를 측정해 지역방송의 공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특히 뉴스에
서 사용되는 녹취나 인터뷰는 뉴스제작 사전 기획에 의해 주로 기자나 방송
국의 사전 계획이나 의도가 개입하기 쉽고 인터뷰의 내용을 발췌 편집하는
과정에서 기자의 의도가 나타나기 쉬운 적극적으로 사안을 보도하는 형식이
기 때문에 그 뉴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뉴스보도를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인터뷰에 대해 KBS방송제작 가

이드라인(2007)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뉴스 및 프로그램에서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증언’의 기능이다. 어떤 

사실에 대해 해설자나 진행자가 설명하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또는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사건 및 사태의 파악에 필수적일 때 인터뷰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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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터뷰나 후보의 발언을 편집한 녹취 등은 뉴스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별 녹취 및 인터뷰 횟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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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111의의의 검검검증증증

본 논문은 먼저 연구문제1지역방송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 보도양은 어느
정도인가?연구문제를 조사하기위해 광주와 대구 6개 지역방송의 12월 1일 부
터 18일 까지 저녁뉴스의 대선보도 양을 측정했다.먼저 각 방송사들의 대통
령 선거와 관련된 기사를 얼마나 취급하고 있는지를 측정했다.기사의 내용
으로는 대선후보의 득표활동과 유세 공약발표를 직접 언급한 기사와 배우자
정당 지지자들의 득표활동과 유세 공약 발표 등의 형식이 있었고,BBK관련
수사 촉구 회견,대선관련 시민단체의 단일화 촉구시위,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등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다.
각 방송사 별로 12월 1일부터 대통령 선거 전날인 18일까지 기사의 추이는

표와 같다.광주지역 3사의 기사의 보도갯수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표4-1>광주 대구 6사의 대선관련 기사 건수

방송사 기간 대선관련기사건수 방송사 기간 대선관련기사건수
KBC 18일 49 TBC 18일 52

광주MBC 18일 49 대구MBC 18일 61
광주KBS 18일 33 대구KBS 18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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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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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광 주  KBS

0

1

2

3

4

5

6

1 3 5 7 9 1 1 1 3 1 5 1 7

광주방송의 경우 18일 동안 49건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했으
며 5건의 보도를 한날이 이틀 이었고 4건이 3일 3건이 5일 2건이 5일 1건이
이틀 그리고 한건도 보도하지 않았던 날도 12월 6일 하루 있었다.광주MBC
의 경우 49건의 대선관련 보도를 했으며 5건이 하루 4건이 3일 3건이 6일 2
건이 6일 1건이 이틀로 나타났다.광주KBS의 경우 33건의 대선관련 보도로
광주대구 지역 6개사 중에서 가장 적은 양의 대선관련 보도를 했으며 4건이
하루 3건이 3일 2건이 6일였고,1건 만의 기사를 보도한 날이 8일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사 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가장 소극적 보도태도를 보
였다.
비교해 볼 때 광주지역 방송사의 하루 평균 대선관련 기사보도 횟수는

KBC(2.7),광주MBC(2.7),광주KBS(1.8)의 순서였고 광주지역 방송사들은 평
균 1일 2.4건의 대선관련 기사를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방송의 경우 18일 동안 52건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했

으며 가장 많이 보도한 7건을 보도한 날이 하루였으며 5건의 보도를 한날이
하루이었고,4건이 하루 그리고 3건이 7일로 가장 많았다.2건이 7일 1건이
하루로 전체적으로 2건 이상의 다양한 대선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다.대
구MBC의 경우 6개 지역방송가운데 가장 많은 61건의 대선관련 보도를 했으
며 5건이 3일,4건이 가장 많은 7일,3건이 4일,2건이 3일로 나타나 매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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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2개 이상의 대선관련 뉴스를 취급하고 있었다.대구KBS의 경우 50건의
대선관련 보도로 대구 지역 3개사 중에서 가장 적은 양의 대선 관련 보도를
했으며 5건이 하루 4건이 하루 3건이 11일 2건이 3일 였고,1건만의 기사를
보도한날이 2일로 나타났다.

