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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여름 언어학 공동학술대회 ▣
▪주제 : 데이터 마이닝과 언어 연구
▪일시 : 2024년 8월 20일(화) 10:00~18:30, 8월 21일(수) 9:30~ 12:30

2024�여름�언어학�공동학술대회:�데이터�마이닝과�언어�연구

일�정 발표�및�내용

첫째�날

8월� 20일

(화)

10:00~10:20

개회식

인문대� 137(문원강당)
�사회:�이현희(안양대)

▪개회사:�구본관(서울대,�한국어학회장)
▪축사:�송민영(동국대,�한국언어정보학회장)
▪환영사:�류병래(충남대� HUSS�사업단장)

10:20~12:20

(각� 30분)

Session� 1.�

인문대� 137

Session� 2.�

인문대� 135

Session� 3.�

인문대� 136

사회:�김현주(공주교대) 사회:�윤수연(충남대) 사회:�김정수(인천대)

감성분석을�활용한�언어자료의�분석
법률�추론을�위한�한국어�언어모델의�도메인�적응�

훈련�평가

Top2Vec을�적용한�개념적�은유�

패턴�추출

▪발표:�이용훈(충남대)
▪토론:�강아름(충남대)

▪발표:�조은비(고려대),� 송상헌(고려대)
▪토론:�도재학(경기대)

�▪발표:�최영주(조선대)
�▪토론:�김정수(인천대)

한정성과�상호참조해결의�만남 한국어�언어모델의�성�편향성�측정과�완화

한국어와�영어의�감정단어�분석:�

empathy,� sympathy,� pity,�

compassion을�중심으로

▪발표:�강아름(충남대)
▪토론:�박상희(한밭대)

▪발표:�이수빈(고려대),� 송상헌(고려대)
▪토론:�정유남(순천대)

�▪발표:�박소형(제주대),�
윤홍옥(제주대)

�▪토론:�최영주(조선대)
텍스트�마이닝을�위한�한국어�형태분석�

라이브러리의�특성과�성능�비교

거대�언어�모델은�맥락�의존적�혐오�표현을�잘�

탐지할�수�있을까?

독일어�지배합성어의�의미해석�

모델�연구

▪발표:�박선우(계명대)
▪토론:�김혜영(공주교대)

▪발표:�박은아(고려대),� 송상헌(고려대)
▪토론:�이용훈(충남대)

▪발표:�구영은(성균관대),� 국지연
(연세대),� 류수린(가천대)

▪토론:�류병래(충남대)

말뭉치를�활용한�데이터�설명문의�간기호적�

양상�분석
-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 vs.� Multiple� Case�

Marking:� A� Colloquial� Corpus�

Study� of� `kes'� in� Korean

▪발표:�이지연(우송대)
▪토론:�박종관(충남대) -

▪발표:�류병래(충남대)
▪토론:�김정수(인천대)

12:20~13:30 점심�식사

13:30~16:10

(각� 40분)

Session� 4.� 기조�발표:�텍스트�마이닝�언어�연구의�최신�동향과�실제

인문대� 137

사회:�박선우(계명대)�

생성형�언어모델�원리와�최신�연구동향 ▪발표:�임수종(ETRI)
실전!�토픽�모델링을�이용한�연구�동향�분석 ▪발표:�이민철(카카오)

한국어�텍스트�마이닝과�네트워크�분석� 부사와�용언을�중심으로 ▪발표:�정성훈(목포대)
언어�변화�탐색:�신문�언어에�대한�텍스트�마이닝�분석

▪발표:�이도길(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6:10~16:20 휴식

16:20~17:00

종합토론

인문대� 137
좌장:�박선우(계명대)

�▪토론:�윤홍옥(제주대),� 이용훈(충남대),� 김혜령(고려대),� 박진호(서울대)

17:00~18:30

박승빈�국어학상�시상식

인문대� 137
포스터�발표

사회:�이동혁(부산교대) 재일�한인의�한국어교육�현황과�과제 ▪발표:�김희경(후쿠오카여자대학)

<식순>

1. 개회사

2. 경과�보고

3. 시상�및�소감

4. 기념�촬영

5. 저술대상�특강

한국어�문장부호의�감성분석�연구 ▪발표:�김청(충남대)
구어�코퍼스를�활용한�MZ�세대�

예의전략의�변화�경향과�원인�연구
▪발표:�박수경(충남대)

구어와�준구어�코퍼스를�활용한�

한국어�정도부사�연구:� '완전'을�중심으로
▪발표:�유민영(충남대)

사과문�유형에�따른�사과�표현�분석:� TTR과�

토픽모델링�활용
▪발표:�김유은(충남대)

형태소�분석기를�활용한�한국�랩�가사의�

언어적�특성:�쇼미더머니를�기점으로
▪발표:�류재현(충남대)



게임�이름�줄임말의�선택�동인과�선택�근거 ▪발표:�정태영(충남대)
미국과�한국의�대학졸업�축사�비교 ▪발표:�이정연(충남대)

코퍼스를�활용한�미성년자의�인터넷�플랫폼상�

언어사용에�대한�연구:�메신저형�

소셜네트워크를�중심으로

▪발표:�이찬규(충남대)

�이상한�나라의�앨리스를�통한�구글번역기와�

파파고의�비교
▪발표:�성승협(충남대)

공익광고�주제와�뉴스�빈출어휘의�상관관계 ▪발표:�조유미(충남대)
생성형�인공지능을�이용한�법률�문서�작성을�

위한�프롬프트�엔지니어링
▪발표:�이기훈(고려대)

인공지능을�활용한�법학적성시험�언어이해�

영역�분석과�학습
▪발표:�곽채원(영남대)

구술�아카이브�토픽모델링을�통한�개인의�언어�

이해
▪발표:�임시현(영남대)

언어연구의�디지털�융합�사례�연구 ▪발표:�정희진(영남대)
김천�지역�아동들의�체언�말�자음�/ㅊ,�ㅌ/�실현�

양상
▪발표:�강동효(충남대)

프롬프팅을�활용한� ChatGPT의�음운론�지식�

실험:�한국어�음운현상을�중심으로
▪발표:�김연수(충남대)

18:30~ 저녁�식사�및�연회

둘째�날

8월� 21일

(수)

09:30~11:00

(각� 30분)

Session� 5.�

인문대� 137

Session� 6.�

인문대� 135

Session� 7.�

인문대� 136

사회:�송상헌(고려대) 사회:�강아름(충남대) 사회:�이용훈(충남대)

동사의�위치와�빈도로�알아보는�노년층�

언어의�통사적�특징

서울말�낭독체�발화�말뭉치의�모음�무성음화�현상�

분석

An� experimental� study� on�

information� structure� effects� in�

voice-mismatched�

pseudogapping

▪발표:�김수연(세종대),� 옥성수(세종대)
▪토론:�박슬기(경희대)

▪발표:�윤수연(충남대)
▪토론:�이봉원(나사렛대)

▪발표:� 박상희(한밭대),� 김정수(인
천대)

▪토론:�이주원(전주대)
노년층�언어의�비유창성:�지역별,�성별�

차이를�중심으로

한국어�교사의�상호문화�능력에�대한�인식�조사� �

중국�문화를�중심으로� -

Nonstandard� 'what'� as� a�

mirativity� strategy� in� Korean

▪발표:�최혜원(이화여대)
▪토론:�옥성수(세종대)

▪발표:�박나려(서울대),� 왕징(서울대)
▪토론:�박은석(서울대)

▪발표:�김옥기(경희대)
▪토론:�박상희(한밭대)

노년층�언어�모음�발화의�음성학적�특징

평가적�태도�부사�중� [본질ESSENCE]류�구문의�

의미적�확장과�담화적�기능:�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를�중심으로

Case-mismatching� vs.� D-linking�

of� ATB� wh-questions� in� Korean

▪발표:�장하연(성균관대)
▪토론:�윤수연(충남대)

▪발표:�공나형(전남대)
▪토론:�김현주(공주교대)

▪발표:�김유정(고려대),�
김정석(고려대)

▪토론:�김정수(인천대)
11:00~11:10 휴식

11:10~12:10

(각� 30분)

Session� 8.�

인문대� 137

Session� 9.�

인문대� 135

사회:�서형국(전북대) 사회:�강아름(충남대)�

개념적�접근성의�언어적�표현� -� ‘당장’,�

‘(~까지)�갈�것도�없이’,� ‘~만�해도’를�

중심으로

Parenthetical� predicates� in� subjectless� as-clauses:� A� collexeme� analysis

▪발표:�이의종(전�도쿄대)
▪토론:�이준희(동국대)

▪발표:�박슬기(경희대)
▪토론:�김정수(인천대)

언해본� 『삼강행실도』�초간본의�정본(定本)�

수립을�위한�연구(2):� «충신도»를�

중심으로

A� collostructional� approach� to� the� English� concealed� passive� construction

▪발표:�김유범(고려대),� 오민석(고려대),�
이규범(충북대)

▪토론:�허인영(인하대)
▪발표:�김정수(인천대),� 심록(Univ.� of� South� Carolina)
▪토론:�박슬기(경희대)

12:10~12:20 휴식

12:20~12:30

연구윤리�교육�및�폐회식

인문대� 137
사회:�김정수(인천대)

▪연구윤리�교육:�구본관(서울대,�한국어학회장)
▪폐회사:�송민영(동국대,�한국언어정보학회장)



개회사

긴 장마와 이어지는 더위를 지나서 입추를 지나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랬듯  . 
이 새로운 가을과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즈음에 한국어학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더운 . 
일기에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회는 우리. 
나라의 중심 도시 대전에서 데이터 마이닝과 언어 연구 를 주제로 한국어학회와 언어정보‘ ’
학회 충남대 사업단 충남대 언어학과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HUSS , . 
이 주제는 기술의 진보로 언어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언어 연구 방법도 근본적으로 
변화해 가는 이 시대에 언어학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참석자 . 
모두 좋은 의견을 교류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회사를 겸해서 몇 가지 인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기조 발표를 해 주시는 임  . , 
수종 이민철 정성훈 이도길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회의 주제에 맞추어야 하는 , , , . 
기조 발표는 항상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기에 쉽지 않은데 기꺼이 수락해 주셔서 우리 학, 
술대회를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일반 발표와 포스터 발표 토론과 사회를 맡아 주. , 
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연구이사님. 
들 진행해 주신 총무이사님과 간사 선생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표 토론 사회를 , . , , 
맡아 주신 분들 못지않게 참여해 주신 모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나 사회. 
가 아닌 데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학회라는 학문적인 소통의 장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학술대회 기준 중에 있는 제 회 학범박승빈국어학상 시상식에도 같이 관심을 가  5
지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를 맞이하여 상금 규모도 더 커. 
진 저술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학회를 . 
마무리하는 시간에 다음 회기의 회장 선출 등이 논의될 총회가 있으니 한국어학회 회원 ,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충남대에서 열게 도와주신 류병래 단장님과 충남대 사업단 충  HUSS , 
남대 언어학과 선생님들 송민영 회장님과 언어정보학회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 . 
쪼록 이번 학회가 참석자 여러분들의 학문적인 행보에 의미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한국어학회장 구본관                                      2024 8 20



축사 
 

2024 여름 언어학 공동학술대회를 맞이하며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끝나고 태양이 이글거리는 뜨거운 여름의 상징인 8월이 어느덧 시작되었습니

다. 무덥고 힘든 날씨를 태양과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공동학술대

회가 8월 20일과 21일 양일 간에 걸쳐 충남대에서 개최가 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은 한국언어정보학회, 한국어학회, 충남대 HUSS 사업단, 충남대 언어

학과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4 여름 언어학 공동학술대회로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과 언어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논문들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ChatGPT와 같은 AI가 개발되어 유행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대규모의 데이터베이

스(database)에서 데이터 간의 정보를 분석하여 그 안에 숨겨진 통계적 규칙이나 패

턴 등을 찾아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 마이닝이 AI의 주요 관심 분야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를 자연언어 연구와 관련시킨 논문과 기조발표 등이 준

비되어 있어 이 번 학술대회는 회원 여러분께 이들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경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들 주제이외에도 다양한 논문과 

포스터발표들이 준비되어 알찬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나 

논문발표 등이 아무리 알차고 좋더라도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없다면 성공적인 학술
대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들께서 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그 동안 수행해 왔던 연구 성과물들을 발표하고 토론하여 뜨거운 태양과 같은 열

정이 발산되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에 흔쾌히 기조발표와 논문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번 학술대회 준비와 개최를 위해 힘을 써 주신 

한국어학회, 충남대 HUSS 사업단, 충남대 언어학과와 한국언어정보학회 관계자 분들

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 회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

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언어정보학회 회장 

 

동국대 송민영 배상  



환영사

2024년 여름 언어학 공동학술대회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간 <데이터 마이닝과 언어 연구>라는 주제로 개최되

는 학술 대회에 함께해 주신 연구자분들, 학생들, 그리고 언어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주관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HUSS 사업단은 고려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그리고 국립순천대학교, 숙

명여자대학교, 영남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가 참여대학으로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습니

다. 이 사업단은 인문사회 분야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문·이과 장벽을 허무

는 디지털 역량 함양, 사회문제 해결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산학 협력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이번 학술대회를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여깁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방대한 양의 언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유용한 

패턴과 혜안을 발견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다

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시대에 언어 연구가 어떻

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탐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 발표자분들의 연구 결

과와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얻고,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언어정보학

회와의 협력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유서 깊은 한국어학회와의 공동 주최는 

우리 충남대학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특별히 매우 뜻깊고 귀하게 생각합니

다. 한국어학회 구본관 회장님과 이현희 총무이사님, 한국언어정보학회 송민영 회장

님과 김정수 총무이사님, 그리고 충남대학교 디지털 HUSS 사업단과 언어학과의 강

아름 교수님과 이용훈 교수님, 그리고 그 외 수고해 주신 양 학회 관계자 선생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번 지적 향연을 즐기시기

를 바라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학문적으로 큰 성취가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단 단장

언어학과 교수

류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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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M
otivation
w

Sentiment analysis is one of the important techniques in 
the text analysis.

w
Thoughsentiment analysishas been used in the practical 
applications, it can also be used in the analysis of literary 
works or linguistic data.

§
Goal
w

To survey the fundamental concepts, methods, and 
applications of sentiment analysis

w
To examine how sentiment analysis can be used in the 
analysis of literary works or linguist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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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

Sentim
ent	Analysis

w
Sentiment analysis (also known as opinion mining or 
emotion AI) is the use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xt analysis, 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biometrics to 
systematically identify, extract, quantify, and study 
affective states and subjective information.

w
It is widely applied to voice of the customer materials 
such as reviews and survey responses, online and social 
media, and healthcare materials for applications that 
range from marketing to customer service to clinical 
medicine.

w
W

ith the rise of deep language models, such as RoBERTa, 
also more difficult data domains can be analyzed, e.g., 
news texts where authors typically express their 
opinion/sentiment less explici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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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

Sentim
ent	Analysis	(Ternary	Classification)

Source:	https://centricconsulting.com
/blog/sentim

ent-analysis-w
ay-beyond-po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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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otional	Analysis	(Plutchik’s	w

heel	of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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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

Level	of	Sentim
ent	Analysis	(W

ankhade
et	al.	

202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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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

Approaches	of	Sentim
ent	Analysis	(W

ankhade
et	al.	202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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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

Applications	of	Sentim
ent	Analysis	(W

ankhade
et	al.	2023: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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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to Linguistic Data
§

Sentim
ent	Analysis	Applied	to	Literary	W

orks	
(N

alisnick
and	Baird,	2013: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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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to Linguistic Data
§

Sentim
ent	Analysis	Applied	to	Literary	W

orks

Source:	https://cozydatascientis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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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to Linguistic Data
§

Application	to	the	Analysis	of	Suicide	N
otes

w
Two Types of Texts
●

Suicide Notes
●

Ordinary Texts
w

Two Types of Analyses
●

Ternary Classification
●

Probability of Positive Sentiment (PPS)

§
Corpus	Com

pilation	(Lee,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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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to Linguistic Data
§

BERT	M
odel	w

ith
Single

Sentence	(D
evlin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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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to Linguistic Data
§

Ternary	Classification	+	Box	Plot	(Lee,	2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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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to Linguistic Data
§

PPS	+	Box	Plot	(Lee,	2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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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to Linguistic Data
§

Ternary	Classification	+	Violin	Plot	(Lee,	20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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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to Linguistic Data
§

PPS	+	Violin	Plot	(Lee,	20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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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to Linguistic Data
§

Violin	Plots	for	100	Suicide	N
otes	(Lee,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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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to Linguistic Data
§

Violin	Plots	for	100	O
rdinary	Texts	(Lee,	2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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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m

ary
§

Sentim
ent	Analysis

w
Study affective states and subjective information

w
Sentiment Analysis vs. Emotional Analysis

w
Approaches
●

Lexicon-based
●

Machine Leaning/Deep Learning
●

Hybrid

§
Applications	to	Studies	in	H

um
anities

w
Literary W

orks
w

Suicide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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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상
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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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

의
만

남
강

아
름

충
남

대
학

교
ark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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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 데

이
터

마
이

닝
과

언
어

연
구

2024-08-20

•
사

업
명

: 2024 신
진

연
구

지
원

사
업

•
과

제
명

: 한
정

성
과

상
호

참
조

해
결

의
만

남
: 딥

러
닝

언
어

모
델

의
활

용
•
과

제
번

호
: N

R
F-2024S1A

5A
8020590

•
연

구
책

임
자

: 강
아

름
•
연

구
원

: 송
영

숙
(사

이
오

닉
에

이
아

이
)

•
연

구
보

조
원

(충
남

대
학

교
언

어
학

과
): 

•
김

예
하

김
유

은
이

규
빈

이
주

원
정

태
영

한
송

2024-08-072

목
표

•
전

통
이

론
언

어
학

적
분

석
방

법
론

+
최

신
의

딥
러

닝
기

술
융

합

•
한

국
어

의
한

정
성

(d
efiniteness) 현

상
을

연
구

•
한

정
성

에
대

한
인

간
의

언
어

능
력

실
체

에
대

해
탐

구

D
efin

iten
ess in

 En
g
lish

•
유

일
성

(uniq
ueness): 

(1) The m
o
o
n is b

rig
ht.

(2) The stud
ents cam

e.

(3) the m
o
o
n =

 ι(λx.d
o
nkey(x))

(4) the stud
ents =

 m
ax(λx.d

o
nkeys(x))

7



2024-08-073

D
efin

iten
ess in

 En
g
lish

•
친

숙
성

/조
응

성
(fam

iliarity/anap
ho

ricity): 

(5) There is [a m
an]1 . [The m

an]1
is tall.

(6) The Extend
ed

 N
o
velty-Fam

iliarity C
o
nd

itio
n (H

eim
 1982): 

Fo
r a δ

 to
 b

e felicito
us w

.r.t a co
ntext C

 it is req
uired

 fo
r every N

P
i in that:

a. if N
P

i is [-
d
efinite], then i

∉
D

o
m

(C
);      N

O
V
ELTY C

O
N

D
ITIO

N
b
. if N

P
i is [+

 d
efinite], then

(i) i
∈

 D
o
m

(C
), and

(ii) if N
P

i is a fo
rm

ula, C
 entails N

P
i

FA
M

ILIA
R
ITY C

O
N

D
ITIO

N

D
efin

iten
ess in

 En
g
lish

•
교

량
지

시
(b

rid
g
ing

) 관
계

v
부

분
-전

체
(p

art-w
ho

le) 관
계

(7) There is a ro
o
m

. [The ceiling
] is b

lue.

v
생

산
물

-생
산

자
(p

ro
d
uct-p

ro
d
ucer) 관

계

(8) I read
 [a no

vel] to
d
ay. [The autho

r] w
as French.

2024-08-074

D
efin

iten
ess in

 G
erm

an

•
Stro

ng
 D

 vs. W
eak D

 (Schw
arz 2019, 2013)

(9)   H
ans 

g
ing

zu
d
em

H
aus 

[G
erm

an]
H

ans 
w

ent 
to

 
the

stro
ng

ho
use

(10) H
ans 

g
ing

zum
H

aus
H

ans 
w

ent 
to

.the
w

eak
ho

use
‘H

ans w
ent to

 the ho
use.’

(11) 
:λs

r λP:∃!x[P(x)(s
r )].ιxP(x)(s

r )

(12) 
: λs

r λPλy:∃!x[P(x)(s
r )∩

x=
y].ιx[P(x)(s

r )∩
x=

y]

D
efin

iten
ess in

 G
erm

an

부
분

-전
체

(p
art-w

ho
le) 관

계

(13) 
D

er 
K
ü
h
lsch

ran
k

w
ar

so
g
ro

ß, 
d
ass

d
er

K
ürb

is
[G

erm
an]

The
frid

g
e

w
as

so
b
ig

that
the

p
um

p
kin

Pro
b
lem

 lo
s

im
/#

in
 d

em
G

em
ü
sefach

W
itho

ut a p
ro

b
lem

in-the
w

eak /in the
stro

ng
crisp

er

U
nterg

eb
racht

w
ard

en
ko

nnte.

sto
w

ed
 

b
e

co
uld

‘The frid
g
e w

as so
 b

ig
 that the p

um
p
kin co

uld
 easily b

e sto
w

ed
 in the crisp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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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fin

iten
ess in

 G
erm

an

생
산

물
-생

산
자

(p
ro

d
uct-p

ro
d
ucer) 관

계

(14)
D

as
Theaterstück

m
issfiel

d
em

Kritikerso
sehr, 

Th
e

p
lay

d
isp

leased
the

critic
so

m
uch

d
ass

er
in

seiner
Besp

rechung
kein

g
utes

H
aar

that
he

in
his

review
no

g
o
o
d

hair
#
am

/an
 d

em
A

u
to

r
ließ. 

o
n-the

w
eak /o

n the
stro

ng
autho

r
left

‘The p
lay d

isp
leased

 the critic so
 m

uch that he to
re the autho

r to
 p

ieces in 

this review
.’

D
efin

iten
ess in

 K
o
rean

•
유

일
성

(uniq
ueness): 

(15) (*그
) 달

이
밝

다
.

•
친

숙
성

/조
응

성
(fam

iliarity/anap
ho

ricity): 

(16) 저
기

한
남

자
가

있
다

. (그
) 남

자
는

키
가

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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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fin

iten
ess in

 K
o
rean

•
부

분
-전

체
(part-w

ho
le)

(17) 냉
장

고
가

너
무

커
서

호
박

을
(*그

) 채
소

칸
에

쉽
게

넣
을

수
있

다
.

•
생

산
물

-생
산

자
(p

ro
d
uct-p

ro
d
ucer)

(18) 나
는

오
늘

소
설

을
한

권
읽

었
다

. (그
) 저

자
는

프
랑

스
인

이
다

.

D
efin

iten
ess in

 K
o
rean

K
ang

 (2021): Stro
ng

 D
 vs. W

eak D
                                      (22)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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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nks (2018): 한

정
성

은
범

언
어

적
으

로
상

호
배

타
적

(유
일

성
vs. 친

숙
성

)

•
최

근
연

구

v
상

호
배

타
적

인
프

레
임

웍
을

따
르

지
않

음
(Sim

p
so

n&
W

u
2022, D

ayal&
Jiang

2023)

v
민

명
사

또
한

유
일

성
/친

숙
성

을
모

두
나

타
낼

수
있

음

D
efin

iten
ess in

 K
o
rean

•
한

국
어

는
무

관
사

언
어

이
자

분
류

사
언

어
로

서
명

시
적

인
한

정
사

없
이

도
통

사
환

경

과
의

미
/화

용
적

문
맥

의
영

향
을

받
아

민
명

사
가

여
러

가
지

의
미

해
석

을
발

생
시

킬

수
있

다
(강

범
모

2014, 전
영

철
2013, K

im
&

M
o
o
n

2021, Park 2022, C
hierchia

1998, A
hn

2019). 

•
한

국
어

의
한

정
성

:

•
배

타
적

: 중
국

어
와

같
이

지
시

사
'그

'가
한

정
사

역
할

을
하

지
만

수
의

적
이

라
는

입
장

(K
ang

 2021, 

K
im

 2023a,b
). 

•
증

감
적

: 한
국

어
한

정
성

은
상

호
배

타
적

이
지

않
고

증
감

성
을

지
닌

(g
rad

ient) 레
벨

로
설

명
될

수

있
음

(박
소

영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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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fin

iten
ess in

 K
o
rean

한
국

어
의

민
명

사
는

맥
락

에
따

라
담

화
내

에
서

한
정

적
인

해
석

유
발

(21) 의
자

가
방

에
있

다
.

'There is a chair in the ro
o
m

.’

'The chair is in the ro
o
m

.’

'There are chairs
in the ro

o
m

.’

'The chairs are in the ro
o
m

.’

'그
'의

발
생

은
수

의
적

(22) 저
기

한
남

자
가

있
다

. (그
) 남

자
는

키
가

크
다

.

D
efin

iten
ess in

 K
o
rean

•
한

국
어

의
한

정
성

은
유

표
적

인
한

정
사

(d
efinite d

eterm
iner)의

존
재

가

한
정

명
사

구
를

구
성

하
는

데
있

어
서

필
수

적
이

지
않

고
맥

락
속

에
서

(비
)

한
정

성
의

의
미

가
결

정
되

기
때

문
에

명
확

한
의

미
포

착
이

어
려

움

•
실

물
적

데
이

터
를

기
반

으
로

한
실

증
적

증
명

과
정

이
필

수
적

으
로

진
행

될
필

요
가

있
음

•
또

한
개

체
를

지
시

하
는

관
계

는
문

장
단

위
가

아
닌

문
서

전
체

에
서

문
맥

의
정

보
구

조
를

파
악

하
는

것
이

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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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referen

ce reso
lu

tio
n
 (상

호
참

조
해

결
)

•
상

호
참

조
해

결
은

문
장

이
나

텍
스

트
내

에
서

동
일

한
개

체
나

개
념

을

가
리

키
는

여
러

용
어

나
대

명
사

를
식

별
하

고
그

들
의

관
계

를
해

결

하
는

프
로

세
스

•
문

서
텍

스
트

상
에

조
응

관
계

가
주

석
된

상
호

참
조

해
결

말
뭉

치
를

분
석

하
여

한
정

성
의

의
미

표
상

을
탐

지

C
o
referen

ce reso
lu

tio
n

[감
자

역
병

균
]은

[[난
균

]의
일

종
]으

로
, [감

자
]에

[[감
자

마
름

병
]이

라
는

심
한

질
병

]을
일

으
킨

다
. [이

]는
[1845년

아
일

랜
드

와
1846년

스
코

들

랜
드

고
지

에
서

일
어

난
[[감

자
] 대

기
근

의
주

요
원

인
가

운
데

하
나

]이
다

.

(23) ([감
자

역
병

균
], [난

균
의

일
종

], [이
], [1845년

아
일

랜
드

와
1846년

스
코

틀
랜

드
고

지
에

서
일

어
난

감
자

대
기

근
의

주
요

원
인

가
운

데
하

나
])

2024-08-0710

C
o
referen

ce reso
lu

tio
n

•
BER

T 기
반

end
-to

-end
 방

법
&

포
인

터
네

트
워

크
를

사
용

한
기

계
학

습
방

법

•
김

기
훈

외
(2019), Park (2021), 조

경
빈

외
(2022):B

ER
T를

통
합

한
멘

션
랭

킹
모

델
(Jo

shi et al. 

2019)을
사

용
하

여
한

국
어

의
의

미
적

이
고

구
조

적
인

특
징

을
반

영
하

는
모

델
을

제
안

•
박

천
음

외
(2016):포

인
터

네
트

워
크

를
활

용
하

여
R
N

N
 인

코
더

-디
코

더
의

고
정

된
출

력
길

이

문
제

를
해

결
하

고
, 이

를
통

해
대

명
사

참
조

해
결

에
서

높
은

성
능

향
상

을
증

명

•
W

ei W
u et al.(2019),이

동
헌

외
(2020):주

변
문

맥
을

활
용

하
여

후
보

멘
션

에
대

한
질

문
을

생

성
하

고
, 이

를
이

용
하

여
문

단
내

에
서

상
호

참
조

멘
션

의
위

치
를

파
악

연
구

방
법

①
이

론
언

어
학

에
서

다
루

는
한

정
성

의
특

징
을

기
반

으
로

상
호

참
조

해
결

말
뭉

치
를

분
석

②
말

뭉
치

에
서

추
출

한
문

장
들

을
훈

련
데

이
터

로
구

축
하

여
한

국
어

한
정

성
에

영
향

을
주

는
요

인
을

예
측

하
는

문
장

분
류

모
델

구
성

11



2024-08-0711

연
구

대
상

코
퍼

스

•
국

립
국

어
원

상
호

참
조

해
결

말
뭉

치
(2019)

•
분

량
:총

300만
어

절
(문

어
200만

어
절

, 구
어

100만
어

절
)

•
JSO

N
(U

TF-8 인
코

딩
) 파

일

연
구

진
행

I.
상

호
참

조
해

결
코

퍼
스

분
석

및
한

정
성

문
장

추
출

II.
테

스
트

셋
구

축

III.
모

델
평

가
: Surp

risal

2024-08-0712

I. 코
퍼

스
분

석
및

문
장

추
출

I. 코
퍼

스
분

석
및

문
장

추
출

12



2024-08-0713

II. 테
스

트
셋

구
축

III. 모
델

평
가

•
서

프
라

이
절

(Surp
risal): 

•
문

맥
속

의
단

어
발

생
에

있
어

서
상

대
적

예
외

성
(unexp

ected
ness)를

측
정

한
값

•
문

장
에

서
선

행
단

어
들

이
주

어
졌

을
때

, 목
표

단
어

(w
i)가

발
생

할
확

률
값

을

마
이

너
스

로
그

한
값

•
Surp

risal(w
i ) =

 -lo
g
(p

(w
i |w

1 ...w
i-1 ))

2024-08-0714

●
30개

문
장

의
3개

항
목

(item
):b

are no
un(“로

표
시

), ‘그
’, ‘이

’

원
문

: IBK투
자

증
권

제
25회

ELS는
3년

만
기

에
최

대
연

10%
 수

익
을

지
급

한
다

. 만
기

까
지

55%
 미

만
으

로
하

락
한

적
이

없
어

도
[M

A
SK]

연
10%

 수
익

이
나

지
만

한
번

이
라

도
55%

 미
만

으
로

하
락

하
면

원
금

손
실

이
발

생
한

다
.

B
ER

T 토
큰

처
리

예
시

: ['[C
LS]', 'i', '#

#
b
', '#

#
k', '#

#
투

자
증

권
', '제

', '#
#
25', '#

#
회

', 'e', '#
#
l', '#

#
s', '#

#
는

', '3', '#
#

년
', '만

', '#
#
기

에
', '최

대
', '연

', '10', '%
', '수

익
', '#

#
을

', '지
급

', '#
#
한

다
', '.', '만

', '#
#
기

', '#
#
까

지
', '55', '%

', '미
만

', '
#
#
으

로
', '하

락
', '#

#
한

', '적
이

', '없
어

', '#
#
도

', '[M
A
SK]', '연

', '10', '%
', '수

익
', '#

#
이

', '나
', '#

#
지

만
', '한

', '번
', '#

#
이

라
', '#

#
도

', '55', '%
', '미

만
', '#

#
으

로
', '하

락
', '#

#
하

면
', '원

', '#
#
금

', '손
실

', '#
#
이

', '발
생

한
', '#

#
다

', '.', '[SEP]']

klu
e/b

ert-b
ase

b
ert-b

ase-m
u
ltilin

g
u
al-cased

B
A
R
E_

N
O

U
N

그
이

B
A
R
E_

N
O

U
N

그
이

12.48303223
15.3257246

15.59858513
12.4829607

9.406414032
11.36205959

<
결

과
예

시
>

(코
드

 출
처

) 이
규

민
 외

 (2021). D
eep

K
LM

 - 통
사

 실
험

을
 위

한
 전

산
 언

어
모

델
 라

이
브

러
리

 -. 언
어

사
실

과
 관

점
, 52(0), 265-306.

후
보

단
어

인
코

딩

서
프

라
이

절
결

과
값

모
델

Item
평

균
분

산
표

준
편

차
O

n
e-w

ay A
N

O
V
A

(F-검
정

)

p
-valu

e
(alp

h
a =

 0.0
5)

klue/
b
ert-base 

민
명

사
11.7364

8.957
2.99

5.498
0.00564

그
12.221

22.969
4.79

이
8.598

31.365
5.600

b
ert-base-m

u
ltiling

ual-cas
ed

민
명

사
7.142

6.132
2.476

2.980
0.0559

그
8.196

9.391
3.064

이
6.314

11.342
3.367

13



2024-08-0715

결
과

해
석

●
평

균
값

비
교

: ‘그
’ >

 민
명

사
>

 ‘이
’

●
분

산
비

교
: ‘이

’ >
 ‘그

‘
>

민
명

사

●
klue/b

ert-b
ase:p

-value
=

0.00564

●
b
ert-b

ase-m
ultiling

ual-cased
:p

-value
=
 0.0559

●
통

계
적

유
의

미
성

을
위

해
분

석
대

상
문

장
개

수
충

분
히

확
보

후
재

분
석

필
요

●
한

정
성

에
영

향
을

미
치

는
세

부
요

인
분

석
필

요

결
론

•
이

론
언

어
학

과
자

연
어

처
리

연
구

방
법

론
을

융
합

하
여

한
국

어
한

정
성

의
통

사
의

미
적

쟁
점

을
연

구

•
이

론
적

: 한
국

어
고

유
의

명
확

한
한

정
성

체
계

정
립

•
전

산
적

: 자
연

어
문

장
으

로
훈

련
데

이
터

와
평

가
데

이
터

구
축

, 딥
러

닝
언

어

모
델

의
언

어
처

리
능

력
에

대
한

포
괄

적
인

평
가

모
색

•
인

간
의

판
단

과
비

교
필

요

2024-08-0716

참
고

문
헌

•
강

범
모

(2014), ｢양
화

와
복

수
의

의
미

론
｣, 서

울
: 한

국
문

화
사

.

•
김

기
훈

, 박
천

음
, 이

창
기

, 김
현

기
(2019), BERT 기

반
End

-to
-end

 신
경

망
을

이
용

한
한

국
어

상
호

참
조

해
결

. Journal of KIISE 47(10), 
942-947.

•
박

소
영

(2023), “한
국

어
지

시
사

와
한

정
성

”, ｢언
어

학
｣97, 129-159.

•
박

천
음
⋅이

창
기

(2016). 포
인

터
네

트
워

크
를

이
용

한
대

명
사

상
호

참
조

해
결

, ｢한
글

정
보

과
학

회
학

술
발

표
논

문
집
｣, 699-701.

•
이

규
민

, 김
성

태
, 김

현
수

, 박
권

식
, 신

운
섭

, 왕
규

현
, 박

명
관

, 송
상

헌
(2021). D

eep
KLM

–
통

사
실

험
을

위
한

전
산

언
어

모
델

라
이

브
러

리
-
｢언

어
사

실
과

관
점
｣

52, 265-306.

•
이

동
헌

, 김
기

훈
, 이

창
기

, 류
지

희
, 임

준
호

(2020). 기
계

독
해

기
술

을
이

용
한

한
국

어
대

명
사

참
조

해
결

. ｢제
32회

한
글

및
한

국
어

정
보

처
리

학
술

대
회

논
문

집
｣, 151-154.

•
전

영
철

(2013), ｢한
국

어
명

사
구

의
의

미
론

: 한
정

성
/특

정
성

, 총
칭

성
, 복

수
성
｣, 서

울
: 서

울
대

학
교

출
판

문
화

원
.

•
조

경
빈

, 정
영

준
, 이

창
기

, 류
지

희
, 임

준
호

. 2022. ｢긴
문

서
를

위
한

BERT 기
반

의
End

-to
-End

 한
국

어
상

호
참

조
해

결
. 정

보
과

학
회

논
문

지
｣

50(1), 32-38.

•
A
hn, D

. (2019), TH
AT thesis: A

 com
petition m

echanism
 for anaphoric expressions, D

octoral dissertation, H
arvard

 U
niversity.

•
C
hierchia, G

. (1998), Reference to
 kind

s acro
ss lang

uag
es, N

atural Language Sem
antics 6, 339-405.

•
D

ayal, V. and
 J. Jiang

 (2023), The p
uzzle of anap

ho
ric bare no

uns in M
and

arin: A
 co

unterp
o
int to

 Ind
ex!, Linguistic Inquiry 54(1), 147-167.

•
H

eim
, I. (1982), The sem

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D
o
cto

ral d
issertatio

n, U
m

ass.

•
Jenks, P. (2018), A

rticulated
 d

efiniteness w
itho

ut articles. Linguistic Inquiry
49(3): 501-536.

•
Jo

shi, M
., Levy, O

., W
eld

, D
. S., &

 Zettlem
o
yer, L. (2019). BERT for C

oreference Resolution: Baselines and A
nalysis. arX

iv
p
rep

rint arX
iv:1908.09091.

•
Kang

, A
.-R

. (2021), M
arking

 d
efiniteness in an articleless

lang
uag

e: The ro
le of the d

o
m

ain restricto
r KU

 in Ko
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22(2), 302-337.

•
Kim

, M
.-J. (2023a), A

nap
ho

ric m
arking

 in bare no
un lang

uag
es: W

hen and
 w

hy d
em

o
nstratives are need

ed
, TEA

L-13. hand
o
ut.

•
Kim

, M
.-J. (2023b

), A
nap

ho
ric d

efiniteness m
arking

 in Ko
rean: fo

cusing
 o

n sub
ject d

efinites, Journal of East A
sian Linguistics 32(3), 373-409.

•
Kim

, S.-W
. and

 G
.-S. M

o
o
n (2021), N

P/D
P param

eter and
 (in)d

efiniteness in articleless
lang

uag
es, Studies in G

enerative G
ram

m
ar 31, 273-308.

•
Park, C

. 2022. M
ulti-task learning

 w
ith co

ntextual hierarchical attentio
n fo

r Ko
rean co

reference reso
lutio

n. ETRI Journal, 45-1, 93-104.

•
Sim

p
so

n, A
. and

 Z. W
u (2022), C

o
nstraints o

n the rep
resentatio

n of anap
ho

ric d
efinites

in M
and

arin C
hinese: A

 reassessm
ent. In N

ew
 

explorations in C
hinese theoretical syntax: Stud

ies in ho
no

r of Yen-H
ui A

ud
rey Li, ed

. A
. Sim

p
so

n, 301-330. A
m

sterd
am

: Jo
hn Benjam

ins.

•
Schw

arz, F. (2009), Tw
o types of definites

in natural language. D
o
cto

ral d
issertatio

n. U
m

ass.

•
Schw

arz, F. (2013), Tw
o
 kind

s of d
efinites

cro
ss-ling

uistically, Language and Linguistics C
om

pass 7(10), 534-559.

•
W

ei W
u, F., Yuan, A

., W
u, F., &

 Li, J. (2019). C
orefernce

Resolution as Q
uerybased

Span Prediction. arX
iv

p
rep

rint arX
iv:1911.01746.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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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㱍
ⶤ
㶸
㌄
㞘
⒬
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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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ヰ
ジ
ゴ
㉘
䄕
㯜
⢄
Ⱍ

(㊐
ộ
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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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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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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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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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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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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㶸
Ⓢ
㉴
ᷝ
E

ϯ
ͬ�Ϯϰ

ϯ
ͬ�ϯϵ

Ⅰ��ヰ
ᡬ
▩
㌁
✏
✩
➕

ʮ
䄕
㯜
⢄
Ⱍ
≼
㉴
⤌
⋬
⒬

• C, Java, Python

㉀
䀄
⍜

⊘
✍
ジ
ゴ
バ
Ⱌ
䅜
ㆩ
䁠
ⴘ
㊈
ᶔ
㊐
ヰ
ゴ
㞘
⒬
▨
Ὲ ϰ

ͬ�ϯ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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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ヰ
ᡬ
▩
㌁
✏
✩
➕

ʮ
䄕
㯜
⢄
Ⱍ
≼
㉴
⤌
⋬
⒬

• ▅
⮬
ᮘ
ゴ

㉄
㢔
㢜
䁘
ᶔ
ᤰ
ᶥ
㉄
ᜀ
㓄
䀄
⍜

⊘
✍
ジ
ゴ
㉘
≼
㉴
⤌
⋬
⒬

ϱ
ͬ�ϯϵ

Ⅰ��ヰ
ᡬ
▩
㌁
✏
✩
➕

ʮ
䄕
㯜
⢄
Ⱍ
≼
㉴
⤌
⋬
⒬
㉘
ロ
䁠

• ១
ㆩ

䅜
ㆩ
㉄
䁘
ᶔ
ᡐ
㜩
ゴ
㉘
㶹
ⰱ
㉄
០
⌤
䁜
ᷤ
╴
䄕
㯜
⢄
Ⱍ
㉴
テ
ᶔ
㱍
ⶤ
㶸
Ⓢ
㉴
ᷝ
㉀

⮬
ⷤ
⯁
⢈
ᜀ
ᶥ

• ‘ᷨ
ゴ
㉘
⥈
Ễ
⢄
Ⱍ

, ᜐ
ⰱ
⢄
Ⱍ

(ᤍ
⢀
㌕
ゴ
⢄
Ⱍ

), 㱍
ⶤ
㶸
ᰤ
㶸
㇌
㭬
⢄
Ⱍ

’
㱍
ⶤ
㶸
⑼

ᤰ
✘
㈼
⍜
㉴
⏨
ゴ
㓀
ᶔ
▨
ῠ
⢄
Ⱍ
バ
ᶔ

‘䄕
㯜
⢄
Ⱍ
≼
㉴
⤌
⋬
⒬

’
䁄
㆔

ϲ
ͬ�ϯϵ

Ⅰ��ヰ
ᡬ
▩
㌁
✏
✩
➕

ʮ
䄕
㯜
⢄
Ⱍ
≼
㉴
⤌
⋬
⒬
㉘
ロ
䁠

• ᜄ
ᷨ
䁜
☸
㊥
㉀

‘㉑
ㆩ
䀄
⍜

⊨

’䄕
㯜
㉘
䄕
㯜
Ⲍ
⢄
Ⱍ
ᤰ
ᮘ

‘ㇹ
ᤰ
✘
䄕
㯜
Ⲍ
⢄
Ⱍ
ᤰ

’⑼
䅜
ㆩ
䁘
レ

⢄
Ⱍ
㉴
ᜀ
ᶥ
䁘
㓀
Ⓦ
Ḁ
ᣜ
▨
㱍
ⶤ
㶸
㉘
㊐
ộ
䅔
㞘
⒬
⑼
㈄
䁴
Ⱌ
ᶔ
䀄
⍜

⊘
✍
ジ
ゴ
㉘
䄕
㯜
⢄
Ⱍ

≼
㉴
⤌
⋬
⒬
⑼
䅜
ㆩ
䁠
ⴘ
✖
バ
テ
㉌

• ⴘ
㓑
Ἔ
㊐
⏌
㉘
ᣜ
▨
ᮘ
㊐
⏌
㉘
⢄
Ⱍ
✩
➕
Ễ
㐑
㆔
䁘
㓀
Ⓦ
䄕
㯜
⢄
Ⱍ
≼
㉴
⤌
⋬
⒬
⍜
䄕
㯜
Ⲍ
⑼

⢄
Ⱍ
䁘
ᶔ
㌄
㞘
⒬

㌕
㉀
⢄
Ⱍ
ឰ

㉘
ⴘ
㐀

㓈
㉄
ឰ
㌕

ϳ
ͬ�ϯϵ

Ⅰ��ヰ
ᡬ
▩
㌁
✏
✩
➕

ʮ
‘ゴ

㌈
ᷨ
㈄
㌄
㞘
⒬
㱍
ⶤ
㶸

’(㈄
)ㅀ

‘䄕
㯜
⢄
Ⱍ
㱍
ⶤ
㶸

’(い
⊘

)㉘
⢄
Ⱍ
ឰ

⥄
ᡐ

‘ㆹ
㸭
㷹
䵅
㍵
⦁
䠶
⺺
㞡
⋱
㶡
㞹
㱱
㞥
ㆹ
㷙ޚ
㵍
⭝
䛵
ⷽ
㴱
⭝

(᥀

ㆰ

2021)

ヰ
Ⱔ
☸
㉘
⢄
Ⱍ
バ
Ễ
㇀
㉴
Ἐ
㓀

お
ᶔ
⢈
ㆩ
ゴ

(stopw
ord)ῤ

㉴
Ⓨ
㉴

㻬
䁨
Ἐ
ゴ
㊈
㉌

䁵
ⷬ
㌁
㉸
០
⥈
Ễ
▅
⮬
Ⓦ

㢔
㢜
䁘
レ
㊑
ⰱ
䁘

㈼
ᮘ

⢄
Ⱍ
ᤰ

(R
ジ
ゴ

,K
oN

LP)㉘
ㄤ

⍜

‘ῤ
㉴

, 䁘
ឌ

, ᮘ
ᜀ
ហ
ⶵ
᷈

’

㉴
▅
⮬
⍜
㢔
㢜
Ἠ

ϴ
ͬ�ϯ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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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ヰ
ᡬ
▩
㌁
✏
✩
➕

ʮ
ộ
㉌
㉴
㉘
ゴ

‘⯁
䁴

’ᜀ
㻬
䁨
Ἔ
☸
㊥
㉘
⢄
Ⱍ

(KOM
ORAN, shineware.co.kr/products/kom

oran/)

㾒ޛ
⏮
㱑
⩅
䊪
䯝
㴱
〭
䦁
㷁
⏑
䠶
㜭
⍡
⻝
㝂
䯵

㸆
㱉
䁁
き
��㝂
䯵
㱑
ㆵ
㜭
三
⩅
䊪
䯙
㲁
⥥
ޜ�

ϵ
ͬ�ϯϵ

Ⅰ��ヰ
ᡬ
▩
㌁
✏
✩
➕

ʮ
ộ
㉌
㉴
㉘
ゴ

‘⯁
䁴

’ᜀ
㻬
䁨
Ἔ
☸
㊥
㉘
⢄
Ⱍ
ឰ


(✔
⑸

, bareun.ai/dem
o/analyze)

㾒ޛ
⏮
㱑
⩅
䊪
䯝
㴱
〭
䦁
㷁
⏑
䠶
㜭
⍡
⻝
㝂
䯵

㸆
㱉
䁁
き
��㝂
䯵
㱑
ㆵ
㜭
三
⩅
䊪
䯙
㲁
⥥
ޜ�

ϭϬ
ͬ�ϯϵ

Ⅰ��ヰ
ᡬ
▩
㌁
✏
✩
➕

ʮ
▨
䄸
ⰱ
䁴
Ⲍ
ⰱ
ᶥ
㻉
ᜀ
ឰ


• ✔
⑸
䄕
㯜
Ⲍ
⢄
Ⱍ
ᤰ

: “䁁
⒉
㱭
㺅
三
䯙
⍡
㸉
⤕
⌄
㷵
㍵
⍡
⤕
㊜
㯙
䁁
き
ޢ

”

ϭϭ
ͬ�ϯϵ

Ⅰ��ヰ
ᡬ
▩
㌁
✏
✩
➕

ʮ
ヰ
ᡬ
▩
㌁

• ヰ
ᡬ
㊐
ῤ
㉴
☴
⏌
⍜
⮬
ㆩ
䁠
ⴘ
㊈
ᶔ

䄕
㯜
⢄
Ⱍ
≼
㉴
⤌
⋬
⒬
㉘
㶹
ⰱ
⢄
Ⱍ

• 䄕
㯜
⢄
Ⱍ
≼
㉴
⤌
⋬
⒬
ῤ
⮬
㉴
㉘
ⰱ
ᶥ
㉄
⥄
ᡐ

(㉸
⯁
㌁
㻉
ᜀ

)

ŚƚƚƉƐ͗ͬͬŐŝƚŚƵď͘ĐŽŵ
ͬďĂďϮŵ

ŝŶͬ<ŝǁ
ŝ͍ƚĂďсƌĞĂĚŵ

ĞͲŽǀͲĨŝůĞ

ϭϮ
ͬ�ϯ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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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ヰ
ᡬ
▩
㌁
✏
✩
➕

ʮ
ヰ
ᡬ
▩
㌁

• ジ
ゴ
䁙

, ㉸
☸
䁙
ヰ
ᡬ
㊐
ῤ
㉘
⢄
Ⱍ
Ḁ
⯁
㉴
Ἐ
ᶔ
㱍
ⶤ
㶸
ῤ
㉘
⢄
Ⱍ
ឰ

⑼
ក
㲠

• ジ
ゴ
䁙
㌁
ヰ
ᡬ
▩
㌁
㉘
㱍
ⶤ
㶸
Ⓢ
㉴
ᷝ
バ
Ⱌ
㈠
㉘
䁴
ぼ
䁠
⮬
䁭
䅕
㉸

• ⢄
Ⱍ
㉘
✩
➕

▩
㌁
㉄
០
⌤
䁘
レ
䄕
㯜
⢄
Ⱍ
≼
㉴
⤌
⋬
⒬
⑼

䆨

㌁
㈼
⍜
䅜
ㆩ
䁘
ᶔ
✩
え
㯐
⯉

ϭϯ
ͬ�ϯϵ

Ⅰ��ヰ
ᡬ
▩
㌁
✏
✩
➕

ʮ
ヰ
ᡬ
✩
➕

• ≼
㉴
⤌
⋬
⒬
㉘
ⰱ
ᶥ
㉄
⥄
ᡐ
䁜
ᤰ
㍴
ヰ
ᡬ
ឰ

ក
㲠

(ᡬ
䄜
ⶹ

2024, ᥀
ⴘ
ヰ
ㅸ

2022, 㡜
䄕
ㆩ

2019)

• 䀄
⍜

⊘
✍
㉄
㲵
䁜
㱍
ⶤ
㶸
Ⓢ
㉴
ᷝ
バ
Ⱌ
㊐
㏼
⮬
ㆩ
Ἐ
ᶔ

5ᜀ
㓀
䄕
㯜
⢄
Ⱍ
≼
㉴
⤌
⋬
⒬
⑼
㱌
ⶤ
㶸

• ‘⥄
☸
䁙
㱍
ⶤ
㶸

(ᱼ
㒝
☸

), ☸
䁙
㱍
ⶤ
㶸

(Ⲍ
Ⱔ

), ⥄
㽜
㐀
㌁
⛸
—
ゴ
㱍
ⶤ
㶸

(⳼
䁑
▰
⒬
⣰

)’ ㉴
⯁

3ᜀ
㓀
㎅

㉘
㱍
ⶤ
㶸
バ
Ḁ
䁜
䄕
㯜
⢄
Ⱍ
ឰ

⑼
ᱼ
㉘

ϭϰ
ͬ�ϯϵ

Ⅱ
��䄕

㯜
⢄
Ⱍ
≼
㉴
⤌
⋬
⒬
㉘
ⰱ
ᶥ

ʮ
䄕
㯜
⢄
Ⱍ
ⰱ
ᶥ
㻉
ᜀ

• ⢄
Ⱍ
㉘
ⲍ
Ễ

• ㌕
䅕
Ễ

: ⢄
㌈
ᷨ
㈄

+ 㯜

㌕
⟴

≼
㉴
⤌
⋬
⒬
㉘
䄕
㯜
Ⲍ
⢄
Ⱍ
ⲍ
Ễ
⥄
ᡐ
�㇐

䄜
㓄
��㉴

䄄

��᜕

ⶹ
ⷝ
�
�
�
�
�

ϭϱ
ͬ�ϯϵ

Ⅱ
��䄕

㯜
⢄
Ⱍ
≼
㉴
⤌
⋬
⒬
㉘
ⰱ
ᶥ

ʮ
㌕
䅕
Ễ
ⰱ
ᶥ
㻉
ᜀ
㉘
▩
㌁

• ᤰ
㠈
ゴ
䈘
Ⱐ
㌕

(㡜
䄕
ㆩ

2019)

• 㱍
ⶤ
㶸
⢄
Ⱍ

(᥀
ⴘ
ヰ
ㅸ

2022)

-

㞴
▅
㉸
ⷝ

-
᠀
ោ
㢔
㢜

-
☸
㊥
㈠
⮬
Ễ

• ᤀ
⿰
ᤰ
ᶥ
⌥
㻉
ᜀ

(ᡬ
䄜
ⶹ

2024)

=
<IO

O
MZ

⢄
Ⱍ
Ḁ
⯁
ⓐ
♉
㥘
㌄
㞴
ㄤ

⥈
Ễ
ㅀ
ㄤ

㈨
�㡜

䄕
ㆩ
�
�
�
!
"�
�
�
�

ϭϲ
ͬ�ϯ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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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䄕

㯜
⢄
Ⱍ
≼
㉴
⤌
⋬
⒬
㉘
ⰱ
ᶥ

ʮ
㌕
䅕
Ễ
ⰱ
ᶥ
㻉
ᜀ
㉘
▩
㌁

䄕
㯜
Ⲍ
⢄
Ⱍ
ᤰ
㌕
᷵
①
�᥀

ⴘ
ヰ
ㅸ
�
�
�
�
"�
 
�
�

ϭϳ
ͬ�ϯϵ

Ⅱ
��䄕

㯜
⢄
Ⱍ
≼
㉴
⤌
⋬
⒬
㉘
ⰱ
ᶥ

ʮ
㌕
䅕
Ễ
㤡
㌕
ᤰ
㐀

ㄤ

㈠
䄕

(ᡬ
䄜
ⶹ

2024)

ϭϴ
ͬ�ϯϵ

Ⅱ
��䄕

㯜
⢄
Ⱍ
≼
㉴
⤌
⋬
⒬
㉘
ⰱ
ᶥ

ʮ
䄕
㯜
⢄
Ⱍ
ᤰ
⟄
㌕
䅕
Ễ
㤡
㌕
ឰ


(ᡬ
䄜
ⶹ

2024:62)

ϭϵ
ͬ�ϯϵ

Ⅱ
��䄕

㯜
⢄
Ⱍ
≼
㉴
⤌
⋬
⒬
㉘
ⰱ
ᶥ

ʮ
䄕
㯜
⢄
Ⱍ
ᤰ
⟄
㯜

㌕
䅕
Ễ
ᴄ
㌁
ᜒ

(ᡬ
䄜
ⶹ

2024:98)

▅
⮬

Ḁ
▅
⮬

ⴘ
⮬

ộ
⮬

䄕
ㆩ
⮬
⟴
㍰
ㆩ
ジ
㓀
㌕
⮬

᠀
䄕
⮬

⢀
⮬

ᜐ
㯄
⮬

ឩ
㍰
⮬

⟴
㍰
⮬

ゴ
⛸

㌑
⮬


㊐

ㅸ
ᡭ
ゴ

⢄
Ⱍ
⢈
ᶥ

ϮϬ
ͬ�ϯ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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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䄕

㯜
⢄
Ⱍ
≼
㉴
⤌
⋬
⒬
㉘
ⰱ
ᶥ

ʮ
䄕
㯜
⢄
Ⱍ
ᤰ
⟄
⯁
㈄
⥈
Ễ
ㄤ

ゑ
⯁

(ᡬ
䄜
ⶹ

2024:99)

Ϯϭ
ͬ�ϯϵ

Ⅱ
��䄕

㯜
⢄
Ⱍ
≼
㉴
⤌
⋬
⒬
㉘
ⰱ
ᶥ

ʮ
䄕
㯜
⢄
Ⱍ
ᤰ
㉘
ⰱ
ᶥ
䁜
ោ

(ᡬ
䄜
ⰱ

2024:100)

• 㾈
⮬
⢄
Ⱍ
㉘
⢀
㌕
䅕
ⰱ

-
▨
ῠ
䄕
㯜
⢄
Ⱍ
ᤰ
バ
Ⱌ
ㆩ
ジ
✏
⟴
㍰
ㆩ
ジ
㉘
㌕
䅕
Ễ
ᜀ
ᮮ
㉌

-‘䁘
ᷤ

, ㊈
ᷤ

’ㅀ

㉴
ộ
⮬
ㅀ
⟴
㍰
ㆩ
ジ
㈼
⍜
䁨
᧘
⮬
ㆩ
Ἐ
ᶔ
ួ
ㆰ
㾈
⮬
⢄
Ⱍ
㉘
㌕
䅕
Ễ
ᜀ
ᮮ
い
㓐

• ⢄
Ⱍ
✩
ⷝ
㉘
⥄
㉼
᠀
ⰱ

-
ㆩ
ジ
㉘
䅜
ㆩ
䄕

, ⟵
䁩
ゴ

, 㐀
ⓐ

/㢕
ぽ
䄕

⟵
ⴘ
㉘
䄕
㯜
Ⲍ
ᜀ
ឰ
䁩
Ἔ
ᷨ
ゴ
ᮘ
ゴ
㌈
㉀
⢄
Ⱍ
ᤰ
⟄
⍜

⢄
Ⱍ
✩
ⷝ
バ
㜨
㉴
ᜀ
㊈
㉌

ϮϮ
ͬ�ϯϵ

Ⅲ
��㱍

ⶤ
㶸
䄕
㯜
⢄
Ⱍ

ʮ
3ᜀ

㓀
⢄
Ⱍ
㱍
ⶤ
㶸

• ⥄
☸
䁙
㱍
ⶤ
㶸

: 䁜
ᡭ
㉼
⟴

2024.07.02 ⮬
Ⱔ

“ⷠ
Ⱔ
Ἐ
ᶔ
㉸
ᡬ
⢀

, 㠈
᷹
㌁
䄑
⌥

⸱⢀
㞘
ᜄ
㍰
㈨
㉴
᠀


ޢ
��㺅
⸶
ޢ�

䁁
⒉
㷹
⏭
ㆹ
㺝
⤕
⏮ޙ
⊁
㓅
㝂
㜭
䝝
⸁ޚ
䫝
䲅
㶽
⻝
⩅
㐁
㻲
䯙
⥥
�
䯪
⍅
䐝
㜱
㶩
㷁

�
�
�
�
⟅
�
��
�
ㄆ
㱑
㞝
䁁
✝
䯵
�
��
�
ㄆ
㶽
⻝
㐉
⍽
�
⟅
㝉
⋱
㷙
㊙
䠡
お
㷵
✭
⥥
�

䴎
⒱
㺂
㊙
㺅
㷵
㱇
㶽
ヵ
⌾
㺝
�
㜭
䴍
�
㯉
㍵
⭲
㷵
䎞
䌵
㺂
㶅
⒱
㱑
䁂
ヵ
䯡
⌄
㷵
⥥
�

㜱
㱆
㷹
⺦
㐁
㻲
㶽
⻝
�
�
�
�
⟅
㱑
⤕
ぉ
㷵
➉
㤥
㞲
㸦
⏮
ヵ
㱑
䁅
㸆
䯡
㺅
ぞ
�䯝
⏮
㷁

䰊
㷵
⍡
�
�
�
⟅
⬥
㱕
㝞
㜱
㱱
⺺
㷹
⏭
�
ㄆ
㷵
⟹
㷹
�
ㄆ
㷅
㐁
㰒
䯙
⤕
㥝
⦁
⊁
⩅
⸙

�䠶
⍅
䌮
䯡
⌄
㷵
⥥
�
䯚
⺺
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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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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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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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㐅
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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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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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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㷵
✙
ヵ
㞝
⏑
㶢
㷹
䮅
ⷽ
⊁
㐖
⎵
⪙
⍡
�
�
�
⟅
⬥
㱕
㝂
㓅
㍒
⺦
㻱
䊩
�
�
き
ㄆ
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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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㱱
⏭
㵑
䯙
⌍
⪝
⥥
�
�
�
�
�
⟅
㱕
㺅
⏮
㷵
㠍
ヹ
㶅
䱙
⥩
⍅
㱑
䁅
㸆
䯡
⋱
ⷽ
⤕

㺅
ぞ
�⊑
㜭
㵑
Ⓧ
䁁
㸉
⥥
�
㷵
䁁
⌾
㱑
㷵
⿵
⒱
Ⓧ
䁁
㥥
␍
⩅
㉹
㯾
䯝
㺖
㐁
㶅
㵑
䴍
�㺁

䐝
㜱
⍡
⺺
㜭
䴍
㶅
㵑
䴍
㱑
㷹
⏭
⦁
䋆
㷅
ぢ
〈
㳕
⥥
�

ޢ
��㾒
⸶
ޢ�

き
㥝
䁁
䝅
㷵
䁁
き
㴱
⺥
⪙
⤕
㺑
⩅
㺂
䁁
㯋
⥥
��㲉
㜱
␍
㷵
⫑
㐁
䎞
〭
㐁
䌙
⻝
㜭

㥥
㝂
㷵
㵑
䳕
⪙
⤕
⌄
㷵
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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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뭉치를 활용한 데이터 설명문의 간기호적 양상 분석

이지연(우송대)

1. 서론

이 연구는 텍스트가 언어 기호뿐만 아니라 그래프 표와 같은 시각적 기호가 함께 나타, 
나는 다중양식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측면에 집중하여 학술적 텍스트에 나타나는 시각적 
데이터가 언어 기호로 변환할 때 나타나는 상호보완적 특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처럼 다양한 기호가 함께 나타나는 다중양식 텍스트 는 하나 이상(multimodal text) ‘
의 기호적 자원 체계를 활용해 의미를 제시하는 텍스트 로 정의할 수 있(Royce, 1998:28)’
다 다중양식 텍스트는 수학 기호와 언어 기호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수학적 텍스트. 

