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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ngruence or incongruence between individual attitudes toward union strikes and 

partisanship. A nationwide online survey conducted with adults aged 20 and older (N = 1,000) 

revealed a tendency to select media coverage that aligns with their existing attitudes toward domestic 

union strikes. Moreover, individuals who strongly identified with their political party were more likely 

to forecast stronger affect—either negative or positive—when exposed to news articles that criticize 

or support their political party. This, in turn, led to increased selective exposure. Additionally, the 

effect of political group identity on selective exposure through affective forecasting was moderated by 

the congruence or incongruence between an individual's attitude toward the union strike issue and 

their party affiliation. Based on the findings, two key takeaways emerge; First, controversial political 

issues substantially drive news users to engage in selective exposure based on political partisanship, as 

they aim to avoid cognitive dissonance. Second, news users are able to foresee their affective 

responses to news reporting on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union strikes. The findings suggest that 

individuals who support certain political ideologies and partie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selective 

exposure to maintain emotional stability and regulate their affect. The findings also imply that 

individuals reinforce their existing political thoughts and attitudes, especially in contentious political 

environments. This study highlights the mediating role of affective forecasting and the moderating 

role of attitude-partisanship congruence in the relationships among political group identity, affective 

forecasting, and selective exposure to labor union strike news.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fficacy in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affective forecasting, as political efficacy shaped by news consumption and political express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th affective forecasting and selective exposure.  

Keywords: selective exposure, political group identity, affective forecasting, union strikes

국문초록

선택적노출(selective exposure)은양분(兩分)된의견이있는사안에대해개인이자신의기존태도나

신념에부합하는정보를우선적으로선택하려는경향이다. 본연구는정치화된사회이슈인국내노동조

합파업기사들에대해선택적노출경향이나타나는지검증하고, 정치커뮤니케이션관점에서선택적노

출의영향요인들을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의정치적집단정체성이감정예측을통해선택적노출

에영향을미치는매개모델을검증하였다. 또한이러한변인간의관계가노조파업이슈에대한개인의

태도-정파성일치여부에따라차이가있는지조절된매개모델을통해분석하였다. 온라인설문전문기

관을통해전국20세이상성인(N= 1,000명)을대상으로수행한설문조사결과, 국내노조파업에대

한자신의기존태도와일치하는언론보도를더많이읽으려고하는, 선택적노출경향이발견되었다. 또

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체성을 깊이 내면화한 사람일수록, 정치 성향과 불/일치하는 뉴스 기사를

접했을때느낄부정적/감정적감정을더강하게예측하였으며, 이는선택적노출수준의증가로연결되

었다. 나아가, 정치적집단 정체성이감정 예측을통해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영향은, 노조 파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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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태도-정파성일치여부에 따라조절되는것으로나타났다. 노조파업에대한자신의태도와정파

성이일치하는사람들은정파정보에대한긍정적, 부정적감정예측수준이높을수록노조파업에 대한

선택적 노출수준이 증가하였다. 반면, 노조 파업에 대한 태도와 정파성이불일치하는집단에서는, 지지

정파에대한비판적정보노출에대해부정적감정예측이높을수록, 노조파업에대한선택적노출수준

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주요결과에대한함의와후속연구를위한제안을논의하였다.

핵심어: 선택적노출, 정치적집단정체성, 감정예측, 노동조합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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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선택적노출(selective exposure)은정치적으로논쟁적인이슈에대해개인이자신의기존태

도에부합하는정보를우선적으로선택하려는경향(Iyengar &Hahn, 2009; Stroud, 2010;

Wojcieszak, 2021)으로, 다양한커뮤니케이션맥락에서연구되어왔다. 특히정치커뮤니케이

션에서의 선택적 노출 경향은 1940년대 선거 캠페인 유권자들의 정보 선택 연구를 시작으로

(Lazarsfeld, 1944), 최근뉴미디어환경에이르기까지정치양극화현상이심각한미국을중

심으로더욱활발하게연구되어오고있다(예: Garrett, 2009; Iyengar et al., 2008). 우리

나라역시정치적양극화에서자유롭지않다. 2022년퓨리서치센터(PewResearch Center)의

조사결과에따르면한국은조사에참여한19개나라가운데미국과더불어정치적양극화와대

립이가장심한국가로나타났다(신정섭, 2023).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내정치적양극화환경

에서공중이어떻게정치관련이슈에대한정보를온라인으로검색하고선택하는지, 그리고그

러한선택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분석한국내연구는많지않다.

본연구는우리나라에서정치화된사회이슈중하나인노조파업과관련해서선택적노출

이나타나는지확인한후, 이에대한영향요인간심리적메커니즘을살펴보고자한다. 노동조

합은주로근로자의임금인상과노동조건개선을목표로설립된다. 노동조합파업은기업주나

자본가들이생산성향상과효율성을추구하는것에맞서, 노동자들이집단적으로권리를요구하

는행동이다. 이때문에노조파업은단순히기업내부의갈등으로만볼수없다. 노동조합은정

치적정당이나단체들과협력하여영향력을확대하려는경향이존재하고진보적인정당과우호

적인관계를맺는경우가많다. 반면, 기업은주로보수적인정당이나단체와밀접한관계를유

지한다. 이로인해노조파업은정치정당간의갈등으로확산되기도하고사회적여론을양분하

는갈등요소로작용하기도한다. 사람들은자신의정치적성향과이데올로기에따라노조파업

에대한의견이다를수있다는것이다(조준모·김기승, 2006).

노동조합파업뉴스에대한수용자들의선택적노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가운데, 본연구

가먼저주목하는요인은정치적집단정체성(political group identity)이다. 정치적집단정

체성이란사회적정체성차원에서개인이특정정파나정치적집단에속한다는인식과해당집단

에대해가지는정서적유대감과가치에기반한다(Greene, 1999). 일련의선행연구들은개인

의정치적성향(예: Feldman &Hart, 2018; Stroud, 2008)이나지지정당(partisanship;

예: Iyengar et al., 2008; Knobloch-Westerwick, 2012)이선택적노출에미치는영향을

살펴보았다. 예를들어, 아이옌가와한(Iyengar & Hahn, 2009)은정치적성향에따른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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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선호도를확인한결과, 보수주의자들은진보언론매체보다보수언론매체의기사를읽는

것을선호한반면, 진보주의자들은보수언론매체보다진보언론매체의기사를읽는것을더

선호하는것을확인하였다. 그러나단순히어떤정치성향이더선택적노출을하는경향이있는

가를넘어서, 개인이지지하는정치집단혹은정파성에대해가지는집단정체성의강도가선택

적노출의수준에영향을미치는지분석한연구는아직까지제한적이다. 기존연구자들은개인의

사회적정체성이선택적노출경향에중요한역할을한다고주장하였는데(Levendusky, 2013;

Wojcieszak &Garrett, 2018), 이는사람들이자신이지지하는정파성을자신의정체성으로

내면화하여정치적집단정체성을형성하고, 이것이정치관련뉴스를선택함에있어영향을미

칠수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Dvir-Gvirsman, 2019).

다음으로본연구에서주목하는영향요인은감정예측(affective forecasting)이다. 감정

예측이란사람들이자신의미래감정에대해예측하는것으로서(Wilson&Gilbert, 2005), 개

인이특정정보에노출되었을때자신이어떤감정을경험할것이라는예측이관련정보선택에

영향을줄수있다. 도리슨등(Dorison et al., 2019)은미국참가자들을대상으로한실험에

서자신이반대하는대선후보에대한정보에노출되었을때스스로경험할부정적감정을과대

평가하는사람일수록관련정보에대한선택적노출경향이더증가하는것을발견하였다. 즉,

특정정보에노출되었을때스스로느끼게될감정에대한예측은선택적인정보행동에영향을

미칠수있다는것이다. 본연구는개인이지지하지않는정파에우호적인정보에노출되었을때

자신이느낄부정적감정에대한예측과더불어개인이지지하는정파에우호적인정보에노출되

었을때긍정적감정에대한예측은노조파업이라는정치적사회이슈기사선택에각각어떠한

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고자한다. 특히본연구는개인의정치적집단정체성이정파적정보에

대한감정예측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주목하여정치적집단정체성이감정예측을통

해선택적노출에영향을주는매개모델을제시하고검증할것이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논쟁이슈에대한개인의태도와지지정당의입장이반드시일치하

는것은아님에주목한다. 개인이특정정파를지지하는것과관계없이모든이슈에대해지지

정당의입장에동의하지않을수있다(Dvir-Gvirsman, 2019). 개인의태도는개인의경험과

배경을바탕으로형성된심상(心象)인반면에정파성과같은사회적정체성은사회적으로만들

어진구성체로서(Hallajow, 2018) 서로다른입장을지닐수있다는것이다. 메퍼트와그슈벤

트(Meffert &Gschwend, 2012)에따르면, 사람들은자신의기존태도와지지정당의입장이

불일치할때보다일치할때자신의입장에더강한확신을가지게되며, 이러한확신은선택적

노출의증가로이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이러한자신의태도에대한확신은개인의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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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논쟁적인정치적이슈에대한감정극화로이어져선택적노출의경향을증가시키는

것으로확인되었다(예: Iyengar et al., 2012; Wojcieszak & Garrett, 2018). 이에따라

본연구는노조파업이슈에대한개인의태도와정파성간일치혹은불일치하는가에따라정치

적집단정체성과감정예측이선택적노출에미치는영향이달라질것이라고예측한다. 더욱구

체적으로, 노조파업에대한개인의태도와지지정당의입장이일치할때, 정치적집단정체성

과선택적노출사이에서감정예측의매개적인관계를더욱강하게조절할수있을것으로가정

한다.