<그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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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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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대 구  KB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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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방송사의 하루 평균 대선관련 기사보도 횟수는 대구MBC(3.4),
TBC(2.8),대구KBS(2.8)의 순이었다.대구지역 방송사들은 평균 1일 3건의
대선관련 기사를 방송해 광주지역 방송사보다 대선보도에 적극적 이었다.대
구지역의 방송사가 165개의 기사를 방송했고 광주지역 방송사가 132개의 기
사를 방송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송 계열별로 볼 때도 중앙방송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조직은

반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MBC계열이 가장 많은 대선관련 보도를 했고,
재정이나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앙방송에 예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 KBS계
열은 상대적으로 다른 방송에 비해 적었으며 재정이나 조직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인 지역빈방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공영방송의 구조상 중앙사의 종속적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지방국의 독립적 판단이었는지 여부와 기사 선택 기준 등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이나 인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민방의 보도량은 상당히 많은 양의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222의의의 검검검증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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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인 지역방송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 보도는 심층적이고 해설적인
가?는 지역방송이 17대 대통령 선거 보도에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하
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하고 단편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지역방송 뉴스의 심층성을 검증하는 연구문제이다.
마동훈(2001)은 지역방송이 진정한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뉴스를 통해 지역

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방안도 정책적인 측면
에서 연구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지역방송의 뉴스등 프로그램과 지역방송
의 경제적 독립성등의 연관관계를 지적했다.배현석(2002)도 지역 TV 뉴스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구 지역 세 공중파 TV 방송국의 뉴스가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투자는 시청자들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를 낮
추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나쁜 시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른 미디어
에 비해 지역의 공중파 방송국이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높은 재정 및 지원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정민 박복길은
(2007)지역방송 뉴스의 지역연관성은 심층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혔
다.지역방송 뉴스가 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객관성을 띠는
것도 중요하지만,지역과 관련된 심층적 보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지역방송 뉴스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 맥락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심층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였다.따라서 지역방송사들이 대통령선거에서 스스로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서 스스로 주요 캠페인 의제 설정(agenda-setting)을 하고자 노력
하는지 정당 의제를 관행적으로 보도하는 의제 전송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기
위해 방송현장에서의 뉴스 형식을 4가지 형태로 나누어 조사했다.
보도형태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방송

국 보도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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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대선기사 보도형태 분류

보도 형태 음성 영상 길이
1.스트레이트 앵커 영상 20“~40”

2.리포트 앵커리드멘트
기자녹음 영상+인터뷰 1‘20“~1’40”

3.현장중계 앵커리드멘트
기자현장낭독 현장영상(+인터뷰) 1‘20“~1’40”

4.해설 앵커질문
기자대답

스튜디오영상
+

현장영상
+

인터뷰
2‘~3’30“

스트레이트 기사 형태의 경우 취재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글로만 40초 정도
의 분량으로 작성하면 카메라 기자가 영상을 적절히 맞춰 편집한후 제 3자인
앵커가 단순하게 낭독하는 형태이다.리포트 유형의 기사는 취재기자가 취재
후 전체적인 구성을 해 영상과 인터뷰 녹취 등을 배열하고 앵커의 리드멘트
까지 만든 후 자신의 목소리로 오디오를 입히면 카메라 기자가 가장 맞는 영
상을 입히는 방식의 사전제작이지만 훨씬 제작에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소
요되는 보도형태이다.그러나 스트레이트 기사와 달리 리포트는 심층적이고
해설적인 내용과 함께 현장의 인터뷰나 육성들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사건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강점을 가
장 잘 살 릴 수 있는 보도방식인 것이다.현장중계는 기자가 중계차등을 이
용해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설명하면서 영상을 함께 보내는 보도방식
으로 선거에서는 투개표 상황을 보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해설은
기자가 현장취재를 다녀온 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
해 인터뷰,현장 영상 등으로 보도물을 구상해 앵커와 함께 스튜디오에 출연
해 대담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스튜디오 진행인력 뉴스조정실의 인력 등
이 추가로 소요되고 분장과 의상 준비 등으로 가장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
되는 보도형태라고 볼 수 있다.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전문기자의 상세한
해설이 필요하거나 시청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뉴스의 경우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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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방송사로서 부담이 가는 경우는
해설 >현장중계>리포트 >스트레이트순으로 볼 수 있으며,시청자의 입장에
서 텔레비전 뉴스의 특성과 다양성과 심층성을 누릴 수 있는 보도형태도 똑
같은 해설>현장중계>리포트>스트레이트 의 순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대선후보의 보도형태를 연구하는 것은 이런 분류를 통해 방송사 혹은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대통령선거의 현안에 대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보도를
하기위해 노력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경마중계 방식의 전달만 했는지를 보는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표4-3>광주지역 3사 보도형태 분류
KBC 광주MBC 광주KBS