과학적 도표와 그래프를 담고 있는 대중 잡지와 학술 텍스트(O’Halloran, 1996), (Miller, 
삽화가 제시되어 있는 생물학 교과서 와 같은 전통적인 언어 기호 기반 1998), (Guo, 2004)

양식부터 광고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사진과 언어로 함께 제시하는 잡지 광고, (Royce, 
보도하려는 상황 및 인물과 그에 대한 분석이 첨가된 신문 헤드라인 지면 송일준1998), ( , 
시각적 이미지 대사와 자막 배경 음악으로 구성된 영상 다큐멘터리 신지원2015), , , ( , 

와 같이 전달 매체의 범위가 매우 넓다 수학 텍스트 과학 대중 잡지 과학 학술 텍2024) . , , 
스트 생물학 교과서 연구의 경우는 주로 학술적 환경에서의 담화 관습을 알아내고자 하, 
는 것이 목적이라면 잡지 광고 신문 기사 영상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제시된 텍스트에 , , , 
대한 비판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 
환경에서 작성된 텍스트가 시각적 기호 및 언어적 기호 간 상호작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자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다중양식 텍스트는 데이터 설명문 으로 정한‘ (data commentary)’
다 데이터 설명문은 표 그림 도식 수치 등이 언어 기호와 융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 , , , 
텍스트 유형으로 온전한 한 편의 텍스트라기보다는 상위 장르에 따라 변이가 나타나는 , 
하위 장르이다 에서는 한 편의 텍스트 전체가 하나의 장르이기보다는 여러 . Bhatia(1997)
내포 장르 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하였고 에서도 한 텍‘ (embedded genre)’ , Lemke(1998)
스트를 이루는 각기 다른 양식들을 미니 장르 라 명명한 바 있다 따라서 데(mini-genre) . 
이터 설명문은 실험 보고서 교재 학위 논문 등을 구성하는 내포 장르 또는 미니 장르라 , , 
할 수 있다. 
이러한 내포 장르 미니 장르의 특성을 볼 때 다양한 장르에서의 데이터 설명문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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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우선 학술적 환경에서 작성된 데이터 설명문의 담화 
관습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술지 논문의 내포 장르로서 데이터 설명
문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공 영역을 경제학 및 경영학. 1)으로 
한정하며 해당 영역 전문가가 작성한 학술지 논문의 결과 및 분석에 해당하는 장을 표와 , 
그래프 수치가 언어적 기호와 융합하는 다중양식 텍스트로 보고 이들 장을 수집하여 말, 
뭉치를 작성한다. 

2. 이론적 배경

한 공간적 위치에 공존하는 언어적 기호와 시각적 기호의 융합에 집중하는 연구는 다중
문식성 에 천착하는 의 연구 경향 중 하나이다(multiliteracy) New London School

이들 연구는 언어적 기호 이외에도 다른 정보 및 멀티미디어 기술 등 (Royce, 2013:362). 
다양한 매체의 형식과 융합된 문식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에서는 . O’Halloran(2008:452)
이를 간기호적 이론화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다중양식 텍스트에서 의(intersemiosis) , ‘
미의 융합 유사성에 대한 공맥락적 관계 의미의 분화 충돌에 대한 재맥락화의 관계 를 야( ), ( )
기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라 하였다‘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수행된 대부분의 다중양식 텍스트 연구는 체계기능이론을 기반으
로 발전하였다 체계기능이론은 의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출발하여 언어 기호뿐만 . Halliday
아니라 사진 그림과 같은 시각적 기호의 단독적인 분석에까지 쓰이고 있다, (Kress & van 

에서는 메타기능적 원칙을 기호적 재료가 상호작Leeuwen, 2006). O’Halloran(2008:444)
용하여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알아보는 데 사용하므로 다중양식의 담화 분석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중양식 연구는 체계기능이론의 관념적 대인적. ‘ (ideational)’, ‘

텍스트적 메타기능의 틀에 따라 주로 연구되었다 체계기능언(interpersonal)’, ‘ (textual)’ . 
어학에서는 관념적 메타기능을 언어로 경험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의미로 보고 타동성
과 절 복합체를 연구 단위로 삼는다 대인적 메타기능은 다른 사람과의 역할 관계 및 태. 
도에 대한 의미이며 주로 서법과 양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텍스트적 메타기능은 말, . 
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또는 주변 맥락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미로 정리하고 있으며 
주로 절의 테마 레마 구조로 특정한다 김서형 외 역- (Eggins, 2004/ , 2021:49-50).
그러나 언어뿐만이 아닌 시각적 기호를 포함할 때의 체계기능적 메타기능은 조금 다르
게 해석된다 과학 분야 학술적 텍스트와 과학 대중 잡지에 체계기능적 메타기능을 적용. 
한 에서는 시각적 기호의 관념적 메타기능이 장 의 측면에서 과학 Miller(1998:32-37) (field)

1) 경제학 및 경영학으로 한정한 까닭은 데이터 설명문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학술적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데이터 설명문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공계 학술 논문은 영미 데이터 설명문 연구에서는 주 대상으로 다루나, 
한국에서 해당 분야 학술지는 대체로 영어로 작성되는 경향이 크고, 영어 기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한국어와 
영어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이공계 학술 논문의 데이터 
설명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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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실험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래프와 같은 시각적 기호가 . 
어떻게 얼마나 밀도 있게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강조한다 또한 대인적 메타기능은 , . 
저자와 독자 간 관계 즉 저자의 주장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시각적 기호의 크기, , , 
색 페이지 내 지배 범위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적 메타기능은 주, . 
제로 기능하는 테마 와 그 나머지인 레마 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테마는 (theme) (rheme) , 

처럼 범위 또는 초점의 변화를 지적하고 레마는 나머지 절에 해당된다‘In Fig,2’ .
에서도 과학적 학술 텍스트를 대상으로 체계기능적 다중양식 분석을 수행Lemke(1998)

하나 과학적 학술 텍스트 전체에 대한 다중양식 분석을 하기보다는 텍스트를 제목 저자 , 
목록 초록 도표 참고문헌 주석 감사의 말 등의 미니 장르 로 나누어 각 , , , , , (mini-genre)
미니 장르의 특징과 메타기능적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문법과 어휘 자원을 어떠한 과정. , 
관계 의미적 참여자 상황에 할당할 것인지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표상적 체계기능이론에, , (
서는 관념적 에 해당 이고 이러한 전형적 스크립트가 도표와 같은 시각적 기호와의 관계‘ ’ ) , 
를 통해 해당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해석되게 한다 지향적 체계기능이론에서의 . (
대인적 에 해당 자세는 저자와 독자의 태도와 관점 평가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 ’ ) , , 
에 주로 저자가 독자에게 장면에 대해 특정한 평가적 지향을 갖도록 한다 또한 구성적 체. (
계기능이론에서 텍스트적 에 해당 측면에서는 기호들의 배열 인용과 응결의 연쇄 묘사 ‘ ’ ) , , 
등을 중요하게 본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에서는 와는 . , Lemke(1998:104-105) Miller(1998)
달리 시각적 기호를 언급하는 언어적 기호 즉 언어 기호 옆에 과 같, , ‘(see figure V.3)’
은 언급점이 나타나는 것을 간기호적 양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 텍스트 내에. 
서 이러한 간기호적 양상은 매우 적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간기호적 양상이 중요하다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 지의 광고. The Economist
에서 시각적 기호와 언어적 기호를 연구한 는 텍스트 내 시각적 기호와 언어Royce(1998)
적 기호의 혼용 양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을 간기호적 상호보완성(intersemiotic 

이라 보았다 그는 이러한 간기호적 상호보완성을 메타 기능별로 나누complementarity) . 
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간기호적 상호보완성(Royce, 1998:29)

관념적

간기호적 측면에서 시각 양식/언어 양식 모두에서 제시되거나 투사된 
경험적/논리적 내용 또는 주제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의미론적 방법과 

관련된 요소
-반복

-동의어
-반의어
-부분어
-하의어
-연어

대인적 간기호적으로 독자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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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는 학술 텍스트 대상 연구가 아니라 잡지의 광고를 대상으로 하였기 Royce(1998)
때문에 본고에서 보고자 하는 데이터 설명문의 시각적 기호 및 언어적 기호와 장르적으로 
매우 다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데이터 설명문에 접근한 . 

의 분석도 참고하고자 한다 그녀는 데이터 설명문에서 언어적 표Guinda(2011:129-130) . 
현을 선택하는 스펙트럼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아 체계기능적 메타기능 이론으로 설명
한 바 있다 그녀는 관념적 요소를 주의집중 추상성 실제성의 세 가지로 대인적 요소를 . , , , 
주관성 상호작용성으로 텍스트적 요소를 지배성 시각성 언어성의 직면 가능한 이동마, , , / , 
디 서술의 진전으로 나누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표 데이터 설명문에서 선택의 스펙트럼 < 2> Guinda(2011:129-130)

간기호적 의미 관계를 통한 서법(MOOD) 및 양태(MODALITY)
-호칭(언급)의 강요

-태도의 적합성
-태도의 부적합성

텍스트적

응결성 있는 레이아웃 또는 구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양식을 
매핑하는 방법

-페이지에서의 정보 가치화
-페이지에서의 현저성

-페이지에서 요소를 프레이밍하는 정도
-시각성 내 동의어

-읽기 경로

메타
기능

분류 예시

관념
적 
요소

a. 주의 집중
ⅰ. 상태/조건(명사적)

          vs.과정(동사적)
The graph shows a moderate drop vs. Sales 

dropped moderately
b. 추상성

ⅰ필수적vs 장 특정적 용어 improve vs. unturn
ⅱ포괄적인(상위적) vs 특정적 rise vs soar

ⅲ막연한 vs 명료한

정제된 것을 수량화하는 것
somewhat/far/way/a great deal/a lot bigger’ vs. 

‘twice as big’
정도의 제시와 변화의 속도 ‘a drop’ vs. ‘a significant sudden drop’

c. 실제성
ⅰ현재 vs 과거 시제+지속성 

vs완료 양상-습관, 변화, 구분된 
사실, 완료의 뉘앙스

‘Sales drop’ vs. ‘Sales are dropping’ vs. ‘Sales 
dropped’ vs. ‘Sales have dropped’ vs. ‘Sales 

have been dropping’
ⅱ 조건성(추정, 예측) If sales keep falling....

대인
적 
요소

a. 주체성(subjectivity) 
ⅰ해석 vs 평이한 묘사/전달

1. 중립성 vs 문법적 강조 ‘In 1995...’ vs. ‘It was not unti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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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중양식 텍스트의 연구는 메타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텍스트의 종류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대상 등이 다르면 메타기능을 정의하고 , 
적용하는 범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체 텍스트보다는 미니 장르 내포 장. (
르 의 하나인 데이터 설명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는 에서 취하는 ) Miller Lemke
미니 장르에 집중된 기술을 받아들인다 또한 이 중에서도 의 간기호적 상호. Royce(1998)
보완성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그래프 표 수치 도표 등이 언어적 기호와 맺는 관, , , 
계를 탐구한다 다만 다중양식의 양상이 다르고 그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과학기술분야 . , 
데이터 설명문을 연구 대상으로 체계기능적으로 분석한 과 접하는 면을 우Guinda(2011)
선 살피도록 한다 그 결과 에서 텍스트적 요소로 제시했던 부분 중 시각성. Guinda(2011) ‘

2. 은유적 vs. 축자적 표현 ‘rise dramatically’ vs.‘rocket’

3. 영향력 없는 vs 가치 판단적인
은유적. ‘a quick and very deep fall’ vs. ‘a 

collapse’

4. 양태성 vs 비양태성
정량화 정성화에 있어 hedge(애매성), 

booster(확실성), 증거성, endophorics(조응성)
b. 상호작용성(대인적 또는 상호적 담화)

ⅰ 비개인성 vs 개인성 대명사적 지시( you, one, we)

ⅱ독자/청자 인도 전환 표지, 주제 전환자, 코드 주석, 조응, 참여 표지

텍스
트적 
요소

a. 지배성dominance(언어적 텍스트는 시각 자료보다 크거나 그 반대도 성립)
b. 시각성/언어성에 직면했을 때

ⅰ중복/재문장화paraphrase
ⅱ추가적/상호보완적
ⅲ포괄적/제시적

c. 가능한 이동마디

ⅰ파노라마적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목적의 시각적 제시

 ‘This graph shows the evolution of sales 
during the period...’

ⅱ데이터의 전반적인 틀 평가
진보적인/퇴행하는 등, 

‘There has been a regressive trend in sales 
during the year’

ⅲ데이터의 자세한 평가
그룹화+그룹 특성 살펴봄+그룹 내 비교+특수한 경우 

연구
ⅳ더 넓은 맥락에서 영향력을 

논의함
d. 진전(텍스트적 또는 상호작용적 메타담화)

ⅰ연대기성 시간과 장소 연결자
1.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표지
ⅱ장소성 장소적 표현
ⅲ대조성 비교와 대조 표지
ⅳ 주제성

(topical or thematic)
명사 표시 및 상태, 조건, 활동을 뜻하는 동사

ⅴ귀납적 vs 연역적 또는 
  특수적vs 일반적 
ⅵ문제점→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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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성에 직면했을 때 의 대부분 및 가능한 이동마디 진전 의 일부가 의 / ’ ‘ ’, ‘ ’ Royce(1998)
관념적 간기호적 상호보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적 측면에서는 시각 자, 
료 제시를 이끄는 표지가 간기호적 상호보완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적 간. 
기호적 상호보완성에 해당하는 것은 두 연구의 장르가 달라 접면이 거의 없었지만 두 기, 
호의 배치에 따른 응집성을 나타내면서도 다른 메타기능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두기 위
해 시각적 기호와 언어적 기호의 위치를 살펴보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을 . Royce(1998)
기준으로 두 틀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메타기능의 부착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본고에서 정하는 학술적 텍스트의 데이터 설명문 간기호적 상호보완성은 다음과 
같다. 

표 학술적 데이터 설명문의 메타기능에 따른 간기호적 상호보완성< 3>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자료

경제학 및 경영학 우수 학술지의 논문 편KCI 10 2)에서 데이터 설명문에 해당하는 장의 
언어 기호만을 추출하여 말뭉치를 구축한다 연구자의 경제학 및 경영학 전문 지식 이해 . 
부족이 분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전문적인 주제보다는 일반적인 주제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시각적 기호로 제시된 데이터에는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담. 
고 있는 그래프 표 만을 대상으로 한다 수식의 경우에는 시각성과 언어성의 경계에 있‘ , ’ . 
어 이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할뿐더러 수식 자체는 데이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므로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2) <경제학 연구>지에서 4개 논문, 11,662어절, <경영학 연구>지에서 6개 논문 9,133 어절을 추출하였다. 총 어절 수는 
20,705어절로 특수 목적 소규모 말뭉치 구축 시 변이를 반영하는 2만 어절(Nelson, 2010; Koester, 2010)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관념적

시각적 기호에서의 데이터 의미를 언어적 기호로 변환하는 방식
-중복/재문장화>1)포괄적(연대기적/시각자료 순서/수치 높은-낮은 순서)
               2)특정적(제일 큰/작은 수치에 주목)
-추가적/상호보완적 기술
          >데이터의 자세한 평가 및 대조(그룹 간 수치 비교/특성에 따른 그룹
화)

대인적
시각적 기호와 언어적 기호를 오가도록 독자 참여 유도/강요
예) 표0를 보면, 그림0를 참조하라.

텍스트적
시각적 데이터와 언어적 기호 배열의 규칙
예) 언어 기호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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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방법

 위에서 설정한 분류의 틀로 실제 경제학 및 경영학 학술지 내 데이터 설명문에서 기초 
코딩을 수행하며 코드를 상세화하거나 계열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학 및 경영학 학술. 
지 데이터 설명문의 전체 담화 구조를 연구한 이지연 에서 사용한 분석 코드를 일부 (2023)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는 간기호적 양상에 대한 접근은 아니지만 세 개로 나뉜 이동 마디 . 
중 수치 결과 나열 시각 자료 언급 에 해당하는 코드들이 간기호적이라 파악해 이들을 ‘ / > ’
활용하여 본고의 틀에 재배치하였다 그리고 텍스트적 요소로서 시각적 데이터와 언어적 . 
기호의 위치에 대한 코드는 새로이 추가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즉 시각적 데이터를 . , 
언어적으로 언급하는 시점에 그것이 언급하는 언어 기호 앞에 위치하는지 뒤에 위치하는, 
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들 코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이론적 틀에 따른 분석 코드< 4> 

이 틀에 해당하는 텍스트 내 내용에 수작업으로 하나씩 태깅을 하며 태깅의 범위는 언, 
어적으로 제한을 두기보다는 내용적인 부분으로 두었다 이는 한 문장이나 절 내에서도 . 
다른 의미로 분석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3.3. 연구 도구

텍스트의 구체적인 분석 시에는 다중양식 텍스트에서 언어 기호에 코드를 부착할 수 있
는 을 이용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다중양식 분석 연구인 UAM corpus tool . Nordrum 

이론적 틀 코드

관념
적

시각적 기호에서의 의미를 언어적 기호로 변환
하는 방식
1.중복/재문장화>
1)포괄적(연대기적)
2)특정적(원인과 결과, 국한된 장소, 위치, 속
성)

1) 포괄적
①연대기적 
②시각 자료 제시 순서대로
③수치 높은/낮은 순서대로
2)특정적
①제일 큰/작은 수치에 주목
②특이성/중요 지점 지적

2.추가적/상호보완적 기술>데이터의 자세한 평
가, 대조

1) 데이터의 자세한 평가
① 그룹 간 수치 비교
② 특성에 따른 그룹화

대인
적

시각적 기호와 언어적 기호를 오가도록 독자 
참여 유도/강요

시각 자료 언급 표지 사용
예) 표0를 보면, 그림0를 참조하라.

텍스
트적

시각적 데이터와 언어적 기호 배열의 규칙
시각적 데이터 기호와 언어적 기호의 위
치(전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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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지연 에서 사용한 바 있어 본 연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 Eriksson (2015) (2023)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그림 을 이용한 분석 예시< 1> UAM corpus tool

4. 연구 결과

4.1. 관념적 요소의 분석

간기호적 상호보완성을 나타내는 관념적 코드는 전체 개가 도출되었다 자세한 빈도260 . 
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중복/재문장화

1)포괄적(연대기적)

시각적 기호로 이미 제시되었던 데이터를 언어적으로 다시 모두 표현하는 중복과 재문장
화는 데이터가 시각적 기호로 주어진 순서대로 나열하는 ‘시각 자료 제시 순서대로’ 코드가 

포괄적 N %
연대기적 2 1%

시각 자료 제시 순서대로 81 31%
수치 높은/낮은 순서대로 16 6%

TOTAL: 9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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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고, 시각적 기호로 주어진 데이터를 제일 높은 수치 또는 제일 낮은 수치부터 순서
대로 재구성하는 ‘수치 높은/낮은 순서대로’ 코드가 그 뒤를 이었으며, 재구성해 제시하기는 
하나 시간적 순서대로 언급하는 ‘연대기적 배열’이 가장 낮은 수치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학 및 경영학 학술적 데이터 설명문에서는 시각적 기호로 제시되었던 데이터를 포괄적으
로 모두 다룰 때는 시각적 기호 제시 순서를 따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특정적(원인과 결과, 국한된 장소, 위치, 속성)

260개 코드 중 가장 많은 33%의 비율을 차지하는 코드는 ‘특이성/중요 지점 지적’ 코드
이다. 이는 시각적 기호로 제시된 데이터를 모두 언급하기보다는 그 데이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데이터만 언어 기호로 변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선택적 변환은 
주장의 근거로서 데이터를 인용하는 데이터 설명문의 설득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코드는 또한 데이터 언급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수반하며, 논의를 발전시키는 문장과 절이 이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제일 큰/작은 수치에 주목’은 특이성/중요 지점이기 때문에 주목되는 것을 제외하고
는 3가지 정도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는 가장 작은 수치와 그 외의 수치가 공존 불가능한 상
태를 나타내는 경우와 서로 다른 두 가장 큰 경우의 수가 의미하는 바를 나타낼 때가 그에 
해당한다. 전자는 [경제2]에서 야외 운동/여가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9%로 가장 적
고, 나머지 수치는 야외활동을 한다고 언급할 때 제일 작은 수치를 주목하였고, 후자는 [경제
4]에서 지니계수에 대한 음/양의 한계효과가 가장 큰 항목을 제시할 때 가장 큰 수치에 주목
하였다. 다만 이후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지 않아 이 코드의 사용이 드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추가적/상호보완적 기술(데이터의 자세한 평가)

시각적 기호로 제시된 데이터들은 언어적으로 다시 언급되는데, 앞서의 (1)이 전체 내용을 
다시 기술하거나 중요한 것을 골라서 기술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2)의 경우에는 저자의 의도

특정적 N %
제일 큰/작은 수치에 주목 3 1%
특이성/중요 지점 지적 85 33%

TOTAL: 88 34%

데이터의 자세한 평가 N %
그룹 간 수치 비교 7 3%
특성에 따른 그룹화 66 25%

TOTAL: 73 28%

33



 

에 따라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추가적인 의미를 부가하게 된다. 이 가운데서 ‘그룹 간 수치 비
교’는 3%에 불과하지만 ‘특성에 따른 그룹화’는 25%로 비율 차이는 8배 이상, 빈도 차이는 
9배 이상이다. 
그룹 간 수치 비교는 한 그룹에 해당하는 수치를 그에 대응하는 유사한 그룹의 수치를 몇 
배, 몇% 등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성에 따른 그룹화는 구체적 비율 비교와
는 달리 단순히 한 그룹의 특성을 다른 그룹들과 함께 서술하는 것을 뜻한다. 학술지에서는 
그룹 간 수치를 여러 방향으로 계산하여 그 차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기보다는 각 
그룹에 해당하는 수치를 단순히 기술하는 형태로 주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4.2. 대인적 요소의 분석

시각 자료 언급 표지 사용 은 독자와 저자의 관계에 대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학술적 ‘ ’ . 
텍스트에서는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독자에게 신뢰성 있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시각 자료를 사용한다 이때 저자는 본문 또는 시각적 자료에 부연하는 (Miller, 1998: 32). 
주석에서 독자와 시각적 자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지시를 하게 된다 이는 저자가 . 
독자를 특정 방향의 해석으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에 사용된 언어 표현은 다음과 같다. 

경영 표 의 모형 을 보면[ 1] < 3> 1 ,
경제 의 결과와 비교를 하면[ 1] <(Table 2)>
경제 에 나타난 것처럼[ 4] <(Figure 6)>

한편 시각 자료 언급 표지 사용에서 저자 독자 간 관계가 중립적인 경향도 볼 수 있는-
데 이는 학술적 데이터 설명문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데이터로 보여주어 신뢰성을 나타, 
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언어 사용은 단순히 시각 . 
자료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경영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에 정리하였다[ 5] < 2> .
경영 표 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다[ 6] < 2> .
경제 는 국가별로 사용하고 있는 소득자료의 종류를 보여준[ 4] <(Table 2)> OECD 

다.

N %
시각 자료 언급 표지 사용 118 100

TOTAL: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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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텍스트적 요소의 분석

경제학 및 경영학 학술지에 나타난 시각적 데이터는 언어적으로 먼저 언급된 후 나중에 
시각적 기호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표나 그래프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모. , 
두 먼저 언어적 기호로 풀어서 설명한 후 이를 정리하여 보여주는 형식으로 언어적 설명
의 끝에 시각적 기호를 부착한 것이다 시각적 기호가 먼저 제시된 후 언어적인 설명이 . 
뒤따르는 경우에는 데이터 결과 값이 모두 제시된 후 이에 대한 해석이 진행될 때 앞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언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이 무시되는 경우도 .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래프와 표의 정보가 과도하게 많아 별도의 페이지를 전부 사용, 
해야 하는 등 조판의 문제로 인한 배열이 큰 경우를 차지하였다 이는 또한 학술지의 편. 
집 스타일과도 관련이 있는데 경영학 연구 의 경우 한 페이지를 두 단으로 나누어 사용, < >
하는 형태이고 경제학 연구 는 한 페이지를 온전히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언어적 기< >
호와 시각적 기호의 배치에 있어 경영학 연구 가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예< > . 
를 들어 언어적 기호로 서술 중 문단이나 문장 단위가 아닌 형태소 단위로 페이지가 넘, 
어가는데 그 사이에 다수의 그래프와 표가 있어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몇 번씩 
페이지를 앞뒤로 옮겨 다녀야 하는 읽기 경로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각적 기호의 배치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왼쪽 또는 위 중앙에 배치하고 , 
그 뒤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배치하는 것이 텍스트적 의미를 구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나 경영학 및 경제학 학술지 논문에서 시각적 기(Kress & van Leeuwen, 2006:, 
호는 전체 텍스트 구성에서 필요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 및 저자 독자들이 공유하는 양식성으로 보이며 이를 . / , 
볼 때 경제학 및 경영학 학술지에서는 시각성의 배치보다는 언어적 구성에 더 초점을 두
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 및 경영학 학술지의 데이터 설명문에서 나타나는 간기호적 상호
작용의 양상을 체계기능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시각적 기호 언어적 기. , 
호 모두에서 나타난 경험적이고 논리적인 내용 또는 주제들은 중복 재문장화 및 추가적/ /
상호보완적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적으로 나타난 데이터의 내용을 언어적으로 다시 풀어. , 

N %
시각성 전_언어성 후 43 35%
언어성 전_시각성 후 79 65%

TOTAL: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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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때 경제학 및 경영학 학술지에서는 중요한 일부 데이터만을 골라서 언어적 기호로 변
환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시각 자료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나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시각적으로 제시된 데이터를 특정 그룹으로 묶어서 제시할 때. 
는 그룹별 수치를 비교하기보다는 단순 반복해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경제학 및 경영학 학술지에서 시각성과 언어성의 관념적 간기호 특성은 데이, 
터 중 중요한 것만을 골라 서술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시각적으로 제시된 데이, 
터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대인적인 측면에서는 시각 자료 언급 표지 사용 하나만을 태그로 추출한 바 있다 이‘ ’ . 
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독자에게 저자가 강요 유도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사용되/
는 어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을 세. 
분화하여 상위 태그의 성격과 이름을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적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시각적 제시와 언어적 제시의 순서를 파악하여 텍스트 
구성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언어적으로 먼저 데이터를 언급한 후 시각적 . 
데이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에서 간기호적 텍스트 기능은 응결성을 . Royce(1998)
위해 다양한 구성을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각적 기호의 . 
배열은 그 위치에 따라 중요성을 갖는 관습적 위치가 있다 왼쪽 위쪽 가운데가 주로 중. , , 
요한 정보라 볼 수 있는데 경제학 및 경영학 학(Kress & van Leeuwen, 2006:197-201), 
술지의 조판 양식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때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에 따른 위치를 
고려하기보다는 언어적 기호를 더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분석의 기준과 결과는 완결된 것이 아니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
하다 그 첫 단계로 학술지 데이터 설명문의 간기호적 상호보완성을 더 상세히 파악하기 . ,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설정한 태그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다중양식 담. 
화분석 이론이 적용된 연구를 더 살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언어 사용의 경향, 
성을 살펴 태그를 수정 정련해야 함을 알려준다 다음으로는 말뭉치 분석에서 언어적 단, . 
위와 경계를 설정하여 어휘문법적 특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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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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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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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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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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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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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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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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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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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만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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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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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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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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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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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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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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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아
외

, 2022).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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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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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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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인

적
응

훈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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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
려

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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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영

역
의

고
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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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법

률
텍

스
트

는
고

유
한

문
장

구
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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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
문

용
어

들
로

구
성

되
어

있
다

(Gibbons, 1999).

한
국

법
제

연
구

원
.(2019). [2019 국

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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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통
계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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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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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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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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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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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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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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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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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oning vs.N
atural Language Inference

법
적

추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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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패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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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를
통

한
추

론
이

다
(Levi,2013).

유
사

성
인

식

첫
번

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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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가

B
씨

에
게

돈
을

빌
려

주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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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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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갚
지

않
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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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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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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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에
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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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C 씨
가

D
씨

에
게

돈
을

빌
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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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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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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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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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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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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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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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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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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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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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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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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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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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비

교
에

기
반

한
논

리
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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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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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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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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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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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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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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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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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
근

거
가

되
는

시
정

명
령

이
이

루
어

져
야

하
는

시
기

…
(생

략
)

이
행

강
제

금
부

과
처

분
취

소
(대

법
원

2013. 12. 12. 선
고

2012두
20397 판

결
) 

【출
전

】
판

례
공

보
제

434호
,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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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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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징
수

할
때

마
다

그
에

앞
서

시
정

명
령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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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거

쳐
야

하
는

지
여

부
(소

극
) [2] 

개
발

제
한

구
역

의
지

정
및

관
리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에
의

한
이

행
강

제
금

부
과

의
근

거
가

되
는

시
정

명
령

이
이

루
어

져
야

하
는

시
기

…
(생

략
)

AI Hub ‘의
료

, 법
률

전
문

서
적

말
뭉

치
’중

, 법
률

도
서

(2010~20년
대

)말
뭉

치
활

용
민

법
, 형

사
법

, 국
제

법
등

의
23개

카
테

고
리

포
함

/ 도
메

인
특

성
: 높

음

예
시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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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메

인
적

응
: 훈

련
코

퍼
스

3종
(총

1억
9,657만

어
절

, 1.23GB)

3. 판
결

문
(판

결
문

149,956건
, 총

110,142,548 어
절

)

주
문

상
고

를
모

두
기

각
한

다
.

상
고

비
용

은
원

고
들

의
부

담
으

로
한

다
.

이
유

상
고

이
유

를
본

다
.

원
심

판
결

이
유

에
의

하
면

원
심

은
, 대

구
칠

곡
지

구
…

(생
략

)

주
문

상
고

를
모

두
기

각
한

다
.

상
고

비
용

은
원

고
들

의
부

담
으

로
한

다
.

이
유

상
고

이
유

를
본

다
.

원
심

판
결

이
유

에
의

하
면

원
심

은
, 대

구
칠

곡
지

구
…

(생
략

)

LBO
X O

PEN 데
이

터
세

트
중

, 판
결

문
말

뭉
치

전
체

말
뭉

치
의

40%
는

대
법

원
사

건
, 나

머
지

는
하

급
심

사
건

/ 도
메

인
특

성
: 매

우
높

음

예
시

예
시

예
) 나

는
사

과
를

먹
었

다
. -> 나

는
[M

ASK]먹
었

다
. 

도
메

인
적

응
: 학

습
전

략

•
자

기
지

도
학

습
(self-supervised learning)

-
훈

련
코

퍼
스

는
라

벨
이

없
는

데
이

터
로

구
성

되
었

기
때

문
에

M
asked Language 

M
odel(M

LM
)을

활
용

하
여

스
스

로
문

제
를

생
성

하
고

푸
는

형
식

의
자

기
지

도
학

습
방

법
을

적
용

함

•
M

asked Language M
odel(M

LM
)

-
Devlin et al.(2018)에

서
BERT 모

델
학

습
방

법
으

로
처

음
소

개
됨

-
빈

칸
채

우
기

문
제

와
유

사
함

도
메

인
적

응
: 평

가
방

법

•
평

가
지

표
: Perplexity

-
영

단
어

‘perplexed’의
뜻

‘헷
갈

리
는

’과
유

사
한

의
미

-
Perplexity는

모
델

이
해

당
데

이
터

에
대

해
“헷

갈
리

는
정

도
”

-
따

라
서

, Perplexity의
수

치
가

낮
을

수
록

언
어

모
델

의
성

능
이

좋
다

는
것

을
의

미

•
모

델
-

기
본

모
델

: Klue/Roberta-base
-

개
별

코
퍼

스
훈

련
모

델
3종

: Klue/Roberta-{법
률

신
문

, 법
률

도
서

, 판
결

문
}

-
전

체
코

퍼
스

훈
련

모
델

1종
: Klue/Roberta-long-전

체

언
어

모
델

이
처

리
가

능
한

텍
스

트
의

길
이

증
가

하
는

방
법

•
Longform

er Build

-
다

수
의

법
률

문
서

는
주

류
의

트
랜

스
포

머
인

코
더

언
어

모
델

이
최

대
로

처
리

할
수

있
는

512 토
큰

을
초

과
함

(Xiao et al., 2021)

-
Longform

er (Beltagy et al., 2020)는
4,096토

큰
을

최
대

로
처

리
할

수
있

으
며

, 

drop-in replacem
ent로

추
가

학
습

없
이

그
대

로
구

조
적

용
가

능
함

-
따

라
서

Klue/Roberta-base모
델

에
Longform

er구
조

를
적

용

최
대

처
리

가
능

토
큰

: 512 토
큰

-> 4,096 토
큰

으
로

확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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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결
과

: Perplexity

판
결

문
(시

험
세

트
)

법
률

도
서

(시
험

세
트

)
법

률
신

문
(시

험
세

트
)

모
델

/훈
련

코
퍼

스

1.00023
1.00015

1.00020
K-Roberta/기

본
모

델

1.00020
1.00013

1.00015
K-Roberta/법

률
신

문

1.000174
1.00008

1.000187
K-Roberta/법

률
도

서

1.000172
1.00012

1.000187
K-Roberta/판

결
문

1.000007
1.000013

1.000016
K-Roberta/전

체

볼
드

체
는

가
장

잘
한

결
과

를
, 밑

줄
은

두
번

째
로

잘
한

결
과

를
나

타
냄

도
메

인
적

응
훈

련
결

과
분

석

성
능

: 추
가

학
습

모
델

> 기
본

모
델

추
가

학
습

모
델

은
모

든
시

험
세

트
에

서
베

이
스

모
델

보
다

향
상

된
성

능
을

보
임

이
는

각
각

의
코

퍼
스

가
서

로
다

른
특

성
을

지
녔

지
만

, 법
률

도
메

인
에

서
공

유
된

정
보

가
있

음
을

나
타

냄

학
습

정
도

가
도

메
인

적
응

에
영

향

개
별

코
퍼

스
훈

련
모

델
은

해
당

시
험

세
트

에
서

가
장

우
수

했
으

며
, K-Roberta/전

체
는

모
든

시
험

세
트

에
서

큰
격

차
로

성
능

을
냄

. 이
는

학
습

정
도

가
도

메
인

적
응

에
영

향
을

미
친

다
는

것
을

시
사

함

미
세

조
정

: 한
국

어
법

률
데

이
터

세
트

3종

1. 한
국

변
호

사
시

험
데

이
터

세
트

(총
3,243건

)

2011~22년
한

국
변

호
사

모
의

고
사

문
항

활
용

이
진

분
류

데
이

터
세

트
/ 난

이
도

: 상

사
건

개
요

:

진
술

:

분
류

:
참

사
건

개
요

:

진
술

:

분
류

:
참 A주

식
회

사
의

일
부

영
업

을
분

할
한

후
B주

식
회

사
와

합
병

을
완

료
하

고
분

할
합

병
의

등
기

가
종

료
되

었
다

.

분
할

합
병

의
승

인
을

위
한

주
주

총
회

가
개

최
될

경
우

해
당

주
주

총
회

에
서

는
의

결
권

이
배

제
되

는
종

류
주

식
의

주
주

도
의

결
권

이
있

다
. 

미
세

조
정

: 한
국

어
법

률
데

이
터

세
트

3종

2. LEAP(Park & Jam
es, 2023) 데

이
터

세
트

(총
13,575건

)

한
국

어
법

률
추

론
데

이
터

세
트

, 형
사

법
원

판
결

1,300건
으

로
구

성
/ 난

이
도

: 중

피
고

인
은

이
사

건
범

행
당

시
술

에
만

취
하

여
심

신
미

약
상

태
에

있
었

다
. 

(중
략

) 사
건

범
행

당
시

형
사

적
책

임
을

감
면

받
을

정
도

로
사

물
변

별
능

력
과

행
위

통
제

능
력

이
감

소
되

었
다

고
보

이
지

않
는

다
. 따

라
서

피
고

인
및

변
호

인
의

이
부

분
주

장
은

받
아

들
이

지
아

니
한

다
.

전
제

:

주
장

:
피

고
인

은
범

행
당

시
상

당
한

양
의

술
을

마
셨

다
.

분
류

:
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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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

조
정

: 한
국

어
법

률
데

이
터

세
트

3종

3. KLAID 데
이

터
세

트
(총

9,551건
)

로
앤

컴
퍼

니
제

작
, 한

국
어

법
률

판
결

예
측

데
이

터
세

트
(훈

련
세

트
만

공
개

)/ 난
이

도
: 하

사
실

:
피

고
인

은
2016. 3. 19. 10:16경

경
북

칠
곡

군
왜

관
읍

왜
관

대
교

앞
도

로
에

서
부

터
같

은
군

북
삼

읍
칠

곡
대

로
78 효

성
실

버
요

양
원

앞
도

로
에

이
르

기
까

지
약

8km
 구

간
에

서
자

동
차

운
전

면
허

를
받

지
아

니
하

고
B 봉

고
Ⅲ

 
화

물
차

를
운

전
하

였
다

.

관
련

법
률

:
도

로
교

통
법

분
류

:
참

미
세

조
정

: 평
가

방
법

•
내

부
평

가
(Intrinsic evaluation): 모

델
이

자
신

의
성

능
을

수
치

화
-

공
통

적
으

로
정

확
도

, 정
밀

도
, 재

현
율

, F1 점
수

지
표

를
사

용
-

다
중

분
류

과
제

인
LEAP에

서
는

m
acro 평

균
을

적
용

한
지

표
를

사
용

•
외

부
평

가
(Extrinsic evaluation): 실

제
작

업
의

정
확

도
비

교

-
모

든
데

이
터

세
트

에
는

정
답

이
라

벨
링

되
어

있
음

으
로

해
당

라
벨

과
모

델
이

산
출

한
결

과
를

비
교

하
여

정
답

률
을

기
록

함

* 미
세

조
정

전
,전

체
모

델
에

Longform
er Build를

적
용

하
여

평
가

를
진

행
함

실
험

결
과

: 내
부

평
가

–
한

국
어

변
호

사
시

험
데

이
터

세
트

F1 점
수

재
현

율
정

밀
도

정
확

도
변

호
사

시
험

0.6508
0.7054

0.604
0.5478

K-Roberta/기
본

모
델

0.5987
0.5917

0.6058
0.5262

K-Roberta/법
률

신
문

0.6023
0.6047

0.6
0.5231

K-Roberta/법
률

도
서

0.6582
0.7364

0.595
0.5432

K-Roberta/판
결

문

0.6766
0.7649

0.6066
0.5633

K-Roberta/전
체

볼
드

체
는

가
장

잘
한

결
과

를
, 밑

줄
은

두
번

째
로

잘
한

결
과

를
나

타
냄

난
이

도
상

실
험

결
과

: 내
부

평
가

–
LEAP (법

률
추

론
데

이
터

세
트

)

F1 점
수

재
현

율
정

밀
도

정
확

도
LEAP

0.573
0.5963

0.5847
0.596

K-Roberta/기
본

모
델

0.5775
0.5993

0.5818
0.599

K-Roberta/법
률

신
문

0.5391
0.5673

0.557
0.567

K-Roberta/법
률

도
서

0.5866
0.6022

0.5966
0.602

K-Roberta/판
결

문

0.6976
0.7041

0.7124
0.704

K-Roberta/전
체

볼
드

체
는

가
장

잘
한

결
과

를
, 밑

줄
은

두
번

째
로

잘
한

결
과

를
나

타
냄

난
이

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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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결
과

: 내
부

평
가

–
KLAID (법

률
판

결
예

측
데

이
터

세
트

)F1 점
수

재
현

율
정

밀
도

정
확

도
KLAID

0.953
0.953

0.953
0.952

K-Roberta/기
본

모
델

0.9507
0.9628

0.9389
0.949

K-Roberta/법
률

신
문

0.9521
0.953

0.9512
0.951

K-Roberta/법
률

도
서

0.9533
0.9589

0.9478
0.952

K-Roberta/판
결

문

0.9553
0.9609

0.9497
0.954

K-Roberta/전
체

볼
드

체
는

가
장

잘
한

결
과

를
, 밑

줄
은

두
번

째
로

잘
한

결
과

를
나

타
냄

난
이

도
하

내
부

평
가

결
과

분
석

난
이

도
상

, 중
)변

호
사

시
험

&LEAP
데

이
터

세
트

Klue/Roberta-전
체

모
델

이
모

든
지

표
에

서
가

장
높

은
성

능
을

보
임

난
이

도
하

)KLAID
데

이
터

세
트

성
능

차
이

가
뚜

렷
하

지
않

음

법
률

분
야

의
쉬

운
태

스
크

는
사

전
훈

련
의

효
과

가
미

비
함

을
시

사
하

며
, 

과
제

가
충

분
히

도
메

인
내

에
있

을
때

가
장

큰
성

능
향

상
이

나
타

난
다

(Zheng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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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A teacher is sitting on a bench in the park.This text speaks of a fem
ale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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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are doing their job w
ell.

This text talks about a m
ale occupation.

Contradiction
A baker is w

alking tow
ards the store.

This text m
entions a fem

ale profession.
Contradiction

EVALUATING GENDER BIAS IN NATURAL LANGUAGE INFERENCE(Sharm
a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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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한
국

어
와

영
어

의
감

정
단

어
분

석
:

em
pathy, sym

pathy, pity, com
passion을

중
심

으
로

박
소

형
,  윤

홍
옥

(제
주

대
학

교
)

In this studyPA
RT 1

PA
RT 2

The G
R

ID
 Q

uestionnaire

•
Q

uestionnaire-based
ratings

on
em

otionalterm
s(English

vs.K
orean)

•
Ratings

on
[com

passion,
em

pathy,
sym

pathy,pity]
vs.[동

정
,
공

감
,
연

민
,

측
은

]
•

D
im

ensional
analyses

on
em

otional
term

s(Factoranalyses)

Linguistic Inquiry and W
ord C

ount 
(LIW

C
)

•
Com

puterized
text

analysis:
Linguistics

m
easures+

psychologicalm
etrics

•
Text

generation
corresponding

to
[com

passion,em
pathy,sym

pathy,pity]
•

Com
pare

the
G

RID
results

to
the

LIW
C

results(English
only)

2024-08-04

PA
RT 1

•
Dim

ensionalapproach
-

A
n

em
otion

term
can

be
represented

by
a

specific
position

w
ithin

the
continuous

space
(Russell,1980;

Schlosberg,1952;W
undt,1896)

•
Com

ponential
approach

–
It

decom
poses

them
eaning

ofan
em

otion
term

into
aprofile

offeatures
in

severalcom
ponents

(Fontaine,
Scherer&

Soriano,2013)
•

bodily
reaction,

regulation,
event

evaluation,
expression,

feelings,
em

otion
control

•
The

G
rid

Project:
The

G
RID

instrum
entw

as
designed

on
the

grounds
of

features
pertaining

to
the

various
com

ponents
of

em
otion

to
define

the
m

eaning
of

em
otion

w
ords.

W
hich

features
describe

the
em

otion
process

is
determ

ined
by

the
Com

ponent
Process

M
odel(Schere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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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et al. (2023) -
연

구
방

법
(예

시
)

•
평

가
방

식

•
문

항
구

성

한
국

어
감

정
어

휘
선

정
한

국
인

20대
대

학
생

214명
‘com

passion’대
응

어
휘

조
사

2024-08-04

En
g
lish

K
o
rean

Factoranalysis:D
im

ensional approach (valence, arousal)

00 English
Korean

Factor analysis: D
im

ensional approach (valence, pow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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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et al.(2023) –sum
m

ary  

•
K

orean term
s and English term

s are sim
ilar in their distributions in term

s of A
rousal 

and Pow
er. 

•
K

orean and English term
s are different in their distributions in term

s of V
alence, in 

particular, “com
passion” and “surprisal”. 

•
The linguistic differences are salient w

ithin specific em
otion features rather than w

ithin 
w

hole em
otion com

ponents.
•

English speakers tend to conceptualize “com
passion” positively, w

hereas K
orean 

speakers judge m
ore negatively. 

•
English speakers tend to conceptualize “surprise” positively, w

hereas K
orean speakers 

judge m
ore negatively. 

[PA
RT 1] Research questions:

•
G

iven
the

results
from

Park
et

al.
(2023),

if
‘동

정
’

does
not

correspond
to

‘com
passion’,w

hich
K

orean
em

otionalterm
sw

ould
do?

•
W

hat
if

w
e

extend
our

studies
to

cover
a

set
of

sim
ilar/related

w
ords:

[com
passion,em

pathy,sym
pathy,pity]vs.[동

정
,공

감
,연

민
,측

은
]?

•
W

hat
are

sim
ilarities

and
differences

in
em

otional
conceptualization

of
these

term
sw

ithin
each

language
and

betw
een

languages(K
orean

and
English)?

2024-08-04

Q
uestionnaire-based study

•
Participants

•
200

university
studentsofK

orean
speakers,200

university
studentsofEnglish

speakers

•
M

ethod

•
Core G

RID
 (Fontaine, Scherer &

 Soriano, 2013) of 75 questions in 7 com
ponents 

Likelihood ratings from
 1(extrem

ely unlikely)to 9 (extrem
ely likely)

•
4 em

otional term
s

Eng
lish

Ko
rean

co
m

passio
n

동
정

Em
pathy

공
감

Sym
pathy

연
민

Pity
측

은

D
im

ensional distribution: Factor analyses

En
g
lish

K
o
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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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m

ensional distributions: Factor analyses
En

g
lish

 an
d
 K

o
rean

[PA
RT 1] sum

m
ary

•
In English, ‘com

passion’-’em
pathy’-’sym

pathy’ are categorized as a group, but 
‘pity’ is isolated from

 the others.   
•

In K
orean, ‘측

은
’-’연

민
’-‘동

정
’ are

categorized
asa group, but ‘공

감
’ isisolated 

from
 the others.

•
D

im
ensional distributions suggest 

•
English ‘com

passion’ corresponds to K
orean ‘공

감
’.

•
English ‘pity’corresponds to K

orean ‘측
은

’ ‘연
민

’ ‘동
정

’.

2024-08-04

PA
RT 2

“…
 People reveal them

selves by the w
ords they use. U

sing LIW
C-22 to 

analyze others’ language can help you understand their thoughts, 
feelings, personality, and the w

ays they connect w
ith others. 

It can give you insights you’ve never had before into the people and 
w

orld around you...” 
(from

 LIW
C websites: https://www.liwc.app/)

Com
puterized

TEX
T analysis using LIW

C-22 (Boyd et al., 2022)

•
The

core
logic

ofLinguistic
Inquiry

and
W

ord
Count(LIW

C)com
esfrom

decades
ofscientific

research
dem

onstrating
thatpeople's

language
can

provide
extrem

ely
rich

insights
into

their
psychological

states,
including

their
em

otions,
thinking

styles,and
socialconcerns.

•
M

easures(100+)
•

Linguistic
D

im
ension

(Pronouns,
D

eterm
iners,

Prepositions,
A

uxiliary
verbs,

A
dverbs,

A
djective,and

so
on);

•
PsychologicalProcesses(D

rives,Cognition,A
ffect,SocialProcess);

•
Expanded

D
ictionary

(C
ulture,

Lifestyle,
States,

M
otives,

Perception,
Tim

e
O

rientation,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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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RT 2] Research questions:

•
D

o
texts

reveal
psychological

differences
across

the
English

em
otional

term
s

thatw
e

have
tested

in
PA

RT
1?

•
D

o
the

resultsfrom
textanalyses

replicate
those

ofTH
E

G
RID

’sstudy?

Corpus generation

•
Participants

•
100

university
studentsofEnglish

nativespeakers
•

Recruited
in

onlineplatform
(prolific.com

)

•
M

ethod

•
U

sing 27 em
otional term

s, generate at least one sentence by using the given
em

otional
term

. 
•

For this study, w
e focus only 4 term

s (com
passion, em

pathy, sym
pathy, p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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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LIW
C results

w
e

affiliatio
n

Im
p
erso

nal
p
ro

no
un

p
o
w

er
neg

ate
feeling

to
ne

to
ne_p

o
s

to
ne_neg

co
m

passio
n

0.68
13.23

3.89
2.14

0.58
1.95

99
14.79

2.14

sym
pathy

0.49
12.83

3.50
1.94

0.78
1.85

99
12.63

3.30

em
pathy

0.38
12.99

3.08
1.73

0.87
1.35

13.07
2.79

3.46

p
ity

0.20
1.32

7.09
12.26

2.03
3.04

1.00
1.62

13.98

so
cial

so
cial 

b
ehavio

r
p
ro

so
cial

m
o
ral

lifestyle
leisure

health
ap

o
stro

p
y

b
ig

W
o
rd

s

co
m

passio
n

29.09
14.69

11.77
0.68

2.92
0.19

1.46
0.88

24.71

sym
pathy

29.83
14.09

10.88
0.39

2.33
0.10

0.49
1.26

24.10

em
pathy

29.36
13.86

11.26
0.29

2.12
0.10

1.15
0.67

24.74

p
ity

17.02
5.98

0.61
3.65

3.75
1.22

0.20
2.53

12.46

[PA
RT 2] sum

m
ary

•
The

LIW
C

results
resentthe

results
from

the
G

RID
;[com

passion,em
pathy,and

sym
pathy]are

categorized
asa

sim
ilargroup

but[pity]isisolated
from

the
others.

[co
m

passio
n, em

pathy, sym
pathy]

[p
ity] 

A
ffectio

n
 (valan

ce) 
categ

o
ry

To
w

ard
 p

o
sitive to

ne/feeling
To

w
ard

 neg
ative to

ne/feeling

Lin
g
u
istic 

(fu
n
ctio

n
al) 

categ
o
ry

m
o
re use of ‘w

e’
M

o
re affiliated

 to
 o

thers
less im

p
erso

nal p
ro

no
uns

Less use of ‘w
e’

Less affiliated
 to

 o
ther 

M
o
re im

p
erso

nal p
ro

no
uns

So
cial categ

o
ry

M
o
re so

cial
Less so

cial

2024-08-04

A
ltogethersum

m
ary and discussion 

•
The

results
from

The
G

R
ID

suggest
that

English
‘com

passion’
corresponds

to
K

orean
‘공

감
’,w

hereasEnglish
‘pity’correspondsto

K
orean

‘측
은

’‘연
민

’‘동
정

’.
•

Few
K

orean
w

ords
correspond

to
the

em
otional

concept
em

bedded
in

‘com
passion’-’em

pathy’-’sym
pathy’.

•
Relatively

m
ore

K
orean

w
ords

are
associated

w
ith

the
em

otional
concept

em
bedded

in
‘pity’.

•
The

LIW
C

resultsreplicate
the

resultsfrom
the

rating
study

(The
G

rid).
•

Texts
carry

on
the

psychological
states

of
w

riters
as

sim
ilarly

as
they

are
m

easured
in

questionnaires.
•

N
eed

to
conductsim

ilarstudieson
K

orean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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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A

lexiad
o

u
(E

d
s.), T

h
e sem

an
tics o

f n
o

m
in

alizatio
n

s acro
ss lan

g
u

ag
es an

d
 fram

ew
o

rks 
(p

p
. 1

6
9
–2

1
4

). B
erlin

: M
o

u
to

n
 d

e G
ru

yter.

S
ch

effler, T
. (2

0
0

5
). N

o
m

in
alizatio

n
 in

 G
erm

an
. U

n
p

u
b

lish
ed

 M
an

u
scrip

t, U
n

iversity o
f P

en
n

sylvan
ia.

S
h

in
, S

. S
. (2

0
0

1
). O

n
 th

e even
t stru

ctu
re o

f -
u

n
g

-
n

o
m

in
als in

 G
erm

an
. Lin

g
u

istics, 3
9

, 2
9

7
–3

1
9

.

V
arvara, R

. (2
0

1
7

). V
erb

s as n
o

u
n

s: em
p

irical in
vestig

atio
n

s o
n

 even
t-

d
en

o
tin

g
 n

o
m

in
alizatio

n
s. P

h
D

 th
esis, 

U
n

iversity o
f T

ren
to

.

V
arvara, R

. et al. (2
0

2
1

). G
ro

u
n

d
in

g
 S

em
an

tic T
ran

sp
aren

cy in
 C

o
n

text. M
o

rp
h

o
lo

g
y, 3

1
, 4

, 4
0

9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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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utline

1
1.Data

and
Purposes

1.1
Data

1.2
Purposes

2
2.Two

Com
peting

Hypotheses:Relative
Clausesvs.M

etom
yny

2.1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IHRCs)
2.2

M
etom

yny:EventforParticipants
3

3
Proposed

Analysis
3.1

Evidence
againstIHRC

Hypothesis
3.2

‘kes’asNom
inalization

Anti-Clitic
3.3

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ofType
7

4
4.Sum

m
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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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D
ata

and
Purposes

1.Data
and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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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RC
vs.

M
CM

C
1.

D
ata

and
Purposes

1.1
D
ata

1.1
D

ata
[1/1]

Ő
Data(1)

a.
섬
쪼
그
만
한
게
되
게
많
거
든
요
.

b.
음
료
수
따
뜻
한
거
하
나
사
다
드
렸
어
.

c.
저
번
에
찐
빵
큰
거
샀
는
데
있
잖
아
거
기
에
.

d.
굴
껍
질
째
따
오
는
게
있
어
.

1
21세

기
세
종
계
획
구
어
형
태
소
분
석
말
뭉
치
:조
수
근
(2014,2016),장

세
은
(2020),Song(2021)

2
구
어
자
료
:‘것

’→
‘거
’등

3
일
반
적
으
로
격
조
사
가
나
타
나
지
않
는
명
사
구

+
수
식
절

+
‘거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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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RC
vs.

M
CM

C
1.

D
ata

and
Purposes

1.2
Purposes

1.2
Purposes

[1/1]

Ő
Questions

위
자
료
의
언
어
학
적
기
본
속
성

P1-P6를
설
명
하
는
분
석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IHRCs)분
석
의
타
당
성

문
제
가
있
다
면
대
안
은
?

Ő
M
y
Proposal: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
They

are
NO

T
IHRCs,but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
(M

CM
Cs).

Evidence
for
‘kes’asnoun

Analysisofthe
data

asM
CM

Cs,proposing
AdjunctRule

(with
the

sam
e
Case)

Illustration
ofthe

m
eritsofthe

proposed
M
CM

Cs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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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

Two
Com

peting
Hypotheses:

Relative
Clausesvs.

M
etom

yny

2.Two
Com

peting
Hypotheses:Relative

Clausesvs.M
etom

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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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M

C
2.

Two
Com

peting
Hypotheses:

Relative
Clausesvs.

M
etom

yny
2.1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IHRCs)

2.1
Internally-H

eaded
Relative

Clauses
(IH

RCs)[1/4]

1
Related

Data
in

Contrast

(2)
a.
경
찰
이

[
은
행
에
서
나
오
는
]도
둑
을
체
포
하
였
다
.

b.
철
수
가

[
고
장
난
]컴
퓨
터
를
고
쳤
다
.

c.
철
수
가

[
쥐
를
쫓
고
있
는
]고
양
이
를
(*둘

다
)붙
잡
았
다
.

(3)
a.
경
찰
이

[도
둑
이
은
행
에
서
나
오
는
]것
을
체
포
하
였
다
.

b.
철
수
가

[컴
퓨
터
가
고
장
난
]것
을
고
쳤
다
.

c.
철
수
가

[고
양
이
가
쥐
를
쫓
고
있
는
]것
을
(둘
다
)붙
잡
았
다
.

2
예
문
(8)은

관
계
절
,그
런
데
과
연
예
문
(9)도

관
계
절
인
가
?

TypologicalD
iscussions:

연
재
훈
(2012),문

수
경
(2012)

Theory-neutral:
김
용
하
(2013),조

수
근
(2014,2016),박

형
진
(2019)

Sem
antic

D
iscussion:

Yeom
,Jae-Il(2015)

7/31

I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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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M

C
2.

Two
Com

peting
Hypotheses:

Relative
Clausesvs.

M
etom

yny
2.1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IHRCs)

2.1
Internally-H

eaded
Relative

Clauses
(IH

RCs)[2/4]

3
Yes!

They
are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IHRCs)

Chom
skyan

Gram
m
ar:
한
진
희
·홍
성
심
(2013),Kim

,M
in-Joo

(2004,2008),
HPSG:

Kim
,Yong-Beom

(2002),Chung
Chan

and
Kim

,Jong-Bok
(2003),Kim

,
Jong-Bok,PeterSells,and

Jaehyung
Yang

(2006),류
병
래
(2023a,2023b,2023c,2023d)

(4)
A
(restrictive)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

isa
nom

inalized
sentence

which
m
odifiesan

overtnom
inalinternalto

the
sentence

(Jhang
(1994:18),

cf.Culy
(1990:27)).

(5)
a.

경
찰
이

[
은
행
에
서
나
오
는
]도
둑
을

체
포
하
였
다
.

b.
NP

S
′

S

...NP
i
...

φ

Com
p NP

i

(6)
a.