본연구는정치적사회이슈인노조파업이슈에대해서응답자들이자신의기존태도와일

치하는기사들을더많이선택해서읽으려는선택적노출현상이나타나는지검증하고선택적노

출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탐색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분야에서선택적

노출경향을분석한선행연구들을기반으로개인의정치적집단정체성이감정예측을통해선

택적노출에영향을미치는매개모델을검증할것이다. 또한노조파업기사의선택적노출수

준에이르는매개관계가개인의정파성-태도일치여부에따라차이가있는지조절된매개모델

을통해검증할것이다. 지금까지양극화된사회이슈에대해공중의선택적노출경향을확인한

해외연구들은다수진행되었으나, 선택적노출의영향요인들을살펴본국내연구는비교적제

한적이다. 특히정치적집단정체성의강도가선택적노출의수준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

부족한편이고, 그에대한감정예측의매개효과나태도-정파성일치여부의조절효과를탐색

한연구는아직까지수행된바가없다. 본연구의결과는국내노조파업이라는정치화된사회

이슈에대해선택적노출이론을검증하고, 정치커뮤니케이션관점에서선택적노출의영향요

인들간의관계를세밀하게탐색함으로써관련문헌확장에공헌할것이다.

2. 문헌고찰

1) 선택적노출

선택적노출(selective exposure)은개인이양분(兩分)된의견이있는사안에대해자신의기

존태도나신념, 또는사회적정체성에부합하는정보를우선적으로선택하려는경향을뜻한다

(Iyengar &Hahn, 2009; Stroud, 2010; Wojcieszak, 2021). 1940년대미국선거연구에

서최초로제안된선택적노출이론(Lazarsfeld, 1944)은1960년대선거캠페인에서나타나는

유권자들의정보선택경향성을중심으로연구되어왔다(Stroud, 2008). 선택적노출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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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인터넷과다매체환경의등장과같이디지털미디어의발전으로인해온라인상에서개인

의정보선택폭이넓어지며다시활발하게진행되기시작하였으며, 실제로수용자가자신의기

존태도와일치하거나본인의사회적정체성에부합하는정보를더선호하고선택하려는경향은

일련의연구에서이미밝혀졌다(Iyengar &Hahn, 2009; Stroud, 2008, 2010). 예를들어

보이치에샤크(Wojcieszak, 2021)는 개인의 사회적정체성이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선택적

노출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해당연구자는실험참가자들의성별에따라사회

이슈에대한선택적노출이나타나는지확인하기위해각이슈에대해찬반입장을가진14개의

기사들을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자신의태도와일치하는기사들을더많이선택하였으며, 특히

남성참가자들보다여성참가자들에게서선택적노출경향이더강하게나타났다(Wojcieszak,

2021). 펠드먼과하트(Feldman & Hart, 2018)는 기후변화이슈에대해서도선택적노출

경향이나타나는것을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실험참가자들에게기후변화가사회와경제, 안

보, 그리고환경과정파적갈등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사들을제시하였으며, 참가자들은자신

의기존태도및지지정당의입장에부합하는기사들을더많이선택하였다는것을검증하였다.

선택적노출현상을설명하는대표적인이론으로페스팅거(Festinger, 1957)의인지부조

화이론이있다(Cognitive Dissonance Theory; Cotton, 2013; Knobloch-Westerwick &

Meng, 2009). 인지부조화이론에따르면, 태도와행동간또는태도간의비일관성은사람들로

부터하여금심리적불편함과인지부조화를야기하고이러한부조화를제거하거나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확증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탐색하게 된다는 것이다(Sude &

Knobloch-Westerwick, 2022; Taber &Lodge, 2006). 즉, 사람들은본인의태도와상충되

는정보로인한심리적불편함을완화하고기존태도를확증하여스스로를보호하기위해기존

태도와일관된정보들을선택하게된다(Van der Meer & Jin, 2020; Westerwick et al.,

2020). 선택적 노출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적 개념으로 동기화된 추론이 있다(Motivated

reasoning; Kunda, 1990). 최근들어선택적노출의주요원인중하나로주목받고있는동

기화된추론(Camaj, 2019; Lodge & Taber, 2013)에따르면, 선택적노출은정보탐색에서

개인이자신의태도가타당하다고느끼고자하는방향성목표(directional goal)를달성하려는

욕구에의해나타난다고주장한다(Bolsen et al., 2014). 즉, 본인이옳다고확증하고자하는

목표가사람들을진실이아닌, 자신의기존태도나사회적정체성과일관된정보를선택하게만

든다는것이다.

다수의선행연구들은온라인미디어환경에서이용자의선택적노출경향이나타나는것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예: Hastall & Wagner, 2017; Knobloch-Westerw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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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g, 2009; Wojcieszak, 2021).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건강관련 정보(health

information)를 선택할때본인의태도와 행동을확증하는정보를 중심으로탐색하는반면에

그렇지않은정보들은무시하는경향이있다는것을밝혔다(Westerwick et al., 2017). 노블

록-웨스터위크와하스탈(Knobloch-Westerwick & Hastall, 2010)은사람들이자신의사회

적정체성을강화하기위해선택적노출을하는경향이있음을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

들은두연령집단(18세~30세 vs. 50~65세)의실험참가자들을모집한다음각참가자에게

본인의연령대와다른연령대의개인에대한긍정적및부정적뉴스기사를제시하였다. 분석결

과, 청년집단(18~30세)에속한참가자들이중년집단(50~65세)에속한참가자들보다내집단

에대한긍정적인기사를더선호한반면, 중년집단의참가자들은청년집단의참가자들보다외

집단에대한부정적인기사를더선호하였으며, 이러한외집단을향한부정적기사에대한선택

적 노출은 중년 참가자들의 자존감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Knobloch-Westerwick &

Hastall, 2010).

상술한선행연구들은다양한주제에서선택적노출의경향이확인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무엇보다선택적노출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분야는정치커뮤니케이션

이라고할수있다. 다수의연구들은사람들이정파적으로양극화된사회이슈들에대해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기사들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Arceneaux et al., 2012; Knobloch-Westerwick & Meng, 2011; Metzger et al.,

2020; Stroud, 2007). 예를들어노블록-웨스터위크와멩(Knobloch-Westerwick &Meng,

2009)은사람들은온라인환경에서총기규제, 낙태, 최저임금과같이정치적으로논쟁적인이

슈에대한기사중자신의의견과일치하는기사들을더많이선택하고더오래읽는것을확인

하였으며, 이러한경향은해당정책에대한개인의태도가확실할수록더강하게나타났다. 또한

가렛(Garrett, 2009)은 온라인환경에서사람들이자신의정치의견에부합하는정보들을더

많이선택하고이용하는경향이있음을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실험참가자들에게온

라인환경에서동성결혼, 사회보장제도개혁, 그리고시민자유와같이정치적으로논쟁적인

이슈들에대한기사를제공하였으며, 참가자들은자신의기존태도에반대되는기사들보다강화

하는기사들에더큰관심을가지고해당기사들을더오래읽은것을밝혔다(Garrett, 2009).

상술한선행연구들을기반으로, 본연구는노조파업에대한기사를선택함에있어참가자

들의기존태도에부합하는기사들을더많이선택하는선택적노출경향이나타날것으로예측

한다. 구체적으로, 본연구는노조파업에대한긍정적및부정적인기사제목들을제시한후, 참

가자들에게읽고싶은기사를선택하게함으로선택적노출경향을먼저확인하고자한다(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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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영, 2014). 즉, 노조파업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가지는찬성집단은노조파업에대해

긍정적인기사들을더많이선택하는반면, 노조파업을반대하는집단은노조파업에대해부정

적인기사들을더많이선택할것으로상정하였다. 이에본연구는다음의가설을제시한다.

연구가설1.노조파업기사에대해선택적노출현상이나타날것이다.