 1. 스트레이트 27 26 17

 2. 리포트 22 23 16

 3. 현장중계 ․ ․ ․
 4. 해설 ․ ․ ․

<표4-4>대구지역 3사 보도형태 분류
TBC 대구MBC 대구KBS

 1. 스트레이트 22 35 22

 2. 리포트 30 26 28

 3. 현장중계 ․ ․ ․
 4. 해설 ․ ․ ․
                                              χ2 = 18.962, df = 3, p<.001

<표 4-3>의 광주지역 3사 보도형태와 <표 4-4>의 대구지역 3사 보도형태
교차분석결과 광주지역방송과 대구지역 방송 보도형태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χ2=18.962,df=3,p<.001)
대선관련 기사 형태로는 리포트나 현장중계,해설이 그동안 연구에서 지역

방송 뉴스의 심층성 부족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설정하고 측정한 결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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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역 방송사의 경우 3개 방송사 모두 1번 형식의 단순한 앵커낭독에 영상
을 더해 방송하는 경우가 많았다.스트레이트 형식의 기사와 리포트 형식의
기사의 비율을 보면 광주방송의 경우 27:22였고 광주MBC는 26:23광주KBS
의 경우 17:16으로 나타나 광주방송의 경우 두 보도형식에 관한 차이가 다
른 공영방송에 비해 많았다.결국 인력과 제작 시간이 소요되는 형식의 기사
보다 단순한 전달형식의 기사를 민영방송이 가장 많이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점은 앞으로 민영방송의 제작여건과 인력 예산 등이 공영방송과
어떤 차이가 있는 가를 연구하는 점에서 더욱 상세한 뉴스 전반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구지역 방송사의 경우에는 반대로 대구방송과 대구
KBS의 경우 스트레이트기사보다 심층적이고 해설적인 2번 형식의 리포트 기
사가 더 많았다.대구방송의 경우 22:30였고 대구KBS의 경우 22:28로 나타나
광주지역보다 단순한 스트레이트 기사 보도의 형식에서 벗어나 심층적이 보
도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MBC의 경우만 광주지역 방송 3사
와 동일한 보도형태로 1번 스트레이트 기사와 2번 리포트 기사의 비율이
35:26으로 나타났다.(표 4-3,4-4참조)
이런 점은 특히 양쪽 지역의 방송국의 인력구보와 재정상황 그리고 지엽방

송국에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다고 유추할 수 있는 지역경제력의 차이가
연구 검증 되야 한다고 본다.특히 이번 대선연구에서 벗어나 기존의 연구자
들이 수행했던 지역경제와 지역방송의 인력구조 그리고 지역방송의 인력과
지역뉴스의 특징이 새로운 연구주제로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지역
방송 연구라는 이름아래 지역간의 격차와 현실 그리고 지역방송 간의 격차와
현실을 무시한 단순한 연구보다 기초연구로서 지역의 경제력이나 인구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장중계는 선거보도의 특성상 투표와 개표 그리고 당선자 속보 등의 경우

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돼 이번 선거운동기간에도 6개의 방송사에서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았다.해설의 경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직접 시청
자에게 상세하게 전달한다는 형식에서 선거보도가 단편적으로 흐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심층적인 보도와
시청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대됐지만 조사기간 중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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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뉴스가운데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결국 스트레이트 중심의 뉴스가 심층적이고 해설적인 분석적인 형태의 기