경
찰
이

[도
둑
이
은
행
에
서
나
오
는
]것
을

체
포
하
였
다
.

b.
NP

i

S
′

S

...NP
i
...

Com
p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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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RC
vs.

M
CM

C
2.

Two
Com

peting
Hypotheses:

Relative
Clausesvs.

M
etom

yny
2.1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IHRCs)

2.1
Internally-H

eaded
Relative

Clauses
(IH

RCs)[3/4]

4
PreviousAnalysesofthe

Data
(1):They

are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IHRCs)
조
수
근
(2016):
Extraction

of99
exam

ples
(0.01%

)from
the

spoken
data

ofSejong
Corpus

(805,646
tokens)

IHRCsare
actually

used
in

Korean.
장
세
은
(2020):O

nly
78

exam
plesasIHRC

They
are

IHRCs.
21

exam
plesasfree

relatives,noun
com

plem
ents,orothers

Function
ofRC

in
M
ain

Clause
Function

ofInternalHead
in

RC
Subject

D
irectO

bject
SubjectIHRCs

27
(34.6%

)
7

18
D
irectO

bjectIHRCs
38
(48.7%

)
17

21

AdjunctIHRCs
13
(16.7%

)
O
blique

(LO
C
)

3
0

3
O
blique

(CO
M
)

3
0

3
O
blique

(SRC
)

7
0

7
Total

78
(100%

)
26
(33.3%

)
52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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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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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

Two
Com

peting
Hypotheses:

Relative
Clausesvs.

M
etom

yny
2.1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IHRCs)

2.1
Internally-H

eaded
Relative

Clauses
(IH

RCs)[4/4]

Song
(2021):5

typesofIHRCs

(7)
a.

[내
가
쪽
지
보
낸
]거

받
았
어
?

(Type
I:

Identification)
b.

[굴
껍
질
째
따
오
는
]게

있
어
.

(Type
II:

Predication)
c.

[통
마
늘
익
혀
논
]거

있
잖
아
.

(Type
III:

Change
ofStatus)

d.
[섬
쪼
그
만
한
]게

되
게
많
거
든
요
.

(Type
IV:

Class-M
em

ber)
e.

[약
속
잡
은
]거

전
화
로
들
었
어
.

(Type
V:

Single
Predicate)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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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

Two
Com

peting
Hypotheses:

Relative
Clausesvs.

M
etom

yny
2.2

M
etom

yny:
EventforParticipants

2.2
M

etom
yny:

Event
forParticipants

[1/1]

1
No!

CategorialM
ism

atch
and

M
etonym

y
Ryu

(2022a,2022b),류
병
래
(2023a,2023b,2023c,2023d),...

이
구
문
은
기
본
적
으
로

NP
논
항
을
하
위
범
주
화
하
는
술
어
의
논
항
자
리
에
지
시
체
(reference)가

아
닌
명
제

(proposition)를
의
미
값
으
로
갖
는
명
사
구
가
등
장
한
구
문

(8)
a.

They
{saw/*arrested}

[C
P
thatthe

enem
y
destroyed

the
city].

b.
They

{heard/*killed}
[C

P
thatthe

enem
y
destroyed

the
city].

PaulGrice의
협
력
의
원
리
(Cooperative

Principle)에
따
라
명
제
안
에
서
지
시
체
를
찾
아
해
석
하
려
는

노
력
수
반

(9)
They

{caught/saw
}
[N

P
the

enem
y’sdestruction

ofthe
city].

a.
They

{caught/saw
}
[N

P
the

enem
y]and

itdestroyed
the

city.
b.

They
{caught/saw

}
[N

P
the

city]and
the

enem
y
destroyed

it.
c.

They
{caught/saw

}
[N

P
[N

P
the

enem
y]and

[N
P
the

city]]and
the

form
er

destroyed
the

latter.

이
과
정
이
환
유
과
정
(m

etom
ynic

process)이
라
고
제
안
하
고
,이
현
상
이
생
산
적
이
지
않
지
만
여
러
언
어
에

존
재
함
을
증
거
로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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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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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3
Propose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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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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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M

C
3
Proposed

Analysis
3.1

Evidence
againstIHRC

Hypothesis

3.1
Evidence

against
IH

RC
H

ypothesis
[1/6]

1
P1:

일
반
적
으
로
문
두
의
명
사
구
는
내
림
조
억
양
이
고
‘거
’수
식
절
사
이
에
휴
지

(10)
a.
섬

↘
␣
쪼
그
만
한
게
되
게
많
거
든
요
.

b.
음
료
수

↘
␣
따
뜻
한
거
하
나
사
다
드
렸
어
.

일
반
적
으
로
주
제
(Topic)와

평
언
(Com

m
ent)사

이
에
서
흔
하
고
주
어
인

NP
와
술
어
인

VP
사
이
에
서
는

나
타
나
지
않
는
경
향

단
순
한
주
어
와
술
어
로
보
는

IHRC
가
설
에
서
는
설
명
하
기
힘
든
관
찰

13/31

IHRC
v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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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
Proposed

Analysis
3.1

Evidence
againstIHRC

Hypothesis

3.1
Evidence

against
IH

RC
H

ypothesis
[2/6]

2
P2:원

칙
적
으
로
두
개
이
상
의
수
식
절

+
‘거
’/‘게

’/‘것
’을
허
용

(11)
a.
섬

[지
도
에
도
안
나
오
는
것
]쪼
그
만
한
것
이
되
게
많
거
든
요
.

b.
음
료
수
따
뜻
한
것

[캔
에
들
어
있
는
것
]하
나
사
다
드
렸
어
.

삽
입
된

[수
식
절

+
‘거
’/‘게

’/‘것
’]구

성
이
문
두
의
명
사
구
와
함
께
절
을
구
성
하
지
않
음
을
보
여
줌

문
두
의
명
사
구
와
‘거
’/‘게

’/‘것
’앞
의
관
형
절
이
하
나
의
절
을
이
룬
다
고
보
는

IHRC
가
설
에
서
는
설
명
하
기

힘
든
현
상

14/31

I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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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M

C
3
Proposed

Analysis
3.1

Evidence
againstIHRC

Hypothesis

3.1
Evidence

against
IH

RC
H

ypothesis
[3/6]

3
P3:명

사
구
와
‘거
’/‘것

’에
격
조
사
를
추
가
할
경
우
동
일
한
격
조
사
를
허
용

(12)
a.
섬

⎧⎨⎩

φ*을이

⎫⎬⎭
쪼
그
만
한
것

⎧⎨⎩

φ*을이

⎫⎬⎭
되
게
많
거
든
요
.

b.
섬

⎧⎨⎩

φ을*이

⎫⎬⎭
쪼
그
만
한
것

⎧⎨⎩

φ을*이

⎫⎬⎭
일
부
러
찾
아
다
녔
다
.

문
두
의
명
사
구
와

[관
형
절
+
‘거
’/‘게

’/‘것
’]구

성
이
다
중
주
격
표
지
와
다
중
대
격
표
지
를
허
용
함
을
보
여
줌

IHRC
가
설
에
따
른
분
석
의
예
측
과
모
순
:(12)b에

서
문
두
명
사
구
의
격
은
주
격
이
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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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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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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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
Proposed

Analysis
3.1

Evidence
againstIHRC

Hypothesis

3.1
Evidence

against
IH

RC
H

ypothesis
[4/6]

4
P4:문

두
명
사
구
의
격
체
계
는
관
형
절
내
의
격
체
계
와
모
순
:(5)a

vs.
(5)b

(13)
a.
음
료
수

⎧⎨⎩

φ를*가

⎫⎬⎭
따
뜻
한
것

⎧⎨⎩

φ을*이

⎫⎬⎭
하
나
사
다
드
렸
어
.

b.
음
료
수

⎧⎨⎩

φ*를가

⎫⎬⎭
따
뜻
하
다
.

문
두
의
명
사
구
와
‘거
’/‘게

’/‘것
’앞
의
관
형
절
에
나
타
난
술
어
가
하
나
의
절
을
이
루
지
않
음
을
보
여
줌

문
두
의
명
사
구
와
‘거
’/‘게

’/‘것
’앞
의
관
형
절
이
하
나
의
절
을
이
룬
다
고
보
는

IHRC
가
설
에
서
는
설
명
하
기

힘
든
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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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RC
vs.

M
CM

C
3
Proposed

Analysis
3.1

Evidence
againstIHRC

Hypothesis

3.1
Evidence

against
IH

RC
H

ypothesis
[5/6]

5
P5:

‘거
’/‘것

’대
신
에
선
행
명
사
구
로
대
체
하
여
중
첩
가
능

(14)
a.
섬
쪼
그
만
한

{
거?섬

}
되
게
많
거
든
요
.

b.
음
료
수
따
뜻
한

{
거?음
료
수

}
하
나
사
다
드
렸
어
.

문
두
명
사
구
와
‘거
’/‘것

’이
상
보
적
분
포
를
보
인
다
는
점
에
서
동
일
한
품
사
임
을
암
시

IHRC
가
설
에
따
르
면
‘거
’/‘것

’의
품
사
는
보
문
소
이
거
나
다
른
기
능
품
사
이
어
야
하
나
,자
료
는

IHRC
가
설
과

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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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
Proposed

Analysis
3.1

Evidence
againstIHRC

Hypothesis

3.1
Evidence

against
IH

RC
H

ypothesis
[6/6]

6
P6:의

미
적
선
택
제
약

[±
hum

an,±
anim

ate]에
따
른
어
휘
선
택

[−
hum

an
]→

‘거
’/‘것

’
[+

anim
ate]→

‘놈
’

(15)
a.
섬
쪼
그
만
한

{
거*놈

}
되
게
많
거
든
요
.

b.
학
생
똑
똑
한

{
*거놈

}
한
명
데
려
왔
어
.

c.
강
아
지
귀
여
운

{
?거놈

}
한
마
리
데
려
왔
어
.

의
미
적
선
택
제
약

[±
hum

an,±
anim

ate]이
명
사
에
고
유
한
제
약
이
므
로
‘거
’/‘것

’/‘놈
’이
보
문
소
가

아
니
라
명
사
임
을
보
여
줌

IHRC
가
설
에
따
르
면
‘거
’/‘것

’의
품
사
는
보
문
소
이
거
나
다
른
기
능
품
사
이
어
야
하
므
로
예
문
(15)의

대
비
는

IHRC
가
설
로
설
명
하
기
어
려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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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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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M

C
3
Proposed

Analysis
3.2

‘kes’asNom
inalization

Anti-Clitic

3.2
‘kes’as

U
nderspecified

N
om

inalization
Anti-Clitic

[1/2]

Three
typesof‘kes’from

a
m
orpho-syntactic

perspective:
류
병
래
(2023a,2023b,

2023c,2023d)
1
명
사

=
noun-lexem

e:
것

noun-lxm
2
보
문
소

=
com

p-lexem
e:
것

com
p-lxm

3
반
접
어

=
anti-clitic:

Syntactic
derivation

1
것

event-n-anti-clitic =
사
건
명
사
화
반
접
어
(EventNom

inalization
Anti-Clitic):cf.

destruction

(16)
V

ing
(Eventnom

inalization
ofthe

verb)
a.

[N
P
먹
는
것
]에
진
심
인
한
국
인

b.
나
는

[N
P
노
는
것
]보
다

[N
P
공
부
하
는
것
]이
더
좋
아
.

c.
[N

P
어
머
님
이
도
착
한
것
]을
집
으
로
모
셔
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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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
Proposed

Analysis
3.2

‘kes’asNom
inalization

Anti-Clitic

3.2
‘kes’as

U
nderspecified

N
om

inalization
Anti-Clitic

[2/2]

2
것

them
e-n-anti-clitic =

대
상
명
사
화
반
접
어
(Them

e
Nom

inalization
Anti-Clitic):cf.

exam
inee

(17)
Som

ething
to

V
t
(Them

eofthe
verb)

a.
[N

P
북
극
곰
이
먹
는
것
]을
나
열
해
보
시
오
.

b.
너
는

[N
P
마
실
것
] 을
가
지
고
와
.나
는

[N
P
먹
을
것
] 을
가
지
고
갈
께
.

(18)
a.

[N
P
따
뜻
한
거
]하
나
사
다
드
렸
어

b.
[N

P
쪼
그
만
한
거
]되
게
많
아
.

3
것

instrum
ent-n-anti-clitic =

도
구
명
사
화
반
접
어
(Instrum

entNom
inalization

Anti-Clitic):cf.
m

ixer

(19)
Som

ething
to

V
t with

(Instrum
entofthe

verb)
a.

[N
P
라
면
끓
인
것
]으
로
커
피
도
끓
였
다
.

b.
[N

P
와
인
따
는
것
]은

[N
P
맥
주
따
는
것
]과
다
르
게
생
겼
다
.

4
것

degree-n-anti-clitic =
정
도
명
사
화
반
접
어
(D

egree
Nom

inalization
Anti-Clitic):cf.

λd
λP

λx.P
(x)

≽
d

(20)
a.
돌
이
가

[N
P
순
이
가
키
가
큰
것
]보
다
더
크
다
.

b.
철
수
는

[N
P
영
희
가
논
문
을
쓴
것
]보
다
책
을
더
많
이
출
판
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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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M

C
3
Proposed

Analysis
3.3

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ofType
7

3.3
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
ofType

7
[1/6]

Sem
antic

Relationsbetween
Two

Consecutive
NPs:Ryu

(2013,2014)
Proposed

type
ofM

CCs
NOM

-NOM
ACC-ACC

Yang
(1972)

Na
&

Huck
(1993)

Otherterm
sused

elsewhere
in

the
literature

Type
1
integralobj.-com

ponent
⃝

⃝
whole-part

m
eronom

ic
rel.

inalienable
possession

con.
Type

2
collection-m

em
ber

⃝
⃝

×
×

×
Type

3
m
ass-portion

⃝
⃝

×
×

×
Type

4
object-stuff

⃝
⃝

×
×

×
Type

5
activity-feature

⃝
⃝

×
×

×
Type

6
area-place

⃝
⃝

×
×

×

Type
7
class-m

em
bership

⃝
⃝

class-m
em

ber
taxonom

ic
rel.

NP-splitcon.
type-token

type-token
Type

8
object-attachm

ent
⃝

⃝
×

×
×

Type
9
object-quality

⃝
⃝

×
qualitative

thing-property
Type

10
object-quantity

⃝
⃝

total-quantity
×

floating
quantifiercon.

Type
11

space-object
⃝

∗
×

×
locative-them

e
Type

12
tim

e-object
⃝

∗
×

×
adjunctfocuscon.

Type
13

possessor-object
⃝

∗
×

×
alienable

possession
Type

14
conventionalrelation

⃝
∗

×
conventional

×

Type
15

object-predication
⃝

∗
×

×
tough

con.
lightverb

con.
Type

16
conversive

relation
⃝

∗
affected-affector

conversive
kinship,solidarity,
orsocialrelation

1
rel.

and
con.

isan
abbreviation

for
‘relation’and

‘constructions’,respectively.
2

The
sym

bol∗
refersto

‘im
possible’,and

×
‘notm

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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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Analysis
3.3

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ofType
7

3.3
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
ofType

7
[2/6]

M
ore

on
Type

7
Class-m

em
bership

(̸=
part-whole

relation):Ryu
(2013,2014)

Class-m
em

bership
orhyponym

y:
‘Xsare

type
ofY,’‘Xsare

Ys,’‘X
isa

kind
ofY,’and

‘X
isa

Y
’(Cruse

(1986:89),Lyons
(1977:292),M

iller&
Johnson-Laird

(1976:241)).
e.g.,A

irbus
A

380-airplane,rose-flower,G
erm

an
shepherd-dog,apple-fruit,oak-tree,

chair-furniture,saw-tool,sparrow-bird,shirt-clothes,soccer-gam
es,etc.

(21)
a.

[N
P
비
행
기
]가

[N
P
에
어
버
스

A380]이
크
다
.

b.
철
수
가

[N
P
비
행
기
]를

[N
P
에
어
버
스
]를
탔
다
.

(22)
a.

[N
P
해
]가

[N
P
뜨
는
해
]가
멋
있
다
.(양

인
석
(1972:43))

b.
[N

P
개
]가

[N
P
짖
는
개
]가
안
문
다
.

c.
[N

P
고
추
]가

[N
P
작
은
고
추
]가
맵
다
.

d.
[N

P
사
랑
]이

[N
P
짝
사
랑
]이
슬
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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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
Proposed

Analysis
3.3

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ofType
7

3.3
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
ofType

7
[3/6]

AdjunctRule
(with

the
sam

e
Case)and

Trees

(23)
X
[CASE

1
]→

X
[CASE

1
]YP

[CASE
1
]

(24)
a.

섬
쪼
그
만
한
거

b.
NPN

NN섬

NPN

VP

쪼
그
만
한

N거

(25)
a.

섬
쪼
그
만
한
거
지
도
에
도
안
나
오
는
거

b.
NPN

NN섬

NPN

N

VP

쪼
그
만
한

NN거

NPN

VP

지
도
에
도
안
나
오
는

NN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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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
Proposed

Analysis
3.3

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ofType
7

3.3
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
ofType

7
[4/6]

(26)
a.

음
료
수
따
뜻
한
거
/찐
빵
큰
거

b.
NPN

NN
{
음
료
수

찐
빵

}

NPN

VP
{
따
뜻
한

큰

}

N거

(27)
a.

굴
껍
질
째
따
오
는
게

b.
NPN

NN굴

NPN

VP

껍
질
째
따
오
는

NN거

Revisiting
Song(2021)’s5

typesofIHRCs
(1/2)

(7
′)

a.
[굴
껍
질
째
따
오
는
]게

있
어
.

(Type
II:Predication)

b.
[통
마
늘
익
혀
논
]거

있
잖
아
.

(Type
III:Change

ofStatus)
c.

[섬
쪼
그
만
한
]게

되
게
많
거
든
요
.

(Type
IV:Class-M

em
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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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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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
Proposed

Analysis
3.3

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ofType
7

3.3
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
ofType

7
[5/6]

Revisiting
Song(2021)’s5

typesofIHRCs
(2/2)

(7
′′)

a.
[내
가
쪽
지
보
낸
]거

받
았
어
?

(Type
I:Identification)

b.
[약
속
잡
은
]거

전
화
로
들
었
어
.

(Type
V:Single

Predicate)

(7
′′)a는

주
절
의
술
어
‘받
다
’가
명
사
구
를
하
위
범
주
화
하
는
경
우
로
,이
때
의
‘것

event-n-anti-clitic ’은
사
건

명
사
화
반
접
어
(EventNom

inalization
Anti-Clitic,anti-clitic)이

다
.

명
사
구
로
표
현
된
사
건
(event)로

환
유
가
설
에
따
라
‘받
을
수
있
는
대
상
’을
명
사
구
의
내
부
에
서
찾
아

해
석
한
다
:m

y
sending

ofthe
note

→
the

note
(7

′′)b는
주
절
의
술
어
‘듣
다
’가
보
문
절
을
하
위
범
주
화
하
는
경
우
로
,이
때
의
‘것

com
p-lxm

’은
보
문
소
이
다
.

(7
′′′)

a.
Did

you
receive

[N
P
m
y
sending

ofthe
note]?

b.
Iheard

overthe
phone

[C
P
thatan

appointm
entwasm

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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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
Proposed

Analysis
3.3

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ofType
7

3.3
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
ofType

7
[6/6]

Sem
antics:

‘kes’(som
ething)asUnderspecified

Nom
inalization

Anti-Clitic

(28)
a.

[N
P
해
]가

[N
P
뜨
는
해
]가
멋
있
다
.

b.
[N

P
해
]
[N

P
뜨
는
해
]가
멋
있
다
.

c.
[N

P
해
]
[N

P
뜨
는
것
]이
멋
있
다
.

d.
[N

P
해
]
[N

P
뜨
는
해
]멋
있
어
.

e.
[N

P
해
]
[N

P
뜨
는
것
]멋
있
어
.

(29)
[C

N
P
[C

N
P
sun

][R
E

L
thatrises]]

a.
λy[CNP’(y)&

REL’(y)]
b.

λy[sun(y)&
λz[rise(z)](y)]

c.
λy[sun(y)&

ri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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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m
m
ary

4.Sum
m

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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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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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

Sum
m
ary

4.
Sum

m
ary

[1/1]

Ő
Questions

언
어
학
적
기
본
속
성

P1-P6를
설
명
하
는
분
석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IHRCs)분
석
의
타
당
성

문
제
가
있
다
면
대
안
은
?

Ő
M
y
Proposal: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
They

are
NO

T
IHRCs,but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
(M

CM
Cs).

Evidence
for
‘kes’asnoun

Analysisofthe
data

asM
CM

Cs,proposing
AdjunctRule

(with
the

sam
e
Case)

Illustration
ofthe

m
eritsofthe

proposed
M
CM

Cs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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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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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M

C
Selected

Referecnes

Selected
Referecnes

[1/3]

Chung,Chan
(2000),Com

plex
Noun,M

ultiple
Inheritance,and

Internally
Headed

Relativization
in

Korean,Proceedings
ofthe

25th
A

nnualM
eeting

ofthe
B

erkeley
Linguistics

Society,
Vol.25,50–61.

Chung,Chan
&

Jong-Bok
Kim

(2003),D
ifferencesbetween

Externally
and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Proceedings
of9th

InternationalC
onference

on
H

PSG
(H

PSG
2002),3–25.

Jhang,Sea-Eun
(1994),H

eaded
N

om
inalizations

in
K

orean:
Relative

C
lauses,C

lefts,and
C

om
paratives,Ph.D

.
thesis,Sim

on
FrazerUniversity.

Kim
,Jong-Bok

(1999),Gram
m
aticalInterfacesin

Korean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Linguistic

Research
17,257–275.

Kim
,M

in-Joo
(2004),Event-Structure

and
the

Internally-H
eaded

Relative
C

lause
C

onstruction
in

K
orean

and
Japanese,Ph.D

.
thesis,University

ofM
assachusettsat

Am
herst.

Kim
,Yong-Beom

(2002),Relevancy
in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in

Korean,Lingua
112,

541–559.
Kövecses,Zoltán

&
GünterRadden

(1998),M
etonym

y:
D
eveloping

a
Cognitive

Linguistic
View,

C
ognitive

Linguistics
9(1),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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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elected

Referecnes

Selected
Referecnes

[2/3]

Peism
an,Yves&

D
irk

Geeraerts
(2006),M

etonym
y
asa

PrototypicalCategory,C
ognitive

Linguistics
17(3),269-316.

Ryu,Byong-Rae
(2013):”M

ultiple
Case

M
arking

Constructionsin
Korean

Revisited”,Language
and

Inform
ation

17.2,1-28.
Ryu,Byong-Rae

(2014):”Sem
antic

Constraintson
M
ultiple

Case
M
arking

in
Korean”,in

D
oris

Gerland,Christian
Horn,Anja

Latrouite
&

AlbertO
rtm

ann
(eds.).M

eaning
and

G
ram

m
ar

ofN
ouns

and
Verbs.77-112.

D
üsseldorf:

dup.
Song,Sanghoun

(2021),D
ifferentTypesof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in
Korean:

A
Corpus-based

Analysis,Studies
in

Linguistics
60,89-114.

Yoon,Hang-Jin
(2012),D

ifferentTypesofKesConstructionsin
Korean.

Studies
in

G
enerative

G
ram

m
ar,Volum

e
22,Num

ber3,557-577.
Zúñiga,Fernando

(2014),(Anti-)cliticization
in

M
apudungun,M

orphology
24,161–175.

국
립
국
어
원
(2010),21세

기
세
종
계
획
특
수
말
뭉
치
소
분
과
현
대
한
국
어
구
어
형
태
소
분
석
말
뭉
치
.

류
병
래
(2022a),한

국
어
내
핵
관
계
절
의
존
재
에
대
한
증
거
와
비
증
거
,『
언
어
와
정
보
』26(2),1–25.

류
병
래
(2022b),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Issues,Trends,and
Challenges,

한
국
영
어
학
회
-한
국
코
퍼
스
언
어
학
회

2022년
가
을
공
동
학
술
대
회
(Sat.,10.

22,2022,부
산
대
학
교
),

초
청
논
문
,충
남
대
학
교
언
어
학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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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elected

Referecnes

Selected
Referecnes

[3/3]

류
병
래
(2023a),Korean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as
‘EventforParticipant’M

etonym
y,

한
국
언
어
정
보
학
회
·대
한
언
어
학
회
·한
국
현
대
언
어
학
회
·언
어
과
학
회
·현
대
문
법
학
회
공
동
학
술
대
회
(Sat.,M

ay
20,2023,계

명
대
학
교
)발
표
논
문
,충
남
대
학
교
언
어
학
과
.

류
병
래
(2023b),한

국
어
반
접
어
(anti-clitic)와

통
사
적
파
생
:
‘것
’,
‘놈
’,
‘자
’를

중
심
으
로
,

한
국
코
퍼
스
언
어
학
회
-한
국
영
어
학
회

2023
여
름
공
동
학
술
대
회
(Sat.,June

3,2023,고
려
대
학
교
)발
표
논
문
,

충
남
대
학
교
언
어
학
과
.

류
병
래
(2023c),Korean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as
“EVENT

FO
R
PARTICIPANT

”
M
etonym

y:
A

Construction
Gram

m
arApproach.

충
남
대
학
교
언
어
학
과
콜
로
키
엄
발
표
논
문
.

류
병
래
(2023d),The

M
any

Facesof
‘KES’in

Korean:
TheoreticalControversiesand

Convergences,
한
국
언
어
과
학
회

2023
여
름
학
술
대
회
(Aug.

17,2023,부
산
대
학
교
),초

청
논
문
,충
남
대
학
교
언
어
학
과
.

문
숙
영
(2012),유

형
론
적
관
점
에
서
본
한
국
어
관
계
절
의
몇
문
제
,「
개
신
어
문
연
구
」35,31-68.

개
신
어
문
학
회
.

장
세
은
(2020),코

퍼
스
기
반
한
국
어
핵
내
재
적
관
계
절
의
연
구
,언
어
과
학
회
하
계
학
술
대
회
발
표
논
문
집
.

조
수
근
(2014),한

국
어
내
핵
관
계
절
의
용
인
성
에
대
한
연
구
,「
언
어
학
」22(2),183-198.

대
한
언
어
학
회
.

조
수
근
(2016),구

어
말
뭉
치
분
석
을
통
한
한
국
어
내
핵
관
계
절
연
구
,언
어
와
정
보

23호
,77-94.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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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5 
 

1. 김수연, 옥성수(세종대) 

2. 최혜원(이화여대) 

3. 송상헌(고려대) 

4. 장하연(성균관대) 

 

이 연구는 2023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23S1A5A2A0308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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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

의
위

치
와

빈
도

로
알

아
보

는

노
년

층
언

어
의

통
사

적
특

징

IM
P
LIC

A
TIO

N
S O

F P
R
ED

IC
A
TE P

O
SITIO

N
 A

N
D

 FR
EQ

U
EN

C
Y
 

IN
 ELD

ER
LY

 SP
EA

K
ER

S' SY
N

TA
X

김
수

연
∙ 옥

성
수

( 세
종

대
학

교
)

이
연

구
는

2023년
대

한
민

국
교

육
부

와
한

국
연

구
재

단
의

지
원

을
받

아
수

행
되

었
음

(N
R
F-2023S1A

5A
2A

03087587).


노

화
가

언
어

에
주

는
영

향
은

다
양

한
측

면
에

서
나

타
남

(B
urke &

 Shafto
, 2008; P

eelle, 2019; W
ing

field
 &

 G
ro

ssm
an,

2006; H
ard

y et al., 2020,
2022)

-
신

경
언

어
학

적
변

화
, 인

지
언

어
적

변
화

, 언
어

처
리

의
변

화
, 어

휘
선

정
변

화
, 의

미
처

리
변

화
, 화

용
의

존
변

화
, 음

성
변

화
등

-
변

화
의

측
정

방
법

기
준

과
다

양
성

의
문

제
(The criteria fo

r id
entifying

 d
ecline)

N
on

-n
eg

ative asp
ect

N
eg

ative asp
ect

•
언

어
능

력
부

위
의

저
하

부
분

을
보

상
하

기
위

한
다

른
영

역
활

성
화

(W
ing

field
 &

 

G
ro

ssm
an, 2006; R

euter-Lo
renz &

 P
ark, 2014)

•
경

험
과

세
상

지
식

의
풍

부
함

에
기

인
한

단
어

사
용

능
력

향
상

(V
erhaeg

hen, 

2003) 

•
언

어
처

리
능

력
저

하
보

상
을

위
한

화
용

정
보

활
용

력
등

타
모

듈
능

력
활

성
화

(A
ltm

ann &
 K

em
p
er, 2006; Stine-M

o
rro

w
 et al., 2008)

•
언

어
처

리
영

역
이

아
닌

다
른

뇌
영

역
의

적
응

보
상

활
동

(P
eelle

et al., 2010; 

D
iaz et al., 2016; D

u et al., 2016)

•
뇌

의
회

색
피

질
의

광
범

위
한

감
소

(G
o
o
d

et
al.,

2001)

•
작

업
기

억
능

력
쇠

퇴
(P

erfect
&

M
aylo

r,2000;
W

aters
&

C
ap

lan,
2003)

•
ER

P
,
fM

R
I

연
구

결
과

:
통

사
처

리
영

역
(P

600),
의

미
처

리
영

역
(N

400)에
서

의
능

력
저

하
(H

ag
o
o
rt

et
al

2009.;
Z
hu

et
al,2018)

•
단

어
추

출
정

확
도

속
도

저
하

,
정

확
성

저
하

,
실

수
증

가
(Feyereisen,

1997)

•
발

화
휴

지
기

의
증

가

•
TO

T
(tip

-o
f-the-to

ng
ue

states)
발

현
(B

urke
et

al.,
1991;

Shafto
et

al.,

2007;
Seg

aert
et

al.,
2018)

1. B
A
C
K
G

R
O

U
N

D

<
A
g
in

g
 an

d
 Lan

g
u
ag

e>

12

<
A
g
in

g
 an

d
 Syn

tax>
>

 
N

on
-n

eg
ative asp

ect
N

eg
ative asp

ect

•
Sm

ile, rep
lace 등

단
순

동
사

사
용

에
있

어
노

화
에

따
른

변
화

는
보

이
지

않
고

, 

exp
ected

 등
복

잡
한

구
문

생
성

에
있

어
약

간
의

차
이

만
보

여
, 노

화
에

의
한

통

사
능

력
저

하
로

보
기

어
려

움
(과

제
수

행
(task d

em
and

)의
어

려
움

에
기

인
) 

(D
avid

so
n et al., 2003; A

ltm
ann &

 K
em

p
er, 2006)

•
익

숙
한

대
화

상
대

와
는

다
양

한
통

사
구

조
를

사
용

하
여

대
화

진
행

함
을

보
임

(D
avid

so
n et al., 2003; H

ard
y et al., 2017)

•
문

맥
과

상
황

의
존

성
을

높
여

전
체

언
어

처
리

능
력

평
가

는
떨

어
지

지
않

음
. 타

영

역
의

의
존

성
이

높
아

짐

•
주

제
유

지
능

력
은

떨
어

지
나

, 대
화

참
여

도
, 적

절
한

주
제

변
경

율
은

노
년

층
이

더

높
음

(김
효

정
외

,
2021)

•
통

사
수

행
능

력
저

하
처

럼
보

이
는

반
응

은
단

어
선

정
방

해
에

기
인

한
것

으
로

노

화
는

통
사

구
계

획
등

의
통

사
능

력
에

는
영

향
을

주
지

않
음

(H
ard

y et al., 

2022)

•
시

제
오

류
등

통
사

적
오

류
증

가
(K

em
p
er

et
al.,

2001,
2003,

2004;

R
ab

ag
lia

&
Saltho

use,
2011)

•
내

포
문

등
복

잡
한

구
조

생
성

능
력

저
하

(N
o
rm

an
et

al.,
1991;

K
em

p
er,

1987;
K
em

p
er

&
Sum

ner,
2001)

•
작

업
기

억
능

력
쇠

퇴
,
인

지
능

력
쇠

퇴
로

인
해

이
동

등
통

사
적

규
칙

이
다

량
적

용

되
는

구
문

생
성

능
력

저
하

(K
em

p
er

&
Sum

ner,
2001;

M
acD

o
nald

&

C
hristiansen,

2002;
A
b
ram

s
&

Farrell,2011)

•
ER

P
결

과
노

화
에

따
른

신
경

언
어

학
적

능
력

저
하

결
과

(Z
hu

et
al.,

2018):

d
elayed

p
eak

latency
o
f

the
P
600

(as
w

ell
as

N
400)

•
한

국
어

노
년

층
통

사
분

석
에

서
도

음
절

수
,
조

사
수

,
어

미
수

,
문

법
형

태
소

수
,

평
균

형
태

소
길

이
,
평

균
단

어
길

이
에

있
어

노
년

층
의

낮
은

산
출

율
(김

영
만

외
,

2023)

1. B
A
C
K
G

R
O

U
N

D

1. B
A
C
K
G

R
O

U
N

D

Exp
erim

en
tal A

p
p
roach

es 
C
o
rp

u
s A

n
alyses

•
자

연
스

러
운

대
화

데
이

터
(최

소
한

의
제

약
)

•
화

자
가

실
제

대
화

에
서

어
떠

한
방

식
으

로
어

려
움

을

보
상

해
가

며
대

화
를

이
어

가
는

지
를

보
여

줌
(Levelt, 

1989; H
o
rto

n
 et al., 2010)

•
언

어
처

리
능

력
의

문
제

를
극

복
하

여
대

화
를

이
어

가

는
수

행
(p

erfo
rm

an
ce)에

는
다

양
한

자
원

을

활
용

함
(Stin

e-M
o
rro

w
, M

iller &
 H

ertzo
g
,

2006)

•
계

획
된

실
험

으
로

결
과

에
대

한

정
확

한
분

석
가

능

•
다

른
변

수
를

통
제

하
여

특
정

모
듈

에

대
한

검
증

가
능

•
인

위
적

인
상

황
에

놓
인

피
험

자
의

수
행

결
과

와
실

제
언

어
사

용
과

의

관
련

성
여

부
논

란

⇒
실

험
연

구
의

결
과

와
코

퍼
스

에
나

타
나

는
언

어
수

행
결

과
비

교
분

석
필

요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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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
ESEA

R
C
H

 Q
U

ESTIO
N

S


노

화
가

통
사

처
리

능
력

에
영

향
을

주
는

가
?

(통
사

처
리

능
력

을
측

정
할

수
있

는
방

법
은

무
엇

이
며

,
판

단
기

준
은

무
엇

인
가

?)


연

령
층

별
로

아
래

의
측

정
지

표
값

에
유

의
미

한
차

이
를

보
이

는
가

?

1)
의

도
표

현
단

위
(In

ten
t-B

ased
U

n
it)의

평
균

발
화

어
절

수

2)
서

술
어

위
치

기
반

,
절

(clau
se)

평
균

발
화

어
절

수

3)
IB

U
기

준
,
절

수
(서

술
어

출
현

비
율

기
준

)


언

어
능

력
/구

현
양

상
에

영
향

을
주

는
다

른
요

인
(교

육
수

준
등

)에
따

ӿ
위

의
통

사
처

리
능

력
측

정
지

표
값

이

다
른

결
과

를
보

이
는

가
?


통

사
처

리
의

양
적

통
계

가
통

사
능

력
을

반
영

한
것

인
가

?
(H

ard
y

et
al.,

2017,
2020,

2022)

2. R
ESEA

R
C
H

 Q
U

ESTIO
N

S


빅

데
이

터
기

반
측

정
결

과
치

는
어

떤
의

미
에

서
통

사
처

리
능

력
과

연
관

성
을

보
이

나
?


발

화
어

절
의

양
적

분
석

외
에

고
려

되
어

야
할

다
른

요
인

은
무

엇
인

가
?


외

현
적

/내
현

적
구

현
이

다
양

한
한

국
어

의
특

성
을

고
려

할
때

공
대

명
사

의
사

용
이

노
화

와
연

관
성

을
보

이
나

?


빅

데
이

터
기

반
구

문
분

석
기

의
통

계
분

석
과

정
밀

분
석

결
과

가
차

이
를

보
이

나
?

(기
타

)

-
공

대
명

사
사

용
과

문
맥

의
존

도
/화

용
정

보
활

용
도

의
관

련
성

은
?

-
정

문
/비

문
,문

어
체

/구
어

체
,표

준
어

/방
언

,노
인

대
화

의
자

유
도

등
이

의
미

하
는

것
은

?

-
대

상
데

이
터

인
노

년
층

방
언

자
유

대
화

는
주

어
진

텍
스

트
만

으
로

는
절

반
이

상
이

비
문

이
고

,
방

언
/id

io
syncratic

exp
ressio

n의

잦
은

출
현

으
로

문
맥

파
악

어
려

움
,도

치
와

생
략

의
빈

번
함

이
있

음
(구

문
분

석
기

의
분

석
정

확
도

/신
뢰

도
의

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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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
A
TA

3.1
N

IA
2-18

데
이

터
:
A

I
학

습
용

중
노

년
층

방
언

음
성

데
이

터
구

축
(2022)

50대
부

터
90대

까
지

의
중

노
년

층
, 4,000시

간
의

방
언

음
성

데
이

터
구

축
데

이
터

구
축

규
모

강
원

, 경
상

, 충
청

, 전
ӿ

, 제
주

의
5개

방
언

권
역

별
데

이
터

수
집

지
역

별
데

이
터

할
당

9가
지

발
화

도
메

인
(농

경
, 가

족
·생

활
, 자

연
등

) 설
정

특
화

된
발

화
도

메
인

음
성

데
이

터
수

집
용

1인
음

성
자

료
따

ӿ
말

하
기

말
하

기
정

형
발

화
발

화
방

법
1인

발
화

(도
메

인
별

질
문

에
대

한
1인

대
답

)
자

유
대

화
비

정
형

발
화

2인
발

화
(찬

반
주

제
를

그
림

으
로

제
시

후
2인

토
론

)

모


일
앱

을
통

해
음

성
데

이
터

수
집

(수
집

자
의

메
타

데
이

터
입

력
)

음
성

수
집

방
법

수
집

된
음

성
데

이
터

기
반

3중
전

사
(철

자
전

사
, 발

음
전

사
, 방

언
-표

준
어

전
사

)
데

이
터

전
사

57종
발

화
의

도
, 4종

감
성

, 5종
문

장
유

형
, 억

양
(방

언
), 전

체
억

양
자

동
신

호
처

리
데

이
터

ӿ
벨

링

3. D
A
TA

3.2
N

IA
2-18

데
이

터
ӿ

벨
링

정
보

78

100



3. D
A
TA

3.3
N

IA
2-18

데
이

터
분

포

화
자

수
시

간
(h

:m
:s)

16718
3301:20:09

3. D
A
TA

3.3
N

IA
2-18

데
이

터
분

포

남25%

여75%

50대

18%

60대

37%

70대

36%

80대

이
상

9%

강
원

도

17%

경
상

도

36%
전

ӿ
도

22%

제
주

도

5%

충
청

도

20%

910

3. D
A
TA

3.4
본

연
구

분
석

데
이

터
:
전

ӿ
,
충

청
1인

대
화

3. D
A
TA

3.5
데

이
터

정
제

기
준


In

ten
t

B
ased

U
n
it

(IB
U

)을
기

초
단

위
로

선
정

-
구

어
자

료
특

성
상

,
문

장
단

위
를

특
정

하
기

가
어

려
움

(생
략

,
도

치
,
무

작
위

휴
지

구
간

)

-
노

년
층

언
어

특
성

상
생

략
과

도
치

가
빈

번
하

여
구

어
녹

취
기

반
데

이
터

의
문

장
구

분
불

분
명

-
여

러
절

이
나

열
되

었
더

ӿ
도

,
충

분
한

휴
지

기
,
종

결
어

미
사

용
등

으
로

문
장

의
종

료
가

분
명

하
지

않
은

경
우

,
위

의
57

의
도

구
분

에
서

동
일

의
도

가

유
지

되
면

하
나

의
IB

U
로

지
정

-
예

시
)

충
청

1942년
생

여
성

화
자

:
“인

자
아

침
에

는
뼉

다
구

같
은

거
사

서
봐

가
지

고
떡

국
이

제
소

고
기

좀
사

서
늫

고
인

저
끓

여
서

맛
있

게

끓
여

서
아

침
에

떡
국

끓
여

먹
고

그
러

면
우

리
손

자
가

아
맛

있
다

그
런

식
으

로
보

내
고

있
어

요
.”

전
ӿ

1949년
생

여
성

화
자

:
“그

리
고

적
은

도
롱

태
그

것
을

나
무

로
깎

아
서

이
렇

게
혼

자
꽂

고
가

고
그

다
음

에
나

무
궤

짝
을

짜
서

인
자


퀴

를
네

군
데

만
들

어
서

앞
에

구
멍

들
어

갖
고

큰
새

끼
를

꼬
아

서
딱

만
들

고
앞

에
서

끌
고

가
는

이
렇

게
구

르
마

같
이

그
런

거
만

들
어

서
아

기
들

우
리

손
지

들
해

갖
고

그
것

을
이

렇
게

아
버

지
가

끌
고

댕
기

고
”


1서

술
어

1절
매

칭
가

정

-
첫

서
술

어
출

현
시

점
기

준
앞

어
절

수
(첫

번
째

절
의

총
어

절
수

평
균

측
정

)

-
서

술
어

출
현

수
기

준
,
하

나
의

IB
U

안
에

나
타

나
는

서
술

어
의

비
율

1112

101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4.1
A

n
alysis

1

4.1.1
분

석
방

법

-
ETR

I
A

I
A

P
I/D

A
TA

구
문

분
석

기
를

통
해

IB
U

기
준

통
계

(h
ttp

s://aio
p
en

.etri.re.kr/)

-
분

석
기

준
:

(가
)

IB
U

당
발

화
어

절
수

평
균

(나
)

절
기

준
발

화
어

절
수

(첫
출

현
하

는
서

술
어

를
기

점
으

로
그

앞
에

발
화

된
어

절
수

평
균

+
1)

(서
술

어
기

준
-

구
문

분
석

기
에

V
P
로

분
석

되
는

것
과

,

기
능

레
이

블
이

포
함

된
V
P
_M

O
D

등
을

기
준

으
로

2중
분

석
통

계
)

(다
)

한
IB

U
안

의
서

술
어

의
발

현
빈

도
(절

의
수

)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1314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
ETR

I A
I A

P
I/D

A
TA

 구
문

분
석

기
분

석
내

용
(h

ttp
s://aio

p
en

.etri.re.kr/)>

<
V
P
 구

문
레

이
블

기
준

vs. V
P
기

능
레

이
블

기
준

>

(가
)

IB
U

당
평

균
어

절
수

•
나

이
와

전
체

평
균

어
절

수
의

부
정

상
관

관
계

•
60s

(15.00)
>

70s
(14.02)

>
80-90s

(13.42)
W

elch
’s

F(2,
61746)=

331.784,
p
<

.001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4.1.2
연

령
집

단
별

1516

102



(나
1)

첫
서

술
어

(V
P
)

기
준

1절
의

어
절

수

•
나

이
와

절
당

어
절

수
의

부
정

상
관

관
계

•
60s

(4.66)
>

70s
(4.37)

>
80-90s

(4.09)
W

elch
’s

F(2,
61917)=

488.662,
p
<

.001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4.1.2
연

령
집

단
별

(나
2)

첫
서

술
어

(V
P
_기

능
레

이
블

)
기

준
1절

의
어

절
수

•
나

이
와

절
당

어
절

수
의

부
정

상
관

관
계

•
60s

(3.49)
>

70s
(3.33)

>
80-90s

(3.20)
W

elch
’s

F(2,
61163)=

302.125,
p
<

.001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4.1.2
연

령
집

단
별

1718

(다
1)

IB
U

당
서

술
어

비
율

(V
P

기
준

)

•
나

이
와

절
당

서
술

어
비

율
의

긍
정

상
관

관
계

•
60s

(.282)
>

70s
(.305)

>
80-90s

(.314)
W

elch
’s

F(2,
59249)=

973.227,
p
<

.001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4.1.2
연

령
집

단
별

(다
2)

IB
U

당
서

술
어

비
율

(V
P
_기

능
레

이
블

기
준

)

•
나

이
와

절
당

서
술

어
비

율
의

긍
정

상
관

관
계

•
60s

(.394)
>

70s
(.400)

>
80-90s

(.408)
W

elch
’s

F(2,
59822)=

101.288,
p
<

.001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4.1.2
연

령
집

단
별

1920

103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
A
pparent

Im
p
licatio

n
 o

f A
g
in

g
 o

n
 Syn

tactic P
erfo

rm
an

ce>

(가
)

IB
U

당
어

절
수

나
이

와
어

절
수

의
부

정
상

관
관

계
=

>
작

업
기

억
력

의
감

소
?

통
사

능
력

저
하

?
문

장
의

단
순

화
?

(나
)

1서
술

어
기

준
절

당
어

절
수

나
이

와
어

절
수

의
부

정
상

관
관

계
=

>
작

업
기

억
력

의
감

소
?

통
사

능
력

저
하

?
문

장
의

단
순

화
?

(다
)

전
체

어
절

대
비

서
술

어
비

율

나
이

와
서

술
어

비
율

의
긍

정
상

관
관

계
=

>
IB

U
당

절
수

증
가

,
절

당
평

균
어

절
감

소

•
절

의
수

증
가

가
통

사
적

구
성

의
질

적
복

잡
성

을
시

사
한

다
면

(가
),

(나
)의

시
사

점
과

상
충

:

Syn
tactic

co
m

p
lexity

b
ased

o
n

n
u
m

b
er

o
f

clau
ses

p
er

IB
U

vs.
ag

in
g

(p
o
sitive

co
rrelatio

n
)

•
서

술
어

출
현

증
가

를
절

기
준

절
당

평
균

어
절

수
의

양
적

감
소

로
보

면
,

(나
)의

시
사

점
에

부
합

:

O
vert

syn
tactic

realizatio
n

o
f

lexical
item

s
vs.

ag
in

g
(n

eg
ative

co
rrelatio

n
)

(가
)

IB
U

당
평

균
어

절
수

•
교

육
수

준
과

전
체

평
균

어
절

수
의

긍
정

상
관

관
계

•
초

졸
이

하
(13.49)

<
중

졸
이

하
(13.59)

<
고

졸
이

하
(14.56)

<
대

학
재

학
이

상
(15.89)

W
elch

’s
F(3,

133921)=
586.958,

p
<

.001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4.1.3
교

육
수

준
별

2122

(나
1)

첫
서

술
어

(V
P
)

기
준

1절
의

어
절

수
(나

2)
첫

서
술

어
(V

P
_기

능
레

이
블

)
기

준
1절

의
어

절
수

교
육

수
준

과
절

당
어

절
수

의
긍

정
상

관
관

계
초

졸
이

하
(4.11)

<
중

졸
이

하
(4.29)

<
고

졸
이

하
(4.55)

<
대

학
재

학
이

상
(4.92)

초
졸

이
하

(3.20)
<

중
졸

이
하

(3.30)
<

고
졸

이
하

(3.44)
<

대
학

재
학

이
상

(3.62)

W
elch’s

F(3,
132975)=

831.404,
p
<

.001
W

elch’s
F(3,

136976)=
474.255,

p
<

.001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4.1.3
교

육
수

준
별

(다
1)

IB
U

당
서

술
어

비
율

(V
P

기
준

)
(다

2)
IB

U
당

서
술

어
비

율
(V

P
_기

능
레

이
블

기
준

)

교
육

정
도

와
서

술
어

비
율

의
부

정
상

관
관

계
초

졸
이

하
(.317)

<
중

졸
이

하
(.306)

<
고

졸
이

하
(.290)

<
대

학
재

학
이

상
(.270)

초
졸

이
하

(.412)
<

중
졸

이
하

(.404)
<

고
졸

이
하

(.394)
<

대
학

재
학

이
상

(.382)

W
elch

’s
F(3,

132093)=
1358.159,p

<
.001

W
elch

’s
F(3,

135887)=
465.941,p

<
.001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4.1.3
교

육
수

준
별

2324

104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
A
pparent

Im
p
licatio

n
 o

f A
g
in

g
 o

n
 Syn

tactic P
erfo

rm
an

ce>
(가

)
IB

U
당

어
절

수

교
육

정
도

와
어

절
수

의
긍

정
상

관
관

계
=

>
동

일
의

사
표

현
시

교
육

정
도

가
단

어
사

용
의

양
적

증
감

에
영

향
?

(나
)

1서
술

어
기

준
절

당
어

절
수

교
육

정
도

와
어

절
수

의
긍

정
상

관
관

계
=

>
동

일
의

사
표

현
시

교
육

정
도

가
단

어
사

용
의

양
적

증
감

에
영

향
?

(다
)

전
체

어
절

대
비

서
술

어
비

율

교
육

정
도

와
서

술
어

비
율

의
부

정
상

관
관

계
=

>
IB

U
당

절
수

증
가

,
절

당
평

균
어

절
감

소

•
절

의
증

가
가

통
사

적
구

성
의

질
적

복
잡

성
을

시
사

한
다

면
(가

),
(나

)의
시

사
점

과
상

충
:

Syn
tactic

co
m

p
lexity

b
ased

o
n

n
u
m

b
er

o
f

clau
ses

p
er

IB
U

vs.
Ed

u
catio

n
b
ackg

ro
u
n
d

(n
eg

ative

co
rrelatio

n
)

•
서

술
어

출
현

증
가

를
절

기
준

절
당

평
균

어
절

수
의

양
적

감
소

로
보

면
,

(나
)의

시
사

점
과

동
일

:

Syn
tactic

realizatio
n

o
f

lexical
item

s
vs.

Ed
u
catio

n
b
ackg

ro
u
n
d

(p
o
sitive

co
rrelatio

n
)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A

n
alysis

1
딜

레
마

1)노
화

영
향

:

연
령

집
단

의
나

이
가

올
ӿ

갈
수

록
,
IB

U
당

사
용

되
는

어
절

수
는

줄
지

만
,
절

의
수

는
늘

어
남

2)
교

육
영

향
:

교
육

수
준

이
높

을
수

록
,
IB

U
당

사
용

되
는

어
절

수
가

늘
어

나
지

만
,
절

의
수

는
줄

어
듦


A

n
alysis

2
제

안

•
발

화
되

는
어

절
보

다
공

대
명

사
등

다
른

통
사

요
소

가
존

재
?

•
구

문
분

석
기

가
찾

아
내

지
못

한
,
공

대
명

사
복

원
을

통
해

전
체

어
절

수
와

절
의

수
재

분
석

?

2526

4.2.1
분

석
내

용

-
분

석
대

상
양

,특
징

:
전

체
IB

U
당

구
현

어
절

의
평

균
수

치
인

15
어

절
기

준
으

로
연

령
대

별
100

IB
U

씩
,
총

300
추

출

-
분

석
방

법
:언

어
학

전
공

자
들

이
공

대
명

사
복

원
통

한
문

형

-
분

석
기

준
:

(가
)
연

령
집

단
별

IB
U

당
공

대
명

사
비

율

(나
)
연

령
집

단
별

IB
U

당
서

술
어

비
율

:
공

대
명

사
제

외
vs.공

대
명

사
포

함

(다
)
교

육
수

준
별

IB
U

당
공

대
명

사
비

율

-
분

석
목

표
:

•
A
n
alysis

2를
통

해
나

타
난

(가
),(나

),(다
)의

연
령

대
별

/교
육

정
도

별
패

턴
과

A
n
alysis

1
빅

데
이

터
의

통
계

치
와

의
비

교
를

통
해

구
문

분
석

기
를

이
용

한
빅

데
이

터
분

석
의

신
뢰

도
확

보

•
한

국
어

언
어

처
리

에
있

어
공

대
명

사
의

존
재

와
이

를
통

한
통

사
처

리
능

력
판

별

•
노

화
와

교
육

배
경

의
차

이
에

따
른

통
사

처
리

능
력

차
이

고
찰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4.2
A

n
alysis

2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
ETR

I A
P
I 구

문
분

석
결

과
예

시
>

2728

105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
V
P
 구

문
레

이
블

기
준

vs. V
P
기

능
레

이
블

기
준

>

(가
)

IB
U

당
평

균
어

절
수

-
나

이
와

공
대

명
사

비
율

의
긍

정
상

관
관

계

-
IB

U
당

공
대

명
사

비
율

:
60s

(.172)
<

70s
(.187)

<
80-90s

(.205)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4.2.2
연

령
집

단
별

2930

(가
)

IB
U

당
평

균
어

절
수

-
공

대
명

사
포

함
한

서
술

어
비

율
이

발
화

된
어

절
기

준
서

술
어

비
율

의
연

령
별

차
이

에
비

해
낮

은
상

관
관

계

-
공

대
명

사
포

함
IB

U
당

서
술

어
비

율
:
60s

(.272)
<

70s
(.282)

<
80-90s

(.294)

-
공

대
명

사
제

외
IB

U
당

서
술

어
비

율
:
60s

(.331)
<

70s
(.350)

<
80-90s

(.378)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4.2.2
연

령
집

단
별

(가
)

IB
U

당
평

균
어

절
수

-
(초

졸
이

하
제

외
)

교
육

정
도

와
공

대
명

사
비

율
의

부
정

상
관

관
계

-
IB

U
당

공
대

명
사

비
율

:
중

졸
이

하
(.224)

<
고

졸
이

하
(.173)

<
대

학
재

학
이

상
(.168)

4. A
N

A
LYSES A

N
D

 R
ESU

LTS

4.2.2
교

육
수

준
별

3132

106



5. D
ISC

U
SSIO

N
S


노

화
가

통
사

처
리

능
력

에
영

향
을

주
는

가
?


연

령
층

별
로

측
정

지
표

값
에

유
의

미
한

차
이

를
보

이
는

가
?


외

현
적

구
현

어
절

을
기

반
으

로
볼

때
,
연

령
별

차
이

를
보

임


판

단
기

준
을

서
술

어
출

현
율

로
볼

경
우

역
시

,
연

령
별

차
이

를
보

임


그

러
나

,
이

것
이

통
사

능
력

을
반

영
하

는
지

는
다

른
관

점
에

서
분

석
할

필
요

가
있

음


언

어
능

력
/구

현
양

상
이

교
육

수
준

에
따

ӿ
위

의
통

사
처

리
능

력
측

정
지

표
값

이
다

른
결

과
를

보
이

는
가

?


교

육
수

준
에

따
른

관
련

요
인

통
계

가
유

의
한

차
이

를
보

임

5. D
ISC

U
SSIO

N
S


발

화
어

절
의

양
적

분
석

외
에

고
려

되
어

야
할

다
른

요
인

은
무

엇
인

가
?


공

대
명

사
,
생

략
구

문
등

,
발

화
되

지
않

으
나

통
사

적
요

소
로

문
장

구
성

을
이

루
는

다
른

성
분

을
고

려
하

여
분

석
할

필
요


외

현
적

/내
현

적
구

현
이

다
양

한
한

국
어

의
특

성
을

고
려

할
때

공
대

명
사

의
사

용
이

노
화

와
연

관
성

을
보

이
나

?


건

강
한

노
년

화
의

경
우

에
도

,
연

령
층

의
증

가
에

따
른

공
대

명
사

사
용

의
증

가
가

보
임


빅

데
이

터
기

반
구

문
분

석
기

의
통

계
분

석
과

정
밀

분
석

결
과

가
차

이
를

보
이

나
?


빅

데
이

터
기

반
구

문
분

석
기

사
용

통
계

에
서

보
이

는
통

사
적

특
징

의
패

턴
은

샘
플

링
하

여
진

행
한

개
별

분
석

의
결

과

와
같

은
흐

름
을

보
임

3334

5. D
ISC

U
SSIO

N
S60대

이
상

화
자

1439명
, 550시

간
의

자
유

발
화

데
이

터
분

석
결

과
,

연
령

이
올

ӿ
갈

수
록

, 교
육

정
도

가
낮

을
수

록
,
기

준
단

위
당

발
화

어
절

의
양

은
줄

어
들

지
만

, 

공
대

명
사

사
용

등
으

로
발

화
되

지
않

는
어

절
을

고
려

할
때

, 

노
령

화
에

따
른

통
사

적
처

리
능

력
의

질
적

양
적

변
화

는
크

지
않

음
!

R
EFER

EN
C
ES

김
영

만
,윤

지
혜

,신
준

수
,김

효
정

.(2023).발
화

와
문

장
분

석
기

준
을

적
용

한
노

년
층

의
구

문
산

출
능

력
.한

국
노

년
학

,43(5),763-779.http
s://d

o
i.o

rg
/10.31888/JKG

S.2023.43.5.763

김
효

정
,윤

지
혜

,이
윤

경
,최

지
은

,오
소

정
,김

유
섭

,&
이

득
주

.(2021).청
년

층
,중

장
년

층
,노

년
층

의
대

화
특

성
비

교
:화

용
능

력
을

중
심

으
로

.특
수

교
육

재
활

과
학

연
구

,60(4),335-358.

A
b
ram

s,
L.,

&
Farrell,

M
.
T.

(2011).
Lang

uag
e

p
ro

cessing
in

no
rm

al
ag

ing
.
In

J.
G
uendo

uzi,
F.

Lo
ncke,

&
M

.
J.

W
illiam

s
(Ed

s.),
The

H
andbook

of
Psycholinguistic

and
Cognitive

Processes:
Perspectives

in
C
om

m
unication

D
isorders

(p
p
.49-74).N

ew
Yo

rk,N
Y:Psycho

lo
gy

Press.http
s://d

o
i.o

rg
/10.4324/9780203848005.ch3

A
ltm

ann,L.J.P.,&
Kem

p
er,S.(2006).Effects

of
ag

e,anim
acy,and

activatio
n

o
rd

er
o
n

sentence
p
ro

d
uctio

n.Language
and

C
ognitive

Processes,21(3),322-354.http
s://d

o
i.o

rg
/10.1080/0169096054400006

Burke,
D
.
M

.,
M

acKay,
D
.
G

.,
W

o
rthley,

J.
S.,

&
W

ad
e,

E.
(1991).

O
n

the
tip

of
the

to
ng

ue:
W

hat
causes

w
o
rd

find
ing

failures
in

yo
ung

and
o
ld

er
ad

ults?
Journal

of
M

em
ory

and
Language,

30(5),
542-579.

http
s://d

o
i.o

rg
/10.1016/0749-596X(91)90026-G

Burke,
D
.

M
.,

&
Shafto

,
M

.
A
.

(2008).
Lang

uag
e

and
ag

ing
.

In
F.

I.
M

.
C
raik

&
T.

A
.

Saltho
use

(Ed
s.),

The
H

andbook
of

A
ging

and
C
ognition

(pp
.

373–443).
N

ew
Yo

rk,
N

Y:
Psycho

lo
gy

Press.
http

s://d
o
i.o

rg
/10.1080/03610738508259280

D
avid

so
n,

D
.

J.,
Zacks,

R
.

T.,
&

Feyereisenira,
F.

(2003).
A
g
e

p
reservatio

n
of

the
syntactic

p
ro

cesso
r

in
p
ro

d
uctio

n.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32(5),

541-566.
http

s://d
o
i.o

rg
/10.1023/A

:1025402517111

D
iaz,

M
.
T.,

R
izio

,
A
.
A
.,

&
Zhuang

,
J.