2) 정치적집단정체성과선택적노출

일련의연구자들은선택적노출현상을발견한것을넘어, 개인의선택적노출경향에영향을미

치는요인들을탐색하여왔다. 먼저선택적노출수준에영향을미치는개인적요인으로는태도

확실성 및 선호도(Knobloch-Westerwick & Meng, 2009), 방어 자신감(Albarracín &

Mitchell, 2004), 그리고사전지식(Taber & Lodge, 2006) 등이있다. 예를들어, 이슈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확실할수록 본인의 입장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더 많이 선택하는 반면

(Knobloch-Westerwick &Meng, 2009), 반대입장으로부터자신의기존태도를방어할자

신감이높을수록본인의입장과반대되는정보에대한선택적노출, 즉역(逆)선택적노출의경

향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Albarracín &Mitchell, 2004). 한편선택적노출에영향을

미치는상황적요인으로는가용한정보의양(Fischer et al., 2008), 정보효용성(Valentino

et al., 2009), 정보신뢰성(Flanagin &Metzger, 2007; Metzger et al., 2020) 등이있

다. 예를들어피셔등(Fischer et al., 2008)은개인이선택할수있는정보의수가증가할수

록자신의기존태도에부합하는정보를더많이선택하는경향이있음을확인하였으며, 유사한

맥락으로프라이어(Prior, 2007)는사람들에게가용한정보의양이많을수록, 자신이선호하는

정보를위주로탐색하는경향이증가한다는것을발견하였다.

정치커뮤니케이션분야에서도정파적선택적노출(partisan selective exposure)에영

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들이탐색되어왔다. 다수의선행연구들은일관적으로개인의정파적

태도나정치적 성향을정파적선택적노출에 가장큰 영향을미치는요인중하나로지목한다

(예: Garrett, 2009; Iyengar et al., 2008; Knobloch-Westerwick, 2012). 예를들어, 일

련의연구자들은개인의정파성이강할수록정치적사안에대한선택적노출의경향이증가하며

(Taber & Lodge, 2006), 자신의기존태도에부합하지않는기사나정파성에반대되는언론

매체(media outlet)을 회피한다고 주장하였다(Marcus et al., 2000). 모테스와 오메

(Mothes &Ohme, 2019)는독일의연방선거캠페인기간동안유권자들의뉴스선택패턴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연구자들은소셜미디어를통해참가자들에게비판적인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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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제공한후, 정파성이강하고정치적헌신도가높은참가자일수록보수성향의참가자들은보

수정당을지지하는뉴스를선택하고, 진보성향의참가자들은진보정당을지지하는뉴스를더

많이 선택한다는 점을 밝혔다(Mothes & Ohme, 2019). 또한 노블록-웨스터위크와 멩

(Knobloch-Westerwick & Meng, 2011)은 개인의 정파성이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참가자들은12개의정치적사안에대한기사에대한태도와정치

적자기개념에대해응답한다음, 4주뒤에진행된실험의두번째세션에참가하였다. 두번째

세션에서참가자들은앞서제시된 12개의정치적사안중 4개의사안에대한 8개의찬반기사

중본인이읽고싶은기사를읽도록안내받았다. 해당연구에서참가자들은각사안에대해본인

의 정파성과 일치하는 기사들을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더 오랫동안 읽은 것을 확인하였다

(Knobloch-Westerwick &Meng, 2011).

앞서제시된연구들처럼기존의선행연구들은선택적노출경향에서개인의기존태도의

중요성을강조하였다(예: Garrett, 2009; Knobloch-Westerwick &Meng, 2009, 2011).

반면, 최근들어연구자들은개인의사회적정체성또한선택적노출경향에중요한역할을한다

고 강조한다(예: Knobloch-Westerwick & Hastall, 2010; Levendusky, 2013;

Wojcieszak & Garrett, 2018). 예를들어, 보이치에샤크와가렛(Wojcieszak & Garrett,

2018)은국가적정체성의현저성(salience)이이민정책에대한선택적노출경향에미치는영

향을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연구자들은이민정책에찬성하는실험참가자들과반대하는

참가자들을모집한다음, 국가적정체성을점화시킨집단과그렇지않은집단으로할당하였으며,

각집단에게이민정책에찬성하는기사와반대하는기사들을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이민정책

에반대하는참가자들중, 국가적정체성이점화된참가자들이이민정책에반대하는기사들을

더많이선택하였으며, 이들의불법체류자들에대한부정적인정서가더극화된것으로나타났

다(Wojcieszak &Garrett, 2018).

사람들이자신이소속된 집단이나 지지 정당을자신의정체성으로 내면화한 정치적집단

정체성을형성할수있으며, 이는개인의정파적선택적노출에영향을미칠수있다. 정치적집

단정체성이란, 개인이선호하는정파에대해느끼는소속감과정서적유대감, 가치에서파생되

는자기정체성이라고할수있다(Greene, 1999). 실제로최근개인의정치적정체성의강도에

따라 선택적 노출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 해외 연구도 존재한다(예:

Dvir-Gvirsman, 2019; Rodriguez et al., 2017). 예를 들어 로드리게즈와 동료들

(Rodriguez et al., 2017)은 2000년부터2012년까지미국정부에의해진행된전국대표조

사(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람들의정치적집단정체



정치적집단정체성이노동조합파업뉴스선택적노출에미치는영향 15

성에관계없이정파적선택적노출은꾸준하게증가하였지만, 선택적노출의패턴은공화당과민

주당이다르다는것을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공화당을지지하는사람들이민주당을지지하는

참가자들에비해정파적선택적노출경향이더강하였으며, 스스로를극단적인공화당지지자라

고생각하는수준이강할수록선택적노출의수준이증가하는것을확인하였다(Rodriguez et

al., 2017). 비슷한맥락으로, 드빌-그빌스만(Dvir-Gvirsman, 2019) 또한선택적노출의수

준이정치적정체성의강도에따라달라질수있음을검증하였다. 연구자는실험참가자들에게

기사를쓴기자(실험1)와기사주인공(실험2)의정치적성향만을확인하게한다음, 본인이읽

고싶은기사를선택하도록하였다. 분석결과, 참가자들은본인의정치적정체성과일치하는기

자가쓴기사나, 본인의정치적정체성과일치하는기사주인공이포함된기사를더많이선택하

였다(Dvir-Gvirsman, 2019). 이러한선행연구들을기반으로, 본연구는정치적집단정체성

이강한사람일수록, 정치화된사회이슈인노조파업에대해서자신의기존태도에부합하는기

사들을더많이선택하려는경향이높을것으로예측한다. 이에본연구가제시하는가설은다음

과같다.

연구가설2. 정치적집단정체성이강할수록, 노조파업기사에대한선택적노출수준이증가할

것이다.

3) 감정예측의매개효과

감정(affect)은인간의행동을가장잘설명하는토대(土臺) 중 하나로서사람들로부터하여금

감정에의해유발된특정욕구와목표를성취하기위해본인의인지적처리과정과행동을조절

하게만든다(Lazarus, 1991; Nabi, 2003). 특정주제나사건에대한개인의태도는그에대

한감정적반응을포함하며(Zajonc, 1980), 이러한감정은그에상응하는목표나동기를촉진

하여다양한행동을유발한다(Frijda, 1988; Frijda et al., 1989).

사람들은자신의즐거움을최대화하고고통을최소화하고자하는기본적쾌락욕구를가지

고 있으며, 선택적 노출은 개인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Knobloch-Westerwick, 2015). 선행연구에따르면테러리즘, 난민사태, 선거와같은복잡

한 이슈 중심 경성 뉴스(Brader et al., 2008; Huddy et al., 2005; Valentino et al.,

2009)는물론, 연예뉴스(Knobloch, 2003)와같은연성뉴스도수용자들에게특정감정을유

발하였으며, 이러한감정은수용자들의선택적노출경향을증가시켰다는것을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발렌티노등(Valentino et al.,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불안과분노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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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새로운정보를탐색하는경향이감소한반면, 불안을감소시키고분노를유지하여복

수와같은도구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해기존의태도에부합하다는정보를더많이선택하였다

(Valentino et al., 2009). 긍정적 감정 또한 선택적 노출의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송

(Song, 2017)은2012년진행된미국선거조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를분

석한결과, 공포와분노와같은부정적인감정과 자부심과희망등의긍정적인감정은선택적

노출을증가시키는것을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최근김효정과정우진(2023)이개별감정이선

택적노출에미치는역할을확인하였다(김효정·정우진, 2023). 해당연구자들은실험참가자들

에게코로나19 백신과관련된 기사헤드라인과리드문장들을제시한다음, 참가자들에게읽고

싶은기사들을선택하도록하였다. 분석결과, 참가자들은코로나19백신에대한자신의기존태

도에부합하는헤드라인들을더많이선택해서읽으려는경향성을보였으나코로나19 백신에대

한입장에따라선택적노출을매개하는개별감정이다르다는것을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코

로나19 백신을반대하는사람들은백신에대한분노를강하게경험할수록백신에대한부정적인

기사들을더많이선택한반면, 코로나19 백신을찬성하는사람들은백신에대한희망을강하게

가질수록코로나19 백신에대한긍정적기사를더많이선택하는것으로나타났다(김효정·정우

진, 2023).