사와 비슷하거나 많아 심층적인 선거보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
다.연구문제 1에 대한 조사결과 절대적인 선거 보도 개수가 적었다는 점과
심층적인 보도의 부족을 양적으로만 볼 때도 선거기간 지속적인 심층,기획
보도의 중요성을 주장해온 기존 논의들과 비교해 볼 때 (탁진영,2005;권혁
남,2006),아직도 지역방송의 선거보도는 인력과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당의 의제를 단순하게 전달해주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특히 기존의 연구자들이 지적했던 긴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하고 짧은 기사
를 줄여야 하며,탐사보도와 시리즈 뉴스,현장 인터뷰를 더 많이 보도함으로
써 보다 수준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상윤,2003)역시
남궁협 안주아(2007)가 지역방송 뉴스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인력부
족 및 업무부담과 같은 인력구조의 문제가 대선이라는 큰 이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제제제 333절절절 ---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333의의의 검검검증증증

세 번째 연구문제인 지역방송은 대통령 선거 후보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 하였는가?를 검증하기 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우선 후보별
로 선거보도에 등장하는 횟수를 후보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정당 지지자 등으
로 나누어 양 지역을 비교해 봤다.
구교태(2007)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방송보도에 나타난 중앙 방송 3사의 보

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양적인 공정보도와 관련하여 후보간 차별적인 보도시
간과 참여(녹취,인터뷰)가 있었으며,갈등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방송사간 보
도태도가 차별적임을 알 수 있었다.
광주지역 3개 방송 뉴스에서 후보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소속 정당이나

지지자등의 기사 언급을 측정했다.사전 조사결과 한개의 기사에 두명이상의
후보의 동정을 거론하는 형식의 기사가 많아 한개의 기사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기 않고 그 기가에 거론된 후보들을 하나씩의 거론 항목으로 취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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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 결과 223번의 후보를 거론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된 후보는 이명
박 후보로 51건에 22.9%를 차지했다.이어서 광주전남지역의 정치적 기반을
둔 정당인 대통합 민주신당의 정동영(47건),민주당 이인제(43건),후보의 순
서였고,문국현(30건),권영길(27건),이회창(25건)으로 나타났다.광주지역 방
송사들은 영남지역 지지기반 후보인 이명박 후보에 가장 많은 언급을 했고,
이어서 정동영,이인제 후보의 순서였다.그러나 이인제 후보의 득표율
(1.07%)을 감안할 때 지역 지지기반 정당의 후보라는 점에서 득표율에 비해
결과적으로는 많은 언급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 순서는 대구지역
3사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243건 가운데 한나라당 이
명박 후보가 62건으로 25.5%를 차지했고,이어 15대 16대에서 70% 이상의
지지를 대구에서 얻은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2건 적은 60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통합 민주신당의 정동영(46건),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39건),후보의
순서였고,문국현(20건),권영길(27건),민주당 이인제 (16건)의 순서로 나타났
다.(표 4-5,4-6참조)

<표4-5>광주지역 3사 후보별 보도비율

후보 횟수 %
정동영 47 21.1
이명박 51 22.9
권영길 27 12.1
이인제 43 19.3
문국현 30 13.5
이회창 25 11.2
합계 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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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대구지역 3사 후보별 보도비율

후보 갯수 %
정동영 46 18.9
이명박 62 25.5
권영길 39 16.0
이인제 16 6.6
문국현 20 8.2
이회창 60 24.7
합계 243 100.0

χ2 = 31.230, df = 5, p<.001

<표 4-5>의 광주지역 3사 후보별 보도와 <표 4-6>의 대구지역 3사 후보
별 보도 교차분석결과 광주지역방송과 대구지역 방송 후보별 보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χ2=31.230,df=5,p<.001)
광주지역의 방송 뉴스는 이회창 후보에 이어 지역의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할 정동영 이인제 후보의 취급이 비슷하게 나타났고,대구지역 방송뉴스는
역시 지역의 정치적인 기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
보에게 절반이 넘는 122건 50.2%의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기
반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태도를 가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음은 후보의 배우자를 언급한 뉴스 항목을 조사한 결과 대구지역 3사의