(2016).
The

neural
languag

e
system

s
that

sup
po

rt
healthy

ag
ing

:
Integ

rating
functio

n,
structure,

and
b
ehavior.

Linguistics
and

Language
C
om

pass,
10(8),

314–334.
http

s://d
o
i.o

rg
/10.1111/lnc3.12199

D
u,

Y.,
Buchsbaum

,
B.

R
.,

G
rady,

C
.

L.,
&

A
lain,

C
.

(2016).
Increased

activity
in

fro
ntal

m
o
to

r
co

rtex
co

m
p
ensates

im
paired

sp
eech

p
ercep

tio
n

in
o
ld

er
ad

ults.
N

ature
C
om

m
unications,

7,
12241.

http
s://d

o
i.o

rg
/10.1038/nco

m
m

s12241

Feyereisen, P. (1997). A
 m

eta-analytic p
ro

ced
ure sho

w
s an ag

e-related
 d

ecline in p
icture nam

ing
: C

o
m

m
ents o

n G
o
ulet, Ska, and

 Kahn (1994).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
earing Research, 40(6), 

1328-1333. http
s://d

o
i.o

rg
/10.1044/jslhr.4006.1328

G
o
o
d
, C

. D
., Jo

hnsrud
e, I. S., A

shb
urner, J., H

enso
n, R

. N
. A

., Fristo
n, K. J., &

 Fracko
w

iak, R
. S. J. (2001). A

 vo
xel-b

ased
 m

o
rp

ho
m

etric stud
y o

f ag
eing

 in 465 no
rm

al ad
ult hum

an b
rains. N

euroIm
age, 14(1), 

21-36. http
s://d

o
i.o

rg
/10.1006/nim

g
.2001.0786

G
riñán-Ferré, C

., Izq
uierd

o
, V

., &
 Pallàs, M

. (2020). D
ietary antio

xid
ants, ep

ig
enetics, and

 b
rain ag

ing
: A

 fo
cus o

n resveratro
l. In C

. R
. M

artin &
 V

. R
. Preed

y
(Ed

s.), O
xidative Stress and D

ietary A
ntioxidants in 

N
eurological D

iseases
(p

p
. 343-357). A

cad
em

ic Press. http
s://d

o
i.o

rg
/10.1016/B978-0-12-817780-8.00022-0

H
ag

o
o
rt, P., Bag

g
io

, G
., &

 W
illem

s, R
. M

. (2009). Sem
antic unificatio

n. In M
. S. G

azzanig
a (Ed

.), The C
ognitive N

eurosciences
(p

p
. 819-836). Lo

nd
o
n: M

IT Press.

H
ard

y, S. M
., M

esseng
er, K., &

 M
aylo

r, E. A
. (2017). A

g
ing

 and
 syntactic rep

resentatio
ns: Evid

ence o
f p

reserved
 syntactic p

rim
ing

 and
 lexical b

o
o
st. Psychology and A

ging, 32(7), 588-596. 
http

s://d
o
i.o

rg
/10.1037/p

ag0000180

3536

107



R
EFER

EN
C
ES

H
ardy,

S.
M

.,
Seg

aert,
K.,

&
W

heeld
o
n,

L.
(2022).

A
g
e-related

effects
o
n

lexical,
b
ut

no
t

syntactic,
p
ro

cesses
d
uring

sentence
p
ro

d
uctio

n.
Language,

C
ognition

and
N

euroscience,
37(1),

120-134.
http

s://d
o
i.o

rg
/10.1080/23273798.2021.1948081

H
o
rto

n,W
.S.,Sp

ieler,D
.H

.,&
Shrib

erg
,E.(2010).A

co
rp

us
analysis

of
patterns

of
ag

e-related
chang

e
in

co
nversatio

nalsp
eech.Psychology

and
A
ging,25,708–713.http

s://d
o
i.o

rg
/10.1037/a0019424

Kem
p
er,S.(1987).Life-span

chang
es

in
syntactic

co
m

p
lexity.*Jo

urnalof
G

ero
nto

lo
g
y,42*(3),323-328.http

s://d
o
i.o

rg
/10.1093/g

ero
nj/42.3.323

Kem
p
er,S.,H

erm
an,R

.E.,&
Lian,C

.(2003).A
g
e

d
ifferences

in
sentence

p
ro

d
uctio

n.The
Journals

of
G

erontology:Series
B,58(5),260-268.http

s://d
o
i.o

rg
/10.1093/g

ero
nb

/58.5.P260

Kem
p
er,

S.,
H

erm
an,

R
.

E.,
&

Liu,
C
.

J.
(2004).

Sentence
p
rod

uctio
n

by
yo

ung
and

o
ld

er
adults

in
co

ntro
lled

co
ntexts.

The
Journals

of
G

erontology:
Series

B,
59(5),

220-224.
http

s://d
o
i.o

rg
/10.1093/g

ero
nb

/59.5.P220

Kem
p
er,S.,Sum

ner,A
.(2001).The

structure
of

verbalab
ilities

in
yo

ung
and

o
ld

er
ad

ults.Psychology
and

A
ging,16(2),312-322.http

s://d
o
i.o

rg
/10.1037/0882-7974.16.2.312

Kem
p
er,

S.,
Tho

m
p
so

n,
M

.,
&

M
arq

uis,
J.

(2001).
Lo

ng
itud

inal
chang

e
in

lang
uag

e
p
rod

uctio
n:Effects

of
ag

ing
and

dem
entia

o
n

g
ram

m
atical

co
m

p
lexity

and
p
ro

po
sitio

nal
co

ntent.Psychology
and

A
ging,

16(4),600-614.http
s://d

o
i.o

rg
/10.1037/0882-7974.16.4.600

Levelt,W
.J.M

.(1989).Speaking
.C

am
b
rid

g
e,M

A
:M

IT
Press.

M
acD

o
nald

,
M

.
C
.,

&
C
hristiansen,

M
.

H
.

(2002).
Reassessing

w
o
rking

m
em

o
ry:

C
om

m
ent

o
n

Just
and

C
arpenter

(1992)
and

W
aters

and
C
ap

lan
(1996).

Psychological
Review

,
109(1),

35-54.
http

s://d
o
i.o

rg
/10.1037/0033-295X

.109.1.35

M
acKay,

D
.

G
.,

&
Jam

es,
L.

E.
(2004).

Seq
uencing

,
speech

p
rod

uctio
n,

and
selective

effects
of

ag
ing

o
n

pho
no

lo
g
ical

and
m

o
rp

ho
log

ical
sp

eech
erro

rs.
Psychology

&
A
ging,

19,
93–107.

http
s://d

o
i.o

rg
/10.1037/0882-7974.19.1.93

M
o
m

m
a,

S.,
Slevc,

L.
R
.,

&
Phillip

s,
C
.

(2016).
The

tim
in

g
of

verb
selectio

n
in

Japanese
sentence

p
ro

d
uctio

n.
Journal

of
Experim

ental
Psychology:

Learning,
M

em
ory,

and
C
ognition,

42(5),
813–824.

http
s://d

o
i.o

rg
/10.1037/xlm

0000195

N
o
rm

an,
S.,

Kem
p
er,

S.,
Kynette,

D
.,

C
heung

,
H

.,
&

A
nag

nop
o
ulo

s,
C
.

(1991).
Syntactic

co
m

p
lexity

and
ad

ults’
running

m
em

o
ry

span.
Journal

of
G

erontology,
46(6),

346-351.
http

s://d
o
i.o

rg
/10.1093/g

ero
nj/46.6.P346

Peelle,J.
E.(2019).Languag

e
and

ag
ing

.In
G

.I.d
e

Zub
icaray

&
N

.O
.Schiller

(Ed
s.),The

O
xford

H
andbook

of
N

eurolinguistics
(p

p
.295–316).O

xfo
rd

:O
xfo

rd
U

niversity
Press.http

s://d
o
i.o

rg
/10.1016/B978-

0128093245.01889-7

Perfect,T.J.,&
M

aylo
r,E.A

.(2000).M
odels

of
C
ognitive

A
ging

.O
xfo

rd
:O

xfo
rd

U
niversity

Press.

Kem
p
er,

S.,
Tho

m
p
so

n,
M

.,
&

M
arq

uis,
J.

(2001).
Lo

ng
itud

inal
chang

e
in

lang
uag

e
p
rod

uctio
n:Effects

of
ag

ing
and

dem
entia

o
n

g
ram

m
atical

co
m

p
lexity

and
p
ro

po
sitio

nal
co

ntent.Psychology
and

A
ging,

16(4),600-614.http
s://d

o
i.o

rg
/10.1037/0882-7974.16.4.600

H
ardy,

S.
M

.,
Seg

aert,
K.,

&
W

heeld
o
n,

L.
(2020).

H
ealthy

ag
eing

and
sentence

p
ro

d
uctio

n:
D

isrupted
lexical

access
in

the
co

ntext
of

intact
syntactic

p
lanning

.
Frontiers

in
Psychology,

11,
257.

http
s://d

o
i.o

rg
/10.3389/fp

syg.2020.00257

R
EFER

EN
C
ES

R
abag

lia,
C
.

D
.,

&
Saltho

use,
T.

A
.

(2011).
N

atural
and

constrained
lang

uag
e

p
rod

uctio
n

as
a

functio
n

of
ag

e
and

co
g
nitive

ab
ilities.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26(10),
1505-1531.

http
s://d

o
i.o

rg
/10.1080/01690965.2010.507489

Reuter-Lo
renz,P.A

.,&
Park,D

.C
.(2014).H

ow
do

es
it

STA
C

up
?

Revisiting
the

scaffo
ld

ing
theory

of
ag

ing
and

co
gnitio

n.N
europsychology

Review
,24(3),355-370.http

s://d
o
i.o

rg
/10.1007/s11065-014-9270-

9

Segaert,
K.,

Lucas,
S.

J.E.,
Burley,

C
.
V.,

Seg
aert,P.,

M
ilner,

A
.
E.,

Ryan,M
.,

et
al.

(2018).H
igher

p
hysical

fitness
levels

are
asso

ciated
w

ith
less

lang
uag

e
d
ecline

in
healthy

ag
eing

.Scientific
Reports,8,

6715.
http

s://d
o
i.o

rg
/10.1038/s41598-018-24972-1

Shafto
,M

.A
.,Burke,D

.M
.,Stam

atakis,E.A
.,Tam

,P.P.,&
Tyler,L.K

.(2007).O
n

the
tip

-of-the-to
ng

ue:N
euralco

rrelates
of

increased
w

o
rd

-find
ing

failures
in

no
rm

alag
ing

.Journalof
C
ognitive

N
euroscience,

19(12),2060-2070.http
s://d

o
i.o

rg
/10.1162/jo

cn.2007.19.12.2060

Stine-M
o
rro

w
,E.A

.L.,M
iller,

L.M
.S.,&

H
ertzo

g
,C

.(2006).A
g
ing

and
self-reg

ulated
lang

uag
e

p
ro

cessing
.PsychologicalBulletin,132,582–606.http

s://d
o
i.o

rg
/10.1037/0033-2909.132.4.582

Stine-M
o
rro

w
,E.A

.L.,M
iller,

L.M
.S.,G

ag
ne,D

.D
.,&

H
ertzo

g
,C

.(2008).Self-reg
ulated

read
ing

in
ad

ultho
o
d
.Psychology

and
A
ging,23(1),131-153.http

s://d
o
i.o

rg
/10.1016/B978-0-12-811448-3.00002-4

Verhaeg
hen,P.(2003).A

g
ing

and
vo

cab
ulary

sco
res:A

m
eta-analysis.Psychology

and
A
ging,18(2),332-339.http

s://d
o
i.o

rg
/10.1037/0882-7974.18.2.332

W
aters,

G
.

S.,
&

C
ap

lan,
D
.

(2003).
The

reliab
ility

and
stab

ility
of

verbal
w

o
rking

m
em

o
ry

m
easures.

Behavior
Research

M
ethods,

Instrum
ents,

&
C
om

puters,
35(4),

550-564.
http

s://d
o
i.o

rg
/10.3758/BF03195534

W
ing

field
,

A
.,

&
G

ro
ssm

an,
M

.
(2006).

Lang
uag

e
and

the
ag

ing
b
rain:

Patterns
of

neural
co

m
p
ensatio

n
revealed

by
functio

nal
b
rain

im
ag

ing
.

Journal
of

N
europhysiology,

96(6),
2830-2839.

http
s://d

o
i.o

rg
/10.1152/jn.00628.2006

Zhu,Z.,H
o
u,X

.,&
Yang

,Y.(2018).Red
uced

syntactic
p
ro

cessing
efficiency

in
o
ld

er
ad

ults
d
uring

sentence
co

m
p
rehensio

n.Frontiers
in

Psychology,9.http
s://d

o
i.o

rg
/10.3389/fp

syg.2018.00243

3738

108



2024-08-031

노
년

층
언

어
의

비
유

창
성

: 

지
역

별
, 성

별
, 연

령
별

차
이

를
중

심
으

로

2024.8.21(수
)

최
혜

원
(이

화
여

자
대

학
교

)

1

연
구

목
적젊

은
사

람
이

나
이

든
사

람
들

보
다

말
이

빠
르

다
?

여
성

이
남

성
보

다
말

이
빠

르
다

?
충

청
도

사
람

들
은

말
이

느
리

고
, 경

상
도

사
람

들
은

말
이

빠
르다

?

2

2024-08-032

선
행

연
구

노
년

층
언

어
연

구
부

족
상

반
된

연
구

결
과

제
한

적
화

자
수

;지
역

적
한

계
상

이
한

실
행

과
제

;상
이

한
측

정
방

법
3

노
화

와
발

화
속

도
및

휴
지

–
노

인
은

젊
은

연
령

층
에

비
해

시
력

, 처
리

시
간

, 말
산

출
에

관
여

하
는

인
지

적
, 감

각
및

운
동

적
기

능
등

이
저

하
되

므
로

전
체

말
속

도
와

조
음

속
도

가
느

려
진

다
(R

am
ig

, 
1983; H

iraiet al., 1991; Kent, 2000)

–
발

화
시

부
적

절
한

위
치

에
서

쉼
이

발
생

한
다

(Preti, 1991; A
nd

rad
e

&
 M

artins, 
2010)

–
쉼

길
이

및
빈

도
, 비

유
창

성
의

유
형

및
빈

도
등

은
말

속
도

에
영

향
을

준
다

(이
상

은
2011)

4

109



2024-08-033

연
령

–
나

이
가

들
수

록
말

속
도

가
느

려
지

고
, 휴

지
(p

ause)가
증

가
하

며
, 말

소
리

를
산

출
하

는
데

있
어

부
정

확
성

이
있

다
(K

ahane
1981)

–
청

년
군

(21-30세
)의

말
속

도
가

장
.노

년
군

(45-54, 55-64, 65-74, 75-91)의
말

속
도

보
다

유
의

하
게

빠
르

고
, 노

년
군

II(75-91세
)의

말
속

도
가

나
머

지
네

군
의

말
속

도
보

다
유

의
하

게
느

리
다

(D
uchin

&
 M

ysak
1987) 

–
말

속
도

와
조

음
속

도
모

두
에

서
정

상
성

인
에

비
해

노
인

(70-80세
)의

말
속

도
가

유
의

하
게

느
리

다
(이

선
호

2010)

–
청

년
층

(20-35세
)은

장
년

층
(50-65세

)에
비

해
빠

른
말

속
도

와
조

음
속

도
를

보
였

다
(이

나
라

et
al. 2017) 

–
장

년
층

(50-65세
) 이

청
년

층
(20-35세

) 보
다

더
자

주
휴

지
를

산
출

했
다

; 휴
지

의
길

이
는

유
의

미
한

차
이

가
없

다
(유

도
영

&
신

지
영

2019)

–
저

노
령

군
(65-74세

)의
발

화
속

도
가

고
노

령
군

(75-84세
)보

다
유

의
하

게
빠

르
다

(이
상

은
2011)

5

성
별

–
여

성
이

빠
르

다
–

정
상

성
인

및
아

동
의

경
우

, 자
발

적
말

하
기

에
서

여
성

의
말

속
도

가
빠

르
다

(안
정

복
et

al.2002)

–
남

성
이

빠
르

다
–

남
성

의
말

속
도

가
여

성
에

비
해

빠
르

다
(Lutz

&
M

allard
,1986; Fitzsim

o
ns et al., 2001; Jacew

icz
et

al., 2009)
–

전
체

말
속

도
와

조
음

속
도

에
서

모
두

남
성

이
여

성
에

비
해

약
6%

 빠
르

다
(Jo

 et al., 2004)
–

정
상

성
인

및
아

동
의

경
우

, 읽
기

과
제

에
서

남
성

의
말

속
도

가
빠

르
다

(안
정

복
et

al.2002)
–

남
성

이
유

의
하

게
빠

른
조

음
속

도
를

보
인

다
(Binnenp

o
o
rte

et al., 2005; 이
나

라
et

al.2017)
–

조
음

속
도

에
서

는
노

년
여

성
이

노
년

남
성

에
비

해
유

의
하

게
느

렸
디

(이
상

은
2011)

–
성

별
에

따
른

차
이

가
없

다
–

성
별

에
따

른
말

속
도

의
차

이
는

나
타

나
지

않
는

다
(Binnenp

o
o
rte

et al., 2005; Tsao
&

 W
eism

er, 1997; 
이

나
라

et
al.2017; 이

상
은

2011)

–
여

성
의

휴
지

빈
도

및
길

이
가

길
다

–
남

성
보

다
여

성
의

발
화

에
서

더
긴

휴
지

가
관

찰
된

다
(W

hitesid
e, 1995)

–
남

성
의

휴
지

빈
도

및
길

이
가

길
다

–
남

성
이

여
성

보
다

긴
휴

지
길

이
를

보
인

다
(Kend

ell, 2009)
–

남
성

은
여

성
에

비
해

쉼
의

길
이

가
길

고
빈

도
가

높
다

(Ko
w

al
et al., 1975; Ko

w
al 

&
 O

’C
o
nnell, 1980; Binnenp

o
o
rte

et 
al., 2005; 이

나
라

et
al.2017; 유

도
영

&
신

지
영

2019)

–
성

별
에

따
른

차
이

가
없

다
–

들
숨

비
동

반
휴

지
는

성
별

차
이

가
없

다
(유

도
영

&
신

지
영

2019)

6

2024-08-034

지
역

–
방

언
사

용
유

무
에

따
라

말
속

도
의

차
이

를
나

타
낸

다
(Jacew

iczet al., 2009)

–
말

속
도

는
대

화
/다

시
말

하
기

에
서

호
남

(남
4여

3;평
균

52.7세
)이

경
남

(남
3여

4;평
균

55세
)보

다
빠

르
나

, 조
음

속
도

에
서

는
모

든
과

제
에

서

호
남

이
빠

르
다

(이
현

정
2014)

–
청

년
(20-35세

;남
99 여

105)과
장

년
(50-65세

;

남
102 여

106)의
말

속
도

와
조

음
속

도
에

서
지

역
(수

도
,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에
따

라
큰

차
이

가
나

지
않

았
다

(이
나

라
etal. 2017)

–
휴

지
패

턴
에

있
어

지
역

간
차

이
는

두
드

러
지

지
않

았
다

; 발
화

간
, 발

화
내

휴
지

빈
도

도
지

역
간

차
이

가
없

었
고

, 휴
지

당
평

균
길

이
나

발

화
내

휴
지

길
이

도
지

역
간

차
이

가
없

었
다

(이

나
라

etal. 2017)

7

과
제

–
정

상
성

인
(남

녀
16명

)의
경

우
읽

기
과

제
에

서
말

속
도

가
가

장
빠

르
고

(초
당

5.16음
절

), 다
음

으
로

대

화
과

제
(초

당
4.28음

절
)와

그
림

설
명

하
기

과
제

(초

당
4.02음

절
)의

순
으

로
나

타
났

다
(Venkatagiri1999)

–
다

른
과

제
에

비
해

그
림

설
명

하
기

과
제

시
에

느
린

말
속

도
를

나
타

낸
다

(Venkaragiri1999; 김
지

연
,

2001(아
동

); 이
영

미
&
김

향
희

, 2001)

–
초

등
연

령
의

경
우

, 그
림

설
명

하
기

과
제

에
비

해
이

야
기

다
시

말
하

기
과

제
에

서
느

린
말

속
도

가
산

출

된
다

(조
주

영
, 2010). 이

야
기

친
숙

도
변

수

–
읽

기
속

도
가

자
발

화
속

도
보

다
빠

르
다

(Venkatagiri
1999)

–
낭

독
발

화
보

다
자

유
발

화
에

서
휴

지
가

더
많

이
발

생
된

다
(Henderson

et al. 1965; Venkatagiri1999; 
유

도
영

&
신

지
영

2019). 발
화

계
획

과
관

련

–
자

유
발

화
보

다
낭

독
발

화
의

유
창

성
점

수
가

높
게

나
타

난
다

(Goldm
an-Eisler, 1972) 

–
이

야
기

말
하

기
과

제
보

다
대

화
과

제
에

서
말

속
도

가
빠

르
다

;대
화

과
제

가
인

지
적

부
담

감
을

비
교

적

덜
받

기
때

문
이

다
(Venkatagiri199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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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대
규

모
노

년
층

발
화

코
퍼

스
대

규
모

화
자

자
유

발
화

지
역

방
언

9

노
년

층
의

발
화

속
도

와
휴

지

–
연

령
: 65-74세

vs.75세
이

상
–
성

별
: 남

vs. 여
–
지

역
: 강

원
, 경

상
, 충

청
, 전

라
, 제

주
–
과

제
: 자

발
화

/주
제

에
대

해
말

하
기

(“질
문

에
답

하
기

”)

10

2024-08-036

데
이

터

–A
I
H

ub
의

중
.노

년
층

데
이

터
셋

,지
역

방
언

–“중
.노

년
층

한
국

어
방

언
데

이
터

(강
원

도
,

경
상

도
)”

2022.최
상

봉

–http
s://w

w
w

.aihub
.o

r.kr/aihu
b
d
ata/d

ata/view
.d

o
?

currM
enu

=
115&

to
p
M

enu=
100&

aihub
D

ataSe=
d
a

ta&
d
ataSetSn=

71517

–“중
.노

년
층

한
국

어
방

언
데

이
터

(충
청

도
,전

라
도

,제

주
도

)”
2022.최

상
봉

–http
s://w

w
w

.aihub
.o

r.kr/aihu
b
d
ata/d

ata/view
.d

o
?

currM
enu

=
115&

to
p
M

enu=
100&

aihub
D

ataSe=
d
a

ta&
d
ataSetSn=

71558

–5개
도

13,422명

–따
라

말
하

기
(30

시
간

),
질

문
답

하
기

(2000시
간

),2인
대

화
(800시

간
)

–음
성

및
전

사
파

일

–메
타

데
이

터
:연

령
,성

별
,지

역
,학

력

–간
투

사
(interjectio

n),
더

듬
및

반
복

(stuttering
)
라

벨
링

11

발
화

자
수

및
발

화
시

간

12

화
자

(명
)

지
역

남
여

총

강
원

554
1,731

2,285

경
상

1,099
3,649

4,748

충
청

687
2,035

2,722

전
라

914
2,046

2,960

제
주

136
571

707

총
3,390
(25%

)
10,032
(75%

)
13,422
(100%

)

발
화
시
간

(시
간

)
지
역

따
라

말
하
기

질
문
에

답
하
기

2인
대
화

총

강
원

240
400

160
800

경
상

360
600

240
1,200

충
청

240
400

160
800

전
라

300
500

200
1,000

제
주

60
100

40
200

총
1,200
(30%

)
2,000
(50%

)
800

(20%
)

4,000

111



2024-08-037

연
령

–
노

년
I 65-74세

; 노
년

II 75세
이

상

–
65세

이
상

: 노
년

층
에

접
어

들
며

호
흡

기
관

, 발
성

기
관

, 공
명

기
관

등
말

산
출

에
영

향
을

미
치

는
기

관
들

의
기

능
이

쇠
퇴

하
고

음
도

, 말
속

도
, 음

질
, 조

음
등

의
지

각
적

특
성

의
변

화
가

나
타

난
다

(Hartm
an &

 Danhauer, 1976)

–
60대

중
반

부
터

연
구

개
움

직
임

의
조

절
능

력
, 말

속
도

및
혀

와
입

술
의

교
호

운
동

속
도

(diadochokineticrates)가
감

소
하

기
시

작
한

다
(Ram

ig, 1983)

–
65-74세

, 75-84세
로

고
령

자
를

정
의

하
였

으
나

, 말
속

도
의

감
소

시
점

에
대

한
추

후
연

구
가

필
요

하

다
. 말

속
도

연
구

시
, 말

속
도

의
감

소
가

어
느

시
점

부
터

유
의

하
게

나
타

나
는

지
, 또

한
그

변
화

가
선

형
적

인
것

인
지

알
아

볼
필

요
가

있
다

(이
상

은
2011)

13

과
제

(“질
문

에
답

하
기

”: 자
유

발
화

, 주
제

에
대

해
말

하
기

)

–
그

림
설

명
하

기
와

이
야

기
다

시
말

하
기

는
과

제
의

특
성

상
시

력
및

청
력

이
나

쁜
노

인
이

나
생

물
학

적
노

화
가

많
이

진
행

되
어

기
억

력
및

이
야

기
구

성
력

이
저

하
되

는
초

고
령

자
화

자
에

게

실
시

하
는

데
어

려
움

이
있

고
, 상

기
과

제
를

실
시

한
다

하
더

라
도

이
를

통
해

얻
어

진
자

료
의

신

뢰
도

가
낮

아
지

는
경

향
이

있
다

(이
상

은
2011)

–
대

화
나

보
고

등
과

같
이

풍
부

한
발

화
를

쉽
게

이
끌

어
낼

수
있

는
자

발
화

과
제

를
통

해
보

다

폭
넓

은
연

령
대

의
말

속
도

연
구

를
진

행
할

필
요

가
있

다

14

2024-08-038

화
자

의
연

령
, 성

별
, 지

역
분

포

연
령

성
별

강
원

경
상

충
청

전
라

제
주

합

65-74세

남
81

206
80

119
4

490

여
258

619
307

262
20

1,466

연
령
합

339
825

387
381

24
1,956

75세
이
상

남
45

167
60

42
1

315

여
89

335
152

119
5

700

연
령
합

134
502

212
161

6
1,015

남
합

126
373

140
161

5
805

여
합

347
954

459
381

25
2171

지
역
합

473
1,327

599
542

30
2,971

15

말
속
도

(speech rate)와
조
음
속
도

(articulation rate)

–
말

속
도

(speech rate): 쉼
, 머

뭇
거

림
, 비

유
창

성
을

포
함

(한
국

인
평

균
4.82/초

, 이
나

라
etal.2017)

–
조

음
속

도
(articulation

rate):쉼
,머

뭇
거

림
, 비

유
창

성
의

시
간

을
제

외
(한

국
인

평
균

5.99/초
, 이

나
라

et al. 2017)

–
속

도
: 단

위
시

간
(초

/분
) 당

산
출

된
단

어
수

/음
절

수

–
말

속
도

의
감

소
는

비
정

상
적

인
쉼

이
나

비
유

창
성

등
이

증
가

함
을

, 조
음

속
도

의
감

소
는

말
운

동
조

절
능

력
이

저
하

되
어

말
실

행
시

간
이

증
가

함
을

의
미

한
다

(Kelly,1999)

–
정

상
노

인
을

대
상

으
로

성
별

에
따

른
조

음
교

대
운

동
속

도
를

알
아

본
결

과
, 단

순
교

대
운

동
속

도
(alternate m

otion rate, AM
R)와

일
련

운
동

속
도

(sequential m
otion rate, SM

R)(김
은

정
, 2003) 

수
행

력
에

서
여

성
이

남
성

에
비

해
느

리
게

나
타

났
다

.

휴
지
및
비
유
창
성

(pause, filled pause)

–
어

절
간

, 발
화

간
쉼

측
정

: 횟
수

와
길

이

–
짧

은
휴

지
(pS):0.4초

-1초
미

만

–
긴

휴
지

(pL): 1초
-3초

미
만

–
아

주
긴

휴
지

(pEL): 3초
이

상

–
총

휴
지

길
이

(pT)
–

분
당

휴
지

수
(num

_PT/분
)

–
간

투
사

수
(num

_Int)
–

더
듬

/반
복

/수
정

수
(num

_Stt)

16

발
화

속
도

와
휴

지
(비

유
창

성
)

112



2024-08-039

정
상
비
유
창
성

(ND)
1)

주
저

(H
:H

alt/Pause): 발
화

중
간

이
나

발
화

간
에

나
타

나
는

1초
-3초

정
도

의
침

묵

2)
간

투
사

(I:Interjectio
n): 의

미
전

달
내

용
과

관
계

없
는

낱
말

이
나

구
를

말
하

는
것

, e.g
.어

, 음
, 그

, 
마

, 뭐
, . . .

3)
반

복
1 (R

:R
ep

etitio
n1): 다

음
절

낱
말

이
나

구
, 어

절
등

을
1-2회

반
복

, 그
림

그
림

을
, 그

림
을

그
림

을
, 그

림
을

그
리

는
,그

림
을

그
리

는

4)
미

완
성

/수
정

(U
ra: R

ep
air): 발

화
나

낱
말

을
끝

맺
지

않
은

경
우

, 이
미

산
출

한
말

의
발

음
, 낱

말
, 

통
사

구
조

를
바

꾸
어

다
시

말
하

는
경

우
, e.g

.기
림

아
니

그
림

을
, 그

림
어

사
진

을
, 그

림
을

그
렸

는
데

그
림

을
그

려
줬

는
데

비
정
상
비
유
창
성

(AD)
1)

주
저

(Ha): 주
저

함
이

3초
이

상
지

속

2)
간

투
사

(Ia):간
투

사
를

3회
이

상
반

복
하

3)
반

복
1(R1a): 다

음
절

, 낱
말

, 구
, 어

절
등

이
3회

이
상

반
복

4)
반

복
2/더

듬
(R2): 낱

말
보

다
작

은
단

위
에

서
일

어
나

는
모

든
반

복
, 음

소
, 음

절
부

분
, 음

절
, 낱

말
부

분
, e.g

.그
그

림

5)
미

완
성

/수
정

(U
ra): 미

완
성

/수
정

이
연

속
적

으
로

발
생

6)
비

운
율

적
발

성
(D

P):연
장

,막
힘

, 깨
진

낱
말

(낱
말

내
멍

춤
)

17

한
국

어
표

준
파

라
다

이
스

유
창

성
검

사
II(P-FA II, 심

현
섭

etal. 2010)

연
구

결
과

18

2024-08-0310

말
속
도

(speech rate)
cf. 4.82

음
절

/초
조
음
속
도

(articulation rate)cf. 5.99
음

절
/초

19

발
화

속
도

(연
령

)

4.21

4.13

65-74
75+

말
속
도

(연
령

)

5.87

5.88

65-74
75+

조
음
속
도

(연
령

)

말
속
도

(speech rate)
조
음
속
도

(articulation rate)

20

발
화

속
도

(성
별

)

4.05

4.23

남
성

여
성

말
속
도

(성
별

)

5.99

5.83

남
여

조
음
속
도

(성
별

)

113



2024-08-0311

말
속
도

(speech rate)
조
음
속
도

(articulation rate)

21

발
화

속
도

(지
역

)
3.94

4.30

4.07

4.23

4.26

강
원

경
상

충
청

전
라

제
주

말
속
도

(지
역

)

5.41

5.92

5.91

6.12

5.89

강
원

경
상

충
청

전
라

제
주

조
음
속
도

(지
역

)

말
속
도

•
연

령
, 성

별
, 지

역
차

이
모

두
유

의
조
음
속
도

•
연

령
, 성

별
, 지

역
차

이
유

의

22

발
화

속
도

회
귀

분
석

(regression analysis)

2024-08-0312

휴
지

(분
당

휴
지

수
)

23

7.13

8.03

65-74
75+

연
령
별
휴
지
수

9.6

6.69

남
여

성
별
휴
지
수

6.52

6.66

9.08

8.51

6.31

강
원

경
상

충
청

전
라

제
주

지
역
별
휴
지
수

분
당
휴
지
수

분
당
간
투
사

/더
듬

/반
복
수

24

비
유

창
성

회
귀

분
석

114



2024-08-0313

말
속

도
(초

당
음

절
수

)

25

3.2

3.4

3.6

3.8 4

4.2

4.4

65~74
75 up

강
원

(말
속

도
)

MF

3.2
3.4
3.6
3.8 4
4.2
4.4

65~74
75 up

경
상

(말
속

도
)

MF

3.2

3.4

3.6

3.8 4

4.2

4.4

65~74
75 up

충
청

(말
속

도
)

MF

3.2
3.4
3.6
3.8 4
4.2
4.4

65~74
75 up

전
라

(말
속

도
)

MF

조
음

속
도

(초
당

음
절

수
)

26

5.2

5.4

5.6

5.8 6

6.2

65~74
75 up

강
원

(조
음

속
도

)

MF

5.2

5.4

5.6

5.8 6

6.2

65~74
75 up

경
상

(조
음

속
도

)

MF

5.2

5.4

5.6

5.8 6

6.2

65~74
75 up

충
청

(조
음

속
도

)

MF

5.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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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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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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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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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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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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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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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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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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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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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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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사의 상호문화 능력에 대한 인식 조사 중국 문화를 – 
중심으로 - 

   

박나려서울대 왕징서울대( ) · ( )
    

서론1.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주로 교사가 아닌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으

며 그 교육 내용 또한 한국 문화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백봉자 가 지적했듯이, . (2017, 14) , 

과거의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 문화를 단순히 홍보하거나 그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

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교사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 

있는 한국어교육전공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는데 다수의 문화교육은 

한국 문화 이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한국어교사들에 대한 문화 교육이 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정은 실제로 김정은( , 2009:77-78). (2009, 

의 한국어교사와의 이문화 능력에 대한 면담에서는 참여자 전원이 이문화 교육을 받88-89)

은 적이 없었으며 한국어교사를 위한 이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비단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인혜(2018, 

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어 교사는 한국문화에 240-242) ,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한 배경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다.1) 따라서 바람직한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학 

습자의 다양한 문화 배경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 나아가 적절, 

히 행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어야 함은 자명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원어민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지능

을 측정하고 다양한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문화지능은 일. 

종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측정 척도 송금숙 이유경 위햇님 로 세기에 “ ( , & , 2014:94)” 21

들어 경영 교육 외교 군사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 , , 

수의 실증적 선행연구에서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이미 검증되었다 또한 문화지능은 무엇. 

보다도 기존의 선행연구들 속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된 상호문화능력과 그 능력 측정이 가“

능하도록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 으로 수치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명애 박광” ( , 

옥 이지양 나아가 구체적인 연구 범위에 있어 중국 문화를 대상으로 , & , 2016:152,172). 

1) 이문화 능력 혹은 이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이란 외국인인 학습자를 가르치는 한국어 원어민 교사들의 이문화에 대한 지식 “
과 긍정적인 태도정도 학습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보유 여부원미진 를 의미한다, ( ,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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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한 것은 오래 전부터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교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 , 

있었으며 중국 학습자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교사가 중국인 학습자를 가, 

르치는 것은 이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문화적 특성과 가. 

치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 창의적인 사고를 발전시켜 , , 

현장에 적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아래와 .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어 모어 화자 교사의 문화지능의 총체적 수준과 하위 영역에 따른 수준은 구, 

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둘째 개인의 나이 성별 교사 경력 근무기관 유형 상호문화교육 이수여부 중국 방문 , , , , , , 

경험 유무에 따라 문화지능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셋째 이를 기반으로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가, ?

이론적 배경2. 

문화지능 정의2.1. 

문화지능은 학계에서 획일한 정의가 결여될 정도로 새로운 개념이다 와 (Shaffer Miller, 

일례로 에서는 문화지능을 해외 근무 등으로 인해 타 2008: 120). Brislin, et al(2006, 40)

문화에 적응할 때의 성공 혹은 실패 를 의미하거나 타 문화에서 지능적 으로 간주되는 ‘ ’ ‘ ’ “ ‘ ’

행동에 대해 다루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와 는 이를 결과” Shaffer Miller(2008, 120)

로서의 문화지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본 반면 Early & Ang(2003), Ang, et 

al(2006), 등은 능력으로서의 문화지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본 Thomas(2006) . 
연구는 일찍부터 문화지능에 대해 다루고 문화지능의 수치화를 가능하게끔 척도를 개발함, 
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증적 연구도 진행된 적이 있는 Early & Ang(2003), 

등의 연구에 따라 문화지능을Ang, Dyne & Koh(2007)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 효과적으 “

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 으로 타문화 배경의 사람들과 소(Early & Ang, 2003:59)”

통하고 배려하고 협력하여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김진석, , ( , 

일종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측정 척도 송금숙 이유경 위햇님 로 2022:18) ( , & , 2014:94)

보려고 한다.2) 

성시온 에서는 한국어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지능에 대해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2010, 13)

2) 문화지능은 혹은 로 흔히 줄여서 로 불린다정재식 Cultural intelligence Cultural Quotient CQ ( ,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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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배경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직업 환경과 교사 자신이 겪

을 수 있는 문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극복 나아가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도 일정, 

한 수준 이상의 문화 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 

높은 문화지능을 갖추고 있는 한국어교사는 문화차이를 파악하는 능력 대인 간 의사소통, 

능력 학생의 오류와 궁금증에 대비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 

적절한 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춤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칠 수 있다 성시온( , 2011:84).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어교육에서 진행된 문화지능 관련 연구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문화지능의 개념을 도입한 성시온 은 . (2010)

교사 경력 장기적인 해외 체류경험 다문화 연수와 외국어 능력 등이 현직 한국어교사와 , , 

예비 한국어 교사들의 문화지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민경. 

은 예비 한국어교사의 문화학습이 이들의 문화지능 향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2013)

밝혀냈으며 문영하 는 한국어교사의 문화지능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실(2019)

증적인 연구로 문화지능이 높은 교사일수록 의사소통 수준도 더 높음을 증명해냈다 한편. ,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할 하나의 연구로 볼 수 있는 송금숙 이유경과 위햇님 은 아랍, (2014)

어권이라는 특정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사들의 문화지능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었던 아랍어권 학습자에 착안했다는 점과 하나의 

문화권에 집중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국어교육 현장에 대한 적

용성 또한 더 클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문화지능의 하위 영역2.2. 
 
문화지능은 크게 메타인지적 영역 인지적 영역 동기부여적 영역 행동적 영역 등 네 가, , , 

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메타인지적 영역은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하는 정신적 능력을 반영 하는 것으로 “ ”

계획 의식 점검 등 과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메타인, , (Van Dyne, et al, 2012: 297, 299). 

지 문화지능이 높은 사람은 타문화권 사람들과 상화작용을 하기에 앞서 미리 계획하고 의

식적으로 문화적 선호도를 인식하며 상호 작용 중과 후에도 자신의 문화적 가정, (cultural 

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김진석assumption) ( , 2022 :37-40). 

인지적 영역은 다양한 문화의 규범 관행 관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 , 

으로 이는 교육과 개인 경험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 여기(Ang, Dyne & Koh, 2007: 338). 

서 말하는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문화적 환경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에 대. 

한 선언적 지식이라 할 수 있는 문화상식이고 다른 하나는 맥락에 특화된 지식으로 이는 , 

문화적 보편성이 해당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선언적 지식과 그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절차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Van Dyn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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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지능 척도 속 인지적 영역의 측정 문2012: 300). Ang, Dyne & Koh 2007 366)（ ，

항을 살펴보면 타문화 속 법률 경제 언어 혼인 시스템 전통적 가치 종교적 신앙 예술, , , , , , , 

공예 비언어적 행위 표현 규칙 등의 다양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 . 

서 인지적 문화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타문화권의 문화 지식이 풍부하고 인식능력이 뛰어나

기에 다른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사람들과 교류함에 있어 충격을 덜 받고 갈등이 생길 확

률이 낮은 편이다 김진석( , 2022 :42). 

동기부여적 영역이 반영하는 것은 문화적 차이로 특징지어지는 상황 속에서 학습하고 행

동하는 데 주의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실패“

의 가능성을 기꺼이 감내하려는 태도 장인실 로서 관련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 , 2019: 363)”

에 주목하고 있으며 내재적 흥미 외재적 흥미 그리고 자기 효능감 세 가지 하위 요소로 , , 

이루어져 있다(Ang, Dyne & Koh, 2007: 338; Van Dyne, et al, 2012: 303). 

행동적 영역은 타 문화권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

취할 수 있는 지를 반영하며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 언어 행위 세 가지 요소를 포함· , (Ang, 

하고 있다 즉 상이한 문화적 배Dyne & Koh, 2007: 338; Van Dyne, et al, 2012: 305) . , 

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 표정 몸짓이나 손짓 등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 , 

효과적으로 취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3. 

연구 대상3.1.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경험이 있는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고 참여자의 특성은 아래와 같은 표 로 정리할 수 있다< 1> . 

특성 구분 인원명( ) 백분율(%)

연령

대20 6 16.22
대30 13 35.14
대40 14 37.84
대50 3   8.11

대 및 이상60 1  2.70

한국어 교육 경력

년 미만1 5 13.51

년 년 년 포함1 ~3 (3 ) 5 13.51

년 년 년 포함3 ~5 (5 ) 5 13.51

년 년 년 포함5 ~10 (10 ) 9 24.32

표 < 1 설문 참여자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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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관은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 다문화센터 사설 어학원 해외 대학으로 한정하, , , 
였고 복합 교육 기관이란 한명의 교사가 다양한 근무 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음을 의
미하는 바이다. 

측정도구3.2. 

본 연구는 설문조사는 로 메일을 통해 발송되었으며 회수된 유효한 설문Google Forms

지는 총 부이다 설문지는 기본적인 연구 대상의 기초 정보 조사와 문화 지능 측정 두 37 . 

부분 외에도 송금숙 이유경과 위햇님 을 참고하여 중국어 중국 문화 중국인 학습자 , (2014) , , 

세 부분에 대한 이들의 실질적 앎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자가 점검 문항도 추가하였다. 

문화지능 측정 문항은 기존의 송Ang, Dyne & Koh(2007), Van Dyne, et al, (2012), 
금숙 이유경 위햇님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014), (2022) .王钰智， 3) 

3) 가 제시한 문화지능 척도 의 개 문항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버전이며 Ang, Dyne & Koh(2007) (CQS) 20 , Van 
은 이에 기초하여 확장된 문화지능 척도 를 개발하였다 는 이러한 와 Dyne, et al, (2012) (E-CQS) . (2022) CQS王钰智

를 참조하여 재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지능을 측정함에 있어 중국 문화 배경을 적절히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E-CQS 中 
구의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의 문화지능 척도를 기반으로 하되. Ang, Dyne & Koh(2007) , Van 

의 에서 확장한 세부요인을 추가함과 동시에 가 개량한 중국 문화 배경 문항을 Dyne, et al, (2012) E-CQS (2022)王钰智
더해 한국어 원어민 교사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문화지능 조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또한 송금숙 이유경 위햇님. , , & (2014, 
을 참조하여 중국문화에 대한 자가 점검 문항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101) . 

영역 하위 영역 문항번호 및 내용

기초 조사

40 -45

연령 성별 교육기관 유형 교육 경력 담당 수업 중 중국인 학습자 , , , , 
비율 상호문화교육 이수 여부 중국어 학습 경험 중국 방문 경험, , , , 

방문 목적 방문 기간, 

계획 16

표 < 2 설문지 문항 구성 > 

년 이상10 13 35.14

상호문화 교육 이수 
여부

있음 21 56.76

없음 16 43.24

중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20 54.05

없음 17 46.00

교실 중국인 학습자 
비율

25% 4 11.08
50% 14 37.84
75% 9 24.32
100% 10 27.03

근무 기관 유형
단일 교육 기관 28 75.68
복합 교육 기관 9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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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은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정확성과 7 .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년간의 교육 경력과 중국 현지 한국어 교육 경험을 가진 원어민 , 
한국어교육 전문가 명과 한국어교육 박사과정 명에게 내용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이들의 2 2 ,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계수를 사용하여 설· ." Cronbach’s Alpha 
문지에 대한 신뢰도 검증도 진행한 결과 값은 로 문항 간에 높은 일관성, Cronbach .91α 
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본 설문지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4) 수집된 데이터 
에 대한 분석은 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excel R .

4) 하위 영역별로는 메타인지 인지 동기적 행동적 이다 CQ= .86, CQ= .80,  CQ= .77, CQ= .83 .

메타
인지
적 
문화
지능

중국 문화 및 중국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전 계획

의식
17-20

한중 문화 차이 및 중국 문화에 대한 인지 보완, , 

점검 21-22
중국 문화 지식에 대한 모니터링 성찰, 

인지
적 
문화
지능

일반 문화 
지식

23-27

중국 역사 정치 풍습 언어규범, , , 

맥락 특화 
지식

28-30
중국 철학사상 가치관, 

동기
부여
적 
문화
지능

내적 흥미
31-32

중국 문화 및 소통에 대한 내부적 흥미

외적 흥미
33

중국 문화 및 소통에 대한 외부적 흥미 이익, 

자기 
효능감

34-35

중국 문화 적응 및 소통에 대한 자신감 만족감, 

행동
적 
문화
지능

언어적 
행동

36
중국인 학습자 대상 적절한 언어적 행동의 유연한 변화

비언어적 
행동

37

중국인 학습자 대상 적절한 비언어적 행동의 유연한 변화

언어 행위
38-39

중국 문화권 학습자 대상 유연한  의사소통 방식

자가 
점검

중국어
1-5

어족 언어 유형 어순 성조 한자, , , , 

중국 문화
6-10

성별 인식 다민족 상징색 상징 숫자 가치관, , , , 

중국인 학습자
11-15

모국어 성향 수업 참여도 유교 사상 교실 권력 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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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점검 결과3.3. 
본 연구는 송금숙 이유경 위햇님 을 참조하여 본격적인 문화지능을 측정, , & (2014, 101)

하기 전에 한국어 원어민 교사 집단의 중국 문화에 대한 앎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가 

점검을 진행하였다 자가 점검은 개의 진위형 문항으로 구성되. 15 (yes-no question form) 

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국어 중국 문화 중국인 학습자 관련 진술 문장을 읽고 옳고 그름, , 

을 판별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중국어 관련 지식 문항에 대한 정확도 가 가장 . , (95.14%)

높았고 그 다음은 중국 문화 였으며 중국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 정확도 가 (85.40%) (72.43%)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식 영역별 표준편차와 결합하여 살펴보면 중국어 영역에 대한 표준 편차는 로 0.548

비교적 낮은 것으로 중국어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수준이 비교적 일관됨을 시사한다 중국. 

어 지식에 대한 문항들이 중국어 어순 중국어와 한국어 속 한자 와 같은 보편적 언어지‘ ’, ‘ ’

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피험자들이 언어 교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충분히 납득 가능, 

한 결과이다.5) 이와 반대로 중국 문화와 중국인 학습자 영역의 표준 편차는 과  0.871 0.982

로 상대적으로 높아 교사들 간의 지식수준에 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 문, . 

화 영역의 경우 붉은 색이 중국문화에서 금기시 될 수 있는 경우 에 대한 정답률이 , ‘ ’

에 불과해 교사들이 중국 문화 속 붉은 색 사용의 금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70.27%

로 나타났다 중국인 학습자 관련 지식 영역에서는 중국 남방 지역 출신 학습자들의 만다. ‘

린 수준 에 대한 문항에서 이라는 낮은 정답률을 보이면서 많은 교사들이 젊은 세’ 45.95%

대의 중국인 학습자들은 출신 지역을 불문하고 만다린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의 오답률을 보인 문항 에서도 비록 . 27.03% 14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한국어 경어법에 

결코 익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사들의 중국 . 

문화와 중국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종합해보면 한국어 원어민 교사 집단의 중국 문화에 대한 자가 점검 결과는 송금숙 이, 

유경 위햇님 속 아랍어 아랍어권 문화 아랍어권 학생, & (2014) (62.95%), (53.44%), (50.82%)

에 대한 정답률보다는 현저히 높은 것으로 아랍 문화권 학습자보다는 그 수가 월등히 많

고 문화적 지리적으로 더 근접해 있는 중국 문화에 대한 한국어 교사들의 이해도는 상대, , 

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다양한 변인이 자가 점검 정확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 집단을 , , 

교육 경력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교육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집단. 

은 명 긴 집단은 명 로 분류하여 각 차원에서의 평균 정확도를 비교Group1(20 ), Group2(17 )

5) 피험자들이 중국인 학습자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중국어 지식이 유용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하지 , . 
만 이들이 중국어 학습자가 아닌 한국어 교육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어에 대한 심도 깊은 전문 지식은 교사 개인의 역, 
량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항 난이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오로지 널리 알. , 
려진 객관적 지식들로만 문항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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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어에 대한 지식 영역에서는 은 는 의 정. , Group1 96%, Group2 94%

확률을 보이며 미세한 차이만 보였다 하지만 중국 문화와 중국인 학습자 영역에서는 . 

가 각각 의 정확도로 의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Group2 89.4%, 76.5% Group1 82%, 69%

주었다 이는 언어 지식과 같은 영역에서는 교육 경력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 반면 문. , 

화와 학습자에 대한 이해도는 교육 경력이 오랠수록 더 높은 것으로 교육 경력이 하나의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경력 외에도 피험자 집단을 상호문화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

교해 본 결과 상호 문화 과정을 수강한 그룹 이 수강하지 않은 그룹 에 비, (84.44%) (84.17%)

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상호 문화 교육 과정이 교사들의 중국 문화 . 

지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교사 대상 상, 

호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중국 방문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해본 결과 중국 방문 경험이 있는 

그룹 의 경우 중국 방문 경험이 없는 그룹 에 비해 중국어 지식 과 중국 문1 2 (95% > 64.7%)

화 지식 영역 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89% > 78.8%) . 

마지막으로 한국어 원어민 교사들의 학급 내 중국 학생 비율 에 , (25%, 50%, 75%, 100%)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평균 정확도를 비교해본 결과 그룹이 중국인 , 100% 

학습자에 대한 지식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 문(75.56%) . 

화권으로만 구성된 교육 환경이 궁극적으로는 교사들로 하여금 해당 문화권 학습자의 특성

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 

서 앞으로 한국어 교사들이 다양한 문화권 학습자들과의 집중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지능 측정 결과3.4. 

원어민 한국어교사의 문화지능 수준3.4.1. 

한국어 원어민 교사의 전체 평균 문화 지능은 으로 하위 영역별 평균 득점수는 표5.10 <

와 같다 측정 결과 행동적 문화지능이 로 가장 높았고 메타인지적 문화지능 2> . , 5.68 , 5.36, 

동기적 문화지능 인지적 문화지능이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5.00, 4.36 . 

유형 평균

메타인지적 문화지능 5.36

인지적 문화지능 4.36

동기부여적 문화지능 5.00

표 < 3 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문화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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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는 한국어 원어민 교사 집단이 중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자신의 언행을 , 

모니터하며 점검하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권 학습자들과의 의사소통 의지

와 동기도 강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문화적 지식은 다소 부족할지라도 적, 

절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송금숙 이유경 위햇님. , , & (2014), 

성시온 문영하 등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한국어교사들의 문화지(2010), (2019) . , 

능은 문화권 유형과 상관없이 피험자들의 구체적인 문화지식을 측정하는 인지적 문화지능

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어 원어민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문화지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 한국어 교육 경력 근무 기관 유형 상호문화 교육 이수 여부 중국 방문 경험, , , , , 

그리고 교실 내 중국인 학습자 수 등의 변인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 전체 문화지. , 

능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중국 방문 경험뿐이었으며 다른 변인들은 문화, 

지능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중국 방문 경험이 있는 교사. (M = 

는 방문 경험이 없는 교사 보다 문화지능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5.29) (M = 4.67) ,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중국 방문 경험 유무와 하위 (t = 2.87, p = 0.01). 

영역별 문화지능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중국 방문 경험에 따른 메타인지적 문화지능 3.4.2. 

중국 방문 경험이 있는 원어민 한국어교사의 문화지능 은 방문 경험이 없는 교(M = 5.51)

사 보다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M = 5.18) , (t = 1.08, p 

따라서 중국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모든 교사들의 메타언어적 문화지= 0.29). 

능 수준이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중국 방문 경험에 따른 인지적 문화지능 3.4.3. 

중국 방문 경험 유무에 따른 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인지적 문화지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교사 는 방문 경험이 없는 교사 보다 더 , (M = 4.68) (M = 3.99)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것은 중국에 , (t = 2.62, p = 0.01). 

방문한 경험이 교사의 중국 문화 관련 지식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현지 경험을 통해 

대상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행동적 문화지능 5.68

전체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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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문 경험에 따른 동기부여적 문화지능 3.4.4. 

동기부여적 문화지능에서는 가장 뚜렷한 차이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중국 방문 경험이 . 

있는 교사 는 그렇지 않은 교사 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M = 5.43) (M = 4.49) ,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어민 (t= 3.07, p = 0.004). 

한국어 교사의 중국 방문 경험은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중국인 학습자와의 적

극적인 소통과 협력 나아가 갈등에 대처함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를 가지, 

게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이다. 

중국 방문 경험에 따른 행동적 문화지능 3.4.5. 

행동적 문화지능의 경우에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교사의 문화지능 이 방문 (M=5.98)

경험이 없는 교사 들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M=5.34) (t= 2.33, p = 

성시온 에서는 행동적 문화지능을 문화 간 의사소통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0.03). (2010, 62)

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현상인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의 핵심 요인이라 하였다, . 

따라서 원어민 한국어 교사가 중국 방문 경험이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매우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외국어 교사의 문화지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직접, 

적인 문화 접촉이 문화 지식의 체득과 문화 간 의사소통의 동기 부여 및 소통 능력의 증진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어교사 교육 프로그램. 

에 목표 문화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

음이다.   

결론생략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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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적 태도 부사 중 본질[ ESSENCE 류 구문의 의미적 확장과 담화적 ]
기능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를 중심으로: -‘ ’, ‘ ’, ‘ ’

공나형전남대( )

들어가며1. 

이 연구의 목적은 인식론적 평가 표현1) 중 본질 의 의미적 자질을 지닌 부사  [ ESSENCE]

구문들 명사 본질 기본 핵심 이 접사 적 과 부사격 조사 으 로 와 융합한 본질적으( ‘ ’, ‘ ’, ‘ ’ ‘- ’ ‘( ) ’ ‘

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등 이하 구문’, ‘ ’, ‘ ’, ‘ ’ )( )을 중심으로 이들의 의미적 확

장과 이를 유발하는 언어적 기제를 살피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말뭉치 방. 

법론을 활용하여 구문들의 사용 패턴 을 귀납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의미적 (usage pattern)

확장과 담화적 화용적 기능을 규명( ) 하고 구문들의 의미 기능 간 차이를 살피고자 한다· .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구문들의 어근이 되는 명사는 여러 사전들에서 대체로 본디부‘

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등으로 유사하게 풀이되는데 이는 아래와 같’ , 

다. 

표 본고에서 보고자 하는 본질류 부사 구문의 어근 명사에 대한 사전적 의미< 1> [ ]
항목 사전적 의미 

본질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표준. [ ]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표준. [ ]

한 사물을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물이 되게 하는 것 연세. [ ]

기본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 따위를 이루는 바탕, , .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또는 꼭 있어야 하는 것 연세( ) , . [ ]
어떤 일의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사실 밑바탕이 되는 것 연세( ) . . [ ]

핵심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표준. [ ]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나 요점 연세. [ ] 

이렇게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까닭에 이들 명사들 간 교체는 비교적 자유로운 듯하

며 이는 접사 적 이 후행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들이 으로 와 결합하여 ‘- ’ . ‘ ’

부사 구문들로 사용될 경우 맥락이나 의미 등이 다소 이질적이며 구문들 간 교체도 그리 

자유롭지 않다 이는 아래의 표 를 참고할 수 있다. < 2> . 

1) 인식론적 평가 표현의 의미적 자질은 기대성으로 보며 이는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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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본적 과 기본적으로 의 사용 양상< 2> ‘ ’ ‘ ’

표현 사용 예시

기본
어느 정도 기본본질 핵심( / )을 익히는 데 이 개월이면 충분해요.
자유 경쟁이 기본본질 핵심( / )인 자본주의 경제에서 인위적인 통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기본적

매뉴얼은 재난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매우 기본적이고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 )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핵심적인 본질적인( / )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 조례를 , 
교권 침해와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핵심적으로( * 본질적으로/ *) 저도 이 방향에 동의한다니까요 .2)

기본적으로는핵심적으로는( ? 본질적으로는/ ?) 사법당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
국립문학관 부분은 도종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 
기본적으로핵심적으로( * 본질적으로/ *) 저희들이 의원님 수정안을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자칫하면 법률 속에서 오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구문 간 대치에서 보이는 비대칭성은 발화에서 주어와 발화자가 일치하는 맥

락과 화용적으로 발화자 모종의 의도를 전달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에서 고빈도로 관찰된다

는 점이 특징적이다 더 나아가 이때 부사 구문은 표 에서 제시된 사전적 의미 기능과. < 1> ·

도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는다는 특징 또한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어근 명사의 대치 양상과 부사 구문으로 사용되었을 때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사 구문으로 사용되었을 때 의미 기능적 변화 혹은 확장을 겪었으리라는 추측을 가·

능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미 기능적 변화 혹은 확장이 특히 발화자와 주어가 일치. ·

되는 맥락에서 고빈도로 관찰된다는 점과 이들 구문들이 명제에 대한 발화자의 평가적 태

도인 인식론적 위치3)를 표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증적 말뭉치를 중심으로 변화 및 확장

의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특히 논증적 장르의 경우 다른 장르보다 필자 화자 와 독자 청. ( ) (

자 사이 표현과 이해 과정이 더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휘 표현이 고도화된 전) 

략적 사용으로 기능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 중 국회 회의록 말뭉치 을 활용‘ ’ < 2021>

하여 본질 류 부사 구문들 중 실제 말뭉치에서 고빈도로 실현된 본질적으로 기본적으[ ] ‘ ’,‘ 

로 핵심적으로 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분포 의미론적 접근을 ’, ‘ ’ . 

통하여 의미적 유사성 및 차이를 계량화하고 이들 구문들이 선호하는 의미역 패턴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시각화하여 처리함으로써 이들 구문의 의미 관계와 분포를 .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물론 발화의 통사 의미적 적합성만을 두고 보았을 때 해당 세 구문의 교체로 인해 비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 · . 
나 해당 발화가 비동의 의사가 명백한 상황에서 발화된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의미 화용적 의미는 이질적이라는 ·
점에서 교체가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것임을 밝힌다. 