이처럼선택적노출은정보를이용하면서지각하는감정뿐만아니라, 특정정보를통해경

험할것이라고예측되는감정에의해서도달라질수있다. 감정예측(affective forecasting)이

란, 사람들이자신의미래감정에대해예측하는것을뜻한다(Wilson&Gilbert, 2005). 감정

에대한예측은감정상태, 감정강도, 그리고지속시간을포함한다(Wilson &Gilbert, 2003,

2005). 정서예측으로인해나타나는가장흔한오류는영향과대평가(impact bias)로, 사람들

은미래의사건또는경험이본인의감정적반응에미치는영향을과대평가하며, 이러한과대평

가는긍정적감정보다부정적인감정의강도와지속시간을예측할때더크게나타난다(Gilbert

et al., 2002; Wilson et al., 2000). 감정예측의효과를확인한선행연구들은이혼, 채용거

부, 인종간상호작용과같은사회적사건에대해경험할부정적인감정을과대평가하여예측한

다는것을확인하였다(Buechel et al., 2017; Gilbert et al., 2004; Mallet et al., 2008).

최근들어, 감정예측은정치적맥락에서민주적참여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핵심요인

중하나로지목되고있지만(Marcus, 2000; Valentino et al., 2011), 언론노출이나정치적

토론상황에따른정보노출에대한감정예측이선택적노출과같은정보행동에미치는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예: Dorison et al., 2019). 도리슨 등

(Dorison et al., 2019)은 사전실험을통해특정이슈에대한태도가강할수록반대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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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사람들과의토론을통해경험할부정적감정과거부감을더욱강하게예측하는것을확인하

였다. 이러한사전실험을바탕으로, 해당연구자들은참가자들에게자신이지지하는정당과반

대되는정당의대선후보에대한정보에노출되었을때경험할감정을예측하게한다음, 각정

당에소속된정치인들의연설영상을제시하여추가로보고싶은연설영상들을선택하게하였

다. 구체적으로, 공화당지지자와민주당지지자들에게 2017년 대선후보연설가운데개인이

반대하는대선후보의연설을들려줄것이라고안내한후, 해당연설을들었을때본인이경험할

감정을예측하도록하였다. 그리고, 공화당과민주당에소속된정치인들의연설을각각세개씩

제시하여자신이추가로더보고싶은연설영상들을선택하도록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자신

이경험할부정적감정에대한예측수준이높을수록, 지신이지지하는후보의연설에대한선택

적노출경향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Dorison et al., 2019).

이처럼, 개인이느끼는감정뿐만아니라, 예측되는감정또한개인의행동에영향을미칠

수있다. 사람들은특정사건에대해자신이경험할감정을예측하며, 이러한예측에맞추어행

동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Wilson & Gilbert, 2005). 특히사람들은자신의기존태도나

정파성에반대되는정보를접하였을때경험할부정적인감정을과대평가하여, 이를완화하거나

제거하기위해기존입장과동일한정보들을더많이탐색하는선택적노출의경향이증가할수

있다(Dorison et al., 2019). 도리슨등(Dorison et al., 2019)은사람들이자신의정파성을

찬성하는정보를접했을때경험할긍정적감정을예측하고, 그러한긍정적감정을더느끼기위

해선택적노출을한다고밝혔다. 이는사람들은자신의즐거움을최대화하려는기본적쾌락욕

구를가지고있으며, 이러한욕구를충족하기위해선택적노출경향이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Knobloch-Westerwick, 2015). 특히, 노조파업과같이사회적으로논쟁적이고사람들의강

한정서의긍정/부정(valence)과 정서적각성(arousal)을 유발하는뉴스는수용자의주의수

준을증가(Brady et al., 2017)시킨후, 감정예측이선택적노출에미치는영향을강화할수

있을것으로예측한다.

이에더하여본연구는정치적집단정체성이정치정보에대한감정예측에미칠수있는

영향에주목한다. 집단정체성은개인이자신의사회적집단에대한소속감의가치와감정적의

미로부터파생된자기개념으로(Tajfel, 1978), 감정적요소를내재하고있다. 일련의연구(예:

Iyengar et al., 2012, 2019; Tenenboim-Weinblatt et al., 2022)는집단정체성과감정

간의관계를통해감정극화를이해하고자했다. 이들에따르면, 집단정체성은본인과동일한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내집단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내집단 편향(ingroup

favoritism)과 그렇지 않은 외집단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외집단 폄하(ou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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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ogation)를 유발한다(Iyengar et al., 2012, 2019). 또한 린즈와 스테판(Linz &

Stepan, 1996)은정치적맥락에서집단정체성은공유된희망과미래에대한열망, 긍정적감

정과관련이있다고주장하였다. 로비슨과모스코비츠(Robison &Moskowitz, 2019)는정파

성의강도와정서극화의관계를1980년부터2016년까지미국대선기간동안진행된미국선

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를통해분석한결과, 정파성이강한사람일

수록내집단을더긍정적으로평가하고외집단을더부정적으로평가하였으며, 집단간구분을

명확하게하는것을발견하였다. 최근, 테넌보임-베인블랏등(Tenenboim-Weinblatt et al.,

2022)은 정치적성향과감정극화의관계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진행된이스라엘선거의

사례분석과25개의집단을대상으로한패널연구를통해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정치

적성향이극단적일수록감정극화(affective polarization)를더강하게경험하는경향이있었

으며, 본인이지지하는대선후보가당선되었을때경험할긍정적인감정을과대평가하고본인이

지지하는후보에대한선택적노출수준이증가하는것을확인하였다(Tenenboim-Weinblatt

et al., 2022).

상술한선행연구들을바탕으로본연구는정치적집단정체성과선택적노출간의관계를

정치정보에대한감정예측이매개할것으로예측한다. 즉, 정치적집단정체성이강할수록자

신의정치적성향과일치하거나대립하는정보를접했을때느낄긍정적혹은부정적감정에대

한예측수준이증가하고, 이러한감정예측은노조파업이슈에대한선택적노출경향에영향

을줄것으로예측된다. 이에본연구는다음과같은가설들을제안한다.

연구가설3a. 정치적집단정체성과선택적노출간관계에서부정적감정예측은유의미한매개

효과가있을것이다.

연구가설3b.정치적집단정체성과선택적노출간관계에서긍정적감정예측은유의미한매개

효과가있을것이다.

4) 노조파업에대한태도-정파성일치여부의조절효과

선택적 노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슈에 대한 개인의 태도

(Knobloch-Westerwick & Meng, 2009; Stroud, 2010)와 사회적 정체성

(Dvir-Gvirsman, 2019; Wojcieszak, 2021)이있다. 정치적맥락에서선택적노출을확인한

대부분의선행연구들은개인의기존태도혹은사회적정체성이선택적노출에개별적으로미치

는영향을각각확인한반면, 태도와지지정파의상호작용또는태도와지지정파의일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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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택적노출에미치는영향을확인한연구는매우적다(예: Iyengar et al., 2008; Meffert

& Gschwend, 2012). 정치적뉴스는논쟁적인의제에대한정보를포함하는것뿐만아니라

정치적편향성을내포할수있다. 따라서특정이슈에대한개인의태도와지지정파의입장이

일치하거나서로상반되는입장을가지는경우도존재할수있다. 예를들어, 미국의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낙태를 반대할 수 있으며, 공화당을 지지함과 동시에 반이민정책

(anti-immigration policy)을반대하는것과같이, 이슈에따라이념적교차흐름(ideological

crosscurrents)이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Dvir-Gvirsman, 2019). 하이더(Heider, 1958)

의고전적균형이론에따르면, 개인과지지정파가이슈에대해동일한입장을지닌경우에는

지지정파의입장이개인의기존태도를강화하고, 이는태도극화로이어져선택적노출로이어

지지만, 개인과지지정파가서로상반된입장을가진경우에는상호간의합의를필요로한다.

즉, 이슈에대한개인의태도또는정파에대한지지수준을수정해야하는인지적노력을필요

로한다. 이러한경우에는태도극화보다이슈에대한개인의기존태도에대한확실성이나자신

감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약화 혹은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Meffert &

Gschwend, 2012).

선택적노출에서태도와지지정파의효과를비교한연구중아이옌가등(Iyengar et al.,

2008)은 이슈에대해개인이지지하는정당의입장보다개인의기존태도가선택적노출에더

강한영향을미치는것을검증하였다. 또한메퍼트와그슈벤트(Meffert &Gschwend, 2012)

는실험을통해태도와지지정파의일치여부가선택적노출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였다. 연구

자들은실제선거기간동안참가자들에게선거에참여한각정당에대한정보와 13개의사회적

이슈들을찬성하는입장과반대하는입장으로나누어제시하였으며, 각정당에대한지지여부와

이슈들에대한입장을질문하였다. 이연구는여러논쟁적인이슈에대한참가자의태도와지지

정당의입장이일치할때선택적노출의수준이가장높았다는점을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자

신의태도와지지정당의입장이일치할때자신의입장이다수의입장을대변한다는자신감을

증가시키기때문에자신의기존태도와일치하는정보들을더많이선택하는것이라고설명하였

다. 아울러, 개인의태도와지지정파의일치여부(attitude-partisanship congruence)가지

지정당평가와투표자신감에영향을미친것을확인하였다.