경우 12건의 기사를 후보 배우자를 언급했다.그러나 이회창 후보 배우자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이명박 후보 3건 권영길 후보 2건으로 나타났
다.후보보다 더 지역지지기반을 가진 후보들을 편중해서 보도한 것으로 나
타났다.광주지역 3사의 경우에도 모두 6건의 후보 배우자에 대한 기사를 다
루었지만 정동영 후보에 관한 기사가 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명박 후
보가 1건에 그쳤다.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단순히 지역방문 등 동정을
중계하는 형식의 기사가 대부분이어서 후보의 배우자가 지지기반이 강한 지
역을 방문한 것은 단순보도한 결과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표



- 46 -

4-7,4-8참조)

<표4-7>광주지역3사 배우자 보도비율

후보 갯수 %
정동영 5 83.3
이명박 1 16.7
합계 6 100.0

<표4-8>대구지역3사 배우자 보도비율

후보 갯수 %
이명박 3 25.0
권영길 2 16.7
이회창 7 58.3
합계 12 100.0

후보와 배우자 외에 선거운동은 정당후보의 경우 당의 공약발표와 유세 지
원유세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도 지지자들의 지
원유세 등이 이어진다.이런 정당이나 지지자들의 지원유세도 선거운동의 일
환이라고 봐야하므로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보도하는지를 측정했다.
광주지역 3사의 경우 전체 99건의 이와 관련한 기사 가운데 이명박 후보의

한나라당 행사나 지원유세 공양 발표 등의 정당차원의 선거활동을 보도한 경
우가 38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38,4%의 비율을 보였고,이어서 정동영 19건,
이회창 16건,이인제 12건,권영길 8건,문국현 7건의 순으로 나타나 이명박
후보의 한나라당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표 4-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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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9>광주지역 3사의 정당 지지자 보도비율

후보 갯수 %
정동영 19 19.2
이명박 38 38.4
권영길 8 8.1
이인제 12 12.1
문국현 7 7.1
이회창 15 15.2
합계 99 100.0

<표4-10>대구지역 3사의 정당 지지자 보도비율

후보 갯수 %
정동영 36 21.7
이명박 47 28.3
권영길 30 18.1
이인제 7 4.2
문국현 8 4.8
이회창 38 22.9
합계 166 100.0

대구지역 3사의 경우에는 전체 166건의 정당 활동이나 지지자 관련 기사가
운데 이명박 후보의 경우 47건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이회창 후보 38건 정
동영 후보 36건 권영길 후보 30건 문국현 후보 8건 이인제 후보 7건의 순으
로 나타났다.(표4-10,참조)특히 대구의 지역지지기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경우 전체 보도건수의 51%가 넘어 편중
현상을 보여줬다.광주의 경우 한나라당 관련 기사가 38.4%로 높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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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역시 한나라당의 지역 활동을 단순 중계 형식으로 보도하는 기사양이
많아서 였으며,이런 점에서도 소극적 대선관련 보도태도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대구지역은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가 제1여당의 정당 활동보다 많은 건
수가 보도된 것은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정당
조직을 가진 후보의 정당 선거활동이 무소속 후보의 지지자 조직 활동보다
적게 보도됐다는 점이 방송사의 보도편향에 기인한 것인지 후보들의 특정지
역 치중하는 선거운동을 단순히 전달 중계하는 점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정밀
한 연구 검토와 조사가 앞으로도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지역방송의 대선보도가 자신들의 지역에 정치기반을 두거나 지지가

높다고 인정되는 후보에 더 많은 기계적 시간과 기회를 할애하고 있다는 점
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후보의 인터뷰나 녹취를 사용해 보도하는 것은 텔레비젼 매체의 특성을 가

장 잘 살리고 사전의 취재단계에서 인터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갖거나 취
재후 뉴스제작 과정에서 기자,편집자,데스크의 인터뷰 녹취 사용에 대한 적
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따라서 방송의 선거보도 TV뉴스의 공정성을 측정
하는데 후보별 인터뷰 사용빈도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한 ‘척도’라고 판단된다.
광주와 대구 방송사들의 뉴스 시간에 등장하는 후보의 인터뷰나 녹취를