3) 인식론적 위치 란 명제의 사실성 판단과 관련한 영역뿐만 아니라 명제나 사태에 대한 화자 (epistemic positioning)
의 지식수준을 드러내는 등 미지 의 정보에 대한 화자의 태도 전반을 아우르는 (Marin-Arrese 2011: 259) ( )未知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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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적 범주를 실현하는 평가적 태도 부사 구문2.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등이 특히 발화 내의 주어와 발화자‘ ’, ‘ ’, ‘ ’ 

가 일치하는 맥락에서 발화자의 평가적 입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인식론적 

표현에 포함된다고 본다4). 인식론적 표현이란 특정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론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는 사건이나 명제에 대한 화자의 지식 수준을 드러, 

내거나 이에 따라 가정할 수 있는 특정한 가상의 상태에 대한 (Marin Arrese, 2011: 259),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 로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고에(Nuyts, 2001: 21) . 

서 다루고자 하는 본질 류 구문들은 인간의 인식과 사유 범주에서의 화자의 비명제적 지식[ ]

에 근거한 기대성 우선 순위 즉 평가적 태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범주와 밀접( ), 

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인식론적 표현. 겠 을 것 던 네 등(- -, - -, - -, - )

은 주어와 필자 화자 의 일치와 같은 적절한( ) 조건이나 맥락이 주어졌을 때 그 의미가 통사 ·

의미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욱 확장되어 담화 화용 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논의가 이( )

미 축적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구문들 역시 모종. 

의 화용적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구문들에 대한 의미적 확장에 대한 언급은 Butler(2008a, 

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영국 국립 코퍼스 를 대상2008b) , (BNC 1994)

으로 말뭉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의 주관화 개념화에 근거하여 Traugott(1995)

등의 문법화에 따른 의미 확장을 주장한 바 있다basically, fundamentally, essentially . 

해당 연구에서는 이들 부사들의 의미 기능적 확장에 대하여 명제 내용을 제시하는 데 자신· ‘

의 평가적 입장을 반영하여 제시하기 때문(involves the speaker or writer, in that the 

이라고 propositional content is presented in the light of his or her assessment)’

언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비록 인식론적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찾을 수 없으나 . 

화자의 평가 등의 용어 사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이 인식론적 ‘ (his or her assessment)’ 

범주와의 관련성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문법화 역시 이와 관련하여 기술될 수 , 

있는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5). 

특히 본고에서는 인식론적 평가 표현의 사용 양상을 고빈도로 관찰할 수 있는 장르가 논

증적 장르라 보고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 중 국회 회의록 말뭉치 을 연구 대‘ ’ < 2021>

4) 평가적 태도 란 화자의 기대성과 관계되며 그 근거는 공나형 에 기대고자 한다‘ ’ (2020) . 공나형 에서는 인식론(2020)
적 범주에 화자의 기대 범주를 추가함으로써 문법 범주로서 양태는 정보 양태와 행위 양태로 나뉘며 정보 양태에
는 인식 양태와 증거 양태 그리고 평가 양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논의에 따르면 평가 양태는 정보의 .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화자의 비명제적 지식에 근거한 화자의 판단 범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평가 , 
양태는 명제 정보 의 실현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는 범주 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 ’ . 

5) 이 외에도 공나형 에서는 국회 소회의록 말뭉치에서 전략적으로 부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발화군을 분석하며  (2023)
해당 부사들이 부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모종의 기여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물론 해당 연구는 개의 . 200
회의록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부정의 기능으로 범주를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와 연구 주제는 상이하
지만 해당 연구를 통해 본질 류 부사들이 의미적으로 확장되어 모종의 화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논증되었[ ]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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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논증적 텍스트는 다른 장르보다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당사자 . 

간 특정 명제에 대한 이해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어휘 표현이 고도화

된 전략적 사용으로 기능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연구 결과3. 

연구 방법3.1. 

본고의 연구 대상은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국회 회의록 말뭉치 버전 이다< 2021( 1.0)> . 

해당 말뭉치는 년 월 일자로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개되었으며 년부터 2022 4 1 2003 2020

년 최근까지 개최된 국회 소위원회를 기록한 회의록을 구축한 말뭉치이다 개의 . 2,140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고 총 약 천만 어절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는 이 중 개JSON 5 . 1,200

의 파일을 랜덤으로 선정하였고 을 활용하여 약 여 개의 본질적으로JSON Python 1,200 ‘ ’,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가 포함된 발화를 모두 추출하여 에 정렬하였다‘ ’, ‘ ’ EXCEL 6).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7)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거·

나 소관 사항을 분담 혹은 심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내부

의 회의체를 의미한다 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사한 의안을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승인하. 

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는 개의 선포 의사일정 상정 제안 설명 이후 ‘ ’ → → 

전문 위원 검토 보고 라는 단계 이후 공동의 의사 결정 단계인 질의 답변 토론 표결‘ ’ ‘ · ( )→ → 

심사 보고 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8) 각 단계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의견 . 

개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말차례는 매우 복잡하고 말겹침이 고빈도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

다 본고에서는 이렇듯 담화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회의 담화의 경우 어휘의 의미 기. 

능을 살피기 위해서는 다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아 타깃 어휘가 실현된 발화군을 추

출하여 을 활용하여 그것의 실현 위치 회의 단계 논증 요소 맥락 담화 기능을 차EXCEL , , , , 

례로 주석하였다 또한 주석 시에는 원파일을 참고하며 맥락을 파악하며 주석하였음. JSON 

을 밝힌다 주석과 관련한 작업 과정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

6) 추출 및 배열 형식은 그림 을 참고할 수 있다 발화자 파일명 직위 발화 순으로 추출하였으며 주석 작업은  < 1> . ‘ - - - ’ 
실제 파일과 교차 검토하며 맥락을 고려하며 진행하였음을 밝힌다JSON . 

7)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건을 다루는 통상적인 회의로 국회법에 규정된 회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

8) 해당 절차는 회의 도입부에 소위원장으로부터 안내가 된다 이를테면 심사 순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수 . “
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 개정 이유 또 대체토론 요지 수정 의견 등을 청취한 이후에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들· , 
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안내 발화나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은 발화 등을 통해 다음 단계로 진“ .”
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고려한다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 단계 이후 질의 답변 과 토론 의 단계를 분리하. , ‘ ’ ‘ · ’ ‘ ’
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그러나 실제 회의록 및 회의 장면을 보면 특히 질의 답변 단계와 토론 단계가 명확히 . ‘ · ’ ‘ ’ 
분리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해당 두 단계를 . 
함께 보아 토론 단계로 주석하였으며 다만 하위 주석에서 질의 답변 의견 등으로 구분하고자 하였음을 밝‘ ’ ‘ ’, ‘ ’, ‘ ’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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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추출된 발화에 대한 주석 작업의 실재< 1> 

먼저 실현 위치는 해당 어휘가 발화 내에서 실현된 위치를 의미한다 발화의 경우 문장. 

의 경우와 다르게 회의록에서 발화자의 말차례에 소속된 발화이거나 필적학상의 문장 범주

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다.

합의사항으로는(1) , 기본적으로 정부와 철도공사 경영진 및 노조의 적극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구분회계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후략( )

위의 예문 에서 기본적으로 의 실현 위치는 문장을 분석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중 이 (1) ‘ ’ ‘ ’

될 것이다 그러나 발화의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쉼표 전후로 화제가 전환되었다. 

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기본적으로 가 어두에 실현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였다 본고‘ ’ . 

는 이처럼 구어 담화에서 발화가 지닌 특징을 고려하여 실현 위치를 주석하기 위해 절 을 ‘ ’

주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회의록에 기술된 말차례에만 의존하지 않고 특히 쉼표가 선. 

행하여 발화와 발화 사이 쉼이 있다고 추정되거나 발화를 전환하는 표지 그러나 그런데 ( , 

등 가 선행된 경우 상위 담화적 표지 등 회의록에서는 어중 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이를 ) , ‘ ’

발화의 시작 부분으로 주석하고자 하였다.

회의 단계는 앞서 언급한 소회의 진행 절차 혹은 단계를 의미한다 이는 단계 과 단계. (1)

를 구분하여 주석하였으며 단계 는 단계 을 구체화한 것이다(2) (2) (1) 9) 다음으로 논증 요소. 

란 논증 구조를 구축하는 요소를 의미하는데 본고에서는 의 논, Williams & Colomb(2007)

9) 단계 은 회의 절차에 따른 단계를 의미하며 단계 는 단계 의 절차에 따른 구분이다 주석에서 가장 많은  [ 1] [ 2] [ 1] . 
부분을 차지하였던 단계 은 토론 및 검토 보고 단계였다 단계 및 단계 의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괄[ 1] ‘ ’ ‘ ’ . [ 1] [ 2]
호 안에 있는 것이 단계 이다 개의 선포 선포 기타 의사 일정 상정 보고 기타 제안 설명 보고 기타 검토 [ 2] . ( / ), ( / ), ( / ), 
보고 보고 기타 토론 질의 답변 의견 표결 보고 기타 심사 보고 보고 기타(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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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모형을 따랐다 해당 연구에서는 주장 이유 근거 를 논증 구조의 기본 요소로 보았. ‘ ’, ‘ ’, ‘ ’

으며 전제 는 주장 과 이유 를 연결하는 요소로 반대 의견에 대한 대안적 의견을 반론 ‘ ’ ‘ ’ ‘ ’ , ‘

수용과 재반박 으로 설정함으로써 논증의 핵심 요소 및 연결 관계의 파악을 비교적 용이하’

게 하였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10) 해당 요소의 연결 관계와 논증 모형을 제시하면 아래의 . 

그림 와 같다< 2> . 

전제
(warrant)

주장
(claim)

이유
(reason)

근거
(evidence)

반론 수용 재반박 or 
(acknowledgement or response)

그림 의 논증 모형< 2> Williams & Colomb(2007)

맥락 은 크게 동의 비동의 중립 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며‘ ’ ‘ ’, ‘ ’, ‘ ’ 11) 담화 기능 은 귀납 ‘ ’

적으로 주석하였으며 분석이 끝난 후 주석을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 없음 사전적 의미로 . ‘ (

사용 강조 공손성 표상 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각 구문들의 사용 양상을 시각적으로 살피)/ / ’ . 

는 데에는 모든 주석 구분이 활용되었으나 어휘의 확장 양상과 그 기제를 살피는 것은 담

화 기능이 중심이 되었다.

연구 결과3.2. 

세 부사 구문 간의 실현 양상에 대한 시각화3.2.1. 

본 장에서는 말뭉치에서 드러난 세 부사 구문 간의 실현 양상을 시각적으로 살핌으로써 

사용상 유사성 및 차이를 직관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먼저 각 어휘의 실현 양상을 보이면 . 

아래와 같다.

표 세 구문의 실현 형태 및 형태에 따른 실현 빈도< 3> 

10) 논증 요소의 주석 기준은 의 정의를 대체로 준수하였다 주장 은 주제에 대한 화자의  Williams & Colomb(2007) . ‘ ’
입장과 판단을 이유 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 원칙을 근거 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 ‘ ’ · , ‘ ’
적인 사실이나 구체적 자료 이론 사례 등을 전제 란 주장을 도출하기 위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보편적 믿음을· · , ‘ ’ , 
반론 수용 및 재반박 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방어 요소를 기준으로 보아 주석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해당 ‘ ’ . 
요소로 주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였는데 이 경우 기타 로 주석하였음을 밝힌다, ‘ ’ . 

11) 동의 의 경우 부분적으로 동의하거나 조건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비동의 로 주석함으로써 보수적으로 주석하였음 ‘ ’ ‘ ’
을 밝힌다 그 까닭은 소위원회에서 조건적 동의는 대체로 비동의적 의사를 밝히기 위한 공손성을 전달하기 위한 . 
전략의 일종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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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실현 형태 실현 빈도회( )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1086
기본적으로는 100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31
본질적으로는 5

핵심적으로 핵심적으로 27

다음으로는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의 값을 통해 각 단어의 문‘ ’, ‘ ’, ‘ ’ TF-IDF 

서 내 중요도를 평가하였다12) 그 결과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본질적으. ‘ (43.78)’, ‘ (4.62)’, ‘

로 으로 기본적으로 는 다른 두 단어보다 문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갖(5.10)’ ‘ ’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 문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며 중요한 정보를 . ‘ ’ ,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핵심적으로 와 본질적으로 는 상대적으로 . , ‘ ’ ‘ ’

낮은 값을 가지며 이는 이 단어들이 문서에서 덜 빈번하게 사용되거나 특정 상황TF-IDF , , 

에서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본고는 세 구문 간의 의미적 차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임베딩을 BERT 

사용하여 문장의 벡터 표현을 얻은 후 를 사용하여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차원으로 축소한 후 클러스터링하여 구현하였다 이는 아래 그림 과 같다2 . < 3> 13). 

그림 구문들에 대한 임베딩 결과 로 차원 축소하여 < 3>  BERT PCA 2
시각화한 클러스터링

위의 클러스터링 시각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는 본질적으로 핵심적으‘ ’ ‘ ’, ‘

로 가 실현된 문맥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나 핵심’ . ‘ ’ ‘

적으로 는 비교적 좌측의 클러스터에서 주로 발견되는 반면 기본적으로 는 중앙 클러스터’ ‘ ’

12) 값은 특정 단어가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상대적으로 나타낸다 해당 값을 추출하기 위하여 정제된  TF-IDF . 
텍스트를 대상으로 각 단어의 빈도 수를 계산하고 전체 문서에서의 역빈도를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 . TF-IDF 
값을 계산하여 각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13) 파란색 점은 기본적으로 빨간색 점은 본질적으로 초록색 점은 핵심적으로 를 의미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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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별도로 분포된 또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해당 구, 

문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사용역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 

한 구분되는 사용역의 경우 본질적으로 나 핵심적으로 보다는 기본적으로 구문에서 더 ‘ ’ ‘ ’ ‘ ’ 

명확히 관찰되는 것이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은 상기하였듯이 세 구문이 사용되는 양상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음< 3>

을 함의한다 즉 우측에 존재하는 크기가 작은 클러스터의 존재는 문서 내에서 주제별로 . 

단어 사용 패턴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임베딩이 문장의 문맥을 반영하여 . BERT 

클러스터를 형성한 결과로 특정 주제에 따라 단어의 사용 방식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본고, . 

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의미적 차이 및 클러스터 구분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하여 

임베딩을 사용하여 문장의 벡터 표현을 얻은 후BERT , PCA(Principal Component 

를 통해 차원으로 축소한 것에서 더 나아가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Analysis) 2 K-means 

문장들을 군집화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클러스터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14)15). 

그림 임베딩의 및 클러스터링< 4>  BERT PCA K-means 

먼저 좌측에 있는 청록색 클러스터는 다른 클러스터들과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 

특정 주제나 맥락에서 일관되게 사용되는 발화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우측. 

14) 임베딩은 문장의 문맥적 의미를 잘 반영하여 언어 모델로 단어와 문장의 의미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 BERT . 
하다 따라서 이는 문장의 양방향 문맥을 학습하여 더 정교한 벡터 표현을 제공하는 데 유의미하며 는 고차. PCA
원 벡터를 차원으로 축소하여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유용하다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하여 데이2 . 
터의 주요 성분을 추출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차원을 축소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 
으로 클러스터링은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장 즉 데이터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군집을 형성함으로써 데K-means , 
이터의 군집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패턴과 그룹을 식별하는 데 유의미하다. 

15) 실루엣 점수는 클러스터링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각 데이터 포인트가 얼마나 잘 군집되었는지를 나타낸다 , . 
해당 점수는 에서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클러스터링의 품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에 가까운 값은 -1 1 , . 0
클러스터가 겹치거나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음수 값은 데이터가 잘못된 클러스터에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데, , 
본 연구의 전체 데이터의 실루엣 점수는 약 정도로 클러스터링이 비교적 잘 수행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0.58 . 
요컨대 클러스터 간의 경계가 명확하며 대부분의 데이터 포인트가 올바른 클러스터에 속해 있다는 의미이다 참, . 
고로 청록색 클러스터의 점수는 약 보라색 클러스터의 경우 약 노란색 클러스터의 경우 약 정0.50, 0.89, 0.35 
도가 산출되었다 노란색 클러스터의 경우 다른 클러스터보다 품질이 다소 낮으며 이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분산. 
되어 있거나 다른 클러스터와의 경계가 불명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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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주색 클러스터와 노란색 클러스터는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두 클러스터에 포함

된 발화들은 비교적 유사한 문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본고는 먼저 분석과 임베딩 및 분석을 결합하여 각 단어TF-IDF BERT PCA 

의 실현 빈도 측면에서 드러나는 중요도 차이 및 의미적 차이를 추정 파악하였다 기본적. ‘

으로 는 회의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 , 

었으며 이는 값과 임베딩의 클러스터링 결과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반면, TF-IDF BERT . , 

핵심적으로 와 본질적으로 는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될 확률이 높으며 기본적으로 보다는 ‘ ’ ‘ ’ , ‘ ’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구문은 그. <

림 에서 볼 수 있듯이 겹치는 유사한 패턴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의미 기능은 크게 3> ·

두 부분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관찰할 수 있었다16) 다음 장에서는 질적 분석을 . 

통해 실제 발화와 함께 세 구문들의 의미 기능적 확장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

세 부사 구문의 의미기능적 확장에 대한 질적 분석3.2.2. ·

앞서 살펴본 시각화 결과에 따르면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세 부사 구문은 실현 빈도, 

나 가중치에 차이는 있었으나 사용 측면에서는 유사한 패턴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패턴은 

특히 기본적으로 를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본 장에서‘ ’ . 

는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시각화한 결과를 실례로써 보이고자 한다.

본고의 주석 결과 해당 부사 구문은 발화 내에서 단순히 기본 본질 핵심 의 명사와 ‘ ’, ‘ ’, ‘ ’

치환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였지만 특히 발화에서 강조 의 담화적 기능이나 , ‘ ’

공손성 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자유로운 치환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문들이 ‘ ’ . 

사용된 양상을 담화 기능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2) . 기본적으로 위험운전치사죄하고 회 이상 음주운전죄 등 두 가지 사항을 합의부 관할에서     3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담화적 기능 없음: ☞ 

나. 그리고 또 제가 낸 항소법원의 설치는 심급 체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설치를 계속 해 나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같이 논의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 담화적 기능 강조: ‘ ’☞ 

다 열차라는 것은 한번 사고 나면 사람이 죽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위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 . 기본  
    적으로 훈련된 역무원이 없으면 사고를 수습하지도 못해요 대구 지하철 역사 사고 났을 때 훈련된    . 
승무원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차 사고까지 해서 수백 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지요   2 . 담화적   ☞ 
기능 강조   : 

라.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대체적으로 수용하고요 우선 정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     . 
하는 의견입니다  . 담화적 기능 공손성: ‘ ’☞ 

16) 이는 코사인 유사도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는 유사도가 기본적으 , ‘ ’ vs. ‘ ’ 0.7564, ‘
로 핵심적으로 는 유사도 을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는 유사도 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 vs. ‘ ’ 0.7576 , ‘ ’ vs. ‘ ’ 0.7570 . 
해 세 단어가 포함된 문장들이 매우 유사한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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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 는 전문 위원이 안건 검토의 단계에서 안건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하는 상황(2 )

이다 기본 이 지니는 사전적 의미에만 충실히 대응되는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문장 . ‘ ’

층위의 의미만 가지며 수행하는 담화 기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나 다 와 같이 강조 의 담화적 기능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대(2 , ) ‘ ’ , 

체로 토의의 단계에서 기존 의견에 대해 비동의의 의사를 밝히며 반론의 의견을 밝히는 

동시에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발화에서 사용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나 다 예들은 가 와 다르다고 판정한 데에는 구문의 생략 여부 및 분열문으(2 , ) (2 )

로의 치환 여부 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에서도 이질적이다.

가(2) . 기본적으로 위험운전치사죄하고 회 이상 음주운전죄 등 두 가지 사항을 합의부 관할에서     3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가 위험운전치사죄하고 회 이상 음주운전죄 등 두 가지 사항을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       . 3＇
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가 위험운전치사죄하고 회 이상 음주운전죄 등 두 가지 사항을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 판사  . 3＂
관할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다      . 

나. 그리고 또 제가 낸 항소법원의 설치는 심급 체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설치를 계속 해 나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같이 논의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

나 . ＇ 그리고 또 제가 낸 항소법원의 설치는 심급 체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설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 

나 그＂ 리고 또 제가 낸 항소법원의 설치는 심급 체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설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같이 논의가 돼야 하는 것은     기본적이다.

특히 나 다 발화들은 단순히 강조 의 기능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화용적으로 화(2 , ) ‘ ’

자의 불쾌한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요컨대 나 다 의 경우와 같이 . (2 , )

자신의 주관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 특히 비동의의 맥락에서 앞서 동의하지 않는 

의견의 결함을 지적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하였는데 이 경우 자신의 의견이 이미 , 

관철되었어야 한다는 강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 ‘

는 바가 갖추어지는 것이 기본적이다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바가 갖추어져 있지 않’, ‘

다 그러니 해당 의견에 반대한다 등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 . 

마지막으로 라 는 관례적 인 예로 보이는 것들로 자신의 동의하지 않(2 ) (conventional)

는 의사를 밝히기에 앞서 상대 측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담화 화용적으로 공손성과 결부되어 논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위의 의 예· . (2)

는 기본적으로 에 한정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역시 이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 ’ ‘ ’ 

었다 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가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정의 중장기 재정운용 전망은 (3) . 본질적으로 대출상환액에 영향을 받고 있   
으며 대출상환액은 년도에 억 원에서 년도에 조 억 원으로 대폭 증가      , 2013 8000 2017 2 3000
후에 년에 조 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 2 9000 . 담화적 기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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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좀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진짜로 정부가 그런    .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학      . '
교보건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 . 본질적으로 학      
교보건법을 갖고 논의를 해야지 왜 이걸 갖고 논의를 해요 ? 담화적 기능 강조: ‘ ’☞ 

다 제가 처음에 그걸 여성가족부에 여쭤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재단을 만들고 하는 것에    . . 
대해   본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 담화적 기능 공손성: ‘ ’☞ 

그러나 핵심적으로 의 경우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찾지 못하였고 모두 어근 ‘ ’ , 

명사 핵심 이 지닌 사전적 의미에 준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는데 이를 보이‘ ’ , 

면 아래와 같다.

가 이 건은 이미 몇 차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수석이 (4) . 핵심적으로 보고하시고 부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담화적 기능 없음: ☞ 

나 그러면 그 단어 때문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든지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 
    핵심적으로 어느 문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의견의 차이가 있다든지 이렇게 돼서 어떻다 이렇   
게 분석을 해 놔야지    . 담화적 기능 없음: ☞ 

다 그래서 실시간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저회 위원회가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담화적 기능 없음: ☞ 

요컨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는 어근이 되는 명사가 지닌 본질 이‘ ’, ‘ ’, ‘ ’ [ ]

라는 의의 를 함의한다 이것이 적으로 와 결합하여 부사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sense . ‘- ’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점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맥락에 따라 기대할 수 ‘( ) ’ , ‘ (① 

있는 최소한의 지점이 갖추어짐 과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점이 갖추어지지 않) ’ ‘ ( ) ② 

음 이라는 의미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의 경우 회의라는 장르적 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 . ①

반대의 의견을 밝히기 이전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태도를 표상하는 등 화용적으로 공

손성을 표상하는 역할을 하는 관례적 쓰임과 연계하여 논의될 수 있고 의 경우 자신의 ②

비동의 의견을 드러내는 데 강조의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17).

17) 이는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한데 본고가 담화 기능에 대한 주석에서 강조 혹은 공손성 이라고 주석하여 의 , ‘ ’ ‘ ’
미적 확장의 예로 볼 수 있는 경우 특히 토의 단계 중 주장 의 단계에서 주로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 ‘ ’
문이다 이는 아래 표 의 통계적 검증에서도 확인되는 바이기도 하다. < 4> .

p
3.30 0.509 4

(1) 20.00 0.220 16
(2) 26.16 0.010 12

10.08 0.863 16
21.67 0.359 20

담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고 그것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담화 기능과 다른 변수들 간의     ‘ ’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담화 기능은 단계 와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 ’ (2)
것으로 드러났다 요컨대 담화 기능이 강조 혹은 공손성의 역할을 하는 경우 화자는 토의 단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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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3.3.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특히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는 경우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 ’, ‘ ’

강조하는 역할을 하거나 관례적으로 공손성을 표상하는가 본고에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하. 

여 척도 값 역전 현상과 결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scalar reversal) . 

이와 관련하여 에서는 정도 부사 를 대상으로 척도적 술어König(1991) (degree adverb)

와 부정의 관계를 탐구하며 특정 술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다른 해석을 유도하는지 논의한 , 

바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임동훈 전후민 김민국 공나형 등에서 . (2015), (2021), (2022), (2023) 

보조사와 관련하여 논의한 바 있는데 이들 연구에 따르면 이 나 이 나마 이 라도 는 ‘( ) ’, ‘( ) ’, ‘( ) ’

척도적 대안집합을 생성하는데 서상적 서실적 맥락에 따라 척도 값의 역전이 발생함으로, /

써 이질적인 의미를 파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서상적 맥락에서는 대안이 상윗값을 . 

가리킴으로써 그 결과 의미적 초점은 하윗값을 가리키게 되는 데 반해 서실적 맥락에서는 

반대로 의미적 초점이 상윗값을 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2) . 그리고 또 제가 낸 항소법원의 설치는 심급 체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설치를 계속 해 나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같이 논의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 담화적 기능 강조‘ ’☞ 

다.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대체적으로 수용하고요 우선 정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     . 
하는 의견입니다  . 담화적 기능 공손성‘ ’☞ 

본질 류 부사 구문 역시 이러한 척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상대의 의견을 [ ] , 

반박하는 경우 자신의 주장과 관련한 맥락은 서상적 맥락에 해당되며 아래의 나 에서 고(2 ) ‘

등법원의 설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과 함께 논의 라는 명제는 가장 하윗값을 ’

가리키게 되므로 화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 을 나타내게 된다 화‘ ’ . 

자의 가능 세계 에서는 화자가 인정하기 위한 최솟값으로 기능하게 되며 (possible world)

결과적으로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최솟값이 충족되지 않았. 

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도도 만족하지 못한 것이 되며 담화적으로는 강조의 역할을 수행하

게 되는 한편 발화자의 불쾌한 태도 또한 함께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반면 다 의 경우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은 서실적 맥락에 해당하며 척도적 대안 집(2 ) ‘ ’

합에서 상윗값을 가리키게 된다 즉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은 화자의 가능 세계에서 치. , ‘ ’

최대치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해당 발화는 전략적으로. 18) 공손성의 기능을 수 

행하게 된다고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핵심적으로 의 경우 그러한 척도적 대안 집합을 적극적으로 형성하지‘ ’

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모종의 전략적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 또한 함의하고 있다고 이야기될 수 있다.
18)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라고 명명한 까닭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기 이전 관례적 ‘ ’ ‘ ’
으로 하는 발화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한 해당 발화 동의한다고 한 이후 반박의 의견을 제시하는 일련의 발화. ( )
가 명제적으로는 명백한 거짓이지만 전략적으로 용인되는 까닭은 논증적 텍스트가 지닌 형식성과 관례성에 기인, 
한다고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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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림 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하다. < 3> .

나가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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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es
for

passive
clauses

than
active

ones
regardless

of
the

presence/absence
of

ellipsis
and

voice
m
atch/m

ism
atch

conditions

S
H

P
ark

&
JS

K
im

(H
B
N
U

&
IN

U
)

V
oice

m
ism

atch
in

p
seu

d
ogap

p
in
g

8-21-2024
25

/
28

C
on

clu
sion

C
onclusion

D
i↵
erent

typ
es

of
inform

ation
from

acceptability
judgm

ent
and

self-paced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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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tailed

analyses
required

Im
p
ortance

of
running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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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xp

erim
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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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D
efinition

ofm
irativity

M
irativity—

across-linguisticallyvalid
gram

m
aticalcategory—

expressesthe
proposition

which
isnew

orunexpected
to

thespeaker,notyetintegrated
into

his
overallpictureoftheworld

(D
eLancey1997,2001,2012;Aikhenvald

2012).
H
engeveld

&
O
lbertz

(2012:488)definesm
irativityas“alinguisticcategorythat

characterizesaproposition
asnewsworthy,unexpected,orsurprising”.

Forinstance,theTurkish
sentencein

(1)with
them

irativem
arkerm

işcan
be

used
to

expressthespeaker’ssurpriseatKem
al’scom

ing.
(1)

Kem
algel-m

iş
Kem

alcom
e-m

irative
‘Kem

alca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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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llocutionarydiagnosticsform
irativity

M
irativitycountsasillocutionarynot-at-issuecontent:it’sundeniablein

discourseand
nottargetablebytruth-conditionaloperatorslikenegation

(Rett
2021;Rett&

Sturm
an

2021).
(2)

A:(W
ow
)Kim

won
therace!

B:Th
at’snottrue,hecam

ein
second.

B
′:#Th

at’snottrue,you
knew

hewould.
(3)

(W
ow
)Kim

did
notwin

therace!
In
(2),thedenialtargetstheat-issuecontentoftheexclam

ation—
thatKim

won
therace—

butnotthem
irativecom

ponentintroduced
byexclam

ation
intonation,

nam
elythatthespeakerissurprised

bythisproposition.
In
(3),thenegation

can
onlytargettheproposition

thatKim
won

therace,not
thatthespeakerissurprised

thathe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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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rativestrategiesin

English

M
irativestrategies

M
irativestrategies(=

m
irativeextensions):extensionsofessentiallynon-m

irative
categorieswhich

obtain
m

irativem
eaningswithin

agiven
context(Aikhenvald

2004,2010,2012).
Th

em
eaningsofm

irativitycan
bea
“side-effect”ofavarietyofform

swith
other

m
eaningsand

functions(Aikhenvald
2012:472).

M
irativityisencoded

usingavarietyofdifferentstrategies(Rett2012;D
eLancey

2012;Aikhenvald
2004,2012):

(4)
a.

lexicalized
adverbials

b.
syntacticstructures/constructions(e.g.,(It)turnsout(that)S,end

up)
c.

exclam
ation

intonation
d.

sentencefinalevaluativeparticles
e.

focusfronting
f.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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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rativestrategiesin

English

English
nonstandard

whatasam
irativestrategy

In
canonicalwh-questions,thewh-word

whatdoesnotgiveriseto
m

irativity
(e.g.,W

hatdid
John

doyesterday?).
Itsm

irativeusageseem
sto

belicensed
byexclam

ation
intonation

(orstress)orby
certain

syntacticenvironm
ents(i.e.,syntacticstrategies,seeCelle2017:223

for
an

overview
).

Unlikeitsargum
entalcounterpart,them

irativem
arkerwhatisnon-referential

and
used

to
expressaspeaker’ssurpriseand/orunexpectednesstowardsthe

salienteventin
questio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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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rativestrategiesin

English

Licensingenvironm
entsform

irativewhat(1)

Exclam
atoryintonationalcontour(Kraus2018):

(5)
A:

Ijustgotanew
haircut!

B:
W

hat!W
ho

from
?

Reactivewhat-xconstruction
(Põldvere&

Paradis2019):In
(6),B’sutterance

whatyou
find

thatappealingconveyshissurpriseand
disbeliefthatA

finds
som

ethingappealing.
(6)

A:Itwasgood
<pause/>

B:isitappealing
A:alm

ost
1[yeah]

B:
1[what]you

find
thatappealing

2[<vocaldesc=“laugh”/>]
A:

2[Ithought]thatIdid
yeah

B:<vocaldesc-“laugh”/>]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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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rativestrategiesin

English

Licensingenvironm
entsform

irativewhat(2)

Exclam
ativeconstruction

(with
exclam

ation
intonation):

(7)
W

hataniceteacherheis!
W

hat’sX
doingY?

(W
XDY
)construction

(Kay&
Fillm

ore1999):thespeaker’s
surpriseordisapprovalofX

’sactivities.
(8)

W
aiter,what’sthisflydoingin

m
ysoup?

W
hatdoyou

careif/whetherconstruction
(den

D
ikken

2016;O
chi&

H
sin

1999):
(9)

a.
W

hatdo
you

carewhetherIcryorlaugh?
b.

W
hatdo

you
careifIkillhim

orno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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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in

goalsofthistalk

M
ain

goalsofthistalk

Isuggestthat‘why’-like
‘what’questionsin

Korean
like
(10)can

beused
asa

m
irativestrategy.
(10)

A:
kicha-ka

m
we-l

pelsse
ttena-ss-ni?

train-TO
Pwhat-ACC

alreadyleave-pst-que
‘W

hydid
thetrain

alreadyleave?’
B:

ilceng-ikapcakipyenkyengtoyess-tay
‘Th

eschedulechanged
suddenly’.

In
doingso,Ipresentkeym

irativeaswellasgram
m

aticalpropertiesofthe
‘why’-like

‘what’construction,and
offerasketched

H
PSG

-based
view

to
account

forthe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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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hy’-like

‘what’questionsin
Korean

asam
irativestrategy

‘W
hy’-like

‘what’questionswith
m

irativeforce
(1)

Korean
m

we-l‘what’questionslike
(11)receive

‘why’-likeinterpretations(Park
&

Kang2020;Kim
2021,2022):

(11)
a.

M
im

i-nun
m

we-l
kulehkey

m
anhun

chayk-ul
ilk-ess-ni?

M
im

i-TO
P

what-ACC
so

m
any

book-ACC
read-pst-que

‘W
hy
(thehell)did

M
im

iread
so

m
anybooks?’

b.
ne-nun

m
we-l

tto
haym

alkkey
wus-ko

iss-ni?
you-TO

P
what-ACC

again
brightly

sm
ile-conn

be-que
‘W

hy
(thehell)areyou

sm
ilingbrightlyagain?’

Such
questionshaveam

irativem
eaningin

thattheyinvolvean
expression

of
speakersurpriseorexceeded

expectation:e.g.,(11a)expressesthespeaker’s
surpriseattheunexpected

eventofM
im

i’sreadingso
m

any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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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hy’-like

‘what’questionsin
Korean

asam
irativestrategy

Satisfyingillocutionarydiagnosticsform
irativity

Th
em

irativem
eaningofKorean

m
we-lquestionsisnotdirectlydeniablein

context:
(12)

M
im

i-nun
m

we-l
kulehkeym

anhun
chayk-ul

ilk-ess-ni?
M

im
i-TO

P
what-ACC

so
m

any
book-ACC

read-PAST-que
{#cenhyenollap-ci

ahn-e.
/#kukeynay-kayeysangha-n

at.all
surprise-conn

not-D
ECL

that
I-N

O
M

expect-M
O
D

kes-i-ya.}
kes-cop-D

ECL
‘W

hy
(thehell)did

M
im

iread
so

m
anybooks?

{#I’m
notsurprised

atall/#Th
at’swhatIexpected.}’

Th
enegation

in
(13)cannottargetthenot-at-issueproposition

thatthespeakeris
surprised

thathedid:
(13)

m
we-l

tto
swukcey-lul

ha-ci
anh-ass-ni?

what-ACC
again

hom
ework-ACC

do-conn
not-PAST-que

‘W
hydidn’tyou

do
hom

ework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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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gram
m

aticalpropertiesof‘why’-like
‘what’questions

O
nlyareduced

form

Unlikeitsargum
entalcounterpart,them

irativewh-word
should

surfaceasa
reduced

form
:

(14)
a.

M
ary-nun

{m
wues-ul/m

we-l}m
ek-ess-ni?

M
ary-TO

P
what-ACC

eat-pst-que
‘W

hatdid
M

aryeat?’
b.

M
im

i-nun
{*m

wues-ul/m
we-l}pelsse

ca-ni?
M

im
i-TO

P
what-ACC

alreadyasleep-que
‘W

hy
(thehell)isM

im
ialreadya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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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gram
m

aticalpropertiesof‘why’-like
‘what’questions

N
on-referentialadverbialuses

Th
em

irativem
we-lasanon-referentialadverb

can
occurwith

varioustypesof
verbs,justlikeway

‘why’:
(15)

a.
John-un

m
we-l

tto
pissan

cha-lulsa-ss-ni?
John-top

what-accagain
expensivecar-accbuy-pst-que

‘W
hy
(thehell)did

John
buyan

expensivecaragain?’
b.

ne-nun
m

we-l
kulehkeyilccik

ttena-ss-ni?
you-top

what-accso
early

leave-pst-que
‘W

hy
(thehell)did

you
leaveso

early?’
c.

elum
-i

m
we-l

kulehkeyppalli
nok-ass-ni?

ice-nom
what-accso

quicklym
elt-pst-que

‘W
hy
(thehell)did

theicem
eltso

quickly?’
d.

os-i
m

we-l
tto

ccic-e
cy-ess-ni?

dress-N
O
M

what-ACC
again

tear-conn
tear-pst-que

‘W
hy
(thehell)wasthedresstorn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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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gram
m

aticalpropertiesof‘why’-like
‘what’questions

Licensingdependency
(1)

Th
elicensingofm

irativem
we-lrelieson

thepresenceofan
expression

like
kulehkey,tto,and

pelssethatevokesspeakerunexpectednessdependingon
context: 1

(16)
a.

M
im

i-nun
m

we-l
*(kulehkey)m

anhun
chayk-ul

ilk-ess-ni?
M

im
i-TO

P
what-ACC

so
m

any
book-ACC

read-pst-que
‘W

hy
(thehell)did

M
im

iread
so

m
anybooks?’

b.
M

im
i-nun

m
we-l

*(tto)cwungkwuk-eyka-ss-ni?
M

im
i-TO

P
what-ACC

again
China-LO

C
go-pst-que

‘W
hy
(thehell)did

M
im

igo
to

Chinaagain?’

1Th
eirEnglish

counterpartsareknown
asraisingm

irativeinferences(Löbner1989;M
ichaelis1996;

Krifk
a2000;Van

deVelde2012;zeevat201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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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gram
m

aticalpropertiesof‘why’-like
‘what’questions

Licensingdependency
(2)

Th
em

irativem
we-land

itslicensingm
irativeexpression

need
to

beadjacentto
each

other:
(17)

a.
M

im
i-nun

m
we-l

kulehkeycacwu
m

aykcwu-lulm
asi-ni?

M
im

i-TO
P
what-ACC

so
frequentlybeer-ACC

drink-que
‘W

hydoesM
im

idrink
beerso

frequently?’
b.

??M
im

i-nun
m

we-l
m

aykcwu-lulkulehkeycacwu
M

im
i-TO

P
what-ACC

beer-ACC
so

frequently
m

asi-ni?
drink-que
‘W

hydoesM
im

idrink
beerso

frequently?’
Th

em
irativem

we-lm
ustprecedethelicensingexpression:

(18)
*M

im
i-nun

kulehkeym
we-l

cacwu
m

aykcwu-lulm
asi-ni?

M
im

i-TO
P
so

what-ACC
frequentlybeer-ACC

drink-que
‘W

hydoesM
im

idrink
beerso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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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gram
m

aticalpropertiesof‘why’-like
‘what’questions

N
o
em

beddingsunderpositiveresolutiveverbs

M
irativem

we-lquestionscan
beem

bedded
underresolutiveverbsonlyifthose

verbsarenegated
likem

olu
‘not.know

’:
(19)

a.
*na-nun

[M
im

i-ka
m

we-l
tto

tokil-ey
kass-nunci]an-ta.

I-TO
P

M
im

i-N
O
M

what-ACC
again

G
erm

any-to
went-que

know-D
ECL

‘Iknow
why
(thehell)M

im
iwentto

G
erm

anyagain.’
b.

na-nun
[M

im
i-ka

m
we-l

tto
tokil-ey

kass-nunci]
I-TO

P
M

im
i-N

O
M

what-ACC
again

G
erm

any-to
went-que

m
olu-keyss-e.

know-PRES-D
ECL

‘Idon’tknow
why
(thehell)M

im
iwentto

G
erm

anyagain.’
Th

eim
possibilityof(19a)could

beexplained
in

term
softhelack

ofm
irativity:ifthe

speakersay
“Iknow

why...”,thereason
isnotsurprisinganym

oreto
the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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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ram

m
aticalized

m
irativem

we-l

M
irativem

we-lasagram
m

aticalized
unit(1)

Accordingto
Aikhenvald’s(2012)view,m

irativesaregram
m

aticalized
linguistic

m
arkersofm

irativity.Th
us,m

arkersofothercategoriescan
beused

to
convey

m
irativem

eaning.
Chor&

Lam
(2023):them

irativity-inducingparticlem
e1,used

in
surprise

contextslike
(20),isaphonologicallyreduced

form
derived

from
com

biningthe
interrogativem

arkerm
at1and

thegeneralnoun
je5
‘thing’.Th

eyarguethatm
e1

hascontinued
to

develop
arangeofsubjective,speaker-oriented

pragm
atic

functions.
(20)

G
am

3
jit6,nei5

wui3
heoi3

m
e1?

so
hot

2SG
will

go
M

E
‘It’sso

hot–
you

going?
(Idoub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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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ram

m
aticalized

m
irativem

we-l

M
irativem

we-lasagram
m

aticalized
unit(2)

Iassum
ethatm

we-lhasundergonegram
m

aticalization
asservingarangeof

pragm
aticinterpersonalfunctions,includingthem

irativefunction
asareason

wh-adverbialin
‘why’-like

‘what’questions. 2

Th
egram

m
aticalization

would
also

haveled
to

itsrhetoricalfunction
in

the
so-called

negativewh-construction
like
(21):itisused

to
expressthespeaker’s

negativeattitudetowardsthepreviousutterance
(Kim

&
Kim

2022).
(21)

M
im

i-ka
kongpwu-lulm

we-l
cal

ha-ni?!
M

im
i-N

O
M

study-ACC
what-ACC

welldo-que
‘N

o
waydoesM

im
istudywell.’

Th
isdevelopm

entofm
we-lfollowsTraugott’s(2003,2010)subjectification

developm
entin

which
linguisticitem

sand
constructionscom

eto
encode

subjectivityexplicitly.

2Park
(2023)suggeststhatthenonstandard

m
we-lhasdeveloped

from
m

we-(lo)(becauseofwhat)where
–(u)loisaparticleexpressingreason

or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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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H

PSG
-based

view

Sketched
H

PSG
-based

view

Th
em

irativewh-word
asareason

adverb
takesasitssem

anticargum
entthesalient

proposition
evoked

from
thepreviousdiscourse,yieldingan

inform
ation-seekingreading

asitsat-issuem
eaning.

Italso
conveysasitsnot-at-issuecontentthatthespeakerjudgestheproposition

as
‘noteworthy’(acoverterm

to
includevariousem

otivestanceson
thepartofthespeaker

(e.g.surprise,unexpectedness)).
M

odifyingaverbalprojection
enablesthem

irativewh-elem
entto

takewidescopeoverthe
entireclauseitm

odifies.
(22)

Lexicalentryforthem
irativewh-word:

⎡⎢⎢⎢⎢⎢⎢⎢⎢⎢⎢⎣ m
ir-wh-word

syn|head [posadv
mod

verbal ]

sem
[at-issue

λx[reason(x,
1)]

not-at-issuenoteworthy(
1) ]

ctxt|sal-utt
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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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H

PSG
-based

view

Exam
ple

(23)
A:

natto
kyelsekha-yss-e.

I
again

absent-pst-D
ECL

‘ Iwasabsentagain.’
B:

m
we-l

tto
kyelsekha-yss-ni?

what-ACC
again

absent-pst-que
‘W

hywereyou
absentagain?’

(24)
⎡⎢⎢⎢⎢⎢⎢⎢⎢⎢⎢⎣ form

<
m

we-l>

syn|head [posadv
mod

verbal ]

sem
[at-issue

λx[reason(x,absent(y,again
))]

not-at-issuenoteworthy(absent(y,again
)) ]

ctxt|sal-utt
absent(y,aga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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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H

PSG
-based

view

Im
m

ediateLinearPrecedenceconstraint

Asnoted,m
irativem

we-land
itslicensingm

irativeexpression
need

to
be

adjacentto
each

other,and
theform

erm
ustprecedethelatter:

(25)
a.

ne-nun
m

we-l
tto

ecey
kyelsekha-yss-ni?

you-TO
Pwhat-ACC

again
yesterdayabsent-PAST-que

‘W
hywereyou

absentagain
yesterday?’

b.
*ne-nun

m
we-leceytto

kyelsekha-yss-ni?
c.

*ne-nun
tto

m
we-leceykyelsekha-yss-ni?

To
capturetheselicensingdependenciesbetween

thetwo,IposittheIm
m

ediate
LinearPrecedenceconstraintin

(26),which
statesthatthem

irativewh-elem
ent

needsto
im

m
ediatelyprecedeam

irativeexpression.
(26)

Im
m

ediateLinearPrecedence
(ILP)constraint:

m
we-l≺

≺
[m

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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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H

PSG
-based

view

Im
plication:surprise-disapprovalm

we-l(1)

In
an

appropriatecontext,m
we-lquestionscan

haveadisapprovalinterpretation
(Park

&
Kang2020;Park

2023):
(27)

m
we-l

tto
papo

kathiwus-ko
iss-ni?

what- ACC
again

idiot
like

sm
ile-conn

cop-que
‘W

hyareyou
laughinglikean

idiotagain?’
(≈
‘You

shouldn’tlaugh
likean

idiot.’)
To

accountforthisreading,IadoptH
an’s(2002)analysisforrhetoricalquestions,

accordingto
which

awh-phrasein
rhetoricalquestionsism

apped
onto

anegative
quantifier;in

otherwords,assketched
in
(28),thevalueofarhetoricalwh-phrase

denotesan
em

ptyset.
(28)

a.
W

ho
knows?

b.
¬∃(x)[person

(x)&
knows(x)]→

N
obodykn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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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H

PSG
-based

view

Im
plication:surprise-disapprovalm

we-l(2)

Buildingon
H
an’sview,Isuggestthatm

we-lin
caseslike

(27)ism
apped

onto
a

negativequantifier,i.e.,noreason(x).
Th

em
eaningof(27)would

besom
ethinglikethefollowing:

(29)
¬∃x[reason

(x)&
sm

ile(y,like.an
.idiot,again

,forx)]
=

Th
ereisno

reason
thatyou

sm
ilelikean

idiotagain.
=

You
shouldn’tsim

ilelikean
id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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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m

ary

Sum
m

ary

Ihaveproposed
that‘why’-like

‘what’in
Korean

isused
asam

irativitystrategyin
thatitexpressesspeakersurpriseand/orunexpectednesstowardsthesalient
event.
Th

enon-argum
entalm

we-lisassum
ed

to
haveundergonegram

m
aticalization

into
areason

adverb
with

m
irativeforce.

Ihavesketched
an

H
PSG

-based
approach

in
which

them
irativewh-word

takesa
contextuallysalientproposition

asitssem
anticargum

ent,yieldinga
‘why’-like

interpretation
asitsat-issuecontent,alongsidethenot-at-issuem

irativ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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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of the talk 
1 Introduction 
2 Background 
 2.1 Asymmetric ATB wh-questions 
 2.2 Previous analyses 
 2.3 Locus of a pivot in left-node-raising 
 2.4 D-linking 
3 Experiment 
4 Discussion 
5 Conclusion 
 
1 Introduction 
 
Aim 
(1) a. to investigate the case-mismatching property of Korean ATB wh-questions 
 b. to investigate the D-linking property of Korean ATB wh-questions 
 
Ross (1967): the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CSC)  
(2) Across-the-board (ATB) extraction can evade the CSC.  
 a. *Who did [John love __ and Bill hate Susan]? 
 b. Who did [John love __ and Bill hate __ ]? 
 
(3) The morphological case of a wh-filler in ATB wh-questions must match across all the 

conjuncts (Citko 2005a). 
(4) a. Co   Jan lubi  __ i  Maria uwielbia  __? 
   whatAcc Jan likesAcc   and Maria adoresAcc 
   ‘What does Jan like and Maria adore?’ 
 b. *Co   Jan lubi  __ i  Maria nienawidzi __? 
   whatAcc Jan likesAcc   and Maria hatesGen 
   ‘What does Jan like and Maria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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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  
(5) Does Korean permit a case mismatch between wh-fillers under ATB dependency? 
(6) 누구에게Dat 존이 __ 꽃다발을 주고Dat, 메리가 따뜻하게 __ 맞이했니Acc? 
 
Pesetsky (1987): D(iscourse)-linking 
(7) The distinction between D-linked and non-D-linked wh-phrases has been claimed to have 

an important consequence for the syntax of wh-dependency.  
 
Ross (1967): island effect, a wh-island 
(8) a. *What do you wonder [who solved __ ]? 
 b. What do you think [that John solved __ ]? 
 
(9) Island effects are thought to be less strong when the wh-phrase is D-linked (Rizzi 1990). 
(10) ?Which problem do you wonder [who solved __ ]? 
 
<Issue 2>  
(11) Does D-linking have an amelioration effect on the case-mismatch in Korean ATB wh-

questions? 
(12) a. D-linking generally reduces the impact of grammatical rule violations. →  
 b. D-linking might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case-mismatched ATB wh-questions. 
(13) a. 어느 나라의 학생에게 존이 __ 꽃다발을 주고,  
   메리가 따뜻하게 __ 맞이했니? 
 b. 어느 나라의 학생에게 메리가 따뜻하게 __ 맞이하고, 

 존이 __ 꽃다발을 주었니? 
 
2 Background 
 
2.1 Asymmetric ATB wh-questions 
 
analysis of ATB wh-movement  
(14) [CP wh <wh> C [&P [TP <wh>] & [TP <wh>]]] 
  
 
(15) In (14), the two distinct wh-phrases are moved out of each conjunct and one of them is 

deleted at the PF level. This deletion should be mandatory, which is unusual given that PF 
deletion is optional.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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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unn (1993, 2001): ATB wh-questions as a form of parasitic gap constructions 
(17) One conjunct undergoes wh-movement while the other conjunct undergoes null operator 

(Op) movement, with both movements being part of a Boolean Phrase (BP). 
(18) [CP wh C [TP <wh> [BP Op B [TP <Op> ]]]] 
   
 
(19) According to Munn (1993, 2001) and Citko (2005b), the identification of the null operator 

with the overt operator is enabled by the overt operator’s licensing of the null operator, 
which necessitates case agreement (cf. Franks 1993).  

(20) It is thus likely that the different case morphology between the overt wh-operator and the 
null operator lowers the acceptability of ATB wh-questions.  

 
(21) This case agreement is not mandatory in all instances, as it is possible to have case 

mismatches between the licenser and the null operator in relative clauses or tough 
constructions, unlike in ATB dependency: 

(22) a. The manNom [OpAcc Mary is seeing __ ] is my brother.  
 b. JohnNom is easy [OpAcc PRO to please __ ]. 
 
symmetric reconstruction in coordinate structures 
(23) The wh-filler of ATB questions cannot cross over a coindexed pronoun that appears in both 

conjuncts. 
(24) The ungrammatical status of (25) suggests that the principle of strong crossover 

necessitates the ATB-moved wh-filler to be reconstructed symmetrically into both 
conjuncts. 

(25) a. *[Whose1 mother] did [we talk to __ ] and [he1 never visit __ ]? 
 b. *[Whose1 mother] did [he1 never visit __ ] and [we talk to __ ]?  (Citko 2005b: 492) 
 
(26) Asymmetric reconstruction occurs when there is reconstruction into the first conjunct but 

not into the second conjunct with respect to Principle C as in (27). 
(27) a. Which picture of John1 did Mary like and he1 dislike?  
 b. *Which picture of John1 did he1 like and Mary dislike?  
(28) a. LF: [past] Mary like <which picture of John1> and he1 dislike  
 b. LF: [past] he1 like <which picture of John1> and Mary dislike 
(29) As shown in (28a), (27a) is expected to be grammatical because the fronted wh-filler is 

reconstructed into the first conjunct. However, (27b) is not grammatical because it violates 
Principle C when the fronted wh-filler is reconstructed into the first conjunct as in (28b).  

(30) In short, reconstruction may occur only into the first conjunct but cannot only into the 
second conju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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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revious analyses 
 
three different analyses of ATB wh-questions 
(31) a. sideward movement analysis 
 b. multidominance analysis 
 c. parasitic gap analysis 
 
(32) Nunes (2004) presents an analysis that permits a constituent to move into an unconnected 

treelet via a copy operation. 
(33) a. Which book did John like and Mary hate? 
 b. which book did [&P [John like <which book>] and [Mary hate <which book>]] 
 

wh-movement     sideward movement 
(34) For the purpose of linearization, the two copies (i.e., one within the first conjunct and the 

other within the second conjunct) of the wh-operator should be deleted via chain reduction.  
 
(35) Citko (2005a, 2005b) attempts to explain ATB dependency through a multidominance 

structure.  
(36) For the purpose of linearization, the multidominated element must move overtly to a higher 

position outside the coordination site, obeying Kayne’s (1994) Linear Correspondence 
Axiom. 

(37) Which book did John like and Mary hate? 

   

 
(38) Problem: Munn’s sideward movement analysis (Munn 2001) and Citko’s (2005b: 493) 

multidominance analysis cannot account for the asymmetric reconstruction effect in (27), 
because both analyses predict symmetric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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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Munn’s (2001) parasitic gap analysis may explain the asymmetric reconstruction effect in 
ATB wh-questions.  

(40) a. The second conjunct is adjoined to the first, forming a Boolean structure.  
 b. The two coordinated conjuncts may have separate gaps as in (41). 
(41) Which book did [TP [TP John like __ ] [BP Op and [TP Mary hate __ ]]]? 
(42) Under this analysis, there is an overt operator (i.e., which book) movement, leaving a gap, 

within the first conjunct and there is a covert operator (i.e., Op) movement, leaving a 
distinct gap, within the second conjunct.  

(43) As a result, only the first conjunct is affected by the reconstruction of the wh-filler because 
the wh-filler originated within the first conjunct and never existed in the second conjunct. 

 
2.3 Locus of a pivot in left-node-raising 
 
English right-node-raising (RNR) constructions 
(44) John wrote, and Mary read a book. 
 
(45) Chung (2010) reports that Korean has a mirror image of RNR, which is called left-node-

raising (LNR). 
(46) 책을 존은 쓰고, 메리는 읽었다. 
  
(47) According to the symmetric approach, the pivot was subcategorized by both conjunct 

predicates.  
(48) Chung (2010) explores a multidominance account of LNR, adopting Citko’s (2005a, 

2005b) theory of multidominance. 
(49) 

   
(50)The multidominated pivot in (49), which naturally captures the case-matching requirement, 

was base-generated as the argument of each pre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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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Problem: Kim et al.’s (2020) experimental findings show that the case-matching 
requirement may be obviated as long as the case of the LNRed pivot is licensed in the first 
conjunct. 

(52) a. 메리에게 오빠가 꽃다발을 주고, 엄마가 따뜻하게 맞이했다. 
 b. *메리에게 엄마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오빠가 꽃다발을 주었다. 
(53) The multidominance approach would invariably predict that both (52a) and (52b) are ill-

formed. 
 
(54) This first-conjunct-sensitivity of case-licensing in LNR could pose a dilemma for the 

multidominance approach (Chung 2010; Nakao 2010).  
(55) scrambling-plus-pro analysis of LNR: derivation of (52a) 
  Mary1-Dat [brother-Nom     t1  flowers-Acc  giveDat] 
       [mom-Nom  warmly pro       welcomedAcc] 

 
(56) The scrambling-plus-pro account would be better than the multidominance account with 

respect to the case-mismatching property in Korean LNR.  
(57) We will show that the first-conjunct case-licensing preference of the pivot in LNR can be 

carried over to ATB wh-dependency in Korean. 
 
2.4 D-linking 
 
(58) bare wh-phrases vs. D-linked wh-phrases 
(59) The wh-island violation in (60b) is somehow repaired. 
(60) a. *What do you wonder [who solved __ ]? 
 b. ?Which problem do you wonder [who solved __ ]?  
 
Syntactic approach to D-linking and islands 
(61) Island violations like (60a) are unacceptable due to a syntactic issue.  
(62) According to Rizzi (1990), the dependency between the filler what and its gap site in (60a) 

violates a fundamental property of syntax called relativized minimality. 
 
(63) However, D-linked wh-phrases share similarities with fronted topics, which are not 

affected by relativized minimality effects.  
(64) If D-linked wh-phrases are interpreted as topics, they should be able to bypass the 

relativized minimality requirement, which would increase their acceptability. 
 
Working memory approach to D-linking and islands 
(65) The reason for unacceptability of island violations like (60a) is due to limitation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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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memory (Goodall 2015; Kluender and Kutas 1993, etc.).  
(66) The filler what must be held in working memory until it can be reintegrated into the 

structure at the gap site in the embedded clause. This is difficult because maintaining the 
filler what in working memory, while processing a clause boundary and the intervening 
filler who, overwhelms the limited capacity of the processor.  

(67) Thus, reintegration of the filler what is less likely to succeed and the sentence is perceived 
as unacceptable.  

 
(68) However, when the filler is D-linked as in (60b), it requires more initial processing due to 

the presence of lexical material, which gives the filler which problem a higher level of 
initial activation in working memory.  

(69) This enables the filler which problem in (60b) to survive more successfully until it can be 
reintegrated at the gap site.  

 
fundamental divergence 
(70) Both approaches assign unique properties to D-linked fillers, but only the working memory 

approach would expect these properties to enhance acceptability even when there is no 
island violation present.  

(71) In contrast, the syntactic approach does not anticipate the effect on acceptability outside 
of island environments.  

(72) a. Working memory approach: D-linking will increase acceptability in both well-formed 
and ill-formed contexts. 

 b. Syntactic approach: D-linking will increase acceptability only in ill-formed contexts. 
 
(73) No one has investigated whether D-linking affects the acceptability of case-mismatch 

violations in ATB wh-dependency. 
 
3 Experiment 
 
hypothesis 
(74) In Korean ATB wh-questions, the acceptability of case-mismatching of wh-fillers is 

dependent on (a) and (b). 
 a. locus of a conjunct       →  LOCUS 
 b. D-linking status of a wh-filler   →  FILLER 
 
prediction 
(75) a. The first-conjunct case-licensing (i.e., the second-conjunct case-mismatch) will be 

more acceptable than the second-conjunct case-licensing (i.e., the first-conjunc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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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match) in that the wh-filler has an exclusive dependency with the first conjunct.  
 b. The D-linked wh-filler will be more acceptable than the bare wh-filler due to the 

amelioration effect of the former. 
 
3.1 Participants, materials, and design 
 
(76) 43 self-reported native Korean speakers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 university  
 mean age of 21.93 years 
 course credit 
 online experiment  
 completed within 10 minutes 
 three outliers 
 responses from 40 participants (10 from each of the four lists)  
 
2 × 2 design, crossing LOCUS and FILLER 
(77) a. [1st | D-linked] 
   어느 나라의 교환학생에게 존이 꽃다발을 주고,  
   메리가 따뜻하게 맞이했니? 
 b. [2nd | D-linked] 
   어느 나라의 교환학생에게 메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존이 꽃다발을 주었니? 
 c. [1st | Bare] 
   누구에게 존이 꽃다발을 주고,  
   메리가 따뜻하게 맞이했니? 
 d. [2nd | Bare] 
   누구에게 메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존이 꽃다발을 주었니? 
 