본연구에서는정치적정체성과정파적정보에대한감정예측수준이선택적노출간노조

파업에대한태도와정파적성향의일치여부에따라달라진다고상정하였다. 노조파업에대한

개인의기존태도와지지정파의입장이일치하는경우, 정치적집단정체성이강할수록기존태

도에대한확실성(Tormala, 2016)이증가하여자신의태도와일치하는기사들에대한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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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증가할것이라예측할수있다. 그러나노조파업에대한개인의기존태도와지지정파

의입장이불일치하는사람들의경우자신의태도와일치하는기사들이곧지지정파의입장과

상충될수있다는점에서정치적집단정체성과선택적노출간에정(+)적관계가성립하지않

을수있다. 게다가, 정파적정보에대한감정예측이선택적노출에미치는영향은노조파업에

대한태도-정파성일치여부에따라달라질것으로예측된다. 예를들어, 노조파업에대한개인

의기존태도와지지정파의입장이일치한다면, 자신의지지정당에대한정보에대하여우호적

감정예측수준이높을수록노조파업기사에대한선택적노출에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

예상할수있다. 그러나만약노조파업에대한개인의태도와정파가일치하지않는다면, 개인

의태도와일치하는정보가지지정당을비판하는정보로해석할수있다는점에서정파적정보

에대한감정예측이선택적노출에미치는영향은달라질수있다. 즉, 정치적집단정체성이정

파정보노출에대한 감정예측을통해선택적노출에미치는영향은노조파업이슈에대한개

인의태도와정파가불일치하는사람들보다일치하는사람들에게강하게나타날것으로상정하

였다. 이에본연구가제시하는가설은다음과같다.

연구가설4a.노조파업에대한개인의태도-정파성일치여부는정치적집단정체성이선택적노

출에미치는영향을조절할것이다.

연구가설 4b. 노조파업에대한개인의태도-정파성일치여부는정치적집단정체성이부정적

감정예측을통해선택적노출에미치는영향을조절할것이다.

연구가설4c.노조파업에대한개인의태도-정파성일치여부는정치적집단정체성이긍정적감

정예측을통해선택적노출에미치는영향을조절할것이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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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데이터수집과표본

본연구는온라인설문전문기관인마이크로밀엠브레인을통해 2023년 7월 27일부터 6일간

설문조사를수행했다. 전국20세이상의성인을대상으로연령과성별, 거주지역에대해할당

표집하여총1,000명의표본을수집하였다. 응답자의평균연령은45.03세(SD=13.29)이고

여성의 비율은 48.8%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0.9%, 고등학교 졸업이

17.8%, 대학졸업(재학포함)이71.1%, 대학원이상이10.6%, 기타가0.5%였다.

2) 측정변인

(1) 노조파업에대한태도

노조파업에대한태도는국내노조파업이슈에대해개인이기존에가지고있는긍정적혹은

부정적태도로정의하였다. 이를측정하기위해 “우리나라노조파업에대한귀하의입장은어떻

습니까?”라는질문에대해아래와같이6점척도로응답하게하였다: 1 = “매우반대,” 2 = “반

대,” 3 = “약간 반대,” 4 = “약간 찬성,” 5 = “찬성,” 6 = “매우 찬성”(M = 3.21, SD =

1.24). 수집된데이터를기반으로, 1-3번응답자들을노조파업이슈에대해부정적인집단(n

=553명)으로, 4-6번응답자들을긍정적집단(n=447명)으로분류하였다.

(2) 선택적노출

본연구는노조파업관련기사에대한 ‘선택적노출’ 변인을측정하기위해, 응답자들에게국내

노조파업이슈와관련된12개의기사의헤드라인과리드문장들이제시하고, 그중에서응답자

들이 더 읽고 싶은 기사 6편을 선택하도록 하였다(김미라·민영, 2014; 김효정, 2017;

Meppelink et al., 2019; Westerwick et al., 2017). 12개의기사가운데6개는노조파업

에긍정적기사였으며, 6개는부정적기사였다. 이를위해국내노조파업과관련된12개기사의

헤드라인과리드문장이작성되었는데, 실제언론보도기사들가운데노조파업의긍정적혹은

Note. Political-group identity(정치적 집단정체성), Negative affective forecasting(부정적 감정 예측), Positive

affective forecasting(긍정적 감정 예측), Selective exposure(선택적 노출), Congruence between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union strikes and political partisanship(노조파업에대한개인의태도-정파성일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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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측면을명확하게강조한기사들을수집하여이를기반으로작성되었다(Garrett, 2009;

Kim, 2015; Wojcieszak, 2021). 구체적으로12개중6개는국내노조파업의필요성과노조

의입장을긍정적으로강조하는기사였으며, 나머지6개는국내노조파업으로인한부정적결과

를강조하는기사였다. 모든헤드라인과리드문장의형식및분량은기사들간에비슷하게조정

되었다(부록참고). 12개기사의헤드라인및리드문장은모두한화면에서제시되었으며, 기사

순서는응답자마다무작위로나열되었다. 응답자들은 12개의기사가운데본인이읽고싶은기

사 6개를선택하였으며, 선택된기사한편당1점을부여하였다. 즉, 노조파업에대한 ‘긍정적

기사선택’(M＝3.45, SD＝1.27)과 ‘부정적기사선택’(M=2.55, SD＝ 1.27)이각각최

소0점에서최대6점의범위를가졌다. 그후노조파업에대한개인의기존태도와일치하는방

향의기사선택수를‘선택적노출’ 변인으로재코딩하였다. 즉, 노조파업찬성집단에속한개인

이라면노조파업에긍정적인기사들을선택한수가, 반대로노조파업반대집단에속한개인이

라면노조파업에부정적인기사들을선택한수가, 해당개인의 ‘선택적노출’ 변인점수로코딩

되었다(M＝3.42, SD＝1.28).

(3) 정치성향

응답자의정치성향을측정하기위해“정치적인측면에서사람들은진보와보수에대해서이야기

를 합니다. 귀하께서는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

까?”라는질문에10점척도로답변하게하였다. 1은 “매우진보,” 10은 “매우보수”였다. 1에서5

까지선택한참여자들은진보성향집단(n =603명)으로, 6에서10까지선택한참여자들은보

수성향집단(n=397명)으로분류하였다.

(4) 정치적집단정체성

응답자의정치적집단정체성수준을측정하기위해, 선행연구(노정규·민영, 2012; Greene,

1999)를 기반으로보수성향과진보성향에대한집단정체성을각각4문항씩총8문항을사

용하였다. “다른사람이진보적(보수적)인사람들을비판하면나에대한개인적인비난처럼느

껴진다”, “진보적(보수적)인사람들에대해이야기할때나는보통 ‘그사람들’보다는 ‘우리’라고

표현한다”, “나는 여러 방면에서 진보주의자(보수주의자)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정치적으로

진보(보수) 성향 후보가 성공하는 것은 마치 내가 성공하는 것 같다.” 진보적 집단 정체성

(Cronbach α = .842, M ＝ 2.41, SD ＝ 0.84)과 보수적 집단 정체성(Cronbach α =

.863, M＝ 2.19, SD＝ 0.83) 모두적절한신뢰도수준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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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응답자가 ‘진보적집단정체성’과 ‘보수적집단정체성’ 측정문항에응답을하고두변인에

대한값을가졌는데, 응답자개인의정치성향과일치하는변인을해당개인의 ‘정치적집단정

체성’으로코딩하였다. 즉, 진보성향집단에속한개인이라면진보적집단정체성을, 보수성향

집단에속한개인이라면보수적집단정체성을, 해당개인의 ‘정치적집단정체성’ 점수로코딩

하였다(M＝ 2.75, SD＝ 0.80).

(5) 부정적/긍정적감정예측

개인이자신의정치성향을중심으로우호적이거나비판적인뉴스기사를접했을때느끼게될

감정에대한예측변인은 도리슨등(Dorison et al., 2019)의 연구를 기반으로측정하였다.