개수대로 조사했다.광주지역 텔레비전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15건으로,이어
이인제 12건,이회창 11건,이명박 9건,문국현 6건,권영길 5건의 인터뷰나
녹취를 방송했다.대구지역에서는 이회창 19건,이명박 14건,문국현 9건,이
인제 7건,정동영,권영길 각각 6건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자기지역의
정치적 기반을 가진 후보를 가장 많이 방송했고,대구의 3개 방송사는 이회
창,이명박 후보의 인터뷰나 녹취를 정동영 후보에 비해 2배에서 3배나 많이
방송한 것으로 나타나 후보 보도 횟수와 더불어 지역 지지기반 후보에 대한
편중성이 광주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4-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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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1>광주지역 3사의 후보별 인터뷰·녹취 방송 횟수

후보 KBC 광주MBC 광주KBS 합계
정동영 5 6 4 15
이명박 3 5 1 9
권영길 3 0 2 5
이인제 4 4 4 12
문국현 2 4 0 6
이회창 2 4 5 11
합계 19건 23건 16건 58건

<표4-12>대구지역 3사의 후보별 인터뷰 녹취방송 횟수

후보 TBC 대구MBC 대구KBS 합계
정동영 2 1 3 6
이명박 4 3 7 14
권영길 2 1 3 6
이인제 2 2 3 7
문국현 3 3 3 9
이회창 6 4 9 19
합계 19건 14건 28건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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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논논논의의의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요요요약약약

대선을 통해서 본 광주와 대구지역 지역방송은 절대적인 기사 보도량이 부족했
고 심층보도보다는 단순한 사실 전달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분석적 뉴스
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지역 방송사의 하루 평균 대선관련 기사보도
횟수는 KBC(2.7),광주MBC(2.7),광주KBS(1.8)의 순서였고,광주지역 방송사
들은 평균 1일 2.4건의 대선관련 기사를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역
방송사의 하루 평균 대선관련 기사보도 횟수는 대구MBC(3.4),TBC(2.8),대
구KBS(2.8)의 순이었고,대구지역 방송사들은 평균 1일 3건의 대선관련 기사
를 방송해 광주지역 방송사보다 대선보도에 적극적이었다.대구지역의 방송
사가 165개의 기사를 방송했고 광주지역 방송사가 132개의 기사를 방송해 상
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방송들이 중앙방송에 비해 시간이나 인력 그리고 예산이 소요되는 심

층적 형식의 뉴스보다 단순히 앵커가 낭독하는 형식의 단순전달형의 뉴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광주지역 방송 3사가 대구지역
방송3사에 비해 단순한 전달에 그치는 스트레이트기사의 형식이 많이 방송됐
고,상대적으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리포트는 대구지역 방송3사보다 광
주지역 방송 3사가 적었다.이점은 앞으로 이번 대선보도 뿐 아니라 전체적
인 방송국의 인력구조와 뉴스의 형식,그리고 시청자 만족도 등을 지역의 경
제적인 여건과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연구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현
실을 무시한 단순비교는 무의비하다는 사실을 적시해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는 지역방송에게는 선거기간 지속적인 심층,기획 보도의 필요성이 높았지만
인력과 시간의 제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당의 의제를 단순하게 전달해주
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공정성의 차원에서 지역방송은 지역에 지지기반을 둔

후보와 다른 지역 지지기반 후보와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는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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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광주지역의 방송 뉴스는 이명박
후보에 이어 지역의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할 정동영,이인제 후보의 취급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대구지역 방송뉴스는 역시 지역의 정치적인 기반을 가
졌다고 볼 수 있는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에게 절반이 넘는 122건 50.2%
의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지역주의적 보
도태도를 보여줬다.후보의 배우자를 언급한 뉴스 항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광주 대구모두 지역 지지도가 높은 후보에 대한 편중도가 더욱 심했다.
정당이나 지지자들의 동정 등에 관한 보도에서도 대구지역 3사의 경우에는