(78) 16 sets of experimental conditions 
 4 lists, a Latin square design  
 1 list = 16 experimental items + 48 filler items = 64 sentences 
 
3.2 Procedure 
 
(79) PCIbex (Zehr and Schwarz 2018) 
 1-7 Likert scale 
 16 gold standard filler items (1 for bad, 7 for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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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of-the-squared-differences value 
 two standard deviations from the mean → excluded from analysis 
 
3.3 Data analysis 
 
(80) z-scores to eliminate potential scale biases between participants  
 linear mixed-effects (regression) models  
 maximally convergent random effect structure with participant and item 
 
3.4 Results 
 
(81) 40 participants, which equates to a total of 640 tokens for the four conditions 
 
(82) Figure 1. Mean acceptability scores for the experiment (error bars = SE) 

   

 
(83) Table 1. Fixed effects summary of the experiment 

 Estimate SE t p 
(Intercept)  0.209 0.091  2.296 * 
LOCUS −0.176 0.088 −2.011 * 
FILLER −0.110 0.084 −1.313 0.194 
LOCUS:FILLER −0.286 0.097 −2.945 ** 

 *p < 0.05, **p < 0.01, ***p < 0.001 
 
(84) Table 2. Post-hoc pairwise comparisons (emmeans)  

Contrast Estimate SE t p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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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1st | D-linked] - [1st | Bare] 0.110 0.084 1.313 1.000 
bd [2nd | D-linked] - [2nd | Bare] 0.396 0.084 4.744 *** 

 
4 Discussion 
 
(85) aim: to investigate how case-mismatching and D-linking of wh-fillers affect the 

acceptability of ATB wh-questions 
 
(86) two main findings 
 a. The [1st] condition was more acceptable than the [2nd] condition when wh-fillers were 

bare. 
 b. D-linking of wh-filler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acceptability of the [2nd] 

condition. 
 
(87) These findings contradict the prediction of the working memory approach to D-linking 

effects. The working memory approach proposes that the increased acceptability of D-
linked fillers is due to easier retention in working memory and reintegration at the gap site, 
which should lead to higher acceptability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case-mismatched 
gaps.  

(88)Howev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working memory approach is incorrect, 
providing support for the syntactic approach. According to the syntactic approach, the D-
linking effect is not related to working memory, and the case-mismatch effect is caused by 
a separate mechanism. 

 
(89) The case-mismatch property observed in Korean ATB wh-questions can be explained by 

using the parasitic gap approach (Munn 1993, 2001). 
(90) a. [1st | D-linked] 
   [CP which NPDat [TP __ giveDat]   [BP OpAcc [TP __ welcomeAcc]]] 
 b. [2nd | D-linked] 
   [CP which NPDat [TP __ welcomeAcc] [BP OpAcc [TP __ giveDat]]] 
 c. [1st | Bare] 
   [CP whoDat   [TP __ giveDat]   [BP OpAcc [TP __ welcomeAcc]]] 
 d. [2nd | Bare] 
   [CP whoDat   [TP __ welcomeAcc] [BP OpAcc [TP __ giveDat]]] 
(91) a. syntactically well-formed 
 b. syntactically ill-formed   → improved via D-linking 
 c. syntactically well-formed 
 d. syntactically ill-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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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In (90a) and (90c), both of which were well-formed, the morphological case of the wh-

fillers was licensed by the first-conjunct predicate before the wh-operator was moved to 
Spec of CP. In the second conjunct, a null operator movement took place, and the case of 
the trace/copy was licensed by the second-conjunct predicate. 

 
(93) Moving on to (90b) and (90d), these examples were ill-formed because the morphological 

case of the wh-fillers was not licensed in the first conjunct, which was their origin.  
(94) Surprisingly, however, the acceptability of (90b) was significantly improved via D-linking 

in comparison to that of (90d). 
 
(95) finding: The [1st | D-linked] condition was not significantly more acceptable than the [1st 

| bare] condition (mean: 0.209 vs. 0.099).  
(96) According to the syntactic approach, the amelioration effect of D-linking only comes into 

play as a last resort when the acceptability of the construction is degraded due to the 
violation of certain grammatical principles. This is what happened in (90b) where the case 
of the D-linked wh-filler was not licensed in the first conjunct.  

(97) D-linking is a process that occurs during sentence processing, and it helps the parser to 
access and integrate D-linked fillers at the ungrammatical gap site. This ease of processing 
led to elevate the acceptability of (90b).  

(98) In short, the finding that D-liking elevates the acceptability of only the ill-formed, but not 
the well-formed, Korean ATB wh-questions, supports the syntactic approach to D-linking. 

 
alternative to the parasitic gap analysis 
(99) Salzmann’s (2012) asymmetric extraction-plus-ellipsis analysis: Two different operators 

exist separately in each conjunct of ATB wh-constructions: the first operator moves, and 
the second undergoes ellipsis.  

(100) Following Aelbrecht (2009), Salzmann argues that the E-feature (Merchant 2001), 
which is responsible for ellipsis, is licensed through reverse Agree (cf. Chomsky 2000) by 
a c-commanding & in ATB dependency.  

(101) The ellipsis licenser & can check off the uninterpretable feature of any E-marked 
constituent, as shown in (103). 

(102) Salzmann claims that a licenser can license the ellipsis of several constituents bearing 
an E-feature (cf. Hiraiwa’s (2005) multiple feature checking). 

(103) a. Which book did John like and Mary hate? 
   b. [&P &[F] [TP Mary <did>[E, uF] [vP <which book>[E, uF] hate]]]   
 
(104) Problem: This analysis seems to be difficult to explain the acceptability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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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slightly-degraded case-mismatched ATB construction in (77c), repeated 
below as (106), and the fully-acceptable case-matched regular ATB construction in (107).  

(105) It would permit the case mismatch in (106) since the operator in the second conjunct 
will have moved successive-cyclically up to Spec of vP and will thus be a possible target 
for deletion. 

(106) 누구에게 존이 꽃다발을 주고,   
   [&P [TP 메리가 따뜻하게 <누구를>[E, uF] 맞이했니] &[F]]? 
(107) 누구에게 존이 꽃다발을 주고,    
   [&P [TP 메리가 <누구에게>[E, uF] 와인을 선물했니] &[F]]? 
 
(108) Recall that our experimental finding revealed that the acceptability of the case-

mismatched ATB construction in (106) is somewhat degraded.  
(109) Similarly, the bona fide (i.e., case-matched) ATB construction in (107) is predicted to 

be well-formed and grammatical.  
(110) This analysis, therefore, has to resort to a rather unorthodox mechanism to explain the 

contrast between (106) and (107). 
 
(111) As previously mentioned, the parasitic gap analysis focuses on how the null operator 

(in the second conjunct) is identified through the presence of the overt operator (in the first 
conjunct).  

(112) This identification happens because the overt operator licenses the null operator, 
requiring case agreement as pointed out by Franks (1993) and Munn (1993, 2001). 

(113) Indeed, the variation in case forms between the overt wh-operator and the null operator 
seems to contribute to a reduced level of acceptability in ATB wh-questions when there is 
a lack of case agreement.  

(114) This sheds light on the difference between examples (106) and (107) without requiring 
extra conditions. 

 
5 Conclusion 
 
(115) We have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case-(mis)matching and D-linking in ATB wh-

questions in Korean via an acceptability judgment experiment.  
 
(116) The findings indicated that it is acceptable to have a case-mismatch with bare wh-fillers 

as long as their grammatical case is licensed in the first conjunct.  
 
(117)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first-conjunct case-mismatch of bare 

wh-fillers (i.e., the [2nd | bare] condition) lowers acceptability ratings, whereas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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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 case-mismatch of D-linked wh-fillers (i.e., the [2nd | D-linked] condition) does 
not result in the same amount of decrease in acceptability.  

(118) Under the parasitic gap account, this outcome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case 
of the wh-filler must be licensed by the first-conjunct predicate, and the case of the null 
operator can be licensed by the second-conjunct predicate.  

 
(119) We concluded that bare wh-fillers in Korean ATB dependency can have a case-

mismatch as long as their morphological case is licensed in the first conjunct.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D-linking only increases the acceptability of sentences when the gap is 
not grammatically licensed, thus lending support to the syntactic approach over the 
working memory approach to D-linking. 

 
Selected references 
 
Aelbrecht, Lobke. 2009.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The syntactic licensing of 

ellipsis. Brussels, Belgium: University of Brussel dissertation. 
Baayen, Rolf H., Douglas J. Davidson & Douglas M. Bates. 2008. Mixed-effects modeling 

with crossed random effects for subjects and item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9(4). 390–412. 

Barr, Dale J., Roger Levy, Christoph Scheepers & Harry J. Tily. 2013. Random effects 
structure for confirmatory hypothesis testing: Keep it maximal.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68(3). 255–278.	

Bates, Douglas, Martin Mächler, Benjamin M. Bolker & Steven C. Walker. 2015. Fitting 
linear mixed-effects models using lme4.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67(1). 1–48. 

Chomsky, Noam.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Roger Martin, David 
Michaels & Juan Uriageraka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89–155. Cambridge, MA: MIT Press. 

Chung, Daeho. 2010. Left node raising as a shared node raising. Studies on Generative 
Grammar 20(1). 549–576. 

Citko, Barbara. 2005a. ATB wh-movement and the nature of Merge. In Makoto Kadowaki 
and Shigeto Kawahara (eds.), Proceedings of the 33th Annual Meeting of the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87–102. Charleston, SC: BookSurge Publishing. 

Citko, Barbara. 2005b. On the nature of merge: External merge, internal merge, and parallel 
merge. Linguistic Inquiry 36(4). 475–496. 

Franks, Steven. 1993. On parallelism in across-the-board dependencies. Linguistic Inquiry 
24(3). 509–529. 

Goodall, Grant. 2015. The D-linking effect on extraction from islands and non-islands. 
Frontiers in Psychology 5 (Article 1493). 1–11. 

190



 
 

14 

Hiraiwa, Ken. 2005. Dimensions of symmetry in syntax: Agreement and clausal architecture. 
Cambridge, M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dissertation. 

Kayne, Richard.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Kim, Jeong-Seok, Yunhui Kim and Duk-Ho Jung. 2020. Case-mismatches in Korean left-

node-raising: An experimental study. 언어연구, 37(3), 499–529. 
Kluender, Robert & Marta Kutas. 1993. Subjacency as a processing phenomenon.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 8(4). 573–633. 
Kuznetsova, Alexandra, Per B. Brockhoff & Rune H. B. Christensen. 2017. LmerTest 

package: Tests in linear mixed effects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82(13). 1–
26. 

Lenth, Russell, Henrik Singmann, Jonathon Love, Paul Buerkner & Maxime Herve. 2018. 
Emmeans: Estimated marginal means, aka least-squares means (Version 1.4.6) [R 
package]. Retrieved September 1, 2023, from https://CRAN.R-
project.org/package=emmeans. 

Merchant, Jason. 2001. The syntax of silence: Sluicing, islands, and the theory of ellip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unn, Alan. 1993. Topics in the syntax and semantics of coordinate structures. College Park, 
MD: University of Maryland dissertation.  

Munn, Alan. 2001. Explaining parasitic gap restrictions. In Peter W. Culicover & Paul M. 
Postal (eds.), Parasitic gaps, 369–392. Cambridge, MA: MIT Press. 

Nakao, Chizuru. 2010. Japanese left node raising as ATB scrambling. In Proceedings of the 
33rd Annual Penn Linguistics Colloquium, U. Pen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6(1). 156–165. 

Nunes, Jairo. 2004. Linearization of chains and sideward movement. Cambridge, MA: MIT 
Press. 

Pesetsky, David. 1987. Wh-in-situ: movement and unselective binding. In Eric Rueland & 
Alice ter Meulen (eds.), The representation of (in)definiteness, 98-129. Cambridge, MA: 
MIT Press. 

R Core Team. 2020.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Version 
3.6.3) [Computer software]. Vienna, Austria: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Rizzi, Luigi. 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A: MIT Press. 
Ross, John R.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Cambridge, M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dissertation. 
Salzmann, Martin. 2012. Deriving reconstruction asymmetries in across the board movement 

by means of asymmetric extraction + ellipsis. In Peter Ackema, Rhona Alcorn, Caroline 
Heycock, Dany Jaspers, Jeroen van Craenenbroeck & Guido Vanden Wyngaerd (eds.), 
Comparative Germanic syntax: The state of the art, 353–385. Amsterdam: John 
Benjamins. 

191



 
 

15 

Schütze, Carson T. & Jon Sprouse. 2013. Judgment data. In Robert J. Podesva & Devyani 
Sharma (eds.), Research methods in linguistics, 27–50.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Sprouse, Jon, Troy Messick & Jonathan David Bobaljik. 2022. Gender asymmetries in 
ellipsis: An experimental comparison of markedness and frequency accounts i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58(2). 345–379. 

Zehr, Jérémy & Florian Schwarz. 2018. PennController for internet based experiments 
(IBEX). September 1, 2023, from https://doi.org/10.17605/OSF.IO/MD832. 

 
 
 

192



 

Session 8 

193



개념적 접근성의 언어적 표현
당장 까지 갈 것도 없이 만 해도를 중심으로- ‘ ’, ‘(~ ) ’, ‘~ ’

이의종(( ) )前東京大

언어 현상 소개1.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언어 단위는 개념적 접근성 의 정‘ (conceptual accessibility)
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메타담화 표지 이다 먼저 해당 언어 (metadiscourse markers)’ . 
단위를 소개한 뒤에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다음 예문에서 만 해도 만 봐도 의 의미 . ‘ ’, ‘ ’
기능을 음미해 보자.

(1) 가 미국에서 결식 대학생이 새로운 사회 교육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 템플대. . 
학교의 사라 골드릭 랍 교수에 따르면 뉴욕의 경우만 해도 이년제 초급대학 학 
생의 삼십퍼센트와 사년제 대학생의 이십이퍼센트가 빈곤으로 인한 결식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구어. ( , ｢ ｣
SARW1800000347)

나 기자 고등학생 이학년 나영이는 또래보다 조금 통통한 체격입니다 마른 몸. A( ): . 
을 원하지만 쉽게 살이 빠지지 않자 결국 부모님 몰래 다이어트 약을 먹고 있습
니다. / B: 주위에 친구들만 봐도 다 날씬하고 하니까 저도 살은 빼고 싶은데 시 
간도 없고 운동하기도 싫고 해서 다이어트 약을 먹게 됐어요 국립국어원 모두. ( ｢
의 말뭉치 구어 , SARW1800000526)｣

예문 가 나 에서 밑줄 친 만 해도 만 봐도 는 어떤 의미를 담당하는가 첫째로 우선 (1 , ) ‘ ’, ‘ ’ ? , 
무엇보다도 이들은 를 예로 들면 쯤으로 환언될 수 있는 예시 도입의 기능을 한다 가, ‘~ ’ . 
령 가 의 밑줄 친 부분은 뉴욕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과 의미가 비슷하다 둘째로 그 뉘앙(1 ) ‘ ’ . , 
스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만 해도 만 봐도 는 이 예시가 화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 ’, ‘ ’ ( ) ‘
쉽게 떠오르는 것 내지 청자 입장에서 가장 친숙하고 쉽게 수용되는 것 임을 표시하고 / ’ ( ) ‘ ’
있다고 생각된다 가령 가 의 밑줄 친 부분을 화청자 사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으로 . (1 )
바꿔 넣으면 예컨대 아이오와 주 스콧 카운티만 해도 로 무척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다( ‘?? ’ ) . 
이 담화 맥락에서 뉴욕 은 가능한 예시 중 화청자에게 가장 친숙한 미국의 도시이기 때문‘ ’
에 도입되었고 이 예시가 가능한 예시 중 화청자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 

194



만 해도 가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 .
이번에는 다음 예문의 당장 의 의미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자‘ ’ .

(2) 가 죄인을 . 당장 대령하거라 여러 말 할 것 없고 지금  . / 당장 출발해라 우리가  . /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 (< >)

나 십 년 전에 처음 웹툰이라는 거 시작하실 때 이런 인기를 좀 예상 하셨습니. A: 
까?
어우 그 당시에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네 조금 인식이 지 B: (A: .) 
금 하고는 많이 달랐죠 네네 제가 연재할 당시 이제 대학교 일 학년 갓 . (A: .) 
신입생이었는데 아 그때만 해도 이제 내가 웹툰을 그린다 웹툰작가다라(A: ) 
고 하면 주변에서 그거 하고 돈 받아라는 어 의아한 반응을 먼저 보였었(A: ) 
구요 네네 그리고 . (A: .) 당장 저희 어머니만 해도 이제 그거 취미로 하는 거 
지 취업할 거지라고.

예문 가 나 에서 당장 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 가 의 당장 은 사전에서도 그 뜻(2 , ) ‘ ’ ? (2 ) ‘ ’
풀이를 찾을 수 있는 익숙한 시간 부사 당장 이다 당장 의 사전 뜻풀이는 부사 이 자리‘ ’ . ‘ ’ ‘[ ] 
에서 바로 명사 무슨 일이 생긴 바로 그 자리 또는 그때 이상 고려대 이다 가 의 ’, ‘[ ] . .’( < >) . (2 )
당장 은 부사로 쓰인 이 자리에서 바로 의 용례이다 한편 나 의 당장 은 사전에 풀이된 ‘ ’ ‘ ’ . (2 ) ‘ ’
시간적인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고,1) 만 해도 와 호응하여 여기에서 드는 예시 어머니 ‘ ’ , (‘ ’)
가 화자 또는 청자 이 문맥에서는 화자일 것이다 에게 정서적으로 친숙한 또는 시공간적으( ) , 
로 가까운 존재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는 다음 예문의 갈 것도 없이 류를 보자‘ ’ .

(3) 가 방금 인제 외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 . 그 시절까지 갈 것도 없이요. 양지운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정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에스비에스에 뭐 세. 
상에 이런 일이 생활에 달인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구어( , ｢ ｣
SBRW1900015332)

나. 멀리 외국까지 나갈 것도 없이 경쟁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어떤 여자 호스트는  
명품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품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를 . 
취급한 것도 아닌데 그녀의 말에는 전문가 이상의 믿음이 실립니다 국립국어원 . (
모두의 말뭉치 구어 , SERW1900074078)｢ ｣

1) 나에서 화자와 어머니가 대화한 시점은 발화 시점보다 과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라는 뜻풀이의 의미 항목은 적 (2 ) ‘ ’
용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생긴 바로 그 자리 또는 그때 를 적용한다면 시제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이 해석이 강제되지는 . ‘ . .’
않는다 예컨대 화자의 어머니가 바로 그때 말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넌지시 말했을 수도 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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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가 나 에서 갈 것도 없이 류의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당하는가 이 때의 갈 것도 (3 , ) ‘ ’ ? ‘
없이 류 표현은 축자적으로 이동 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태여 생소한 예를 들’ ‘ ’ , ‘
지 말고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가 는 성우 양지운 씨의 활동 경력를 주제’ . (3 )
로 한 발화인데 그의 왕성한 활동을 설명하는 데에 시간적으로 먼 과거의 일인 외화 더, ( ) ‘
빙 의 예보다는 최근의 방송인 세상에 이런 일이 생활의 달인 의 예를 드는 것이 담’ ( TV ) ‘ ’, ‘ ’
화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을 표현한다.
이상에서 검토한 예들은 화자가 설명이나 논증을 위해 예시나 예화를 들 때 그 예가 화, 
청자에게 각별히 친숙하거나 시공간적으로 가깝거나 이해하기 쉬운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 , 
표시해 주는 언어 표현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역할을 개념적 접근성의 정도. ‘
를 표시하는 메타담화 표지 기능이라고 파악하고 이들의 구문적 의미적 담화적 특성에 ’ , , ,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개념적 접근성과 언어 현상2. 

개념적 접근성 은 어떤 잠재적 지시체의 심적 표상이 기억 속(conceptual accessibility) ‘
에 활성화되거나 기억으로부터 인출되기 쉬운 정도2) 로 정의되’(Bock and Warren 1985)
는 심리학적 개념이다 기억되어 있는 대상들 사이의 개념적 접근성의 차이는 언어에 반영. 
될 수 있는바 이 반영의 양상도 언어 연구의 한 테마가 되어 왔다 그간의 언어 연구에서 . 
개념적 접근성 개념은 주로 어순이나 통사 구조상의 위치와 관계되어 탐구되었다 개념적 . 
접근성이 높은 대상을 지시하는 표현이 어순상 앞 자리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통사 , 
구조상 상위 가령 목적어보다는 주어 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힌 연구가 기존 ( , )
연구의 다수를 이룬다(Bock and Warren, 1985; Tanaka, 2003; Christianson and 

남윤주 외 등 이들 기성 연구에서 개념적 접근성의 정도는 주로 Ferreira, 2005; , 2018 ). 
유정성 담화적 지위 구정보 신정보성(Bock and Warren, 1985; Tanaka 2003), ( / ; 

명사구의 길이 등과 상호Ferreira and Yoshita, 2003), (Yamashita and Chang, 2001) 
작용하여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우리의 연구 대상도 깊은 층위에서는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을지 모르
나 현 단계에서는 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섬세히 고려하여 설명할 만한 현상은 발견되지 , 
않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접근성을 간단히 화청자에게의 시공간적 인접성. , 
정서적 친숙성 개념적 평이성이 뭉뚱그려진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개념적 접근성의 , 
정도와 연관된 세부 요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는 않기로 한다.

개념적 접근성 표현의 담화적 지위와 가치3. 

2) “conceptual accessibility is the ease with which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some potential referent can be activated in or 
retrieved from memory.” (Bock and Warren 1985:50)

196



우리는 만 해도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등을 담화 텍스트론적 측면에서 메타담‘ ’, ‘ ’, ‘( ) )’ /
화 표지 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본절에서는 메타담화론의 지평에(metadiscourse marker) . 
서 이들을 어떤 부류의 메타담화 표지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담화적 동기에 , 
의해 이들이 형성되고 사용되는지 생각해 본다.
메타담화는 전통적으로 화제 외적 언어 자료‘ (non-topical linguistic 

명제적 정보를 첨가하지 않고 저자의 존재를 시사하는 언material)’(Lautamatti, 1978), ‘
어 자료(the linguistic material which does not add propositional information but 

구어 및 문어 텍스which signals the presence of an author)’(Vande Kopple, 1985), ‘
트에서 명제적 내용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되 청자 및 독자가 주어진 정보를 조직하고 해
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돕도록 의도된 언어 자료’(Crismore et al., 1993)3) 등으로 정의되 
었고 최근에는 전통적 정의를 집대성한 의 텍스트 안에서 상호작용적 의, Hyland(2005:37) ‘
미를 협상하는 데 쓰이는 자기성찰적 표현들을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로서 필자 화자 가 개, ( )
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독자와 관계맺는 것을 돕는다 는’ 4) 정의 
가 두루 통용된다 즉 메타담화는 텍스트의 명제 내용적인 정보를 넘어서서 텍스트의 진행. , 
구조 텍스트 생산자의 관점 및 감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표현들의 통칭이라고 할 수 , 
있다 에 따르면 메타담화의 기능은 크게 상호적 인 것과 상호작. Hyland(2005) (interactive)
용적 인 것 둘로 나뉜다 에서 분류한 메타담화 자원의 기능적 (interactional) , . Hyland(2005)
하위 범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의 메타담화 자원 하위 범주< 1> Hyland(2005:48-54) 5)

3) “Linguistic material in texts, written or spoken, which does not add anything to the prepositional content but that is intended 
to help the listener or reader organize, interpret and evaluate the information given.” (Crismore et al., 1993:30)

4) “Metadiscourse is the cover term for the self-reflective expressions used to negotiate interactional meanings in a text, assisting 
the writer (or speaker) to express a viewpoint and engage with readers as members of a particular community.” (Hyland 
2005:37)

5) Hyland(2005:48)의 Table 1을 간략화한 것이다 번역어는 강영란 을 따른다. (2021) .

범주 대분류( ) 범주 소분류( ) 예

상호적

(Interactive)

접속표지

(Transitions)
in addition; but; thus; and

틀 표지

(Frame Markers)
 finally; to conclude; my purpose is

내부지시 표지

(Endophoric 

Markers)

noted above; see Fig; in section 2

외부 참조

(Evidentials)
according to X; Z states

어구 해설

(Code Glosses)

namely; e.g.; such as; in other 

words
상호작용적 헤지 표현 might; perhaps; possibl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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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분류 체계 내에서 우리의 표지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 
의 표지들은 앞이나 뒤의 어구가 설명이나 논증을 위한 예시임을 표시하는 기능,6) 그리고  
그 예시가 개념적 접근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데 이 두 기능은 모, 
두 위의 체계에서 어구 해설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Code Glosses) .7)

이러한 개념적 접근성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어구 해설 요소의 담화적 기능이 
무엇인지 또 어떤 동기에 의해 이러한 요소가 발달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된 바가 없는 듯하다 우리는 이들의 담화적 기능 및 발달 동기를 시론적으로 몇 가지 생각. 
해 보기로 한다.
첫째 개념적 접근성의 명시적 표현은 그것이 청자에게 친숙한 예라는 것을 강조하여 청, 
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호소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4) 방금 인제 외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 그 시절까지 갈 것도 없이요 양지운 씨 .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정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에스비에스에 뭐 세상에 . 
이런 일이 생활에 달인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구어( , SBRW1900015332)｢ ｣

위 예의 그 시절까지 갈 것도 없이요 에서는 화자가 화제로 놓인 인물 성우 양지운 씨‘ ’ ( )
의 활동상에 대해 진술하는 데에 과거의 외화 와 최근의 방송 가운데 최근의 방송‘ ’ ‘ TV ’ TV
을 예로 드는 편이 더 좋다고 판단하였음이 드러난다 여기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 
청자에게 생생하게 와닿게 표현하려면 여러 가능한 예시 가운데 시간적으로 가깝고 친숙한 
예시를 드는 것이 낫다는 기준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개념적 접근성의 명시적 표현은 그것이 주장을 위하여 편향적으로 선택된 예가 아, 

6) 참고로 는 에서 어구 해설의 예로 소개된다 ‘for example’, ‘for instance’ Hyland(2005:218) ‘ ’ .
7) 개념적 접근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표시하는 기능은 화자가 무언가를 판단한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면에서 태도  ‘
표지에 속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태도 표지는 진술된 명제 그 자체에 대한 감정적 태도일테면 ’ . (

를 표현하는 것인 반면에 어구 해설은 진술에 대한 화자의 발화 의도를 부연하는 것이‘unfortunately’) (Hyland 2005:53), 
므로 개념적 접근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화자가 해당 예시를 선택한 이유를 보강한다는 점에서 (Hyland 2005:52) 
어구 해설 기능에 해당된다.

(Interaction

al)

(Hedges)
강화 표현

(Boosters)
in fact; definitely; it is clear that

태도 표지

(Attitude Markers)
unfortunately; I agree; surprisingly

필자 지시

(Self Mentions)
I; we; my; me; our

독자 참여 표지

(Engagement 

Markers)

consider; note; you can se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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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드러내어 설명 논증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다 개념적 접근성이 높은 예시는 논리적/ . ‘
인 최선의 예시 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약점이 있지만 단지 가장 친숙한 예일 뿐 이례적인 ’ , 
경우 통계적 이상값 를 취한 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강점이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개념적 ( ) . 
접근성이 높은 예시는 청자로 하여금 예시가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쉽게 찾아진다면‘ , 
본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더 적절한 예시가 많이 찾아질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하게 한다’ .

    (5) 김태준 어때 내 논문 방향: ? ? 
이인호 놀라고 제가 감히 뭘 알겠습니까: ( ) ... ..? 
김태준 의견이 있을 거 아냐 무리라던가 비약이라던가: ... ? ... ! 
이인호 잘 모르겠던데요: ... ... 수술 성적만 해도 못믿을 정돈데 ...

드라마 뉴하트 화( 11 )  

의 예에서 이인호 는 김태준 의 논문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5) , ‘ ’ ‘ ’
것을 논하기 위해 그 내용 가운데 가장 개념적 접근성이 높은 부분인 수술 성적 조차 믿, ‘ ’
기 어려운 정도의 내용이라고 발화하고 있다 즉 개념적 접근성이 가장 높은 예시에 대해 . , 
말함으로써 개념적 접근성이 낮은 영역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하고 개념적 접근성이 높, 
은 영역에서 예시가 찾아진다는 사실로부터 개념적 접근성이 낮은 영역에서도 유사례가 충
분히 찾아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게 한다 개념적 접근성의 명시적 표현이 발휘하는 이. 
러한 기능은 이후 절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4 .
셋째 그 외에도 개념적 접근성의 명시적 표현이 화자의 의도를 보강하고 뒷받침하는 효, 
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개별적 담화 맥락이 있을 수 있다 가령 다음 예에서 시간적 인접. ‘
성 이라는 요인은 개념적 접근성의 정도와 진술의 호소력의 정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

아이스크림 먹고 있네(6) ? 너 어제만 해도 아이스크림 싫어한다고 했잖아 .

에서 화자는 청자의 말과 행동의 모순을 짚으며 의문을 제기한다 화자가 제기하는 의(6) . 
문은 청자가 자신이 아이스크림을 싫어한다고 말한 사태가 시간적으로 현재에 가까울수록 
호소력이 있다 청자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태도가 그만큼 급격히 바뀌었다는 뜻이 되므로. ( ) 
즉 담화 맥락이 만들어 낸 우연의 일치에 힘입어 이 경우에는 시간적 인접성 이라는 요인, ‘ ’
이 개념적 접근성을 높이기도 하고 진술의 호소력도 직접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발휘된다. 
이때 화자는 만 해도 를 통해 청자가 아이스크림을 싫어한다고 말한 사태가 시간적으로 가‘ ’
까운 과거의 일이었음을 강조하여 의문 제기의 호소력을 드러낼 수 있다.

개념적 접근성과 척도 함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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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널리 받아들여져 온 바와 같이 의 의미를 갖는 조사 도Yang(1973) [ ], [ ] ‘ ’亦是 添加
는 그 해석에 척도 가 개입할 때가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척도적 도 는 가장 (scalar) . . ‘ ’
가능성이 낮은 사태의 발생을 예시함으로써 그보다 가능성이 높은 다른 사태는 두말할 것, 
도 없이 발생한다는 함축을 전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화청자 사이에 어떤 것이 가능성이 , 
낮은 사태이고 어떤 것이 가능성이 높은 사태인지가 순서대로 열거되어 있는 척도 집합이 
전제로 공유된다 이를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나타내 볼 수도 있다. .

척도적 도 의 척도 함축 모형 최규련 등의 논의를 종합함(7) ‘- ’ (Yang(1973), (2001) )
가 진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 .
나 전제 원숭이는 가장 나무를 잘 타는 생물이다 다른 모든 생물은 원숭이보다 나. : . 

무를 잘 타지 못한다.
라 척도 집합 원숭이 코알라 사람 거북이 . : { , ... ... ...}
마 함축 모든 생물은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1: .
바 함축 나무를 타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2: .

우리는 앞 절에서 개념적 접근성의 표현은 그것이 주장을 위하여 편향적으로 선택된 예‘
가 아님을 드러내어 설명 논증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런데 이 효과가 성립/ ’ . 
하기 위해서는 화청자 사이에 공유되어야 하는 공통 인식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세계의 . ‘
사건들은 시공간 속에 고르게 분포한다 는 상식적 통념적 수준의 확률 분포에 대한 인식이’ /
다 둘째는 화자는 개념적 접근성이 높은 예시부터 시작하여 점차 개념적 접근성이 낮은 . ‘
예시를 탐색하였다 는 탐색 순서에 대한 인식이다 즉 어떤 유형의 사례들이 세계 속에 고’ . , 
르게 분포하고 있다면 가까운 범위부터 탐색했을 때 발견되는 첫 사례가 가까운 곳에 있, 
을수록 그 유형의 사례들이 충분히 세계 속에 많이 있다고 추론할 만하다 이때 개념적 접. 
근성을 표시하는 만 해도 등은 앞서의 두 번째 공통 인식 탐색 순서에 대한 공통 인식을 ‘ ’ , 
보증한다 개념적 접근성의 명시적 표현이 설명 논증에 더하는 설득력은 하나의 사례가 . / ‘
가까운 접근성 높은 영역에서 발견될수록 그에 비례해 전체 영역에는 더 많은 사례가 존( ) , 
재한다 는 척도 함축에 기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척도적 도 와 비슷한 ’ . ‘ ’
형식으로 모형화해볼 수 있다.

(8) 개념적 접근성 정도 표현의 척도 함축 모형
가 진술 언제까지 백수로 지낼래 옆집 사는 철수만 해도 벌써 공무원 시험에 합격. : . 

했잖니.
나 전제 철수는 청자와 비슷한 또래의 화청자에게 가장 친숙한 인물이다. : , .
다 척도 집합 접근성 높은 좁은 영역 이웃 좀더 넓은 영역 지역사회 아주 넓. : { ( ), ( ) ... 

은 영역 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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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축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도 취업에 도전하고 성공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1: .
마 함축 많은 사람들이 다들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성공하고 있다. 2: .

가능성의 척도와 개념적 접근성의 척도는 의사소통의 경제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능
적으로 평행한 면모를 보인다 가능성의 척도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사태를 예시함으로써. , 
척도상의 모든 예에 대해 거론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다 개념적 접. 
근성의 척도는 가장 개념적 접근성이 높은 사태의 발생을 예시함으로써 척도상의 모든 미, 
답의 영역에 대해 탐색하지 않아도 되게 하여 인지적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다.

개별 표현들의 의미적 구문적 특성과 발달 기원5. , 

만 해도와 그 유사 표현 개념적 접근성의 척도와 가능성의 척도5.1. ‘ ’ : 

만 해도5.1.1. ‘ ’

형식적으로 만 해도 는 보조사 만 동사 하 연결어미 어도 로 이루어져 있다 이‘ ’ ‘ ’, ‘ -’, ‘- ’ . 
들 구성 요소의 의미가 살아 있는 투명한 만 해도 와 개념적 접근성을 표현하는 만 해도‘ ’ , ‘ ’
를 아래와 같이 견주어 볼 수 있다 내부 구조가 투명한 만 해도 는 척도적으로도 비척도. ‘ ’ , 
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가 는 척도적 해석이 환기되지 않는 예이고 나 는 척도적 해. (9 ) , (9 )
석이 환기되는 예이다 다 는 개념적 접근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만 해도 이다. (9 ) ‘ ’ .

     (9) 가 내부 구조가 투명한 만 해도 비척도적. ‘- ’ ( )
수학 공부만 해도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국어 공부만 해도 대학에 합격    “ . (

할 수 있다 또는 여러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다. .)”
나 내부 구조가 투명한 만 해도 척도적 가능성의 척도. ‘- ’ ( ( ))

사소한 잘못만 해도 벌을 받는다    “ .”
놀러 갈 생각만 해도 즐겁다    “ .”
음식 냄새를 맡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 .”8)

다 내부 구조가 불투명한 만 해도 개념적 접근성의 척도. ‘- ’ ( )
철수만 해도 벌써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잖니    “ .”

가 나 의 만 해도 와 다 의 만 해도 는 그 차이가 뚜렷하다 가 나 의 만 해도(9 , ) ‘ ’ (9 ) ‘ ’ . (9 , ) ‘ ’ 

8) 음식 냄새를 맡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 로도 바꾸어 쓸 수 있다 본 연구 ‘ ’ ‘ ’ . 
에서는 이렇게 보조사 위치가 부동하는 현상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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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참여하는 동사 하 는 기능동사 또는 대동사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만 의 단독‘ -’ . ‘ ’ [ ]
의 의미 역시 살아 있어서 수학 공부만 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의미 사소한 잘못만, ‘ ( )’ , ‘
으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문장에서 간취된다 또 도 가 첨가의 의미를 가져 가( )’ . ‘ ’
능성의 척도 의미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 도 본디 의미가 살아 있다고 생각된다 이‘ ’ . 
에 반하여 다 의 만 해도 구성에 참여하는 동사 하 는 그 동사로서의 의미 기능이 뚜(9 ) ‘ ’ ‘ -’
렷하지 않다 그리고 만 역시 단독 의 의미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없다 철수만 공무원 . ‘ ’ [ ] . (‘ ’ 
시험에 합격한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도 만은 본디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 ‘ ’
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 의 만 해도 는 내부 구조가 불투명해진 독자적 구문이다. (9 ) ‘ ’ .
한편 다음은 위의 두 가지 부류 중 어느 한 쪽으로 단정할 수 없는 예들로 보인다.

  (10)  가 그럼 개원석교록에서 불경의 목록을 어떻게 뽑아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 얘기가 팔십 쪽에 쓰여 있습니다 개원석교록은 모두 이십 권으로 . . 
돼 있는데 목록만 해도 이십 권입니다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구어. . ( , ｢ ｣
SARW1800001312)

   나 하루에 나오는 신곡만 해도 수십 곡이건만 나의 뮤직 플레이 리스트에는 여전히 . 
한국인이 즐겨 듣는 노래 백 곡 추억에 명곡 모음집 노래방 애창곡 탑 오십 이런 노래들로
만 가득하신가요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구어? ( , SARW1900000048)｢ ｣

   다 준혁 명인 쪽에서 최근에 천연조미료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 . 
태준 예상했다는 듯 그래요   : ( ) ?
준혁 이상한 점은 아무리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을 한다고 해도 베이스 개발하는 데만    : 

해도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릴텐데 단 몇주만에 출시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  
드라마 내조의 여왕 화( 20 )  

위의 예들은 가능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투명한 구성 만 해도 의 성격과 개념적 접근성을 ‘ ’
나타내는 불투명한 구문 만 해도 의 성격을 겸하여 갖고 있다 우선 이들 구성에서는 만‘ ’ . ‘ ’
의 단독 의미가 살아 있다 목록만 권 신곡만 수십 곡 베이스 개발만 몇 개월[ ] . (‘ ’ 20 , ‘ ’ , ‘ ’ ) 
이러한 특성은 투명한 구성 만 해도 와 공통되는 것이다 한편 이들 구성에서는 하 의 동‘ ’ . ‘ -’
사로서의 기능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특성은 불투명한 구문 만 해도 와 공통되는 것이다. ‘ ’ .
의미적으로도 여기에는 가능성의 척도와 개념적 접근성의 척도가 혼재되어 있다 가. (10 )
를 보면 경전의 목록은 상식적으로 경전의 본문보다 양이 많을 수 없으므로 목록 의 양, , ‘ ’
이 권이나 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경전 본문의 양이 그만큼 많다는 함축을 발생시키는20
데 이는 개념적 접근성과는 무관하게 가능성의 척도가 일으키는 함축이다 나 다 에 대, . (10 , )
해서도 비슷한 설명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목록 신곡 조미료. ‘ ’, ‘ ’, ‘
의 베이스 개발 은 화자가 어떤 척도 집합을 형성한 뒤 그 끝값으로서 선택했다기보다는’ , 
선행 문맥에서 개원석교록 이라는 목록명이 주어졌다거나 베이스 개발이 조미료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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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 단계라거나 하여 개념적 접근성이 높은 대상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가 다 의 예가 가능성의 척도 구성과 개념적 접근성의 척도 구문의 성격을 겸하여 갖(10 - )

는 것은 이들이 이루는 함축의 특성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가 다 가 이루는 함축 의미. (10 - )
는 산술적으로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예를 들어 목록의 양이 본문의 양보다 많을 수는 없. 
으므로 가 가 시사하는 함축 본문은 권보다 많다 는 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결론(10 ) , ‘ 20 ’
이다 나 다 도 마찬가지이다 산술적 필연은 단 하나의 근거만 있어도 결론을 뒷받침하. (10 , ) . 
기에 충분하므로 하나의 사례가 가까운 접근성 높은 영역에서 발견될수록 그에 비례해 , ‘ ( ) , 
전체 영역에는 더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는 개념적 접근성의 척도 함축은 그 의의가 흐릿’
해져 가능성의 척도 함축과 개념적 접근성의 척도 함축의 차이가 중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

  
만 봐도5.1.1. ‘ ’

개념적 접근성을 표현하는 만 보아도 만 봐도 는 개념적 접근성을 표현하는 만 해도‘ ’(‘ ’) ‘ ’
와 거의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갖는다.

   (11) 가 요 정도의 어떤 모양을 연출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에스엔에스에 한강갬. 
성 이렇게 올려야 젊은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러준답니다 사람들이 상황들. 
을 연출하고 컨셉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엔에스에 . 글 쓰
시는 것만 봐도 바뀌었어요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구어 . ( , ｢ ｣
SARW1900000914)

나 어 말해서 진보정당이 그동안 제기해 왔던 이슈들이 아젠다들이 결국은 어. ~ 
대부분 보수정당에서 정 정당 정책으로 흡수됐죠 실제 그리고 지금 . 바른정
당에 후보들만 봐도 어 정의당 혹은 그 이전에 진보정당들이 주장했던 것 ~ 
들이 대부분 수용돼 있어요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구어. ( , ｢ ｣
SBRW1800000130)

만 보아도 와 만 해도 의 차이는 만 해도 에는 의미 기능이 불분명한 하 가 쓰였던 반‘ ’ ‘ ’ ‘ ’ ‘ -’
면 만 보아도 에는 실사 동사인 보 가 쓰였다는 것이다 이 만 보아도 는 기원적으로 투‘ ’ ‘ -’ . ‘ ’
명한 구성 만 보아도 로부터 발달했을 터인데 특히 보 가 고려하다 감안하다 정도의 ‘ ’ , ‘ -’ ‘ ’, ‘ ’ 
의미로 은유되어 쓰인 용례로부터 만 보아도 의 변화가 시작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투명한 ‘ ’ . 
구성 만 보아도 는 은유적으로 만 고려해도 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것은 ‘ ’ ‘ ’ , ‘
고려에 넣지 않고 그것만 고려하여도 결론에 도달하기에 충분하다 쯤의 의미로 사용될 , ( )’
수 있다 그리고 만 보아도 는 이 투명한 구성 단계에서 이미 개념적 접근성이 높은 예시. ‘ ’
임을 표시하는 데에 적절한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담화에서 다른 것은 고. ‘
려에 넣지 않고 그것만 고려하여도 결론에 도달하기에 충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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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면 화자의 인지적 경제성의 추구 구태여 개념적 접근성이 낮은 예시를 탐색하지 , (
않는다 가 작용하여 주로 개념적 접근성이 높은 예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향을 발생시키)
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 해도 구문도 개념적 접근성을 표현하는 만 보아도 구문으로부터 탄‘ ’ ‘ ’ 
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 보아도 구성의 문법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어떤 대상의 개념적 . ‘ ’ 
접근성이 높음을 표시하는 기능만 남고 구성 요소들의 기원적 의미가 희미해지면 의미가 , 
엷어진 보 가 불필요하게 여겨져 아예 허사적인 하 로 교체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 -’ ‘ -’
생각된다.
이상의 고찰을 반영하여 만 보아도 만 해도 구문이 통시적으로 형성되는 모형을 다음‘ ’, ‘ ’ 
과 같이 세워 볼 수 있다.

   (12) 만 보아도 만 해도 구문의 형성 모형‘ ’, ‘ ’ 
가 단계 철수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만 보아도 많은 사람이 취업을 위해 . 1 : , 

노력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투명한 만 보아도 구성. ( ‘ ’ )
나 단계 철수만 보아도 그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 2 : , 

이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초점의 강조를 . (
위한 통사적 변형)

다 단계 철수만 보아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귀결절 명제가 함축으로 물. 3 : . (
러나며 문면에서 생략됨)

라 단계 철수만 해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동사 보 의 의미가 엷어져 . 4 : . ( ‘ -’
허사적인 하 로 교체‘ -’ )

만 보아도 는 투명한 구성인 단계의 가 에서 이미 개념적 접근성이 높은 예시와 잘 ‘ ’ 1 (12 )
어울리는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계에서는 초점의 강조를 위해 통사적 변형이 일어. 2
나 초점 요소에 곧장 만 보아도 가 결합할 수 있게 된다 단계에서는 추론 가능한 귀결, ‘ ’ . 3
절 명제 많은 사람이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가 함축으로 물러나 (‘ ’)
문면에서 생략되어 만 보아도 의 불투명성이 강해진다 단계에서는 의미가 엷어진 보, ‘ ’ . 4 ‘ -’
가 불필요하게 여겨져 허사적인 하 로 교체된다‘ -’ .

당장 시간적 인접성에서 개념적 접근성으로의 확장5.2. ‘ ’: 

서두에서 논하였다시피 당장 은 본래 시간적 의미를 갖는 단어이나 다음과 같은 용례에‘ ’ , 
서의 당장 은 본디의 의미가 엷어지고 개념적 접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획득한 것이다‘ ’ .

   (13) 가 이팔오삼번님은 이란 이슬람권 음식 문화인 할랄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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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계획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 전통 식품에 식품을 지원해서 한식 세계화
에 힘쓰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당장 김치만 해도 종주국에서 밀 
려나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구어? ( , ｢ ｣
SBRW1900004975)

나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자기의 아들 또는 딸에 대해서 그들이 결혼하고 . A: 
있지 않은 모습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요즘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걱정을 덜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애요 중    B: ~ . (
략) 당장 한국 사회의 그런 예전 한 십 년 전만 해도 노처녀 노총각이 
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구어. ( , ｢ ｣
SBRW1900010970)

당장 은 다음과 같이 당장 생각해 보라 등의 명령이나 청유 형태로도 개념적 접근성이 ‘ ’ ‘ ’ 
높은 예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형태의 당장 구성은 메타담화론의 독자 참여 . ‘ ’ 
표지 의 기능을 함께 갖는다고 할 수 있다(Engagement Markers) .

  (14) 가 또 한국인이 한국어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국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 
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중략 한국어능력 시험까지 안가도 . ( ) 당
장 우리말 겨루기 보고 어려워했던 경험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인터 (
넷 위키 문서)

나 허나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젊어서부터 아테네의 골치덩어리로 불리. .......
다고 합니다 아무나 붙잡고 그만의 선문답 자신은 &#50911; (sic) . / .... .... (

답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끝도 없는 말꼬리 잡기 질문으로 사람 피
를 말리기 물론 그의 선문답은 목적이 있었죠 스스로 자문하며 ...) / ..... / 
질문과 응답을 통해 스스로 답을 발견해나가게 만드는 것 하지만... ... / ... 
/ 지금 당장 누군가 당신에게 자기는 답을 알고 잇으면서 자신의 무식....
함을 폭로하는 선문답을 하루 종일 붙잡고 강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인 (
터넷 게시판)

이 독자 참여 표지 당장 구성이 의 당장 보다 시간어 당장 의 용법에 더 가깝게 생‘ ’ (13) ‘ ’ ‘ ’
각된다 의 당장 은 시간적 의미에서 멀어졌지만 의 당장 은 여전히 시간어 당장. (13) ‘ ’ (14) ‘ ’ ‘ ’
이라고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어 당장 으로부터 개념적 접근성을 표현하는 독자 참여 표지 당장 구성‘ ’ ‘ ’ 
이 발달하고 그로부터 의 개념적 접근성을 표현하는 부사 당장 이 발달하는 하는 순, (13) ‘ ’
서로 의미 기능이 획득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독자 참여 표지 당장 구성에서 개. ‘ ’ 
념적 접근성을 표현하는 부사 의미의 당장 이 발달하는 과정에서는 주변 맥락의 의미를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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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가 흡수하는 의미의 쏠림 박진호 의 기제가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 2007) .
그러면 왜 기원적인 시간어 당장 에서 독자 참여 표지 당장 구성이 발달했을까 현재‘ ’ ‘ ’ ? ‘ ’
를 나타내는 시간어와 높은 개념적 접근성과의 연관성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대상. 
을 당장 보거나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개념적 접근성이 높은 대상일 가능성이 ‘ ’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자가 개념적 접근성이 높은 예시를 강조하고자 하는 소통 의도를 . 
가진 상황에서 당장 이 명령문 또는 청유문과 결합하여 청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을 떠올리‘ ’
도록 유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독자 참여 표지 , 
당장 구성으로 발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 .
한편 현재를 의미하는 여러 시간어 지금 이제 등 가운데 왜 당장 에서 유독 이러한 (‘ ’, ‘ ’ ) ‘ ’
용법이 발달하는 것일까 그것은 당장 이 명령문 청유문과 잘 호응하는 현상이 있어서? ‘ ’ , , 
메타담화 표지 가운데 독자 참여 표지에 채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공간적 인접성에서 개념적 접근성으로의 확장5.3. ‘ ’: 

멀리 갈 것도 없이 까지 갈 것도 없이 는 문면적으로 해석하면 공간 이동적인 의미를 ‘ ’, ‘ ’
갖는 부사어이다 그러나 다음 용례에서 이들은 공간 이동적인 의미를 잃고 개념적 접근성. 
을 표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15) 가. 멀리 외국까지 나갈 것도 없이 경쟁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어떤 여자 호스트는  
명품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품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를 . 
취급한 것도 아닌데 그녀의 말에는 전문가 이상의 믿음이 실립니다 국립국어. (
원 모두의 말뭉치 구어 , SERW1900074078)｢ ｣

나 방금 인제 외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 . 그 시절까지 갈 것도 없이요. 양지 
운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정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에스비에스에 .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생활에 달인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구어( , ｢ ｣
SBRW1900015332)

다 칠십 년이라는 휴전 기간 동안에 이념과 정치 갈등으로 수많은 테러를 저희들. 
이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뭐 .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천육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계시던 박근혜 대통령이 괴환에 피습으로 얼굴에 큰 자상을 입은 적이 
있고 그로부터 십년 후에 주한 미국 대사가 또 피습을 당해서 얼굴에 대단히 
큰 자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구어. ( , ｢ ｣
SBRW1900014591)

앞에서 살핀 다른 어구 구문과 이들의 차이는 이들은 개념적 접근성이 낮은 예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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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메타담화적 정정 내지 부정이 문면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 에서는 외국의 . ( ) ‘
예 보다 국내 경쟁사의 예 를 드는 것이 해당 담화에서 더 적절한 예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 ‘ ’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그리고 이 적절성의 판단의 근거는 외국 은 개념적 접근성이 낮. ‘ ’
고 국내 는 개념적 접근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 이렇듯 갈 것도 없이 류는 우리가 절에‘ ’ . ‘ ’ ( 3
서 논한 개념적 접근성 명시의 여러 담화 기능 가운데 어떤 담화 기능을 염두에 두고 발화) 
하는 것인지를 화자 스스로 좀더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갈 것도 없이 류의 개념적 접근성 의미 획득 과정에는 수수께끼라 할 만한 지점은 없는 ‘ ’

듯하다 개념적 접근성이 높은 대상들은 가까이 있고 개념적 접근성이 낮은 대상들은 멀. ‘ ’ ‘
리 있다는 은유는 직관적으로 자연스럽다’ .

결론6. 

지금까지 한국어에서 개념적 접근성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언어 단위를 소개하
고 그러한 언어 단위의 담화적 기능에 대해 살핀 뒤 개별 언어 단위의 구문적 의미적 특, , , 
성과 통시적 기능 획득 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통시적 기능 획득 과정에서 충분한 근. 
거를 찾지 못하고 추측에 머무른 부분에 많은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연구를 계속하여 보, 
완해 나갈 생각이다.
개념적 접근성의 정도를 표시하는 언어 단위는 본 발표문에서 다룬 것 외에도 여럿 있으
리라 생각되는데 아직 자신있게 규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모두 다루지 못했, 
다 한 가지만 간단히 소개한다면 . ‘나 같아도 그런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겠다 에 나타나는  .’
같아도 역시 개념적 접근성이 높음을 표현하는 언어 단위가 아닐까 한다 더 많은 언어 ‘ ’ . 
표현들을 시야에 넣고 그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개념적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한국어 문법에
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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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정본 수립을 위한 연구( ) (2)定本  
충신도 를 중심으로- -≪ ≫

1)김유범고려대 오민석고려대 이규범충북대( ) · ( ) · ( )*

머리말1. 

언해본 삼강행실도 효자도 초간본의 정본 이 수립되어 그 결과가 단행본김유범 ( ) (定本≪ ≫   

외 으로 출간됨으로써 정본이 없는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정본화 작업이 본격화2022) ,   

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삼강행실도 의 이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초간본 계통에 어떠한 자료.  

들이 있는지가 밝혀지고 이를 바탕으로 초간본 간행 당시의 정확한 자료 모습에 주목한 결과이, 

다.

본고는 언해본 삼강행실도 의 충신도 를 대상으로 초간 이본들 이른바 성암본 과 런, < > <≪ ≫ 

던본 을 중심으로 이 자료들이 지닌 특징들을 분석해 보고 더불어 세기 중세국어 문헌자료들> , 15

이 지닌 특징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언해본 삼강행실도 중 충신도 초간본의 정본( )定本≪ ≫   

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충신도 를 대상으로 한 정본화 작업은 언해본 삼강행실도. ≪ ≫   

효자도 의 정본 작업에 이어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본화 작업을 ≪ ≫   

완성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충신도2. ≪ ≫  

세종 년 한문본으로 편찬된 삼강행실도 는 성종대에 언해본으로 간행된 후 선조대16 (1434) ,  

와 영조대에 각각 언해문이 개역되어 출간되었다 이중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은 성종 . 21  

년 에 간행된 판본으로 간행 시기를 중심으로 성종초간판(1490) , ‘ ( )’( 1990, 成宗初刊版 志部昭平 

이규범 또는 성종대 판본 이상훈 등으로 불린다 언해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방점 2018) ‘ ’( 2018) . , 

표기가 있고 ㅸ ㅿ ㆅ 등이 나타난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사용되었으나 개음절 종성‘ , , ’ . , 

에 ㅇ이 나타나지 않는다 백두현 이러한 언해문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 계통의 판‘ ’ .( 2015:248) , 

본들은 선행 연구에서 국한병기계통 송일기 외 으로 다루어졌다‘ ( )’( 2001) .國漢竝記系統

초간본 계통의 언해본 삼강행실도 는 다시 간행 시기에 따라 말에서 초 사이에 간15C 16C  

행된 판본 과 초 년 이전에 간행된 판본 중 간행된 판본 년에 (T1) 16C (1518 ) (T2), 16C (T3), 1580

간행된 판본 년에 간행된 판본 으로 크게 나뉜다 다만 초간본의 (T4), 1608 (T5) .( , 1990) 志部昭平

제 저자고려대 교신저자고려대 공동저자충북대 * 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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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쇄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계통의 판본을 중심으로 초간본 연구가 T1 

이루어졌다 에 따르면 이 계통에는 이후 성암본. (1990) ‘ ’( < >)志部昭平 誠庵古書博物館所藏內賜本

과 김영중씨 소장 영남 모향교 구장본 이후 김영중본 이 있는데 두 판본의 양상이 동일하지 ‘ ’( < >) , 

않아 은 이를 각각 과 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김영중본 의 경우 효자도(1990) T1 T1a . < >志部昭平 ≪

만 존재하여 충신도 연구에 자료적 한계가 있었다.≫ ≪ ≫ 

이후 석주연 에서 처음 소개된 영국 대영도서관 소장본 이후 런던본 이 효자도 에(2001) ‘ ’( < >) ≪ ≫

서 김영중본 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 성암본 김영중본 과 함께 초간본에 근접한 판본으로 < > , < >, < >

연구되었다 그 결과 성암본 과 런던본 의 비교 연구를 통해 초간본 충신도 의 본래 모습. < > < > ≪ ≫

을 찾는 정본화 작업의 가능성이 마련되었다 다만 이에 앞서 충신도 를 중심으로 한 성암. <≪ ≫

본 과 런던본 의 계통상 관계가 효자도 와 동일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 ≫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 전체의 계통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는 과 (1990:423)志部昭平 澁  

이상훈 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보도 혹은 계통도를 (2019:168), (2018:36) . 谷秋

비교하면 은 로 판단되는 런던본 을 저본으로 하여 즉 성암본, (1990:423) T1a < > T1, < >志部昭平

과 초 년 이전에 가 각각 판각되어 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달리 16C (1518 ) T2 . 澁谷秋

와 이상훈 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초간본의 원간본을 저본으로 하여 런던(2019:168) (2018:36) <

본 과 성암본 이 각각 판각되어 후대본의 저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 > , .

志部昭平
(1990:423

)

澁谷秋
(2019:168

)

이상훈
(2018:36)

1)

표 언해본 삼강행실도 의 계보도 비교< 1>  

1) 이상훈 의 판본 구분을 의 판본 구분에 대응시키면 은 에 은 에 은 에 (2018) (1990) , <A1> T1a , <A1a> T2 , <A1b> T4 , 志部昭平
은 에 은 에 은 에 해당한다<A2> T1 , <A2a> T3 , <A2b> T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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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계보도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의 시기에 해당하는 성암본 과 김(1990) T1 < > <志部昭平

영중본 런던본 의 효자도 를 비교하여 세 판본의 관계를 살핀 이규범 외 에서는 런>, < > (2021) <≪ ≫

던본 과 성암본 에 나타나는 차이가 계보도에서 분화를 상정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 < >

다 즉 두 판본의 관계를 동일 판본의 후쇄본보수본으로 런던본 의 판목을 보수하여 성암. ( ) , < > <

본 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신도 를 중심으로 한 런던본 과 성암본 의 비교에서도 > . < > < >≪ ≫

이러한 양상을 가정할 수 있는데 성암본 의 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의 입, < > (1990)志部昭平

력형과 판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T2~T5 .

위에서 제시한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계통 관련 선행 연구를 보면 런던본 과 성암< > <  

본 의 관계를 차치하고 런던본 은 계통의 판본으로 이어진다 반면 성암본 은 > , < > T2, T4 . < > T3, 

계통의 판본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계보는 충신도 번째 이야기 약수효사에 대한 초T5 . 18 ‘ ’≪ ≫ 

간본 계통 판본의 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그림 은 에 입력된 . [ 1] (1990)志部昭平

성암본 의 모습으로 엽 행의 마지막 글자가 성암본 에 로 나타나지만 < > , b 15 < > ‘ ’ (1990)志部昭平

은 이를 놋으로 수정하여 놋 식으로 입력하였다 이 부분이 계통별 각 판본에서 어떻게 나‘ ’ ‘ [ ]’ . 

타나는지를 비교하면 표 와 같다< 2> .2)

그림 성암본[ 1] < > ‘□18약수효사에 대한 의 입력형’ (1990:180)志部昭平

런던본< > T2 T3 T4 T5

표 < 2> ‘□18약수효사의 계통별 언해문 비교’

2) 본고에서 살펴본 계통별 판본은 다음과 같다 다만 훼손 및 결락 등으로 다른 판본의 이미지를 제시한 경우 출처를 별도로  . 
제시하겠다.

고려대학교 만송문고본 이후 만송T2: [296J] ( < 296J>)
고려대학교 만송문고본 이후 만송T3: [296] ( < 296>)

고마자와 대학 중앙도서관 소장본 이후 고마자와본T4: ( ) [ 632] ( < >)駒澤 濯足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이후 고대T5: [296H] ( < 29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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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본 과 이어지는 와 는 이 판독한 형태 로 나타난다 반면에 런< > T3 T5 (1990) ‘ ’ . <志部昭平 

던본 의 자형은 로 판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를 참고하면 놋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 ’ . T2 ‘ ’ , 

자형의 일부가 지워졌고 그 형태가 복각되는 과정에서 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를 T4 . 