“귀하께서진보(보수) 성향의정당및정치인에우호적인뉴스기사나영상·정보를접했을때다

음의감정을얼마나느끼실것으로예상하십니까?”라는질문에대해 “열정,” “편안함”, “행복”, “활

기”(긍정적감정), “짜증”, “분노”, “불안”, “두려움”(부정적감정) 등 8문항에대해5점척도(1 =

“전혀느끼지않을것이다”, 5 = “매우강하게느낄것이다”)로답변하게하였다. 진보우호기사

에대한긍정적감정예측(Cronbach α = .899, M＝ 2.55, SD＝ 0.87)과부정적감정예

측(Cronbach α =.919, M＝ 2.66, SD＝ 0.91), 보수우호기사에대한긍정적감정예측

(Cronbach α = .909, M＝ 2.29, SD＝ 0.86)과부정적감정예측(Cronbach α = .922,

M＝ 3.03, SD＝ 0.98) 모두적절한신뢰도수준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응답자

개인의정치성향에따라‘정치성향반대기사에대한부정적감정예측’과 ‘정치성향우호기사

에대한긍정적감정예측’ 변인으로재코딩하였다. 예를들어, 진보성향집단에속한개인이라

면 ‘진보우호기사에대한긍정적감정예측’이 ‘정치성향우호기사에대한긍정적감정예측’

변인으로코딩되었으며(M＝ 2.73, SD＝ 0.86), ‘보수우호기사에대한부정적감정예측’이

‘정치성향반대기사에대한부정적감정예측’ 변인으로코딩되었다(M＝3.18, SD＝0.92).

(6) 노조파업에대한개인태도-정파성일치여부

앞서측정한노조파업이슈에대한개인의태도와정치성향을기반으로개인태도-정파성일치

여부변인을측정하였다. 즉, 국내노조파업에대해찬성하고정치적성향은진보에속하는경

우와국내노조파업에대해반대하고정치적성향은보수에속하는경우, 노조파업에대한개

인의태도와정파가일치하는것으로서 ‘1’로코딩하였다(n = 642명). 반면, 국내노조파업에

대해반대하는데정치적성향은진보에속하는경우와국내노조파업에대해찬성하고정치적

성향은보수에속하는경우, 노조파업에대한개인의태도와정파가불일치하는것으로,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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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하였다(n=358명).

(7) 통제변인

마지막으로본연구의매개(감정예측)와종속변인(선택적노출)에영향을미칠수있는잠재

요인중기존선택적노출연구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인구사회학적변인을통제하였다: (1)

성별(Sindermann et al., 2020), (2) 연령(Sindermann et al., 2020), (3) 교육 수준

(Dejean et al., 2022).

2) 분석방법

앞서제안된연구가설검증을위해본연구는SPSS 버전25를사용하여통계분석을수행하였

다. 먼저<연구가설1>은선택적노출의영향요인을분석하기에앞서먼저선택적노출경향성

이실제로나타났는가를통계적으로검증하고자하였다. <연구가설1> 검증을위해, 개인의태

도와일치하는기사를선택한갯수와불일치하는기사를선택한갯수간에유의한차이가있는지

검증하는 대응 표본 t-test를 수행하였다(Goldman & Mutz, 2011; Klebba & Winter,

2024; Messing &Westwood, 2014). 아울러, 정치적집단정체성이선택적노출에미치는

영향과부정적/긍정적감정예측의매개효과를검증하는 <연구가설2>와 <연구가설3a-b>를

위해서는헤이스(Hayes, 2012)가개발한프로세스매크로(PROCESS Macro)를사용하였다.

프로세스매크로는다양한매개및조절효과의경로를분석할수있도록개발된통계프로그램으

로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기반으로변인간매개효과검증에널리활용되고있다(정

유진·최윤정, 2024). 본연구는프로세스매크로V4.2 프로그램에서다중매개효과를분석할

수있는4번모델을활용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노조파업에대한태도-정파성일치여부의조

절효과(<연구가설 4a>) 및조절된매개효과(<연구가설 4b-c>)의검증을위해서는, 조절된

매개모형의효과분석을제공하는프로세스매크로15번모델을활용하였다. 프로세스매크로를

활용한모든분석에서개인의성별과연령, 교육수준을공변인으로포함하였으며, 사회이슈에

대한태도강도(attitude strength)가선택적노출에영향을미친다는선행연구(Brannon et

al., 2007)를기반으로노조파업에대한기존태도강도역시통제변인으로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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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연구가설1>은노조파업이슈에대해응답자본인이읽고자하는기사들을선택할때, 자신의

기존태도와일치하는방향의기사들을더많이선택할것으로예측하였다. <연구가설1>의검

증을위해서, 개인의태도와일치하는기사선택갯수와불일치하는방향의기사선택갯수간

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지검증하는대응표본 t 검정을실시했다. 분석결과, 노조

파업에대한자신의기존태도와일치하는기사들(M=3.42, SD= 1.28)을불일치하는기

사들(M= 2.58, SD = 1.28)보다더많이선택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t(999)

= 10.25, p < .001. 그러므로 선택적 노출 현상에 대한 <연구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아래

<Figure 2>는대응표본t검정결과를시각화하였다.

<연구가설2>와<연구가설3a-b>의검증을위해정치적집단정체성을독립변인으로, 선

택적노출을종속변인으로, 그리고정치성향반대기사에대한부정적감정예측과정치성향

찬성기사에대한긍정적감정예측을매개변인으로하는매개모형을헤이스(Hayes, 2012)의

프로세스매크로(Process Macro) 4번모델을이용하여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직접효과

Figure 2. Comparison of article selection using a paired t-test

Note. A comparative analysis of article selection: Consistent vs. inconsistent with individual attitudes toward union
str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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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우정치적집단정체성이선택적노출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b =

0.09, t = 1.63, p > .05, LLCI = -0.02, ULCI = 0.20). 간접효과의경우(<Table 1> 참

조), 독립변인에서매개변인(정치성향반대기사에대한부정적감정예측)을거쳐종속변인에

이르는 간접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02, BootSE = 0.02,

BootLLCI =-0.02, BootULCI =0.06).

반면, 매개변인(정치성향찬성기사에대한긍정적감정예측)을거쳐종속변인에이르는

간접효과경로는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b =0.06, BootSE=0.03, BootLLCI

= 0.00, BootULCI = 0.11). 즉, 정치적집단정체성과선택적노출간의관계에서긍정적

감정예측만이유의한완전매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는정치적집단정체성이

강한사람일수록자신의정치성향에맞는기사를봤을때자신이경험할긍정적감정을높게예

측하였으며, 이는노조파업에대한자신의기존태도에일치하는기사들을더많이선택하는선

택적노출의증가로이어졌다고해석할수있다. 이에<연구가설2>와<연구가설3a>는기각되

고, <연구가설3b>는지지되었다.

Indirect-effects paths b Boot SE LLCI UCLI

Political group identity

→Negative affective forecasting

→Selective exposure

0.02 0.02 -0.02 0.06

Political group identity

→Positive affective forecasting

→Selective exposure

0.06 0.03 0.00 0.11

Table 1. Mediating Effects of Political Group Identity on Selective Exposure Through Affective Forecasting

다음으로 <연구가설 4a-b-c>는노조파업에대한개인의태도-정파성일치여부의조절

효과에관한것이었다. 검증을위해정치적집단정체성을독립변인으로, 선택적노출을종속

변인으로, 정치성향반대기사에대한부정적감정예측과정치성향찬성기사에대한긍정적

감정예측을매개변인으로설정하고태도-정파성일치여부를조절변인으로설정한후, 프로세

스매크로(PROCESS Macro) 15번모델을검증하였다. 먼저선택적노출에대해정치적집단

정체성과태도-정파성일치여부의 상호작용은유의하지않았다. 태도-정파성일치집단(b =

0.06; SE=0.07, t = 0.89, p > .05)과불일치집단(b =0.04; SE=0.09, t = 0.41, p

> .05)에서모두정치적집단정체성이선택적노출에미치는직접효과가발견되지않음에따라

<연구가설4a>는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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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able 2>에제시한바와같이, 부정적감정예측과태도-정파성일치여부의상

호작용은유의하였다(b = 0.46, SE = 0.09, t = 4.98, p < .001). 다음으로, 긍정적감정

예측과 태도-정파성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26,

SE=0.11, t =2.47, p < .05).

Variables
Selective exposure

b SE t

Political Group Identity (PGI) 0.04 0.09 0.41

Negative Affective Forecasting (NAF) -0.26 0.07 -3.69***

Positive Affective Forecasting (PAF) -0.11 0.08 -1.30

Attitude-Partisanship Congruence (APC) 0.71 0.08 8.84***

PGI x APC 0.03 0.11 0.24

NAF x APC 0.46 0.09 4.98***

PAF x APC

R²

0.26

0.17

0.11 2.47*

Note. Attitude-partisanship congruence (APC; 태도-정파성 일치) was coded with ‘0’ for incongruence and ‘1’ for
congruence between attitude and partisanship; *p < .05. ***p < .001.