전체 166건의 정당활동이나 지지자 관련 기사가운데 이명박 후보의 경우 47
건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이회창 후보 38건,정동영 후보 36건,권영길 후보
30건,문국현 후보 8건,이인제 후보 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의 지
역지지기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경우 전
체 보도건수의 51%가 넘어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여줬다.대구지역은 무소속
의 이회창 후보가 제 1여당의 정당 활동보다 많은 건수를 보도하는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였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가장 기자나 편집자의 의도를 드러내기 쉬운 인터뷰나

녹취에 있어서도 두 지역 모두 자기지역의 정치적 기반을 가진 후보를 가장
많이 방송했고,대구의 3개 방송사는 이회창·이명박 후보의 인터뷰나 녹취를
정동영 후보에 비해 2배에서 3배나 많이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방송의 대선보도가 자신들의 지역에 정치기반을 두거나 지지가

높다고 인정되는 후보에 더 많은 기계적 시간과 기회를 할애하고 있다는 점
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계량적인 조사결과이긴 하지만 광주지역에 비해 대구지역의 방송들

이 더욱 지역적 편중성을 심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으며,이는 앞으로 정
밀 조사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의 경우 전체적인 뉴스 시간을 측정해 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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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의 세밀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단순한 기사의 개수를 측정해 결과적으로 정확한 지역방송의 대
통령 선거관련 뉴스량을 검증하지 못했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서는 지역방송이 여러 제약 속에 심층적이고 분석
적인 선거보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발견했지만 인력과 시간의 제
약인지 내부조직의 문제인지 등 여러 가지 내부인터뷰나 조사 등을 통해 원
인을 밝혀내지 못한 점도 한계로 인정된다.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해 광주와 대구의 양 지역의 경제력이나 광고수입 등 방송의 경제적 자립
을 측정해 이와 선거보도의 적극성과 더욱 심층적이고 규모가 큰 연구를 못
한 것은 앞으로 과제로 남는다고 본다.특히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의 구조적
인 차이를 분석하고 이 틀에 맞춰 민영 공영의 보도양과 형식을 심도있게 분
석하지 못했다.지역민의 지지후보에 대한 사전조사가 없이 선거결과 득표율
로 지역후보를 분류했지만 과거의 득표율과 이번 선거의 득표율과의 차이를
간과한 점은 문제점으로 인정된다.
지역방송 내부인터뷰와 제작 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 뉴스

제작과정에서 지역후보 선호에 대한 암묵적인 압력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로 편파성이 나타났는지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뉴스의 결과물을
가지고 측정하려 했던 점 등도 한계이다.이 연구에서는 수량적으로 후보별
언급횟수를 측정해 지역방송의 편향성을 검증했지만 후보자들간의 정확한 노
출시간을 측정하지 못해 기계적 공정성에 대한 한계를 보여줬다.특히 후보
에 대한 긍정적 메세지와 부정적 메시지 그리고 중립적 메시지를 정확히 분
석하고 방송뉴스의 특징인 영상의 각도나 영상의 노출 횟수를 세밀하게 분석
해 공정성을 척도로 삼았어야 했지만 기초 조사과정에서 시도했으나 이를 연
구결과로 이루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아울러 연구문제 3의
경우 보다 정확한 통게분석을 통해 검증작업이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단순한
수량 비교 분석에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전체적인 조사 과정에서 후보의 정당의 지지자의 움직임을 그냥 수동적으

로 따라다니며 보도하는 원인을 찾아내 분석했어야 했지만 간과한 것도 문제
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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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역의 시청자 조사를 통해 양지역의 대선보도의 만족도 조사라던가 문
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나아가서는 대선후보와 관련한 정보 취득 경로등
수용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지역방송의 보도태도와
공정성에 관한 정확한 측정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연구 과제를 남겼다는 점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특히 이런 지역방송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뉴스보도를 대상으로 시청자의 만족도 조사나 후보인지여부 등의 조사를 이
어갈 경우 이 조사의 기초가 기본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연구를 계기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원한 지역방송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보도태도와 공정성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문제제기 차원
에서 이 연구가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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