바탕으로 런던본 과 성암본 의 관계를 추정하면 동일 판목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인출하는 < > < >

과정에서 판각된 놋의 형태가 점차 마모되면서 성암본 의 처럼 인쇄된 것으로 가정할 수 ‘ ’ < > ‘ ’

있다 만약 성암본 이 런던본 을 저본으로 한 복각본이라면 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데. < > < > T4 , 

와 의 형태를 참고하면 성암본 의 자형은 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T3 T5 < > ‘ ’

다.

충신도 번째 이야기 소무장절 역시 런던본 과 성암본 의 관계를 짐작게 한다 그림 6 ‘ ’ < > < > . [≪ ≫ 

는 2] ‘□6 소무장절 엽 행에 대해 이 입력한 내용이다 그중 행에 나타나는 ’ b 6-8 (1990) . 7志部昭平

아 의 을 의 착오로 보고 아 으로 입력하였다 동일 부분을 런던본 포함 다ijk ijk ijk‘· ’ ‘ ’ ‘ ’ ‘· [ ]’ . < >  

른 판본에서 확인하면 표 처럼 나타난다< 3> .

그림 성암본[ 2] < > ‘소무장절에 대한 의 입력형’ (1990:137)志部昭平

런던본< > T2 T3 T4 T53)

표 < 3> ‘소무장절의 계통별 언해문 비교’

이 입력한 형태 이 에 나타나는 사실과 형태 이 와 에 동일하게 ijk(1990) ‘ ’ T3 ‘ ’ T2 T4志部昭平 

나타나는 것을 통해 선행 연구에서 상정한 계보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대체로 . T2

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런던본 에 이 아니라 으로 나타났다 이는 런던본 과 성암ijk< > ‘ ’ ‘ ’ . < > <

3) 계통인 고대 에 해당 부분이 훼손되어 있어 같은 계통으로 판단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T5 < 296H> ‘ [一簑貴
이후 일사본 의 언해문 이미지로 대체하였다170.951-Se63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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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 런던본 과 계열 판본보다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런던본 과 성암본> < > T2 . < > < >

은 동일 판목으로 인출된 것이고 후에 런던본 을 수정복각하여 를 성암본 을 그대로 복, < > · T2 , < >

각하여 를 간행한 것이다 물론 성암본 계열의 판본도 수정되어 로 이어지고 있다T3 . < > T5 .

런던본 과 성암본 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존재한다< > < > . ‘□18약수효사 엽을 보게 ’ b

되면 주격 조사 이의 유무와 의 한자음에서 런던본 과 성암본 에 대한 ‘ ’ ‘ ’ < > < >金 志部昭平

의 입력형 후대 판본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런던본 에 나타(1990:180) , . < >

나지 않은 주격 조사 이가 성암본 을 포함하여 후대 판본에서 발견되고 의 한자음이 그‘ ’ < > , ‘ ’ ‘ ’金

에서 금으로 수정되었다 물론 가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 . T2~T5 .

우선 의 입력형이 정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암본 의 실물을 볼 (1990:180) . < >志部昭平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득이하게 후대 판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의 입력형의 모, [ 3]

습을 표 에 제시된 와 계열의 판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계< 4> T3 T5 . 

통도에 따른다면 의 입력 형태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1990:180)志部昭平

다.

그림 성암본[ 3] < > ‘□18약수효사에 대한 의 입력형’ (1990:180)志部昭平

런던본< > T2 T3 T4 T5

표 < 4> ‘□18약수효사의 계통별 언해문 비교’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런던본 의 복각본으로 판단한 와 의 모습과 런던본 의 형태가 < > T2 T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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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런던본 을 복각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발생한 것인데 성암. < > , <

본 또한 런던본 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수정이 한 차례가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결> < > . 

국 런던본 에 사용된 판목으로 성암본 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의 수정이 있었고 후< > < > , 

에 런던본 을 복각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수정이 이루어졌다< > .

이상의 내용을 통해 충신도 에 나타나는 성암본 과 런던본 의 양상이 이규범 외< > < > (2021)≪ ≫

에서 언급한 효자도 의 양상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충신도 의 경우에도 초. ≪ ≫ ≪ ≫

간본의 정본을 수립하는 작업에서 성암본 과 런던본 의 비교를 기본으로 해야 함을 알 수 있< > < >

다 다만 두 판본 모두 초쇄본이 아니므로 특정 판본에 기대기보다는 같은 시기에 간행된 다른 . 

문헌의 일반적인 경향성 등을 고려하여 삼강행실도 언해 시기에 적절한 형태로 정본을 마련해  

야 한다.

초간본 충신도 의 정본 수립 방법론3. ≪ ≫

이 장에서는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충신도 에 대한 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초간본2≪ ≫  

의 정본 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성암본 을 대변하고 있는 ( ) . < >定本 志部昭

의 교주 가 지닌 문제점을 검토해 정본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정(1990) ( ) . 平 校註

본의 언해문 확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본 수립의 절차는 어떠해야 하, 

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한다.

런던본 과 의 비교와 검토3.1. < > (1990)志部昭平

삼강행실도 초간본 충신도 의 정본 수립을 위해서는 런던본 의 언해문을 바탕으로 < > 志≪ ≫  

에서 옮겨 놓은 언해문과 이에 대한 교주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암(1990) . <部昭平 ‧

본 의 영인이 없는 상황에서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모습을 그리는 데에 은 절대> (1990)志部昭平  

적 가치를 지니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4)

에서 제시된 언해문과 이에 대한 교주 내용은 엄밀한 학문적 태도가 돋보이는 (1990)志部昭平

것이지만 이 역시 완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효자도 에 대한 의 , . (1990)志部昭平≪ ≫

연구 결과를 검토한 바 있는 김유범 외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시된 언해문과 그에 대(2020) . 

한 교주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 경우 런던본 을 참조하지 못했고 코퍼스 자료를 기반으로 중세국어 자료(1990) < >志部昭平

4) 에서 각 이야기에 대한 역주는  (1990)志部昭平 ① , 本文 ② , 校註 ③ , 通釋 ④ , 原文 ⑤ 의 체재로 되어 있다 이 중 . , 參考 ①
은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언해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의 은 성암본 의 있는 그대로, . ‘ ’ < >本文② ③ ①  

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현존하는 삼강행실도 초간본 중 한 이본의 본 모습을 만나게 된다 여기에 의 는 의 . ‘ ’校註② ①  
이 지닌 오류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특히 표시가 된 교주는 의 을 교정한 내용을 담‘ ’ . * ‘ ’本文 本文①

고 있는데 다른 이본들이나 중세국어의 문헌들에 나타난 표기를 참조해 교정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성조 표기가 불, . 
완전한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교주에서 제시한 성조 관련 교정 내용은 초간본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   
데 유용한 참고 정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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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는 점에서 교주 내용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김유범 외 따라서 이 절에서는 먼저 충신도 에 대한 의 연구 결( 2020). (1990)志部昭平≪ ≫

과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에서 교주를 통해 성암본 을 교정한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임을 알 (1990) < >志部昭平

수 있다.

첫째 방점에 대한 교정을 시도했다, .

(1) 성암본< > 의 교정 내용        (1990)志部昭平
   가 스므나. · ·    ⇨ 스므나 충 · · · ( 05b:3)

무루       ·    ⇨ 무루 충 · · ( 10a:8)
엳       : ·    ⇨ 엳 충 : · · ( 22a:2)
삼 씨라       : · ·    ⇨ 삼 씨라충 : · · · ( 33a:11)

   나 아니면.    ⇨ 아니면충 · · ( 02a:14-15)
뵈 리라           ⇨ 뵈 리라충 : · · · ( 03a:10)
시름 야          ⇨ 시름 야충 · · · ( 05a:3)

   다  . :朝 會    ⇨ 충  · ( 01a:4-5)朝 會
콕        ·曲 沃    ⇨ 콕 충 · · ( 02a:3-4)曲 沃

       · :長 史     ⇨ 충 : : ( 12a:5)長 史 
       ·岳 秀     ⇨ 충 · · ( 23a:15)岳 秀 

부        ·夫 人    ⇨ 부 충 ( 31b:4)夫 人
셔       上 書    ⇨ 셔충 · ( 34a:8)上 書

   라. 시며· · ·    ⇨ 시며충 · · ( 01a:8)
내야       : · ·    ⇨ 내야 충 : · ( 05a:9)

   마 이라. · ·印    ⇨ 이라충 · · · ( 13a:7)印

은 성암본 에 나타난 언해문의 방점을 교정한 경우들을 예시한 것이다 가는 중세국어 (1) < > . (1 )

어형들에 나타난 방점들을 교정한 것으로 어휘 형태소 및 문법 형태소의 방점들을 교정한 경우

이다 나는 성암본 에는 아예 찍혀 있지 않은 방점들을 제시한 경우이다 다는 방점에 대. (1 ) < > . (1 )

한 교정이 한자음을 대상으로도 행해졌음을 보여 준다.

한편 라는 거성 세 개가 연달아 찍힌 유형을 이른바 거성불연삼의 성조 규칙을 적, (1 ) [HHH] 

용해 로 교정한 경우이며 마는 이와 반대로 거성불연삼의 성조 규칙에 의해 로 [HLH] , (1 ) [HLH]

되어 있는 것을 본래의 성조형인 로 교정한 경우이다 상반된 이 두 유형의 공존 상황은 [HHH] .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정본을 수립하는 데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던져 준다. 

이와 관련해 다음은 에 나타난 충신도 의 방점 표기 처리 방식의 일면을 엿(1990)志部昭平 ≪ ≫

볼 수 있는 예이다.

가 님금이충 (2) . : · ( 01a:6-7)
님금이충    : · ( 02a:13-14)
님금이충 님금이   : : · ( 27a:17) : · ( 1990:218)志部昭平 ⇨ 

   님그미효 님그미cf.  · · ( 15a:13) : · · ( 1990:66)志部昭平 ⇨ 
님그미열        : · · ( 03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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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님금을충 님금을. ( 03a:14-15) : · ( 1990:129)志部昭平 ⇨ 
님금을충        : · · ( 08b:16)
님금을충        : · ( 17b:4-5)
님금을충        : · · ( 18a:13)
님금을충        : · · ( 27b:3)
님금을충 님금을       : · ( 27b:5) : · · ( 1990:219)志部昭平 ⇨ 

가와 나는 각각 님금이와 님금을의 방점 표기인데 충신도 에서는 님금이의 경우 (2 ) (2 ) ‘ ’ ‘ ’ , ‘ ’≪ ≫

일관되게 님금이 즉 로 그 성조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효자도 와 열녀도 에 ‘: · ’, [RLH] . ≪ ≫ ≪ ≫

한 번씩 나타나는 님그미의 경우에는 님그미 즉 로 그 성조형을 제시했다 님금이‘ ’ ‘: · · ’, [RHH] . ‘ /

님그미에 대한 두 성조형 와 는 거성불연삼의 성조 규칙 적용 여부에서 그 차이가 ’ [RHH] [RLH]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차이는 세기 중엽 문헌과 후반 문헌의 차이와 관련성이 있다, 15 .

가 님그미 용비어천가(3) . : · · (1447 )
   나 님금이 님그미 월인석보. : · · /: · · (1459 ) cf. 님그미라월석 : · · ( 18:43a)
   다 님그미 두시언해 님그미 님그미 법화경언해. : · (1481 ), : · /: · (1463 )

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기 중엽 문헌에서는 형이 후반 문헌에서는 형이 나타(3) 15 [RHH] , [RLH]

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에 따르자면 님금이 님그미에 한해 효자도. (1990) ‘ / ’志部昭平 ≪ ≫

와 열녀도 는 세기 중엽 문헌처럼 충신도 는 세기 후반 문헌처럼 다루어지게 된다15 , 15 .≪ ≫ ≪ ≫

나의 경우는 님금을에 대한 의 처리가 일관되지 못함을 보여 준다(2 ) ‘ ’ (1990) . [RHH]志部昭平

형을 기본으로 한 듯하지만 두 곳충 에서는 형이 제시되었다 님금을 역시 ( 3a, 17b) [RLH] . ‘ ’ 15

세기 중엽 문헌들에서는 형이 후반 문헌에서는 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RHH] , [RLH] .

가 님그믈 용비어천가 석보상절(4) . : · · (1447 , 1447 )
   나 님그믈 님금을 두시언해 님금을 능엄경언해. : · /: · (1481 ), : · (1461 )

이처럼 성암본 의 방점 표기에 대한 의 처리는 불완전한 모습을 지니므로 < > (1990)志部昭平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정본 수립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언해문에 대한 교정을 시도했다, .

(5) 성암본< > 의 교정 내용       (1990)志部昭平
   가 알애. : · 5)      ⇨ 알에충 : · ( 02a:8)
   나 뵈 리 고    . ·   뵈 리 고충 : · · · ( 03a:7)⇨      
   다 씬 이      . :臣 子 씬 ㅣ충 : ( 24b:5)臣 子⇨     6)

   라 쌰 즉그을 . · · ·社 稷 쌰 즉을충  : · · ( 32a:20)社 稷⇨     

5) 에는 알에 애 와 같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나 교주 에는 알에로 붙여쓰기가 된 것  (1990:125) ‘ : · [· ]’ 13) ‘ : · ’志部昭平
을 통해 띄어쓰기 표시는 착오인 것으로 생각된다.

6) 같은 이야기 안의 ㅣ ㅣ와 같은 예들을 참고할 수 있다    ‘ : : ’, ‘ · : ’ .孔 子 孟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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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암본 에 나타난 언해문을 이 교정한 경우들의 예시로 가 다는 (5) < > (1990) (5 )~(5 )志部昭平

각각 환경에 따른 연결어미 에 선어말어미 주격 조사ㅣ의 형태에 대한 교정으로 이는 (- ), (- -), ( )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문법 형태를 고려해 올바른 형태를 예측할 수 있는 대상들이다 라의 경. (5 )

우는 의 한자음 즉과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형태가 즉그을과 같이 음절로 특이하‘ ’ ‘· ’ ‘· ’ ‘· · ’ 3稷

게 표기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에서는 여러 판본에 쌰. (1990:235) ‘ · ·志部昭平 社 稷

즉그을로 적혀 있으나 쌰 즉을로 해야 하며 그 부분은 원본의 착오이고 선조판에는 · ’ , ‘ : · · ’ , { } 社 稷

샤직을로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 .

셋째 한자음에 대한 교정을 시도했다, .

(6) 성암본 < > 의 교정 내용(1990)志部昭平
   루   ·沃  ⇨ 충   · ( 02a:1)沃

       卿  ⇨ 충   ( 02a:7)卿
   橫  ⇨ 충   ( 11a:3)橫
슌·峻  ⇨ 쥰충   · ( 12a:12)峻
城  ⇨ 충   ( 13a:1)城
·有  ⇨ 충   : ( 16a:5)有
·副  ⇨ 충   · ( 22a:1)副
뎐天  ⇨ 텬충   ( 24a:1)天
려麗  ⇨ 리충   ( 30a:5)麗

은 성암본 에 나타난 한자음을 교정한 경우들을 예시한 것이다 다에서 보았듯이 한자(6) < > . (1 )

음의 방점을 교정한 것은 물론 자음의 청탁 을 중심으로 모음까지도 교정한 것을 볼 수 있, ( )淸濁

다 의 한자음은 동국정운 에 그 음이 거성인 롕와 평성인 링로 나타나는데 국호 . ‘ ’ ‘· ’ ‘ ’ , ‘麗 高句 

나 에서의 는 후자의 음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 ’ ‘ ’ .麗 高麗 麗 7) 또한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인  ‘: ’

는 전래 한자음에 이끌려 와 같이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 경우 ‘ ’ ‘ ’ . ‘ ’有 沃 志部昭平

에서는 와 속자의 자형이 유사해서 한자음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설명했다(1990:125) ‘ ’ .淚

한편 에서 교주를 통해 성암본 을 교정한 것 중에는 오류로 판단되어 수정이 , (1990) < >志部昭平

필요한 것들도 있다 먼저 교주 내용 중 방점 수정이 필요한 경우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가 님금을(7) . : · ( 1990:129)志部昭平 
   님금을충 : · · ( 03) 
   나 셰예셔. : · · ( 1990:240)後 世 志部昭平 
   셰예셔충 : · · · ( 33)後 世 

가는 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님금을의 경우 충신도 에서 형으로 나타나는 (7 ) (2 ) ‘ ’ [RHH]≪ ≫

7) 리예 충 의 존재와 더불어 용비어천가 제 장에 나오는 에 대한 주석 용  ‘ · ’( 30a:9) (1447) 6 ‘ ’ ‘ ’(高 句 麗 麗運 麗音离 高麗也 
가 가 참고된다 이때 국호 의 에 평성의 성점이 찍혀 1:11a) . ‘ ’ ‘ ’ ‘高麗 麗 로 나타나고 있음도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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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대세이므로 형으로 성조형을 정한 와 달리 로 수정할 수 [RLH] (1990:129) [RHH]志部昭平

있다.

나는 한자어 에 조사 예셔가 결합한 것으로 이때 거성불연삼의 성조 규칙이 반드시 (7 ) ‘ ’ ‘ ’後世

적용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예셔의 예를 거성으로 수정할 수 있다‘ ’ ‘ ’ .8) 에 (1990:212)志部昭平

서 역에셔 충신 를 역에셔로 교정한 사실이 참고된다‘ · · ’( 25b:20-21) ‘ · · · ’ .驛 驛

다음으로 교주 내용 중 언해문 수정이 필요한 경우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그듸(8) . · ( 1990:125)志部昭平 
   그듸를충 · ( 02) 
   나 딜어. · ( 1990:175)志部昭平 
   닐어충 · · ( 16) 
   다 업더리. · · ( 1990:181)志部昭平 
   업더러충 · ( 18) 
라    . ( 1990:229)志部昭平 

   충 ( 30) 
   마 씨 애. · · ( 1990:241)時 節 志部昭平 
   씨 에충신 · · ( 34)時 節 

가의 경우 에서는 성암본 에 롤로 되어 있는 것을 로 수정했는(8 ) (1990:125) < > ‘· ’ ‘· ’志部昭平 

데 런던본 에서는 이것이 를로 되어 있고 세기 문헌에서 그듸를이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 < > ‘· ’ 15 ‘ ’

할 때 를로 수정할 수 있다‘· ’ .

나의 경우 에서는 성암본 을 비롯한 다른 판본에서 이 부분이 닐(8 ) (1990:175) < > ‘ ·志部昭平 

어로 되어 있지만 다른 용례가 없어 미상 이라는 점 이 구절에 대응하는 한문 원문 ’ ( ) , ‘未詳 衆爭

에서 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딜어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런던본 에서’ ‘ ’ ‘ · ’ . < >殺之 爭 

도 이것이 닐어로 되어 있고 세기 한글 문헌에서 닐다의 용례 닐 시라 남‘ · ’ 15 ‘ ’ ( <奔騰   

명집언해 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닐어로 수정할 수 있다(1482) 30b:9>) ‘ · · ’ .

다의 경우 에서는 이 부분이 에서 업더리로 에서 (8 ) (1990:181) T1, T3 ‘ · ’ , T2, T4, T5志部昭平

업더러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옳은지 결정하기 어려워 전자를 따르되 성조만 평거거로 ‘ · ’ , [ ]

수정하여 업더리로 교주하였다 그러나 런던본 에서는 이 부분이 업더러로 되어 있고‘ · · ’ . < > ‘ · ’ , 15

세기 문헌에서 업더러디 형태만 문증된다는 점 이 두려 해 업더러디거 월인석‘ -’ ( <五百 醉象   

보 을 고려해 업더러로 수정할 수 있다(1459) 22:72a>) ‘ · ’ .

라의 경우 에 따르면 성암본에는 로 나타나 있는 듯하다(8 ) (1990:226) ‘ [L]’ . 志部昭平 志部昭

의 교주 에서는 을 뜻하는 단어 이 있었을 가능성과 발 의 착오일 (1990:229) 27) “ ” ‘ [L]’ ‘ [H]’平 足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둘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문 원문의 , . 

발꿈치를 베는 형벌에 대한 언해와 관련이 있고 런던본 에서도 ㅂ의 위쪽 획이 확인되‘ ’( ) < > ‘ ’刖刑

므로 이를 발 로 수정할 수 있다‘ [H]’ .

8) 녜예셔 효 의 경우 에가 평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녜 는 거의 고유어화된 단어로서 거성불연삼의 성 ‘ · · ’( 27b) ‘ ’ , ‘ ( )’常例 
조 규칙을 적용받았다고 설명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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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경우 을 보면 성암본 에는 애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8 ) (1990:241) < > ‘ ’ , 志部昭平 志

에서는 이를 교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런던본 에서는 이것이 에로 나타나 있으며 (1990) . < > ‘ ’部昭平

모음조화를 고려할 때도 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

끝으로 교주 내용 중 한자음 수정이 필요한 경우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9) . · ( 1990:123)朝 會 志部昭平 
   충 · ( 01)朝 會  
   나. · : ( 1990:177)烈 士 志部昭平  
   충 · : ( 17)烈 士 
   다 남 . ( 1990:238)南 誾 志部昭平 
   남 충 ( 33)南 誾 

가에서 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그 성모가 전청자인 와 전탁자인 두 가지이다(9 ) ‘ ’ ‘ ’ ‘ ’ . 朝  

에서는 의 한자음이 삼강행실도 의 여러 판본들에서 혹은 됴로(1990:123) ‘ ’ ‘ ’ ‘ ’ , 志部昭平 朝   

내훈 에서도 단어에 따라 뽁와 쎡 로 ‘ ’( , · ) ‘ ’( · , · , · )朝 廷 朝 服 朝 會 朝 夕 宋 朝          

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곳 의 한자음을 로 보았다 그러나 아래의 에서 볼 수 있‘ ’ ‘ ’ . ( )朝 ⅲ

듯이 월인석보 권 의 협주를 참조할 때 한자어 에 사용된 의 한자음은 성모가 전탁2 ‘ ’ ‘ ’朝會 朝  

자인 로 파악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런던본 에서도 에서 의 한자음이 ‘ ’ . < > ‘ ’ ‘ ’ ‘ ’朝會 朝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내훈 의 이본 중 하나인 봉좌문고본을 살펴본 결과 여기에서 나타.  

나는 의 한자음은 의 언급과는 달리 단 한 예 의 밑줄만 제외하고 모‘ ’ (1990:123) [( ) ]朝 志部昭平 ⅳ

두 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평성 동국정운 ( ) ( ) [ ](1448 4:18)斗 朝 又本韻ⅰ 【 】 
평성 동국정운 ( ) ( ) [ ](1448 4:19)覃 朝 又本韻ⅱ 【 】 
아 님금 뵈 씨오 월인석보 ( ) · · · : · : · · · (1459 2:69a)朝ⅲ   

뽁( ) · (1:17b, 2 :21b, 2 : 17a, 41a, 59b, 65a, 74a), · (1:18a), (1:19a, 朝 會 上 下 朝 服 朝 廷ⅳ     
샤 쎡19b, 2 :60a), (1:39b), · (2 :48a, 2 :47a, 48a-48b, 3:23b), 下 朝 朝 夕 上 下   쎡·朝 夕

(2 :57a)上 , · (2 :43a).宋 朝 下 

나의 경우 에서는 성암본 을 비롯한 여러 판본에 의 한자음이 (9 ) (1990:168) < > ‘ ’ ‘:志部昭平 士

로 출현함을 밝히면서 이를 전래 한자음에 이끌린 착오로 보고 동국정운식 표기인 로 교 ’ ‘: ’

정하였다 그러나 ㅣ니 충 에서는 교정하지 않기도 하여 의 한자음 표기 처. ‘ · : · ’( 17b) ‘ ’烈 士 士 

리가 일관되지 못하다 다와 관련해 에서는 으로 제시했으나 동국정. (9 ) (1990:238) ‘ ’志部昭平 誾

운식 한자음이 이고 런던본 에서도 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단순 착오로 보인다‘ ’ < > ‘ ’ . 

한편 다음과 같은 분철 표기의 예들은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으,   

로 초간본의 정본 수립을 위해 고려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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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님금이충 님금을충 주검을충 (10) . ( 01, 02, 27), ( 03, 08, 17, 18, 27[2]), ( 11)
    나 쳔 충 이 충 버 에 충   . [ ]( 01), [ ]( 18), [ ]( 21)財 僕 階

세종 당대의 일반적인 표기 양상을 따랐다면 의 예들은 각각 님그미 님그믈 주거믈(10) ‘ ’, ‘ ’, ‘ ’, 

쳔랴 죠 버터 로 표기되었어야 했다 물론 이러한 표기는 이 스 을 눈에 안아    ‘ ’, ‘ ’, ‘ ’ . ‘ , , , , 

담아 등과 같이 비음 아래에서 분철 표기가 행해졌던 월인천강지곡 과 같은 표기의 성격을 지’  

녔다고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효자도 와 열녀도 에는 연철 표기된 님그미. ‘ ’≪ ≫ ≪ ≫

가 나타나고 충신도 에도 사 미 미 주구미 사 누의니믈 스스 등과 같    , ‘ , , , , , , ’ ≪ ≫

이 비음 아래서 일반적인 연철 표기가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은 세기 중엽에서 후반으로 가며 나타난 표기법의 변화가 일부의 예에 반(10) 15

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즉 이러한 분철 표기 양상은 세종 이후의 표기 특성을 . , 

보여 주는 것으로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언해문에는 세종 당대는 물론 그 이후의 언어   

및 표기 특성이 혼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다.

정본 수립의 절차3.2.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정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이본들 중 어떤 것을   

중심으로 정본 수립 작업을 진행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충신도 의 경우 성암본 과 런. < > <≪ ≫

던본 이 그 대상으로서 전자는 전적으로 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잘 > (1990) , 志部昭平

촬영된 영인본이 아닌 흑백 복사본만을 참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한계를 지닌다.

특히 성암본 의 경우 영인 자료와 의 전산 입력본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 > (1990)志部昭平

이규범 외 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규범 외 에 따르면 의 입(2021) . (2021:300-301) (1990)志部昭平

력형이 비교적 정밀한 것이지만 소 손과 겨 격처럼 탈획된 부분이 , 101a01_11(: -: ) 106a01_04( - )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할 경우 별다른 교주 없이 교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암본 의 . < >

영인 자료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충신도 에 대한 의 전산 (1990)志部昭平≪ ≫

입력본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에 대한 정본 수립 절차는 한문본 삼강행실도 를 바탕으로 하여    

난상에 언해문을 더하는 것인데 이것은 충신도 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효자도 와 동일, ≪ ≫ ≪ ≫

하다 효자도 를 중심으로 정본을 수립했던 김유범 외 에서 제시했던 정본 수립 단계를 . (2020)≪ ≫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9)

가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언해문을 확정하는 단계(11) .   
    나 확정된 언해문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난상에 배열하는 단계. 
    다 한문본을 바탕으로 하여 정렬된 언해문을 수록하는 단계. 

9) 이후의 내용은 김유범 외 를 충신도 에 맞추어 다시 진술했다 (2020:148-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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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중세국어의 언어 및 표기 특성을 세종대부터 성종대까지의 변화라는 함수 관계로 풀(11 )

어내어 초간본의 정본에 들어갈 언해문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이는 런던본 을 중심으로 하되 . < >

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세기 국어가 지닌 특성들을 종합하여 가장 합(1990) 15志部昭平

당한 결론을 내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확정된 언해문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난상에 배열하는 단계로 난상에 배열되는 언해(11 )

문은 반엽을 기준으로 행 자가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실제로는 예외적인 부분들이 많아 16 10

각 이야기마다 세밀한 배열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에 대한 실제적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4 .

다는 한문본을 바탕으로 하여 정렬된 언해문을 수록하는 단계로 현존하는 한문본 중 상대(11 )

적으로 선본이라고 판단되는 하나를 정해 이를 언해본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확정된 언해. 

문을 난상에 수록하는 것이 주요 작업 내용인데 실제의 언해본에 근접할 수 있도록 언해문의 크, 

기 및 글꼴 등을 조정하는 그래픽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충신도 정본 수립 과정에≪ ≫   

서 염두에 두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서지 정보(12) . 
       규장각 소장 한문본( 172.1-Se63s)古貴  

반곽    : 26×16.5cm 
광곽 사주쌍변    :  
판심 내향 엽화문어미    : 2 
판심제    : 忠臣圖 

    나 그림. 
       규장각 소장 한문본 의 그림을 사용함( 172.1-Se63s) .古貴  
       한문본의 훼손이 심하거나 그림이 없는 경우에는 런던본 으로 교체하되 그림 하단에 교< > 

체 사실을 따로 명시함.
    다 언해문. 
       확정된 언해문을 각 이야기의 행 구조에 맞춰 입력함. 
    라 한문 원문 및 시찬. 
       규장각 소장 한문본 의 내용을 그대로 따름( 172.1-Se63s) .古貴  

의 요점은 정본 수립에서 정본의 바탕이 되는 기본 자료로 규장각 소장 한문본(12) (古貴 

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권 책으로 구성된 한문본 삼강행실도 의 현존본 중 172.1-Se63s) . 3 3 ≪ 

충신도 는 규장각 소장 한문본 이 유일하므로 원간본은 아니지만 충신도( 172.1-Se63s)古貴 ≫ ≪

의 그림과 한문 원문 및 시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림의 경우 한문본의 훼손이 심한 경우는 런던본 의 그림을 써야 하는데 충신도 의 언< > , ≪ ≫

해본 그림이 실제로 한문본에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런던본 의 33, 34, 35 . < >

흑백으로 된 복사본 그림을 써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실제로 효자도 에서 런던본. < >≪ ≫

의 흑백으로 된 복사본 그림에 바탕색을 넣어 다른 부분들과 거의 동일하게 정본을 만든 것이 

이러한 작업의 전례가 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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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해문에 대해서는 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 있고 배열과 관련된 실제적인 내용에 3.1.

대해서는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한문 원문 및 시찬은 한문본과 언해본이 서로 차이가 없기 때4 . 

문에 규장각 소장 한문본 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더불어 공개된 이( 172.1-Se63s) . 古貴 

미지 자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각 엽의 판심제와 장차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작업도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초간본 충신도 의 정본 수립의 실제4. ≪ ≫

장에서 수정한 언해문을 확정하고 정본 수립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장에서 논3 . 3

의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본 수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충신도 중 하나의 이야기≪ ≫ 

(이업수명를 중심으로 정본 수립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

정본의 언해문 입력 체제4.1. 

충신도 는 효자도 와 마찬가지로 이야기별로 행자수가 불규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 ≫

그러므로 각 글자를 원본과 동일한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 이야기별 행자수를 정확히 파악할 필

요가 있다.

표 충신도 의 글자 배열 정보 앞면 뒷면< 5> (a: , b: )≪ ≫

10) 이에 대한 실제 모습은 김유범 외 의 마지막 부분에 실린 정본 효자도 중 번째 은보감오 이야기를 참조할 수  (2022) < > 35 ‘ ’ 
있다.

제목 행자수 행별 부정자수 위치 협주 위치 분량
용봉간사 행 자14 9 없음 행 자 행 자a2 5 ~ 3 4 반엽
난성투사 행 자16 10 행 자a12 11 행 자 행 자a2 5 ~ 4 4 엽1

석작순신 행 자16 10
행 자a1/a2/a3 12
행 자a4/a8 13 ,
행 자a5/a6/a7 14

없음 엽1

왕촉절두 행 자15 10 없음 없음 반엽
기신광초 행 자16 10 없음 없음 엽1

소무장절 행 자21 14
행 자a2/a4/a15/b12 15 ,

행 자a14/b18 16 ,
행 자a3/a18 17 ,

행 자 자a2 11 ~ 15 ,
행 자 행 자a18 17 ~ a19 3 ,
행 자 행 자b1 8 ~ b2 1

엽1

주운절함 행 자19 10 행 자b2 11
행 자 행 자a5 7 ~ a6 3 ,
행 자 행 자 a16 10 ~ a17 6

엽1

공승추인 행 자22 12
행 자a14/b3/b5 13 ,

행 자b4 14 ,

행 자 자a6 2 ~ 7 ,
행 자 자a8 1 ~ 5 ,
행 자 행 자a10 8 ~ a11 6

엽1

이업수명 행 자16 10 없음 행 자 행 자a3 7 ~ a4 6 엽1

혜소위제 행 자16 10 행 자a9 13
행 자 자a2 4 ~ 9 ,
행 자 행 자a14 5 ~ a15 1 ,
행 자 행 자b8 7 ~ b9 3

엽1

변문충효 행 자18 10 행 자a16 11 행 자 자a3 1 ~ 5 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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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치사 행 자19 10

행 자a2/b7 11 ,
행 자a17 14 ,
행 자a18/b1 13 ,

행 자a19/b2/b3/b4/b5/b6 12

행 자 자a2 3 ~ 7 엽1

안원매적 행 자21 12
행 자a1 14 ,
행 자a7 11

행 자 행 자a6 12 ~ a7 6 ,
행 자 행 자b3 9 ~ b4 3 ,
행 자 자b15 3 ~ 5

엽1

장허사수 행 자16 10 없음 없음 엽1
장흥거사 행 자17 10 행 자b8/b9 11 없음 엽1

수실탈홀 행 자20 12 없음
행 자 자a18 3 ~ 7 ,

행 자 행 자b8 6 ~ b9 1
엽1

연분쾌사 행 자18 11 없음
행 자 행 자a16 8 ~ a17 2 ,
행 자 자a18 5 ~ 10 ,
행 자 행 자b16 11 ~ b17 5

엽1

약수효사 행 자20 12
행 자a17/a18/a19 14 ,

행 자a20 13 ,
행 자b5 11

행 자 자a2 3 ~ 6 ,
행 자 행 자a16 12 ~ a17 6 ,
행 자 자b5 4 ~ 11 ,
행 자 행 자b14 12 ~ b17 1 ,
행 자 행 자b19 3 ~ b20 2

엽1

유갑연생 행 자17 10 행 자b4 11
행 자 행 자a7 1 ~ a8 2 ,
행 자 행 자b9 1 ~ b10 1

엽1

부찰식립 행 자19 12 없음 행 자 자a17 2 ~ 9 엽1

방예서금 행 자18 12 행 자a12/a13/a14/a15/a16 13

행 자 자a8 5 ~ 10 ,
행 자 자a11 3 ~ 8 ,
행 자 자b3 3 ~ 5 ,

행 자 행 자b9 10 ~ b10 12 ,

엽1

악비열배 행 자21 12 없음

행 자 행 자a11 12 ~ a12 4 ,
행 자 자b8 5 ~ 11 ,
행 자 행 자b14 10 ~ b15 12 ,
행 자 자b18 3 ~ 9

엽1

윤곡부지 행 자16 10 행 자a1/a2 11 ,
행 자 행 자a4 10 ~ a5 10 ,
행 자 행 자a12 5 ~ a13 3 ,

엽1

천상불굴 행 자20 13

a10/a12/a16/a19/a20/
행 자b4/b6/b9/b12/b13/b15/b17 14 ,

행 자b4 12 ,
행 자b8/b10/b11/b14/b18 15 ,

행 자b19 17

행 자 행 자a14 2 ~ a51 12 , 엽1

방득여소 행 자21 13
좌측협주a8/b8( )/

행 자b14/b16/b18/b19 12 ,
좌측협주 자b4( ) 14

행 자 행 자a20 9 ~ b9 4 , 엽1

화상손혈 행 자20 12 없음
행 자 자a9 3 ~ 13 ,
행 자 자b17 4 ~ 7

엽1

강산장군 행 자19 11
행 자a13 12 ,
행 자b18 13

행 자 자a7 3 ~ 8 , 엽1

하마자분 행 자16 10
a10/a11/a12/a13/

행 자a14/a15 11 ,
행 자a16 12 ,

행 자 행 자a3 6 ~ a4 4 ,
행 자 자a10 2 ~ 9 ,

엽1

보안전충 행 자19 11
행 자a6 10 ,

행 자행 맞춤a14 3 ( ),
행 자 행 자a3 11 ~ a4 4 , 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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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는 충신도 의 각 이야기별 행자수 행별 부정자수 협주의 위치를 정리한 것이다< 5> , , . ≪ ≫

김유범 외 에서 논의된 행자수를 바탕으로 효자도 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2020) .≪ ≫

제상충렬 행 자20 14 좌측협주행 자a16/b8( ) 15

행 자 자a3 8 ~ 10 ,
행 자 자a7 2 ~ 8 ,

행 자 행 자b8 3 ~ b9 4 ,
행 자 자b18 3 ~ 7

엽1

비령돌진 행 자20 12 없음 행 자 자a8 1 ~ 7 , 엽1

정이상소 행 자20 14
행 자a3 13 ,
행 자a11 15 ,

행 자 행 자a10 12 ~ a11 5 ,
행 자 행 자b12 10 ~ b13 3

엽1

몽주운명 행 자20 13

행 자개행 행 맞춤a3 5 ( , ),
행 자개행 행 맞춤a9 2 ( , ),
행 자개행 행 맞춤a12 9 ( , ),
행 자개행 행 맞춤a19 12 ( , ),
행 자개행 행 맞춤a20 9 ( , ),

행 자b6 14 ,
행 자개행 행 맞춤b13 1 ( , ),
행 자개행 행 맞춤b16 2 ( , )

행 자 자a11 4 ~ 9 , 엽1

길재항절 행 자16 10

행 자a11/a12 9 ,
행 자개행 행 맞춤a16 9 ( , ),
행 자개행 행 맞춤b4 3 ( , ),
행 자개행 행 맞춤b6 1 ( , ),

행 자 행 자a11 7 ~ a12 5 엽1

원계함진 행 자16 10 행 자a1 11 없음 반엽

행자수 효자도≪ ≫ 충신도≪ ≫
행 자11 07 1
행 자12 07 1
행 자14 09 3 1
행 자15 07 1
행 자15 09 1
행 자15 10 1 1
행 자16 07 1
행 자16 10 20 10
행 자17 10 3 2
행 자18 10 2 1
행 자18 11 1 1
행 자18 12 1
행 자19 10 2
행 자19 11 2
행 자19 12 1
행 자20 12 4
행 자20 13 2
행 자20 14 2
행 자21 12 2
행 자21 13 1
행 자21 14 1
행 자22 12 1

표 < 6 효자도 와 충신도 의 행자수 비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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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순서대로 행자수를 보면 통일성이 없어 보이나 행자수별로 정리를 해 보면 효자도≪ ≫

와 마찬가지로 행 자의 행자수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언해본 16 10 . 

삼강행실도 를 편찬할 때 처음부터 원고 분량의 기준을 행 자로 어느 정도 상정하고 편찬 , 16 10

작업에 들어갔다고 추정케 한다 곧 이야기의 분량이 짧아서 반엽에 불과할 때는 자 내외로. 160 , 

분량이 길어서 엽을 차지할 때는 자 내외를 상정하였다고 풀어서 해석해 볼 수 있다1 320 .11) 

다만 효자도 의 경우 효순사실 과 효행록 이 주요 원전이고 이 책들은 일종의 교훈, ≪ ≫ ≪ ≫ ≪ ≫

서로서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행 자에서 벗어나는 경우라도 대부분 그보다 행자, 16 10

수가 적은 이야기 편이다(9 ) . 

반면 충신도 는 효순사실 이나 효행록 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다고 할 수 있≪ ≫ ≪ ≫ ≪ ≫

는 중국의 역대 사서가 주요 원전인 까닭에 행 자의 행자수에서 벗어나는 경우라도 대부분 16 10

그보다 분량이 많은 이야기 편로 구성되어 있다(23 ) .12)

다음으로 앞에서 수정된 언해문을 바탕으로 글자별 유형본문 협주문과 위치 정보몇 행 몇 ( / ) (

자를 바탕으로 태그를 부착하였다 일관적인 변환 작업을 위하여 입력 형식은 형식으로 ) . XML 

통일하였다.13)

가 수정한 원문의 전산 입력 자료(13) . 14)

    
나 형식에 따른 태그 정보 추가 가의 밑줄 부분만    . XML (‘13 ’ )

11) 행수만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수를 함께 줄이거나 늘린 이유는 난상의 여백을 최소하하여 내용이 부실해 보이지  
않게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김유범 외 참조( 2020 ). 

12) 또한 분량이 기준보다 적거나 많을 때는 자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을 먼저 사용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행수를 줄이거 
나 늘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수의 경우 자를 기준으로 하여 줄일 때는 자까지 허용하였고 늘릴 때는 . 10 7 , 
자까지 허용하였다 행수의 경우 행을 기준으로 줄일 때는 행까지 허용하였고 늘릴 때는 행까지 허용하였다14 . 16 11 , 22 . 

13) 일관적인 변환 작업을 위하여 김유범 외 를 참고하여 형식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나 많은 부분 개선이 이루어 (2020) XML
졌다 주요 차이점으로는 영인 이미지 연동 태그 추가 성암본 런던본 정본 입력이 가능한 태그 추가 성암본과 . , 1. , 2. , , , 3. 
런던본의 차이를 글자 색으로 대비하는 기능 추가 부정자수가 출현하여 글자의 배열이 맞지 않을 때 음영으로 표시하, 4. 
는 태그 추가 등이다.

14) 해당 입력 자료는 후에 제시될 정본과 달리 어절별 띄어쓰기 정보가 추가된다 띄어쓰기의 기준은 김유범 외 을 참고 . (2020)
하였다.

리 이 한 애 그위 실 더 니 이 李 業 漢 王 莽 攝    셥 야 셥政 攝【  
政 政 事   모 도자 바 셔 돕 씨 라 리 이 호 라 李 業 病】     

고 그위 실 리 고 묏고 래 수 머 잇 더 니 에 손 이 블後 公 孫 述    
러 늘 긋 탈 고 아 니 닐어 늘 손 이 윤 이 브 려 病 公 孫 述 尹 融 毒    
똑 수울 가 져 가 아 셔 로 저 류 닐 면 ㅅ 벼 슬 오 아詔 書 公 卿     
니 닐 면 약 머 규리 라 니 리 이 듣 디 아 니커 늘 윤 이 藥 李 業 尹 融  
닐 오 집 사 충신도  

블 러 몯 의 론議 論   리 여 야 리 이 닐 오 부ㅣ 李 業 丈 夫    
매 돤 얀 디 오 라거 니 쳬 ㅣ 어 듸 브 트 료 고 똑決 斷 妻 子 毒    
머 거 주 그니 라 충신도 酒  

<?xml version='1.0' encoding='utf-8'?>
< >
< n=" ( )_09a">
<img n="09a">https://samgang.xyz/_media/image/ /09a.jp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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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교정 사항이 반영된 입력본이다 가와 표 를 바탕으로 나와 같이 글자별(13 ) . (13 ) < 5> (13 )

로 태그를 추가하였다 나의 태그에 대해 설명하면 우선 상위 요소의 충신 XML . (13 ) , “< n="李業

충신 태그는 이야기의 제목과 장차를 나타낸다( )_09a"> ~ </ >” .授命漢

<row n="03">
<cha n="01"><main>· </main><seong>· </seong><london>· </london><array></array></cha>
<cha n="02"><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3"><main>· </main><seong> </seong><london> </london><array></array></cha>  
<cha n="04"><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5"><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6"><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7"><anno n="01"> </anno><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8"><anno n="01">· </anno><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9"><anno n="01"> </anno><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10"><anno n="01">· </anno><seong></seong><london>· </london><array></array></cha>
<cha n="07"><anno n="02">· </anno><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8"><anno n="02"> </anno><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9"><anno n="02">· </anno><seong></seong><london> </london><array></array></cha>
<cha n="10"><anno n="02"> </anno><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row>

중략 …… ……

<row n="16">
<cha n="01"><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2"><main>: </main><seong>· </seong><london>· </london><array></array></cha>
<cha n="03"><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4"><main> </main><seong></seong><london> </london><array></array></cha> 
<cha n="05"><main>· </main><seong> </seong><london> </london><array></array></cha>
<cha n="06"><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7"><main>· </main><seong></seong><london> </london><array></array></cha>
<cha n="08"><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9"><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10"><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row>
</ >

< n=" ( )_09b">
<img n="09b"> 충신도https://samgang.xyz/_media/image/ /09b.jpg</img>

중략 …… ……

<row n="01">
<cha n="01"><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2"><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3"><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4"><main>· </main><seong> </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5"><main>: </main><seong> </seong><london> </london><array></array></cha>
<cha n="06"><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7"><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8"><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09"><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cha n="10"><main> </main><seong></seong><london></london><array></array></cha>
</row>

중략 …… ……

충신</ >
삼강행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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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하위 요소로 태그는 행별로 원문을 구분한 것으로 표 를 “<row n="xx"> ~ </row>” , < 5>

참고하여 기본 행을 행으로 하여 속성 번호를 설정하였다 또한 행을 초과하는 이야기는 16 , . 16

초과된 행만큼 태그를 추가하였다.

태그의 하위 요소인 태그는 글자별 위치를 구분한 것이다<row> “<cha n="01"> ~ </cha>” . 

태그의 하위 요소로 해당 글자가 본문일 때는 태그를 사용하고 협주문일 때<cha> “<main>” , 

는 태그를 사용하였다 다만 협주문은 소자쌍행 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anno>” . ( )小字雙行

셔 와 같이 속성 번호를 로 나누“<anno n="01">· </anno>, <anno n="02">· </anno>” ‘01/02’

어 쌍행을 구분하였다.

태그는 김유범 외 를 참고한 것이라면 충신도 에<row>, <cha>, <main>, <anno> (2020) , ≪ ≫

서는 비교 작업을 좀 더 정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태그를 더 추가하였다. 

먼저 태그를 충신 태그의 하위에 두어 런던본 의 영인 이미지를 연동시켰고 정본 <img> < > < > , 

입력본과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태그의 하위 노드에 태그. <row> <main>, <anno> 

와 별도로 태그를 추가하였다 태그는 에 입력된 <seong>, <london> . <seong> (1990)志部昭平

성암본 의 글자를 입력하였고 태그는 런던본 의 글자를 입력하였다 다만 < > , <london> < > . 

태그와 태그는 정본 입력과 차이가 있을 때만 기입하였고 정본과 차이가 <seong> <london> , 

없을 때는 빈 태그로 두었다.

또한 글자의 배열 간격이 균일하지 못한 경우를 드러내기 위하여 태그를 추가하였다<array> . 

표 와 표 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행 자를 기본으로 하여 행자수를 지키려는 입장은 < 5> < 6> , 16 10

초고의 작성 시기로 추정되는 세종 때부터 이미 있었던 지침이라 추정된다.15) 그러므로 부정자 

수가 어렵지 않게 관찰되는 것을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그림 충신 행[ 4] < 02a:11~13 >

그림 는 충신 행 의 런던본 과 정본 입력본을 나란히 비교한 것이다 정본 입[ 4] < 02a:11~13 > < > . 

15) 그 밖에  몽주운명, 길재항절 등에서 보이는 개행으로 인한 긴 공백의 경우에도 자수를 고려하여 칸을 비워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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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본은 글자마다 한 칸씩 공간을 차지하므로 행과 같이 부정자수가 발생하면 마지막 글자만 12

줄이 맞지 않아 고자가 도드라져 보인다 반면에 실제 영인본은 부정자수가 있는 행이더라도 ‘· ’ . 

시각적으로 도드라져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행자수가 일정한 옆 행과 전체 길이를 맞추려고 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전체 길이를 맞추려고 하였다면 첫 글자부터 조금씩 글자 크기나 간격, 

을 줄여서 균형 있어 보이게 하여야 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특정 글자에서 갑자기 글자의 간격, 

을 좁히거나 글자를 작게 쓰는 방식으로 길이를 맞춘 것 같은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그림 의 런던본 은 일반적 자수인 자에 맞게 균등하게 빨간색 선을 그어 놓은 것이[ 4] < > 10

다.16) 약간의 편차는 있어도 대체로 빨간선에 맞게 한 글자씩 배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그런데 행은 첫 글자부터 조금씩 간격이 좁아지거나 글씨가 작아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12

니라 번째 글자부터인 나 시 부분에서 행의 지로나 행의 고님과 달리 세 글자가 8 ‘ · ’ 11 ‘· · ’ 13 ‘· : ’

조밀하게 기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한자음에서 자주 관찰되는데 교정. , 

의 기간이 길었던 삼강행실도 의 특성상 교정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그 양상을 ,  

정리하기 위해 태그를 추가하였다<array> .17)

이렇게 작성된 충신도 의 문서는 아래의 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여 각 이야XML (14) XSLT ≪ ≫

기별 행자수에 맞게 의 표 형식으로 문서를 변환하였다 가는 의 문서이고 HTML . (14 ) XSLT (14

나는 문서에 의하여 충신도 의 문서가 표 형식으로 변환된 것이다) XSLT XML HTML .≪ ≫ 18)

가 의 문법(14) . XSLT

16) 빨간색 선은 크롬 기반 웹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코드를 작성 후 사용하였 Tampermonkey Javascript 
다 이 코드는 데이터에 입력된 행자수의 마지막 자수의 정수값만큼 이미지에 균일한 간격의 빨간선을 긋게 해준다. xml .

17) 이러한 배열 정보에 기반한 교정 의심 부분들은 유형화하여 정리 작업 중이다 .
18) 이상의 작업은 도쿠위키 서버를 이용하였으며 표 형식으로 충신도 편의 이야기를 모두 작성하였다 HTML 35 .

<xsl:stylesheet version="1.0" xmlns:xsl="http://www.w3.org/1999/XSL/Transform" xmlns="http://www.w3.org/TR/REC-html40">

<xsl:template match="/">
<html>
<head>

삼강행실충신도<title> </title>

중략… …

</head>
<body>

삼강행실도<xsl:apply-templates select=" "/>
</body>
</html>
</xsl:template>

삼강행실도<xsl:template match=" ">
충신<xsl:apply-templates select=" "/>

</xsl:template>
충신<xsl:template match=" ">

    <div class="button-container" style="page-break-before:always">
이미지 숨기기        <button onclick="showImage(this)">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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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

    </div>
    <div class="container">
        <img src="{img}" class="full-width" />
        <div id="grid-overlay" class="grid">
            <xsl:call-template name="generate-grid"/>
        </div>
    </div>

① 

<div class="table-container">

<table width="90%" height="auto">
    <tr text-align="right">
        <th colspan="34" class="c"><xsl:apply-templates select="@n"/></th>
    </tr>
    <tr text-align="right">
        <th colspan="2" class="c">16</th>
        <th colspan="2" class="c">15</th>
        <th colspan="2" class="c">14</th>
        <th colspan="2" class="c">13</th>

중략… …
        <th colspan="2" class="c">03</th>
        <th colspan="2" class="c">02</th>
        <th colspan="2" class="c">01</th>
        <th colspan="2" class="c">00</th>
    </tr>

<tr text-align="right">
<xsl:apply-templates select="row[@n]/cha[@n='01']">
<xsl:sort select="../@n" data-type="number" order="descending"/>
<xsl:sort select="anno/@n" data-type="number" order="descending"/>
</xsl:apply-templates>
</tr>

중략… …
</table>
</div>
<br/><br/><br/>
</xsl:template>

중략… …

② 
<xsl:template match="row[@n]/cha[@n='01']">
   <xsl:choose>
    <xsl:when test="main">
         <xsl:if test="position() = last()">
         <th colspan="2"><p><xsl:apply-templates select="main"/></p></th>
         </xsl:if>
         <xsl:if test="position() != last()">
         <td colspan="2"><p><xsl:apply-templates select="main"/></p></td>
         </xsl:if>
      </xsl:when>
    <xsl:otherwise>
      <xsl:if test="position() = last()">
         <th class="a"><a><xsl:apply-templates select="anno"/></a></th>
      </xsl:if>
      <xsl:if test="position() != last()">
         <td class="a"><a><xsl:apply-templates select="anno"/></a></td>
      </xsl:if>
    </xsl:otherwise>
   </xsl:choose>
</xsl:template>

③

<xsl:template match="row/cha">
<xsl:variable name="hasSeong" select="boolean(seong[string-length() > 0])"/>
    <xsl:variable name="hasLondon" select="boolean(london[string-length()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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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 문법에 의해 변환된 충신도 문서이미지 교체  . XSLT ( )≪ ≫ 

<xsl:template match="anno">
<xsl:apply-templates />
</xsl:template>

</xsl:stylesheet>

    <xsl:variable name="hasArray" select="boolean(array[string-length() > 0])"/>
    <xsl:variable name="class">
        <xsl:choose>
            <xsl:when test="$hasSeong and $hasLondon">g</xsl:when>
            <xsl:when test="$hasSeong">b</xsl:when>
            <xsl:when test="$hasLondon">r</xsl:when>
            <xsl:otherwise></xsl:otherwise>
        </xsl:choose>
    </xsl:variable>
    <xsl:variable name="tooltip">
      <xsl:choose>

        중략 … …

성암본          <xsl:when test="$hasSeong"> : <xsl:value-of select="seong"/></xsl:when>
런던본          <xsl:when test="$hasLondon"> : <xsl:value-of select="london"/></xsl:when>

      </xsl:choose>
    </xsl:variable>
    <xsl:choose>
        <xsl:when test="main">
            <xsl:if test="position() = last()">
                <th colspan="2">
                    <xsl:attribute name="bgcolor">
                        <xsl:if test="$hasArray">#87CEEB</xsl:if> 
                    </xsl:attribute>
                    <xsl:choose>
                        <xsl:when test="$hasSeong or $hasLondon">
                            <div class="tooltip">
                                <p class="{$class}"><xsl:apply-templates select="main"/></p>
                                <span class="tooltiptext"><xsl:value-of select="$tooltip"/></span>
                            </div>
                        </xsl:when>
                        <xsl:otherwise>
                            <p class="{$class}"><xsl:apply-templates select="main"/></p>
                        </xsl:otherwise>
                    </xsl:choose>
                </th>
            </xsl:if>

        중략 … …
        </xsl:otherwise>
    </xsl:choose>
</xsl:template>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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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은 링크로 연결된 이미지를 출력하거나 버튼을 누르면 숨기라는 코드이며 나의 (14 ) (14 )①

과 같이 반영되었다 또한 각주 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미지에는 데이터에 기록된 글자. 16) XML ①

수에 맞게 붉은 수평선이 자동으로 그어지며 배열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19) 

가의 는 첫째 열과 둘째 열에 대한 문법으로 충신 태그의 속(14 ) “< n=" ( )_09a">”李業授命漢②

성 내용인 표의 제목을 우측 정렬하고 행수를 각 테이블의 칸에 맞게 표시하라는 뜻이며 나, (14 )

의 와 같이 반영되었다.②

가의 은 나의 셋째 열에 대한 문법이다 협주의 소자쌍행 을 고려해 (14 ) (14 ) . ( )小字雙行③

속성을 추가하고 기본적으로 한 칸에 두 자 공간을 배정하였다 또한 문법으“colspan=2” . XSLT

로 변환한 표는 옛 문헌처럼 우종서 로 작성되는 게 아니라 좌횡서 를 기본으로 ( ) ( )右縱書 左橫書

작성되기 때문에 숫자 역시 부터 까지 역순으로 작성하였다 이 문법으로 충신도 의 16 1 . ≪ ≫

문서가 나의 과 같이 변환되었다XML (14 ) .③

가의 는 나의 셋째 열에 대한 문법이다 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읽을 때는 종서로 (14 ) (14 ) . ④ ②

읽으나 의 전산 처리에서는 위치 정보 태그를 바탕으로 횡서로 작성된다 각 행의 XSLT . <row 

태그의 하위 요소가 인 글자를 모두 표의 셋째 열에 표시하라는 뜻n="number"> <cha n="01">

이다 다만 이대로 제시하면 표의 방향이 기본값인 좌횡서 로 배치되기 때문. XSLT (left to right)

에 의 번호 속성을 역순인 내림차순 으로 변경하여 행<row n=""> (order="dscending") 16 (row 

의 글자 제가 맨 좌측부터 배치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가 나의 이n="16") <cha n="01"> (: ) (14 ) ③

다.

가의 는 김유범 외 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비교 검토를 정밀하게 하기 위해 (14 ) (2020)④

가의 에 대한 세부설정을 추가한 것이다 내지 태그에 글자를 입력하(14 ) . <seong> <london> ③

면 기능이 적용된다 곧 의 하위 노드에 속한 태그 내지 태그, ‘tooltip’ . <cha> <main> <anno> 

의 글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영인 이미지의 상단에 성암본 과 런던본 의 글자가 뜨면< > < >

19) 런던본 의 영인본 중 스캔 과정에서 책이 비스듬히 스캔된 경우가 있는데 정본 작업 과정에서 기울기가 심한 경우 보정 < > , 
을 거치고 수평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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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본 입력자와 비교 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태그에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 <seong> <main> 

태그 내지 태그의 글자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태그에 글자가 있을 경우에<anno> , <london> 

는 빨간색으로 과 태그 모두에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글자색이 , <seong> <london> 

표시되어서 성암본 과 런던본 의 차이를 색상으로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 < > .

4.2. ‘□9이업수명을 통해 본 정본 수립의 실제’

다음은 충신도 의 번째 이야기인 이업수명 으로 런던본 과 정본의 언해문을 9 ‘ ( )’ < >李業授命≪ ≫

비교하고자 한다.20)

영인본과 정본의 언해문 비교(15) 

20) 이업수명을 대표적인 예시로 든 이유는 행 자로 정형성을 띠면서도 비교적 다양한 수정 사항이 반영되었기 때문이 ‘ ’ 16 10
다 교정한 부분은 나의 와 같이 에 의해 색깔로 구분하였다. (14 ) xslt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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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의 이업수명 에서 수정된 사항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수정한 글(15) ‘ ( )’ . 李業授命

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교정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이업수명 에서 탈획자를 교정한 글자들을 정리한 것은 과 같다‘ ( )’ (16) .李業授命

탈획자의 교정(16) 

런던본 성암본/ (4)
섭 · ·攝 攝→ 셥, · ·病 病→   체, /妻 妻 妻□ → 쳬, :酒

:酒→  

런던본(16)

ㅣ: :李 李→ 리 그의실 그, · → 위실 저 · , · ·政 政→  리 , ·
·→ 라 ���, · ·業 業→  기 , · ·→ 리, · ·述 述→   ㅓ , 

→ 어, 탈획( ) → 述, · ·詔 詔→   ���, 卿 卿→ , ·
으 ·→ 오 미 , → 머, 融 融→   ㅇ , → 야 내 , · ·→ 매

성암본(1) 거□ → 

을 보면 탈획자는 유독 런던본 에서 자주 확인된다 또한 런던본 과 성암본 에서 모두 (16) < > . < > < >

확인되는 탈획자는 주로 한자음에서 확인된다 의 결과만 보면 이업수명 의 경우 . (16) ‘ ( )’李業授命

런던본 이 성암본 보다 훼손이 더 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용한 성암본 은 영인 자< > < > < >

료가 아니라 의 전산 입력 자료이므로 특히 탈획자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1990) . 志部昭平

의 범례 에서는 저본 의 인쇄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결획이나 탈획의 (1990:13) 4.3 “志部昭平 「 」

종류는 밝히지 않고 생략한다.”21)고 하였고 글자의 훼손이 심한 일부에 한하여 와 같은 기, ‘ ’□

21)“ 底本 以外 錯誤 明 原本 錯誤 恩 含 底本 上 復のこれら の については らかな の と われるものをも めて のままとし のめたり「 ｣ 「 」 、
[]原 部分 本文 嘗該箇所 囲 底本 形 示したりした については の に に んで の を した「 」 ｢ ｣ 。 底本 刷 悪ただし の りの さによって「 」

生 見 欠画脱画 類 省略 従じたと られる の は に う ( 1990:13)”志部昭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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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성암본 의 입력본이 올바른 글자로 입력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탈획의 < >

정도가 런던본 과 유사하거나 더 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규범 외 에서는 효자도< > . (2021) ≪

의 민손단의와 강혁거효를 대상으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 ’ ‘ ’ . ≫

기존 논의에서는 전래 한자음 내지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착오로 판단하였던 한자음들 중 일부는 

의 예와 같이 단순 탈획자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런던본 에서만 확인된 탈획자 (16) . < >

개는 성암본 을 실사할 수 없어서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런던본 성암본에 모두 확인되16 < > /

는 탈획자 중 체 쳬와 성암본 에서만 확인되는 탈획자 거의 경우는 런‘ / ’ < > ‘ ’ <妻 妻 妻□ → □ → 

던본 의 상태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

은 방점이 떨어진 것을 교정한 예이다(17) . 