Table 2. Result of Moderating-effects Analysis via PROCESS Macro Model 15

본 연구는 태도-정파성 일치에 따른 유의한 조절된 매개 효과를 발견하였다(index =

0.18, BootSE = 0.04, BootLLCI = 0.11, BootULCI = 0.27). 이에 따라 <연구 가설

4b>는지지되었다(<Table 3> 참조). 구체적으로, 태도-정파성일치집단에서는부정적감정예

측과 선택적 노출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Effect = 0.08; BootSE =

0.02, BootLLCI =0.03, BootULCI =0.13), 태도-정파성불일치집단에서는부정적감정

예측과선택적노출간에유의한부(-)적관계가나타났다(Effect = -0.11; BootSE=0.03,

BootLLCI = -0.16, BootULCI =-0.05). 즉, 노조파업에대한개인의태도와정파가일치

하는경우, 지지정파비판정보에대한부정적감정예측이클수록노조파업에대한선택적노

출이증가하는경향이있었다. 반면, 노조파업에대한개인의태도와정파가불일치하는경우에

는, 지지정파비판정보에대한부정적감정예측이클수록노조파업에대한선택적노출이감

소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Figur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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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or: Negative affective forecasting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Moderatedmeditation index .18 .04 .11 .27

Attitude-partisanship congruent group .08 .02 .03 .13

Attitude-partisanship incongruent group -.11 .03 -.16 -.05

Mediator: Positive affective forecasting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Moderatedmeditation index 0.13 0.05 0.03 0.24

Attitude-partisanship congruent group 0.08 0.03 0.01 0.14

Attitude-partisanship incongruent group -0.06 0.04 -0.13 0.02

Table 3. Moderated-Mediation and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of Attitude-Partisanship In/Congruence

또한<Table 3>에제시한바와같이, 본연구는긍정적감정예측에의한유의한조절매

개효과를발견하였다(index = 0.13, BootSE =0.05, BootLLCI = 0.03, BootULCI =

0.24). 이에 <연구가설4c>도지지되었다. 태도-정파성일치여부에따른긍정적감정예측의

조건부매개효과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태도-정파성일치집단에서는긍정적감정예측과선

택적 노출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Effect = 0.08; BootSE = 0.03,

BootLLCI = 0.01, BootULCI = 0.14), 태도-정파성불일치집단에서는긍정적감정예측

Figure 3. Moderating effect of attitude-partisanship in/congr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affective forecasting and selective exposure

Negative Affective For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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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선택적 노출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Effect = -0.06; BootSE = 0.04,

BootLLCI = -0.13, BootULCI =0.02). 즉, 노조파업에대한개인의태도와정파가일치

하는집단에서는지지정파우호정보에대한긍정적감정예측이클수록노조파업에대한선택

적노출경향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노조파업에대한개인의태도와정파가불일

치하는집단에서는, 지지정파우호정보에대한긍정적감정예측이선택적노출에유의한영향

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Figure 4> 참조).

5. 논의

노동조합파업은주로근로조건개선과임금인상등의요구를중심으로이루어지지만, 정치,

기업, 그리고근로자간의이해관계충돌로인해정치적갈등이심화되는양상을띤다. 또한, 노

동조합파업은보수와진보간이데올로기적대립의성격을지닌다(조준모·김기승, 2006). 개인

수준에서바라본다면, 자신의정치적정파성은정파정보노출에대한긍정적또는부정적감정

예측을야기할수있으며, 해당이슈에대해내가알거나믿고자하는선택적노출행위를불러

Positive Affective Forecasting

Figure 4. Moderating effect of attitude-partisanship in/congr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ffective forecasting and selective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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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킬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Dorison et al., 2019; Dvir-Gvirsman, 2019; Tormala,

2016). 이에따라본연구는노동조합파업을중심으로사람들이정치적집단정체성과감정예

측에기반하여선택적노출을하는심리적메커니즘을검증하고자하였다.

본연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자신이지지하는정파의정체성을깊이내면화

한사람일수록선택적노출의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났는데, 이는감정예측이라는변인을통해

매개되었다. 즉, 정치적집단정제성수준이높은사람들이자신의정치성향과일치하는뉴스

기사를접했을때느낄긍정적감정을더강하게예측하는경향이존재하고, 이는선택적노출

수준의증가로이어지는것을발견하였다. 나아가, 본연구는정치적집단정체성으로부터자신

의감정예측에의한선택적노출행위간선형적매개관계가자신의정파성과노조파업태도

가일치하는지여부에따라달라진다는점도확인하였다. 노조파업에대한자신의태도와정치

적정체성이일치하는사람들은정파정보에대한긍정/부정적감정예측수준이높을수록노조

파업에대한선택적노출수준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반면, 노조파업태도와정치적정체

성이불일치하는집단에서는, 지지정파에대한비판적정보노출에대해부정적감정예측이높

을수록, 노조파업에대한선택적노출수준이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본연구의주요발견을바탕으로두가지중요한결론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논쟁적인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람들의 선택적 노출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Knobloch-Westerwick & Meng, 2009). 기존선택적노출연구에서도 밝혀진바와같이,

사람들은자신의정치적신념과부합하거나그신념을지지하는뉴스에더욱노출되기를선호하

는경향이있다(Garrett, 2009; Stroud, 2010). 특히, 국내노동조합파업, 법인세폐지, 복

지확대와같은논쟁적인정치적이슈는사람들에게찬성과반대를명확히구분하는이분법적사

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사회정치적 논쟁적 현안은 개인의 선택적 노출을 강화한다

(Knobloch-Westerwick &Meng, 2009). 개인의선택적노출은자신의신념과태도를강화

하고, 인지 부조화 회피를 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Festinger,

1957; Metzger et al., 2020). 이러한결과는기존선택적노출및확증편향에의한행동학

적효과연구와맥을같이한다. 이분화된정치적논쟁은뉴스이용자들을반향실에갇히게하는

효과를발생시킬수있다는것이다.

다음으로, 뉴스이용자의선택적노출은특정이슈에대한자신의생각과태도에영향을받

는동시에자신의정치성향을기반으로특정뉴스노출에 대한정서적상태를미리예측하고

이를통해선택적인정보행동을할수있다. 기존연구는자신이지지하는정당이나정치인에

대한우호적인뉴스로부터발생하는긍정적또는부정적감정이선택적노출에미치는영향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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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게설명하지못했으나(Iyengar et al., 2008; Meffert &Gschwend, 2012), 본연구에

서밝힌바와같이복잡한정치적이슈에대한개인의정치적태도는그들이지지하는정치집단

의사고에더깊이의존하게되며, 정서적양극화가심화된정치적환경에서개인이자신이지지

하는정당또는정치인에대한긍정적뉴스를기대하면서더욱선택적으로특정뉴스기사또는

언론사에의존하게될수있음을시사한다. 이러한발견은사람들이자신이지지하는정치적이

데올로기나정당의성공을바라며선택적미디어노출을통한정서적기대감을충족한다는추론

을증명했다고볼수있다(Iyengar et al., 2012; Tenenboim-Weinblatt et al., 2022). 이

는또한인지부조화감소를정서적관점으로이해하려는최근의학문적논의와연결된다. 감정

조절이론에따르면, 인지부조화로인한부정적감정은상황에대한재해석을통해조절되는데,

이는 감정적 동기가 정보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Cancino-Montecinos et al., 2020). 결과적으로, 논쟁적인정치적이슈는사람들의선택적

노출을강화하며이과정에서사람들은자신의신념을확인하고강화하는동시에정서적안정감

을추구하는경향이있다는것을본연구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

본연구의결과에대한주요시사점은다음과같다. 먼저, 논쟁적이거나복잡한정치적이

슈는사람들의이분법적사고를촉진시킬수있다. 이러한이슈는찬성과반대의집단여론을형

성하며, 그결과개인의선택적노출을더욱강화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구체적으로, 개

인의태도는자신이지지하는정당의입장과일치할수도있고, 반대될수도있다. 예를들어, 보

수적인정당을지지하는사람이노조파업을지지하는입장을취할수있는데, 이는해당개인이

정치적이데올로기를추구하는명확한방향성은있지만, 집단적사고에반드시의존하지않음을

시사한다(Dvir-Gvirsman, 2019). 반면, 내집단편향이강한사람들은자신의신념과정체성

을강화하기위해선택적노출을하게된다. 이러한경향은기존연구에서확인된개인의태도와

지지하는정파성의일치에따른선택적노출효과와일치한다(Meffert &Gschwend, 2012).

아울러자신의정파성과특정현안(노조파업)에대한정치적태도가일치하는사람들은자신이

지지하는정치적인물이나정당에대한믿음과의존성이높기때문에이들은지지정당/인물에

대한우호적인뉴스를의도적으로더욱탐색하고공유하는데노력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선

택적노출행위는강한내집단편향과애착심을기반으로하는간접적정당지지표현및활동으

로고려할수있다.

또한, 정치적갈등이심한환경에서는개인의감정이자신의신념을강화하려는행동에큰

영향을미칠수있다. 정치적관여가높은사람일수록자신이지지하는정당의성공과번영을더

열망한다(Linz & Stepan, 1996). 태넨보임-베인블랏 등(Tenenboim-Weinblat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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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의연구에따르면, 정치적관여도가높은사람들은감정적극화를더많이경험하며, 정치

적효능감또한더높다고볼수있다(Tenenboim-Weinblatt et al., 2022). 이러한사람들은

복잡한정치적이슈에대해더잘알고있다는내적효능감과자신의정치적표현이정부나정당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적 효능감이 강하다(Chan & Guo, 2013; Jung et al.,

2011). 효능감은개인의정서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으며, 효능감을증진하고유지하기위해

긍정적인감정을기대하고예측하는경향이커진다. 이는선택적노출을더욱강화하는요인으로

작용할수있다. 인지부조화이론(Metzger et al., 2020)에따르면, 사람들은자신의정서를

안정적으로유지하려는경향이있으며, 긍정적인감정을지속하기위해자신의신념과믿음을유

지하고강화하려고선택적노출을한다는점을시사한다. 향후연구에서는정치적집단정체성과

정치적효능감, 그리고감정예측간의관계를보다세밀하게실증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을것

이다.

본연구의한계점과후속연구를위한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는자기보고기

반의횡단설문조사방식을사용했기때문에변인간의인과관계를명확히단정짓기에는한계가

있다. 연구의목적은기존선택적노출요인탐색연구를확장하여, 정치적집단정체성, 감정예

측수준, 그리고정파성일치여부에따라선택적노출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분석하는것이었

다. 그러나감정예측이집단정체성및태도·정파성일치에미치는영향을더명확히밝히기위

해서는추가적인실험연구가필요할것이다. 둘째, 본연구는선행연구에기반해변인을측정

하고분석했지만, 일부변인(예: 정치적이념수준, 감정)의경우측정과정에서비의도적인오

류가발생할수있다. 특히, 감정을긍정과부정으로이분화했으며, 긍정감정예측의매개효과

만을분석했다는한계가있다. 향후연구에서는슬픔, 좌절, 분노, 기쁨등다양한감정이선택적

노출에미치는매개효과를심층적으로탐구할필요가있다. 셋째, 노조파업관련기사의긍정

적혹은부정적헤드라인에대한사전검증을실시하지못한것도본연구의한계라고할수있

다. 선행연구(Garrett, 2009; Kim, 2015; Wojcieszak, 2010)를기반으로실제언론매체

에서보도된기사들중에서노조파업에대해긍정적혹은부정적측면이명확하게강조된기사

들을활용하였으나, 헤드라인의긍정성혹은부정성에대한사전검증이수행되었다면선택적노

출의측정타당도가보다강화되었을것이다. 넷째, 본연구에서는응답자들의정치성향을진보

와보수로이분화하여분석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정치적중립혹은무당층에속하는응답자

들을포함하여분석한다면개인의정치적신념이선택적노출에미치는영향연구에있어보다

의미있는확장이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특정사회이슈에대한개인의태도와정파의관계

또한일치혹은불일치라는범주형변인에서더나아가연속형변인으로측정하여분석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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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선택적노출의영향요인에대해보다세밀한탐색이가능할것이다.

본연구는노동조합파업이라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정쟁적이슈를중심으로분석을진행

했다. 그러나이외에도다양한논쟁적이슈들이존재하며, 이러한이슈들에따라선택적노출의

매개효과가다르게나타날수있음을고려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노조파업사례와같이,

정치적으로첨예한대립이벌어지는경우는다른국가에서도유사하게존재한다. 예를들어이민

정책(Wojcieszak & Garrett, 2018)이나 다문화 정책(Appiah et al., 2013), 백신 접종

(Meppelink et al., 2019) 등의갈등이슈에대한선택적노출경향을분석한해외연구들이

존재한다. 논쟁적인정치사회이슈에대한국가간비교는해석학적접근을필요로한다. 향후

비교연구를통해각국가에서나타나는유사점과상이점이사람들의선택적정보행동에어떻게

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해석학적분석이필요하다.

결론적으로본연구는무엇보다인지부조화이론의측면에서사람들이왜선택적노출을

하는지에대한질문에정서적차원에서접근하였다. 선행연구는선택적노출이확증편향과동

기화된추론을통해발생한다고설명해왔으나본연구는여기에더해, 개인이긍정적인감정을

기대하고자신의태도가타당하다는믿음을가질때, 이러한감정과신념이선택적노출을결정

짓는중요한요인이된다는점을발견하였다. 즉, 사람들이자신의신념을확인하고정당화하려

는심리적동기와더불어집단적사고와긍정적감정의기대가선택적노출을하게끔한다고볼

수있다. 특히, 선택적노출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에대한다면적인탐구는사회심리적

측면에서더욱필요하다. 이는선택적노출이단순히정보의이용차원을넘어, 개인의복잡한

정서와심리에의한의도적정보수용행위라는점을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집단적정서양극화

가심화되고있는현재우리나라의정치적환경속에서선택적노출에대한학문적이해는매우

중요하다. 향후연구는이러한심리적기제들을더깊이탐구함으로써, 정서적양극화를해소하

고사회적통합을촉진하는데기여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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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노조파업기사제목과리드문장

또노조파업손들어준대법: “매출감소없다면손해아냐”

대법원이노조파업에대한회사측손해배상청구를보다엄격히제한하는취지의판결을또다시냈다. 지난15일현대차가사내

하도급노조(비정규직지회)조합원4명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을파기환송한이후2주만이다…

살인적인플레에실질임금↓…줄지어파업

생활물가의급등으로임금인상을주장하는노동자의요구가인건비등비용상승으로어려워진경영환경에대해임금인상억

제를통한업주의경영안정화정책이평행선을이루면서시위와파업이줄을잇고있다. 노동자들은…

“목소리안내면다죽을거같아…4년, 지금처럼살순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남은4년동안다말아먹기전에모이자!’며 ‘노동·민생·민주·평화파괴윤석열정권퇴진’을

전면에내걸고총파업을시작했다. 7월3일부터15일까지2주동안민주노총산하산별노조가이어달리기식파업을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총파업, 일주일앞으로...파업 나서는이유는?

보건의료노조산하128개병원에서지난달말동시에쟁의조정신청을내고총파업을예고하고나섰으며, 정부는파업에대비해'

의료기관파업상황점검반'을구성하고진료대책점검등에나섰다. 간호인력부족문제는대한민국보건산업의고질적인문제

로지목되어왔으나…

“비리집단낙인에폭력진압…아무리온건해도참는데한계”

6월7일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불참을선언한전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6월27일 1만명의노조대표자들이모

여 ‘윤석열정권과전면전’을선포했다. 최저임금인상, 노동개악저지, 노동탄압분쇄를외치며거리집회를하고, 지도부는세종

시고용노동부청사앞에서…

파업했다고641명에손배소…그래도 ‘노조’하는이유

641명. 2021년9월현대제철하청노조의파업에회사가제기한손해배상소송(손배소) 피고수다. 하청노조가아닌개인을겨

냥했다. 합법파업의범위를넓히고개인조합원의책임을제한하는‘노란봉투법’ 입법이차일피일미뤄지던때였다...

파업때운송사협박포항·경주화물연대간부 9명유죄

화물연대경북포항지역본부와경주지부간부·조합원9명이운송사관계자를협박하여특수강요와특수협박등혐의로유죄가선

고됐다. 이들은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총파업) 기간에다수의운송사관계자에게집단운송거부에동참하지않으면보복하겠다고

협박한혐의로기소됐다…

민노총총파업나흘째, 도심대규모집회에교통정체

민노총이대규모집회와행진을진행함에따라서울도심교통에혼란이빚어졌고, 노조원일부가인도를점거하면서시민들이통

행에불편함을겪기도했다. 이로인해인도를지나가려던시민들의통행에불편이생겼고, 일부시민들은…

50일넘긴급식조리원노조파업에뿔난학부모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대전지부소속급식조리원들의파업이50일을넘기며학생들이두달째도시락등으로끼니를

때우고있다. 파업이장기화되며, 일부학부모들은대체인력을투입해서라도급식을먹을수있게해달라고요청했으나, 해당행

위가불법이라며거부당하였다...

‘노동자권익’ 아닌 ‘정권 퇴진’ 외치는민주노총…고용장관 “불법행위엄정대응”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 ”민주노총의파업은노동자권익을위한것이아니라정권퇴진을위한정치적인불법행위이다.” 국민일

상에큰불편과혼란을초래하고국민경제를무시하는투쟁은중단하고대화와타협을통해합리적인해법을모색해야한다는여

론이…

민노총총파업나흘째… 7000명에또막힌도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결의대회에약7000명(경찰추산)이참가했다. 파업집회로인해극심한교통정체가나

타나일반시민들이피해를입음은물론, 주변상권의영업피해또한우려되었다...

윤재옥 “민주노총, 도넘는정치파업…특혜지키기위한것”

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 “민주노총의파업은정치적파업이다”. 민주노총의극단적정치파업은국민들의권리와사회질서를교

란하는것은물론, 무역수지의흑자전환으로인한경제희망에찬물을끼얹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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