탈각점의 교정(17) 

런던본 성암본/ (14)

業 業→  · 한 , 漢 漢→ 한· 뼝 , 病 病→ · 리 리 , · /
→ :리 더 , → 더· 니 , → 니· 이 , → 이· 윤 윤, · : , ·→ 
윤 윤 이 : , → → 이· 똑 똑 거 거, · , · , · , → → →  
라 라·→ 

런던본(8)
실 실 이 이 묏 · , · , → → → 묏: 긋 긋 오 오, · , · , → → 

돤 돤 니 니· , : , ·→ → →  

성암본(5)
애 → 애· 똑 똑 러 러, · , · , · , :毒 毒→ → → →    


탈각점은 탈획자만큼 자주 확인된다 다만 탈획자보다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런던본 에만 . . < >

발견되는 탈각점의 음절은 성암본 이 탈각되지 않은 올바른 성조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성암< > . <

본 에만 발견되는 탈각점의 음절은 런던본 이 탈각되지 않은 올바른 성조를 반영한 것인데 동> < > , 

일 쇄출본 내지 복각본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지 다소 의심스럽다.22) 

은 하나의 글자에 탈획점과 탈획자가 같이 확인되는 예이다 주로 런던본 에서 자주 확(18) . < >

인되는데 이는 과 유사하게 성암본 은 탈획자를 고려하지 않고 전산 입력한 것과 무관하지 , (16) < >

않아 보인다.23)

탈획자와 탈획점의 교정(18) 

런던본 성암본/ (6)
/政 政 政→   ·, · / →   · ㅂ 바 , / → 바· , · /
→  · 몯 몯 ㅣ 리 리, / : , / ·→ → 

런던본(5)
경 政 政→ · 도 , → 돕: , →  호· 브 ���, · , □ → → 
·業

성암본(1) □ → 도·

의 이들한국한자음 한자의 이체자 등 이외의 착오에 대해서는 명백한 원본의 착오로 생각되는 것을 포함하여    [ ( , ) 底本 底｢ 」 「
과 같이 하고 위의 고치거나 복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 의 해당 부분에 로 둘러싸 저본의 형태를 나타냈다, [ ] ‘ ’ . 本」 ｢ ｣ 다

만 의 인쇄의 잘못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결획 탈획 류는 생략한다, .]底本「 」
22) 를 고려하면 에서 교정 설명 없이 교정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추정은 실사 검토가 뒷받 (15) (1990)志部昭平
침되어야지 더 명확해질 것이다.

23) 다만 이 예들은 런던본 과 달리 성암본 이 탈각점이 없이 올바른 성조를 보이는 글자이므로 의 예와 완전히 동일하 < > < > (15)
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 예 역시 탈획자를 교정 설명 없이 복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탈각점도 교정 설명 없이 복원하였. (17)
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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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는 글자의 획이나 방점이 오히려 추가되어 있어 교정한 특이한 예이다 그런데 자세(19) . 

히 보면 일반적인 획이나 방점하고는 생김이 달라 획이나 점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가는 . (19 )

ㅠ의 좌측 세로획이 비대칭적이고 나는 거성점이 주변의 다른 방점과 다르게 생겼음을 확‘ ’ , (19 )

인할 수 있다. 

가획 내지 가점의 교정(19) 

    가 가획의 교정성암본 런던본 슈 수 . ( / ): → 

     나 가점의 교정성암본 런던본 주 주. ( / ): · → 

은 이체자를 정자로 교정한 예로 성암본 의 전산 입력본에서는 이미 이 (20) , < > (1990)志部昭平

정자로 교정을 하였기 때문에 런던본 을 통해서만 이체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본화 작업에, < > , 

서는 대응 한문과 맥락을 고려하여 정자로 수정하였다.

이체자를 정자로 교정(20) 
    [ + ] , 芖 十 莽→ [ + ] , 子 糸 孫→  , 卿→  , 決→  斷→ 

이상과 같이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옛 문헌에 맞게 글자의 위치를 배열한 언해문은 최종적으

로 행을 표시한 숫자 이야기 제목 구분선 등을 지우고 각 엽수에 맞게 난상에 배치하였다 이, , . 

때 본문에 배치되는 한문과 그림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규장각 소장의 한문본(古貴

충신도 를 이용하였다 수정한 언해문과 규장각 소장의 한문본172.1-Se63s) . (古貴≪ ≫

충신도 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본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172.1-Se63s) ≪ ≫

다.24)

24) 여기서 더 정밀하게는 서체까지도 복원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 해당 폰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목우자수심결체와  
훈민정음체를 사용하였고 한자는 해서체를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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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완성된 정본[ 5] (□9이업수명의 모습)

맺음말5. 

지금까지 충신도 를 중심으로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정본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것≪ ≫   

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 실제 정본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훈민정음 창, . 

제 직후 새 문자를 사용해 삼강행실도 를 언해하고 이를 통해 조선 시대 내내 백성에 대한 교 

화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언어와 문자가 지닌 특별한 힘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특별함의 시초가 . 

된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정본을 제대로 수립하는 일 또한 새로운 특별함을 갖게 되리  

라 생각한다.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정본을 수립하는 일은 이 분야의 큰 업적인 을 (1990)志部昭平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서간 사람의 자취를 밟아 가며 . 

그가 여정의 곳곳에서 만나게 된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 가고자 했는지를 함께 호흡하며 경험하

는 일은 학문 세계가 주는 큰 즐거움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 그의 여정에서 부족했던 . 

점을 찾아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은 위대한 여정을 함께 완성해 가는 뒤따라간 사람의 불가피한 , 

책무라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된다 무언가를 향해 길을 나서는 용기는 언제나 위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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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
identical.

•
The

subjectellipsis
is
required

in
som

e
environm

ent,such
as
passive

oradjectivalpredicates
in
as-clauses:

(�)
a.

As(*it)isexpected,Rom
ney

is
projected

to
w
in
Georgia,Indiana,Kentucky,South

Carolina
and

W
estVirginia.

b.
M
r.Johnson,as(*it)iscustom

ary,flew
in
a
separate

plane.

•
W
hatis

interesting
here

is
thatthe

subjectlessas-clauses
are

understood
to
have

an
expletive

subjectin
the

underlying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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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softhisresearch

•
To
accountforthe

subjectellipsis
environm

entin
as-parentheticalclauses

by
focusing

on
theirpredicate

types
and

distributions

•
To
look

into
the

sem
antic

di�erence
considering

the
optionality

ofthe
non-referentialsubject

from
authentic

data
from

COCA

•
To
exam

ine
w
hetherthere

are
any

contrasting
oralternating

pairs
ofdistributions

using
distinctive

collexem
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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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atetypes

•
Adopting

previous
literature,Iassum

e
thatthe

unexpressed
subjectofAPC

w
ith

certain
predicates

is
the

expletive
pronoun

it(Seppänen
&
Herrim

an
����,a.o.).

•
The

unexpressed
subjectis

restricted
to
being

considered
a
third

singularform
and

appears
w
ith

fourpredicate
types

(Seppänen
&
Herrim

an
����;Postal����;Park

and
Kim

����).

(�)
�������

�����
a.

Thatis,asappears,untilthe
tim

e
ofthe

fruit;perhaps
fora

year.(COCA
����

W
EB)

��������
b.

Aswasm
entioned,the

college
adm

ission
contextis

too
enorm

ous
to
be

fundam
entally

altered.(COCA
����

ACAD)
�����������

c.
Asistraditional,editorials

are
unsigned

and
intended

to
be

seen
as
the

voice
ofthe

new
s
organization.(COCA

����
NEW

S)
�������

���
����

�����������
d.

Variable
results

m
ightbe

obtained
by

di�erentstudies,asisthecase.(COCA
����

A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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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ityofthesubjectellipsis

•
Depending

on
the

predicate
type,the

optionality
varies.

(�)
a.

Thatis,asappears,untilthe
tim

e
ofthe

fruit;perhaps
fora

year.(COCA
����

W
EB)

b.
Thatis,asitappears,untilthe

tim
e
ofthe

fruit;perhaps
fora

year.

(�)
a.

Aswasm
entioned,the

college
adm

ission
contextis

too
enorm

ous
to
be

fundam
entally

altered.(COCA
����

ACAD)
b.*Asitwasm

entioned,the
college

adm
ission

contextis
too

enorm
ous

to
be

fundam
entally

altered.

(�)
a.

Asistraditional,editorials
are

unsigned
and

intended
to
be

seen
as
the

voice
ofthe

new
s
organization.(COCA

����
NEW

S)
b.*Asitistraditional,editorials

are
unsigned

and
intended

to
be

seen
as
the

voice
of

the
new

s
organization.

•
How

ever,itis
doubtfulw

hetherthe
optionality

can
ensure

the
sam

e
m
eaning

betw
een

the
tw
o

sub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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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teness

•
Each

predicate
type

som
etim

es
allow

s
fortenseless/nonfinite

form
s.

(�)
a.

Thatis,asappears,untilthe
tim

e
ofthe

fruit;perhaps
fora

year.(COCA
����

W
EB) �

b.*Thatis,asto
appear,untilthe

tim
e
ofthe

fruit;perhaps
fora

year.

(�)
a.

Aswasm
entioned,the

college
adm

ission
contextis

too
enorm

ous
to
be

fundam
entally

altered.(COCA
����

ACAD)
b.

Asm
entioned,the

college
adm

ission
contextis

too
enorm

ous
to
be

fundam
entally

altered.

(��)
a.

Asistraditional,editorials
are

unsigned
and

intended
to
be

seen
as
the

voice
ofthe

new
s
organization.(COCA

����
NEW

S)
b.

Astraditional,editorials
are

unsigned
and

intended
to
be

seen
as
the

voice
ofthe

new
s
organization.

•
How

ever,the
question

is
w
hetherevery

predicate
is
allow

ed
in
nonfinite

form
s.

�The
progressive

participle
form

‘asappearing’only
appears

as
a
subordinate

clause,nota
parenthetic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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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Im
plicature

•
The

m
ostkey

sem
antic

property
in
APC

concerns
the

notion
ofConventionalIm

plicature
(CI).

(��)
ConventionalIm

plicature
(CI):The

speakerm
akes

a
com

m
itm

entto
the

truth
value

of
the

contentofthe
as-parentheticals

w
ithoutactually

asserting
thatitis

true.(Grice
����)

•
Since

the
as-clause

is
notpartofthe

sententialdom
ain

ofthe
m
ain

clause,itexpresses
a

separate
proposition.

(��)
The

photo,asisusual,is
com

posed
to
em

phasize
its

stereo
e�ect.(COCA

����ACAD)
a.

A��������
�
The

photo
is
com

posed
to
em

phasize
its

stereo
e�ect.

b.
CI�

Itis
usualthatthe

photo
is
com

posed
to
em

phasize
its

stereo
e�ect.

•
CIexpressions

are
used

to
guide

the
discourse

in
a
particulardirection

orto
help

the
hearerto

understand
betterw

hy
the

at-issue
contentis

im
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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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upposition
holes

•
The

entailm
entofCIleads

to
the

factthatw
hen

the
as-clause

is
em

bedded
below

the
standard

‘presupposition
holes’,the

contentofthe
as-clause

‘escapes’(Potts,����b,����).

(��)
a.

Ifthe
legislation

passes
nextyear,as

is
expected,France

w
illbecom

e
the

w
ealthiest

and
m
ostpow

erfulcountry...(����
W
EB)

b.
M
ightyou

leave
CBS

foranothernetw
ork,as

is
rum

ored?
(����

SPOK)
c.

Bureaucracy
in
relation

to
foreigners

is
notsuch

frightful,as
seem

s.(����
BLOG)

•
The

as-clauses
conventionally

im
plicate

only
the

at-issue
contentw

ith
no

need
for

presuppositionalpred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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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Gathering

corpus
data

and
lem

m
a
frequencies

from
COCA

(Corpus
ofContem

porary
Am

erican
English)

•
Distributionalobservation:

•
The

im
portance

ofthe
distributionalobservation

stem
s
from

the
inform

ation-structure
ofeach

lexem
e
show

n
in
subjectless

APC.
•
This

distributionalobservation
supports

the
hypothesis

ofoptionality
ofan

overtsubject
in
APC.

•
Collostructionalanalysis

(a
blend

ofconstruction
and

collocational)by
statisticalm

ethods
to

understand
the

patterns
and

structures
in
subjectless

APC

•
Contextualdistinctiveness

to
exam

ine
how

m
uch

im
pacteach

lexem
e
has

in
understanding

its
significance

w
ithin

subjectless
APC

•
Dispersion

to
figure

outhow
evenly

lexem
es
in
subjectless

APC
are

distributed
in
the

corpus

•
Coll.analysis

�.�
package

by
Gries

(����)forR
Studio

and
the

log-likelihood
ratio

as
an

index
ofcollostructional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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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ngpairsin
question

•
Search

strings
considering

each
lexem

e
w
ith

a
syntactic

gap
and

puctuations
included

•
Classifies

into
three

types
ofpairs

ofconstructions:

(��)
a.

Type
I:Optionality

ofan
expletive

subjectitw
ith

raising
verbs

A:P
U
N
C
asit

V
E
R
B
P
U
N
C

[�,���
tokens]

B:P
U
N
C
as

V
E
R
B
P
U
N
C

[�,���
tokens]

b.
Type

II:Finiteness
ofsubjectellipsis

w
ith

an
adjectivalpredicate

A:P
U
N
C
as

A
D
J
P
U
N
C

[���
tokens]

B:P
U
N
C
V
E
R
B
+
|
v
b
as

A
D
J
P
U
N
C

[���
tokens]

c.
Type

III:Finiteness
ofsubjectellipsis

w
ith

a
passive

predicate
A:P

U
N
C
as

v
?
n
P
U
N
C

[�,���
tokens]

B:P
U
N
C
V
E
R
B
+
|
v
b
as

v
?
n
P
U
N
C

[��
tokens]

•
Based

on
the

lexem
es,the

lem
m
a
frequencies

w
ere

extracted
from

six
co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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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ivecollexem
eanalysis

•
In
orderto

calculate
the

distinctiveness
ofa

given
collexem

e,w
e
need

fourlem
m
a
frequencies

suggested
by

Gries
&
Stefanow

itsch
(����a):

(��)
a.

the
lem

m
a
frequency

ofthe
collexem

e
↵
in
construction

A
b.

the
lem

m
a
frequency

ofthe
collexem

e
�
in
construction

B
c.

the
frequencies

ofconstruction
A
otherthan

the
collexem

e¬
↵
in
question

d.
the

frequencies
ofconstruction

B
otherthan

the
collexem

e¬
�
in
question

•
A
�x�

table
calculated

by
a
Fisherexacttestorany

otherdistributionalstatistic
to
identify

lexem
es
thatexhibita

strong
preference

forone
m
em

berofthe
pairas

opposed
to
the

other:

Table�:The
distribution

ofthe
verb

‘seem
’in

APC
according

to
the

optionality
ofan

expletive
subject

happen(↵)
otherverbs(¬

↵
)

Row
totals

ExpletivesubjAPC
�,���

�,���
�,���

SubjectlessAPC
��

�
��

Colum
n
totals

�,���
�,���

�,���

•
LLR

scores
can

be
transform

ed
into

criticalvalues
(i.e.,p-values)and

a
LLR

score
of�.����

or
highercorresponds

to
p
<
�.��

and
a
score

of��.����
corresponds

to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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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ed
casesand

lim
itations

•
In
this

research,Iassum
e
thatthe

unexpressed
subjectis

the
non-referentialpronoun

it.

•
Itw

as
notpossible

to
com

pletely
filteroutthe

referentialuse
ofthe

subjectitw
ith

the
sam

e
linearorderofenvironm

ent.

(��)
a.

This
Jew

ish
child

i ,as
iti grow

s,has
am

ple
opportunity

to
discern

w
herein

the
conductorethics

ofits
people

are
rightorw

rong.(COCA
����

W
EB)

b.
This

is
also

detailed
in
Aerostar’s

guide
j .And,as

itj says,don’tlevel-up/dow
n
in
the

sam
e
class

w
ith

good
statgrow

th
oryou

w
illactually

low
eryourstats.(COCA

����
W
EB)

•
Based

on
the

distributions
ofthe

extracted
APC,how

ever,itw
as
possible

to
refine

the
verbs

used
in
the

construction
due

to
the

relatively
lim

ited
num

berofverbs
thatappear.

•
M
oreover,due

to
the

obligatory
ellipsis

ofthe
subject,refining

the
referentialsubjectpronoun

is
notnecessarily

required,as
the

contextsu�
ciently

captures
the

referentiality.

Seulkee
Park

(KHU)
Parentheticalpredicates

in
subjectlessas-clauses

��

243



Distinctivecollexem
eanalysis

Introduction
Previous

studies
ofas-parentheticals

w
ith

subjectellipsis
Corpus

investigation
Distinctive

collexem
e
analysis

Sum
m
ary

Selected
references

Distinctivecollexem
eanalysis

•
The

Fisher-Yates
exacttestdeterm

ines
collostructionalstrength

by
exam

ining
w
hetherthe

frequency
ofa

collexem
e
w
ith

a
constructis

distinctive.

(��)
a.

Type
I:Optionality

ofan
expletive

subjectitw
ith

raising
verbs

b.
Type

II:Finiteness
ofsubjectellipsis

w
ith

an
adjectivalpredicate

c.
Type

III:Finiteness
ofsubjectellipsis

w
ith

a
passive

predicate

•
From

this,w
e
can

determ
ine

ifthe
construction

has
an

alternating
pairw

ith
any

contextual
distinctiveness

orgram
m
aticalalternation

am
ong

lexem
es.

•
Additionally,w

e
can

determ
ine

w
hetherthere

is
a
preference

fora
particularsem

antic
class

of
predicates

associated
w
ith

a
certain

type
ofconstruction

environm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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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alpreferenceand
collostructionalstrength:TypeI

•
The

follow
ing

table
show

s
the

frequencies
required

fora
distinctive

collexem
e
analysis

ofthe
raising

verbs
in
expletive

subjectAPC
w
ith

optionalsubjectellipsis.

Table�:Collexem
e
verbs

oftw
o
constructions

in
APC

w
ith

optionalsubjectellipsis
(raw

frequencies)

C�������
E��������

��
S����������

��
turn

out
�,���

�
happen

�,���
��

seem
��

�
appear

��
�

•
Although

each
lexem

e
occurs

in
both

constructions,itis
highly

distinctive
forone

construction
com

pared
to
the

other.

Table�:Constructionalpreferences
and

collostruction
strengths

ofcollexem
e
verbs

in
APC

w
ith

optional
subjectellipsis

(*LLR�Coll.strength)C�������
Preference

LLR
turn

out(����:�)
E��������

��
��.��

happen
(����:��)

S����������
��

��.��
seem

(��:�)
S����������

��
�.��

appear(��:�)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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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alpreferenceand
collostructionalstrength:TypeII

•
From

the
constructionalpreferences,m

ostofthe
adjectives

in
subjectless

APC
preferto

appearin
tensed

clauses.

•
Am

ong
collexem

es
w
ith

a
tenseless

preference,only
’usual’show

s
significantly

higher
collostructionalstrength.

Table�:Constructionalpreferences
and

collostruction
strengths

ofcollexem
e
adjectives

in
tensed

and
tenseless

APC
(*LLR�Coll.strength)

T�����
���(N����)

T��������
���(N��,���)

Collexem
e(raw

freq.)
LLR

Collexem
e(raw

freq.)
LLR

likely
(��:�)

���.��
usual(�:����)

���.��
traditional(��:�)

���.��
im
portant(�:��)

�.��
custom

ary
(��:�)

���.��
applicable

(�:��)
�.��

typical(��:�)
��.��

appropriate
(�:���)

�.��
w
ell-know

n
(�:�)

��.��
necessary

(�:���)
�.��

com
m
on

(�:�)
��.��

possi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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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alpreferenceand
collostructionalstrength:TypeIII

•
Interestingly,there

is
a
significantdi�erence

betw
een

the
preference

inferred
from

the
raw

frequency
and

the
collocationalstrength

calculat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able�:Constructionalpreferences
and

collostruction
strengths

ofthe
top

��
collexem

e
passive

predicates
in
tensed

and
tenseless

APC

T�����
����(N����)

T��������
����(N��,���)

Collexem
e(raw

freq.)
LLR

Collexem
e(raw

freq.)
LLR

know
n
(��:��)

��.��
am

ended
(�:���)

��.��
suggested

(�:��)
��.��

prom
ised

(�:���)
��.��

reported
(�:��)

��.�
noted

(�:���)
��.��

intended
(�:��)

��.��
requested

(�:��)
�.��

said
(�:��)

�.��
needed

(�:���)
�.��

rum
ored

(�:��)
�.��

instructed
(�:��)

�.�
m
entioned

(��:���)
�.��

tested
(�:��)

�.��
stated

(�:���)
�.��

advertised
(�:��)

�.��
required

(�:��)
�.��

scheduled
(�:��)

�.��
planned

(��:���)
�.��

ordered
(�:��)

�.��
proposed

(�:��)
�.��

desired
(�:��)

�.��
agreed

(�:��)
�.��

show
n
(�:���)

�.��
discussed

(�:��)
�.��

directed
(�:��)

�.��
expected

(��:����)
�.��

spoke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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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and

dispersion

•
The

predictions
ofthe

G
�-values

are
indicated

w
ith

num
bers,�

w
ith

the
low

estand
�
w
ith

the
highestvalues.Figure�:G

�
as
a
function

offrequency
and

association
(Gries

����:��)

•
Fourpossible

com
binations:(i)high

frequency
and

high
association,(ii)high

frequency
and

low
association,(iii)low

frequency
and

high
association,and

(iv)low
frequency

and
lo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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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and

dispersion:TypeI

•
By

analyzing
the

distinctive
collexem

es
in
each

type,itseem
s
possible

to
identify

the
sem

antic
constraints

thatm
ay
arise

betw
een

the
tw
o
constructions

and
the

extentoftheirdi�erences.

Figure�:Coll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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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있

다
. 

카
메

라
가

우
주

비
행

사
에

게
서

멀
어

진
다

. 우
주

비
행

사
는

키
보

드
를

떠
나

왼
쪽

으
로

걸
어

간
다

. 우
주

비
행

사
는

키
보

드
를

떠
나

걸
어

간
다

. 

카
메

라
는

우
주

비
행

사
너

머
로

이
동

하
여

화
면

을
본

다
. 

우
주

비
행

사
뒤

의
화

면
에

는
바

다
에

서
헤

엄
치

는
물

고
기

가
표

시
된

다
. 파

란
물

고
기

로
크

래
시

줌
. 

우
리

는
어

두
운

바
다

에
서

헤
엄

치
는

푸
른

물
고

기
를

따
라

간
다

. 

카
메

라
는

물
을

통
해

하
늘

을
가

리
킨

다
. 

바
다

와
미

래
도

시
의

해
안

선
. 미

래
의

마
천

루
를

향
해

크
래

시
줌

. 
카

메
라

는
많

은
창

중
하

나
를

확
대

한
다

. 

우
리

는
빈

책
상

이
있

는
사

무
실

에
있

다
. 사

자
가

사
무

실
책

상
위

를
달

리
고

있
다

. 
카

메
라

는
사

무
실

내
부

의
사

자
얼

굴
을

확
대

한
다

. 
사

무
실

방
에

서
검

은
양

복
을

입
은

사
자

를
축

소
한

다
. 입

고
있

는
사

자
가

카
메

라
를

바
라

보
며

미
소

짓
고

있
다

. 

카
메

라
는

마
천

루
외

부
로

천
천

히
축

소
된

다
. 현

대
도

시
에

서
저

속
촬

영
한

일
몰

이
다

.

<Google, Phenaki,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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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ylish
w

o
m

an
w

alks
d
o
w

n
a

To
kyo

street
filled

w
ith

w
arm

g
lo

w
ing

neo
n

an
d

anim
ated

city
sig

nag
e.

•
세

련
된

여
성

이
따

뜻
하

게
빛

나
는

네
온

과
애

니
메

이
션

도
시

간
판

이
가

득
한

도
쿄

거
리

를
걷

고
있

습
니

다
.

•
She

w
ears

a
b
lack

leather
jacket,

a
lo

ng
red

d
ress,

and
b
lack

b
o
o
ts,

an
d

carries
a

b
lack

p
urse.

•
그

녀
는

검
은

가
죽

재
킷

,
긴

빨
간

드
레

스
,
검

은
부

츠
를

착
용

하
고

,
검

은
가

방
을

들
고

있
습

니
다

.
•

She
w

ears
sung

lasses
and

red
lip

stick.
•

그
녀

는
선

글
라

스
와

빨
간

립
스

틱
을

하
고

있
습

니
다

.
•

She
w

alks
co

nfid
ently

and
casually.

•
그

녀
는

자
신

감
있

고
캐

주
얼

하
게

걷
고

있
습

니
다

.
•

The
street

is
d
am

p
an

d
reflective,

creating
a

m
irro

r
effect

o
f
the

co
lo

rful
lig

hts.
•

거
리

는
축

축
하

고
반

사
되

어
다

채
로

운
불

빛
이

거
울

효
과

를
냅

니
다

.
•

M
any

p
ed

estrians
w

alk
ab

o
ut.

•
많

은
보

행
자

들
이

주
변

을
걷

고
있

습
니

다
.

<O
penAI, Sora,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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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규
모

언
어

모
델

이
뜨

고
있

으
며

, 'sLLM
'이

라
는

용
어

까
지

생
김

. 매
개

변
수

(p
aram

eter)를
줄

여
비

용
을

아
끼

고

미
세

조
정

(fin
e-tu

nin
g
)으

로
정

확
도

를
높

이
는

'맞
춤

형
LLM

'이
라

는
의

미
(자

료
:“슈

퍼
컴

필
요

없
는

소
형

언
어

모
델

'sLLM
' 급

부
상

”, 

A
I타

임
스

, ‘23.4.3)


sLLM

은
매

개
변

수
가

60억
~

70억
개

에
불

과
하

고
,특

정
분

야
에

한
정

하
지

만
깊

이
있

는
데

이
터

를
학

습
할

수
있

음


"챗

G
PT는

세
상

모
든

정
보

로
훈

련
했

을
지

모
르

지
만

, 모
든

회
사

가
세

상
의

모
든

정
보

를
필

요
로

하
지

는
않

는
다

. 

반
면

챗
G
PT는

회
사

가
비

공
개

로
보

유
한

데
이

터
를

학
습

한
적

이
없

다
", 알

리
고

드
시

데
이

터
브

릭
스

CEO

* 자
료

: “갓
잇

A
I, 온

프
레

미
스

형
소

형
언

어
모

델
'엘

마
’ 출

시
”, A

I타
임

스
, ‘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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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한
국
어

텍
스
트

마
이
닝
과

네
트
워
크

분
석

-부
사
와

용
언
을

중
심
으
로

-

정
성
훈

(국
립
목
포
대
학
교
국
어
국
문
·문
예
창
작
학
부
)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
목
차

1
.
서
론

(1
) 텍

스
트

마
이
닝
이
란

?

(2
) 네

트
워
크
란

?

2
. 선

행
연
구

3
. 한

국
어

텍
스
트

마
이
닝

(1
) 모

두
의
말
뭉
치
와

텍
스
트

마
이
닝

(2
) 구

어
/문

어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의

빈
도
와

결
합

분
포

4
. 한

국
어

동
사

다
층

네
트
워
크

: 구
어

/문
어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의

네
트
워
크

구
축

: 구
어

/문
어

, 한
국
어

용
언

네
트
워
크

구
축
과

네
트
워
크

분
석

: 구
어

/문
어

, 한
국
어

용
언

다
층

네
트
워
크
와

커
뮤
니
티

탐
색

5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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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언

어
자
료
와

텍
스
트

마
이
닝

(1
) 텍

스
트

마
이
닝

(te
x
t m

in
in

g
)

-
텍
스
트

마
이
닝
,�‘비

정
형

텍
스
트
를

정
형
화
하
여

의
미

있
는

패
턴

(p
a
tte

rn
)이

나

새
로
운

통
찰
력

(in
sig

h
t)를

찾
아
내
는

과
정

(p
ro

ce
ss)

☞
텍
스
트

(te
x
t), 언

어
자
료

중
컴
퓨
터
를

사
용
하
여

읽
고

내
용
을

파
악
할

수
있
는

자
료

-
텍
스
트
의

구
조

: 정
형

데
이
터

vs 비
정
형

데
이
터

vs 반
정
형

데
이
터

→
�정

형
데
이
터

(stru
ctu

re
d

d
a
ta

), 미
리

정
해
진

구
조
에

따
라

저
장
된

자
료

예
) 엑

셀
의

스
프
레
드

시
트

등
의

자
료

형
식

→
비
정
형

데
이
터

(u
n

stru
ctu

re
d

 d
a
ta

), 정
해
진

구
조

없
이

저
장
된

자
료

예
) 텍

스
트

, S
N

S
 등

의
멀
티
미
디
어

자
료

형
식

→
반
정
형

데
이
터

(se
m

i-stru
ctu

re
d

 d
a
ta

), 정
형

/비
정
형

데
이
터
가

혼
합
된

자
료

예
) H

T
M

L, X
M

L, JS
O

N
 등

의
자
료

형
식

☞
전

데
이
터
의

약
8

0
%
가

비
정
형

/반
정
형

데
이
터

→
�텍

스
트

마
이
닝
과

자
연
어
처
리

(N
LP

) 기
술

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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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언

어
자
료
와

텍
스
트

마
이
닝

(1
) 텍

스
트

마
이
닝

(te
x
t m

in
in

g
)

-
데
이
터
의

구
조

: 정
형

데
이
터

vs 비
정
형

데
이
터

(+
반
정
형

데
이
터

)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언

어
자
료
와

텍
스
트

마
이
닝

(1
) 텍

스
트

마
이
닝

(te
x
t m

in
in

g
)

-
비
정
형

데
이
터

: 풍
부
한

정
보
를

가
지
고

있
으
나

추
출

, 검
색

등
의

어
려
움

-
텍
스
트

마
이
닝

, 텍
스
트
의

정
형
화

: 자
연
어
처
리

등
다
양
한

과
정
을

거
쳐

정
형

데
이
터
로

변
형

:
통
계

분
석

등
을

통
해

정
보

추
출

/시
각
화

정
형

화
(structuralization

)

2024-08-05-M
o
nd
ay4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언

어
자
료
와

텍
스
트

마
이
닝

(2
) 텍

스
트

마
이
닝
의

절
차
와

기
술

-
텍
스
트

마
이
닝
의

절
차

텍
스
트

수
집

→
�텍

스
트

전
처
리

→
�내

용
분
석

(텍
스
트

분
석

/시
각
화

)
→
�연

구
분
야
와
의

연
계

D
avid

 A
nto

ns
외

(2020), The ap
p
licatio

n of text m
ining

 m
etho

d
s in inno

vatio
n research: 

current state, evo
lutio

n p
atterns, and

 d
evelo

p
m

ent p
rio

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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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언

어
자
료
와

텍
스
트

마
이
닝

(2
) 텍

스
트

마
이
닝
의

절
차
와

기
술

-
텍
스
트

수
집

: 온
라
인

작
업

, 인
터
넷

등
에
서

o
p

e
n

 A
P

I 호
출

/웹
크
롤
링

등

: 오
프
라
인

작
업

, 언
어

자
료
를

텍
스
트

파
일
로

입
력
하
거
나

이
미
지

파
일

등
에
서

O
C

R
등

-
텍
스
트

전
처
리

: 토
큰
화

(To
k
e
n

iza
tio

n
), 복

합
어

(C
o

m
p

o
u

n
d

 W
o

rd
s)
식
별

, 정
규
화

(N
o

rm
a
liza

tio
n

),

개
체
명

인
식

(N
E

R
), 형

태
소

분
석
과

품
사

태
깅

(P
o

S
Ta

g
g

in
g

) 등

☞
N

LP
 기

술
활
용

, 텍
스
트

마
이
닝
에
서

가
장

필
수
적
인

부
분

-
내
용

분
석

: 텍
스
트

분
류

→
�규

칙
/기

계
학
습

기
반

시
스
템
에

따
라

태
그

또
는

범
주
를

텍
스
트
에

할
당
하
는

작
업

→
�주

로
지
도
학
습

(su
p

e
rvise

d
 le

a
rn

in
g

)과
관
련

☞
회
귀
분
석

, B
a
g

-o
f-W

o
rd

s, S
V

M
, 의

사
결
정
나
무

(D
e
cisio

n
 Tre

e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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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언

어
자
료
와

텍
스
트

마
이
닝

(2
) 텍

스
트

마
이
닝
의

절
차
와

기
술

✓
지
도

학
습

(su
p

e
rvise

d
 le

a
rn

in
g

)

-
기
본
적
으
로

언
어

모
델
이

응
답
변
수
를

설
명
하
거
나

예
측

능
력
을

향
상
시
키
기

위
해
서

모
델
을

학
습
시
키
는

방
법

:
언
어

자
료
에
서

획
득
한

2
차

정
보

활
용

:
연
구
에

관
심
을

두
는

응
답
변
수
를

설
명
하
는

모
델

구
축

:
회
귀
분
석

, S
V

M
(su

p
p

o
rt ve

cto
r m

a
ch

in
e
), Tre

e
 (b

a
se

d
) m

e
th

o
d

 등

선
형

회
귀
분
석

로
지
스
틱

회
귀
분
석

http
s://velo

g
.io

/@
73syjs/Lo

g
istic-R

eg
ressio

n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언

어
자
료
와

텍
스
트

마
이
닝

(2
) 텍

스
트

마
이
닝
의

절
차
와

기
술

✓
지
도

학
습

(su
p

e
rvise

d
 le

a
rn

in
g

)

S
V

M
의
사
결
정
나
무

http
s://s3.am

azo
naw

s.co
m

/co
d
ecadem

y-co
ntent/p

rog
ram

s/m
achine-

learning
/svm

/three_d
im

ensions.p
ng

http
s://w

w
w

.techleer.co
m

/articles/120-d
ecision

-tree-alg
o
rithm

-fo
r-a-

p
red

ictive-m
o
d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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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언

어
자
료
와

텍
스
트

마
이
닝

(2
) 텍

스
트

마
이
닝
의

절
차
와

기
술

-
내
용

분
석

: 텍
스
트

추
출

→
�구

조
화
되
지

않
은

텍
스
트
에
서

특
정

정
보
를

얻
는

과
정

→
�주

로
비
지
도
학
습

(u
n

su
p

e
rvise

d
 le

a
rn

in
g

)과
관
련

☞
벡
터

임
베
딩

(V
e
cto

r sp
a
ce

 e
m

b
e
d

d
in

g
), 토

픽
모
델

(To
p

ic m
o

d
e
l), 네

트
워
크

분
석

(S
e
m

a
n

tic 

n
e
tw

o
rk

)
등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언

어
자
료
와

텍
스
트

마
이
닝

(2
) 텍

스
트

마
이
닝
의

절
차
와

기
술

✓
비
지
도

학
습

(u
n

su
p

e
rvise

d
 le

a
rn

in
g

)

-
‘지

도
(su

p
e
rvise

d
)’할

응
답
변
수
가

없
는

경
우

, 변
수

/케
이
스

간
관
계
를

이
해
하
기

위
해

언
어

자
료

내
에

존
재
하
는

구
조
를

포
착

:
언
어

자
료

자
체
를

대
상
으
로

분
석

:
언
어

자
료

속
에

존
재
하
는

여
러

종
류
의

구
조

(to
p

ic, n
-g

ra
m

s 등
)
포
착

:
V

e
cto

r sp
a
ce

 e
m

b
e
d

d
in

g
, To

p
ic m

o
d

e
lin

g
, S

e
m

a
n

tic n
e
tw

o
rk

등

V
e
cto

r sp
a
ce

 e
m

b
e
d

d
in

g

http
s://d

evelo
p
ers.g

o
o
gle.com

/m
achine-learning

/crash
-course/im

ages/linear-relationships.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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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언

어
자
료
와

텍
스
트

마
이
닝

(2
) 텍

스
트

마
이
닝
의

절
차
와

기
술

✓
비
지
도

학
습

(u
n

su
p

e
rvise

d
 le

a
rn

in
g

)

To
p

ic m
o

d
e
lin

gB
lei, D

avid
 (2012). “P

ro
b
ab

ilistic To
p
ic M

o
d
els”, 《C

o
m

m
unicatio

ns of the A
C
M

》
55-4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언

어
자
료
와

텍
스
트

마
이
닝

(2
) 텍

스
트

마
이
닝
의

절
차
와

기
술

✓
비
지
도

학
습

(u
n

su
p

e
rvise

d
 le

a
rn

in
g

)

S
e
m

a
n

tic n
e
tw

o
rk

http
s://fashio

nand
textiles.sp

ring
erop

en.com
/articles/10.1186/s40691-020-00221-w

/fig
u
r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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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언

어
자
료
와

텍
스
트

마
이
닝

(2
) 텍

스
트

마
이
닝
의

절
차
와

기
술

-
연
구
분
야
와
의

연
계

: 분
석

/결
과

시
각
화

→
�단

어
구
름

(W
o

rd
 C

lo
u

d
), 히

스
토
그
램

, 덴
드
로
그
램

, 히
트
맵

, 네
트
워
크

그
림

등

: 분
석

/결
과

보
고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네

트
워
크

분
석

(1
)
네
트
워
크

(N
e
tw

o
rk

)

-
현
실

세
계
의

각
체
계

,
노
드

(N
o

d
e
)와

링
크

(Lin
k
)로

표
현
하
는

모
델
링

방
법

: 개
체
는

노
드
로

, 연
결
은

링
크
로

구
성

: 노
드
의

속
성

, 1
원

네
트
워
크

/ 2
원

네
트
워
크

: 링
크

, 방
향
성

(d
ire

ctio
n

) / 가
중
치

(w
e
ig

h
t)

-
네
트
워
크
의

시
작

: 구
조
주
의

(stru
ctu

a
lism

)에
서

시
작

☞
소
쉬
르
의

언
어
관

유
사

: 연
구
대
상
을

구
조
로

인
식

(개
별
적

속
성
뿐
만

아
니
라

관
계
적

속
성
에
도

주
목

)

-
네
트
워
크

모
델

: 현
실

세
계
를

네
트
워
크

형
태
로

모
델
링

: 구
조
화
된

네
트
워
크
의

구
성
정
보

(노
드

, 링
크

)들
을

과
학
적
으
로

분
석

: 거
시
적

지
표

(네
트
워
크

구
조

), 밀
도

/포
괄
성

/구
조
적
공
백

/집
단
화
계
수

등

: 미
시
적

지
표

(노
드

), 연
결
정
도

/연
결
강
도

/매
개

/근
접

중
심
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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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네

트
워
크

분
석

(1
)
네
트
워
크

(N
e
tw

o
rk

)

-
정
의

: 노
드

(n
o

d
e
)와

링
크

(lin
k
)로

구
성
된

자
료

구
조

☞
버
텍
스

(ve
rte

x
), 엣

지
(e

d
g

e
)라

고
도

함

-
구
성

요
소

: 노
드

, 상
호

고
유
한

속
성
을

가
지
는

행
위
자

(a
cto

r)

: 링
크

, 노
드

간
연
결

관
계

(re
la

tio
n

) 

-
표
현

방
식

: 그
래
프

, 시
각
적

형
태
와

정
보

: 행
렬

, 네
트
워
크

연
결
관
계

계
산

/수
치
화

-
제
어

규
칙

: 국
지
적

(lo
ca

l)
규
칙

, 네
트
워
크

내
노
드
의

연
결
형
태
를

설
명
하
는

규
칙

: 전
역
적

(g
lo

b
a
l) 규

칙
, 전

체
네
트
워
크
의

특
성
과

관
련
된

현
상
을

설
명
하
는

규
칙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네

트
워
크

분
석

(1
)
네
트
워
크

(N
e
tw

o
rk

)

-
네
트
워
크

유
형

: 방
향
성

-가
중
치

네
트
워
크

: 방
향
성

-이
진

네
트
워
크

: 무
방
향
성

-가
중
치

네
트
워
크

: 무
방
향
성

-이
진

네
트
워
크

-
네
트
워
크
의

주
요

특
성

: 역
동
성

(d
yn

a
m

ics), 끊
임
없
이

발
전
하
고

구
조
가

변
화
함

: 군
집
성

(clu
ste

rin
g

), 유
사
한

특
성
으
로

노
드

간
연
결

: 중
심
성

(ce
n

tra
lity), 특

정
노
드
가

갖
는

중
심
적

기
능
과

영
향
력

→
�연

결
정
도

/연
결
강
도

중
심
성

, 매
개

중
심
성

, 근
접

중
심
성

등

: 복
잡
성

(co
m

p
le

x
ity), 복

잡
계
로
서
의

특
성

: 창
발
성

(e
m

e
rg

e
n

ce
), 네

트
워
크

전
체
가

부
분
의

합
보
다

큰
시
너
지

효
과

발
생

2024-08-05-M
o
nd
ay

10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네

트
워
크

분
석

(2
)
다
층

네
트
워
크

-
최
신

네
트
워
크

연
구
의

흐
름

: 각
층
위
를

독
립
적
으
로

연
구

→
�다

양
한

층
위
를

고
려
하
는

다
층

네
트
워
크

(M
u

ltila
ye

r N
e
tw

o
rk

, M
LN

)

: C
o

vid
-1

9
네
트
워
크

분
석

→
코
로
나

전
파

,
다
양
한

유
형
의

사
회
적

상
호
작
용
을

구
별
하
여

예
방
에

도
움

: 다
층

네
트
워
크

분
석
의

예
(돼

지
농
가
와

구
제
역

전
파

연
구

, A
+

B
=

C
)

A
m

y C
. K

insley 외
(2020), "M

ultilayer and
 M

ultip
lex N

etw
o
rks: A

n Intro
d
u
ctio

n to
 Their U

se 
in Veterinary Ep

id
em

io
lo

gy"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네

트
워
크

분
석

(2
)
다
층

네
트
워
크

-
현
실

세
계

(re
a
l-w

o
rld

) 반
영

: 현
실

세
계
의

개
체

(e
n

titie
s), 복

잡
한

패
턴
으
로

상
호
작
용

☞
전
통
적
인

네
트
워
크

구
조

, 현
실

세
계
에
서

일
어
나
는

현
상
의

다
양
한

측
면

(a
sp

e
cts) 미

반
영

-
복
잡
계
에
서
의

‘다
층
(m

u
ltila

ye
r)’�개

념

:�‘다
층
(m

u
ltila

ye
r)’,�다

양
한

하
위
체
계
와

연
결

층
위
의

문
제

해
결
을

위
한

구
성
요
소

☞
복
잡
계
의

상
호
작
용
과

복
잡
성
을

더
깊
이

이
해
하
기

위
한

장
치

-
네
트
워
크

모
델
과

분
석
방
법
에

대
한

일
반
화

(g
e
n

e
ra

liza
tio

n
)

: 속
성
이

다
른

네
트
워
크

,
기
존
의

단
일

네
트
워
크

표
현

/분
석
의

어
려
움

☞
연
구
자
가

개
별
적
으
로

네
트
워
크

모
델
과

분
석
방
법
을

개
발
해
야

하
는

어
려
움

: 다
층

네
트
워
크

활
용

, 다
양
한

속
성
을

갖
는

네
트
워
크
에

대
하
여

새
로
운

개
념
의

추
가

/수
정

없
이

보
편
적
으
로

활
용
되
는

네
트
워
크

분
석
틀
로

그
대
로

이
용

가
능

-
현
상
에

대
한

다
양
한

층
위
의

네
트
워
크
나

시
계
열

네
트
워
크

등
으
로

확
장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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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네

트
워
크

분
석

(3
)
다
층

네
트
워
크

유
형
과

정
의

-
복
합

네
트
워
크

(m
u

ltip
le

x
n

e
tw

o
rk

)

: 층
위

간
연
결

, 층
위

간
동
일
한

노
드

사
이
의

연
결

: 일
반
적
으
로

개
체
의

동
일
성

간
상
호
작
용
하
는

집
합
으
로

표
현

예
) S

N
S
네
트
워
크

, 대
중

교
통

네
트
워
크

등

-
(수

학
적

)
정
의

𝑽
𝜶
∩

𝑽
𝜷

=
𝑽

𝑴
=

𝑽

∀𝜶
≠

𝜷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네

트
워
크

분
석

(3
)
다
층

네
트
워
크

유
형
과

정
의

-
상
호
의
존

네
트
워
크

(in
te

rd
e
p

e
n

d
e
n

t n
e
tw

o
rk

)

: 층
위

간
연
결

,
층
위

간
서
로

다
른

노
드

사
이
의

연
결

: 일
반
적
으
로

층
위

간
노
드
의

중
복
이

거
의

없
음

: 실
제

물
리
적

연
결
이

아
니
라

가
상
의

종
속
성

연
결

예
) 공

항
과

항
구
의

네
트
워
크

등

-
(수

학
적

)
정
의

𝑽
𝜶
∩

𝑽
𝜷

=
𝝓

∀𝜶
≠

𝜷

※
�상

호
의
존

네
트
워
크

개
념

: B
u

ld
yre

v
외

(2
0

1
0

)에
서

최
초

제
안

2024-08-05-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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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3
. 연

구
목
적
과

연
구

내
용

(1
)
연
구

목
적

-
다
층
적

언
어

단
위
의

구
조
적

속
성

연
구
와

분
석
틀

(fra
m

e
)
정
립

: 텍
스
트

마
이
닝

, 한
국
어

부
사
와

용
언
에

대
한

속
성

분
석

-
다
층
적

언
어

단
위

분
석
의

모
델
링

(m
o

d
e
lin

g
)

: 네
트
워
크

분
석

, 한
국
어

용
언
에

대
한

분
류

(커
뮤
니
티

탐
색

)

-
한
국
어
에

대
한

다
층

네
트
워
크

적
용

(2
) 연

구
대
상
과

연
구

내
용

-
한
국
어

코
퍼
스
에
서

언
어

단
위

(형
태
소

) 추
출

/분
석

: 국
립
국
어
원

(2
0

2
0

),
모
두
의

말
뭉
치

-
언
어

층
위

,
2

-m
o

d
e
네
트
워
크

분
석

: 구
어

/문
어
자
료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
다
층

네
트
워
크

분
석

: 다
층

용
언

네
트
워
크

구
조
와

속
성

분
석

, 커
뮤
니
티

분
석

선
행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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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관

련
연
구

검
토

(1
) 부

사
-용

언
관
련

연
구

-
박
소
영

(2
0

1
1

)

: 정
도
부
사

‘매
우

, 거
의

, 아
주
’의

분
포
를

이
용
하
여

형
용
사

의
미

유
형
과

사
건
구
조

유
형

구
분

:�‘매
우
’,�열

린
아
날
로
그

유
형
;�‘거

의
’,�디

지
털

/닫
힌

아
날
로
그

유
형
;�‘아

주
’,�디

지
털

/아
날
로
그

유
형

: 열
린

아
날
로
그

유
형

→
�비

종
결
성

사
건
구
조
와

상
통

: 닫
힌

아
날
로
그

유
형

→
�종

결
성

사
건
구
조
와

상
통

: 디
지
털

유
형

→
�논

항
과

결
합
하
지

않
고

자
체
적
으
로

종
결
점
을

함
의
하
는

사
건
구
조
와

상
통

(2
)
언
어

네
트
워
크

관
련

연
구

-
정
성
훈

(2
0

1
4

)

: 현
대

한
국
어

부
사
의

개
별
적

속
성
과

관
계
적

속
성
에

대
한

계
량
적

연
구

: 세
종
말
뭉
치
를

대
상
으
로

문
어
와

구
어
를

구
분
하
여

확
률

통
계

모
형

적
용

: 부
사
와

동
사

/형
용
사
의

공
기
관
계
를

이
용
하
여

2
원

네
트
워
크

분
석

수
행

: 구
어
와

문
어
의

부
사

분
포
와

사
용
양
상
의

차
이
를

밝
히
고

각
부
사
의

중
심
성

측
정

※
�정

성
훈

(2
0

1
6

, 2
0

1
7

, 2
0

1
8

, 2
0

2
0

, 2
0

2
4

), 방
언

연
구
에

네
트
워
크

모
델

활
용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1
)
박
소
영

(2
0

1
1

),
“정

도
부
사

‘아
주
’,�‘거

의
’,
‘매

우
’의

의
미
와

분
포
”

-
정
도
부
사

‘아
주

, 거
의

, 매
우
’,�수

식
하
는

대
상
의

의
미
자
질

측
면

:
형
용
사
의

의
미

유
형
과

동
사
의

사
건
구
조

유
형

간
의

상
관
성

:�‘높
다

, 길
다

, 넓
다
’�등

의
형
용
사

, 척
도
적

차
원

(sca
la

r d
im

e
n

sio
n

)
지
시

예
) 에

베
레
스
트
산
은

(매
우

/*
거
의

/아
주

) 높
다

.

예
) 한

강
은

(매
우

/*
거
의

/아
주

) 길
다

.

☞
정
도
부
사
의

의
미

,
척
도

상
의

정
도

한
정

:�‘비
슷
하
다

, 깨
끗
하
다

, 투
명
하
다
’�등

의
형
용
사

, 정
도
의

한
계
치

예
) 쌍

둥
이
가

(매
우

/거
의

/아
주

) 비
슷
하
다

.

예
) 이

방
은

(매
우

/거
의

/아
주

) 깨
끗
하
다

.

☞
‘거

의
’의

의
미
,�‘한

계
치
를

염
두
에

두
고

그
값
에

도
달
하
고

있
음
’�

:�‘없
다

, 같
다

, 비
다
’�등

의
형
용
사

, 척
도
로

상
정
되
지

않
고

점
(p

o
in

t)으
로

존
재

예
) 병

에
사
탕
이

(*
매
우

/거
의

/아
주

) 없
다

.

예
) 두

방
의

크
기
가

(*
매
우

/거
의

/아
주

) 같
다

.

☞
‘아

주
’의

의
미

, 한
정
의

의
미
가

아
니
라

‘완
전
히
’의

의
미

2024-08-05-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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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1
)
박
소
영

(2
0

1
1

),
“정

도
부
사

‘아
주
’,�‘거

의
’,
‘매

우
’의

의
미
와

분
포
”

-
박
소
영

(2
0

1
1

:8
8

)

: 형
용
사
의

유
형

,  𝒙
𝟏 ,𝒚

𝟏 가
최
소

극
한
값

, 𝒙
𝒏 ,𝒚

𝒏 가
최
대

극
한
값

, 𝒙
𝟏
≤

𝒙
𝒊 ≤

𝒙
𝒏
이
면

→
�디

지
털

유
형

→
닫
힌

아
날
로
그

유
형

→
열
린

아
날
로
그

유
형

{∀
𝒙

𝒊 , ∃𝑭
∶𝑭(𝑿

=
𝒙

𝒊 ) =
 𝒚

𝟏
𝒐𝒓

𝒚
𝒏
}

{∀
𝒙

𝒊 , ∃𝑭
∶𝒚

𝟏
≤

𝑭(𝑿
=

𝒙
𝒊 ) ≤

𝒚
𝒏

}

{∀
𝒙

𝒊 , ∃𝑭
∶𝒚

𝟏
→

−
∞

≤
𝑭(𝑿

=
𝒙

𝒊 )
≤

𝒚
𝒏 →

+
∞

}

D
ig

ital typ
e

C
lo

sed
-an

alo
g
u
e typ

e
O

p
en

-an
alo

g
u
e typ

e

없
다

같
다

비
슷

하
다

깨
끗

하
다

높
다

길
다

아
주

◯
◯

X
X

X
X

거
의

◯
◯

◯
◯

X
X

매
우

X
X

◯
◯

◯
◯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2
)
박
소
영

(2
0

1
1

)의
부
사

-형
용
사

네
트
워
크

-
정
도
부
사

‘아
주

, 거
의

, 매
우
’가

수
식
하
는

형
용
사
의

네
트
워
크

: 박
소
영

(2
0

1
1

:8
8

)의
표

: 부
사

-형
용
사

2
원

네
트
워
크

행
렬
과

네
트
워
크

그
림

아
주

거
의

매
우

없
다

1
1

0

같
다

1
1

0

비
슷

하
다

0
1

1

깨
끗

하
다

0
1

1

높
다

0
0

1

길
다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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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2
)
박
소
영

(2
0

1
1

)의
부
사

-형
용
사

네
트
워
크

-
정
도
부
사

‘아
주

, 거
의

, 매
우
’가

수
식
하
는

형
용
사
의

네
트
워
크

: 투
사

(p
ro

je
ctio

n
), 2

원
행
렬
을

1
원

행
렬
로

변
환

: 1
원

네
트
워
크

행
렬
과

형
용
사

네
트
워
크

그
림

없
다

같
다

비
슷

하
다

깨
끗

하
다

높
다

길
다

없
다

0
2

1
1

0
0

같
다

2
0

1
1

0
0

비
슷

하
다

1
1

0
2

1
1

깨
끗

하
다

1
1

2
0

1
1

높
다

0
0

1
1

0
1

길
다

0
0

1
1

1
0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3
)
박
소
영

(2
0

1
1

)의
형
용
사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
형
용
사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 2
개
의

커
뮤
니
티

형
성

:
커
뮤
니
티

1
유
형

→
�‘같

다
, 없

다
’(디

지
털

유
형

)

: 커
뮤
니
티

2
유
형

→
�‘비

슷
하
다

, 깨
끗
하
다

, 길
다

, 높
다
’(아

날
로
그

유
형

)

☞
‘아

주
’가

‘완
전
히
’의

의
미
를

지
니
는
지
에

따
라
서

‘깨
끗
하
다

, 비
슷
하
다
’의

커
뮤
니
티
가

달
라
질

수
있
음

2024-08-05-M
o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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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어
텍

스
트

마
이

닝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어

휘
의
미

분
석

말
뭉
치

(1
)
국
립
국
어
원
,�‘모

두
의
말
뭉
치
’의

결
과
물

-
버
전

2
.0

, 2
0

2
2
년

4
월

1
일

공
개

: 기
존

버
전

1
.0

 +
 메

신
저

대
화

말
뭉
치

추
가

: 형
태

분
석
과

어
휘

의
미

(체
언
류
와

용
언
류

)를
분
석

☞
어
휘

의
미

분
석

말
뭉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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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어

휘
의
미

분
석

말
뭉
치

(3
)
문
어
의

품
사
와

빈
도

-
형
용
사

(V
A

)의
타
입

(typ
e
)과

빈
도

(to
k
e
n

)
분
포

: 총
빈
도

7
1

,0
4

3
 (타

입
1

,2
2

5
)

→
�전

체
약

1
.6

%
 (형

태
소

약
1

.8
%

)

: 있
다

(1
7

,3
0

2
) >

 없
다

(7
,6

0
0

) >
 같

다
(3

,6
0

4
) >

 크
다

(3
,5

7
4

) >
 많

다
(3

,0
7

7
) 순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어

휘
의
미

분
석

말
뭉
치

(3
)
문
어
의

품
사
와

빈
도

-
부
사

(M
A

G
)의

타
입

(typ
e
)과

빈
도

(to
k
e
n

)
분
포

: 총
빈
도

7
1

,5
1

0
 (타

입
1

,4
6

4
)

→
�전

체
약

1
.6

%
 (형

태
소

약
1

.9
%

)

: 더
(3

,1
7

7
) >

 또
(2

,8
2

5
) >

 함
께

(2
,3

8
5

) >
 가

장
(2

,1
7

2
) >

 모
두

(1
,9

1
6

)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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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어
용

언
다

층
네

트
워

크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네

트
워
크

자
료

전
처
리

(1
)
용
언

네
트
워
크

자
료

변
환

-
부
사

-용
언

자
료

(구
어

)

: 부
사

-용
언

공
기

관
계

→
�가

능
한

결
합

타
입
의

수

1
,4

7
9

(부
사

)*
{1

,5
9

1
(동

사
)+

8
4

9
(형

용
사

)}

=
 3

,6
0

8
,7

6
0

: 말
뭉
치
에

나
타
난

공
기

관
계

→
�총

2
3

,6
6

3
 타

입

☞
밀
도
:�2

3
,6
6
3
�/�3

,6
0
8
,7
6
0
�≑

0
.0
0
6
6

: 고
빈
도

공
기

관
계

→
�안

-되
다

(1
,5

8
3
회

)

→
�안

-하
다

(1
,1

9
5
회

)

→
�이

제
-하

다
(6

1
1
회

)

→
�좀

-하
다

(6
0

8
회

)

→
�많

이
-하

다
(5

8
0
회

) 

구
어

빈
도

순
위

부
사

용
언

빈
도

빈
도

순
위

부
사

용
언

빈
도

1
안

되
다

1,583
...

...
...

...

2
안

하
다

1,195
23644

전
혀

힘
들

다
1

3
이

제
하

다
611

23645
증

말
힘

들
다

1

4
좀

하
다

608
23646

아
마

힘
들

다
1

5
많

이
하

다
580

23647
오

히
려

힘
들

다
1

6
또

하
다

499
23648

비
록

힘
들

다
1

7
다

하
다

489
23649

어
쨌

든
힘

들
다

1

8
못

하
다

434
23650

사
실

힘
들

다
1

9
또

있
다

393
23651

항
상

힘
들

다
1

10
지

금
하

다
365

23652
덜

힘
들

다
1

11
좀

있
다

306
23653

잘
못

힘
들

다
1

12
안

가
다

297
23654

너
무

힘
들

어
지

다
1

13
인

제
하

다
267

23655
더

힘
들

어
지

다
1

14
다

되
다

264
23656

굳
이

힘
들

이
다

1

15
잘

하
다

262
23657

그
냥

힘
쓰

다
1

16
안

좋
다

241
23658

여
태

힘
쓰

다
1

17
그

냥
하

다
231

23659
인

제
힘

없
다

1

18
너

무
좋

다
230

23660
참

힘
없

다
1

19
같

이
하

다
214

23661
너

무
힘

주
다

1

20
이

제
있

다
202

23662
훨

씬
힘

차
다

1

...
...

...
...

23663
막

힙
하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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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네

트
워
크

자
료

전
처
리

(1
)
용
언

네
트
워
크

자
료

변
환

-
부
사

-용
언

자
료

(구
어

)

: 동
사
와

형
용
사
의

구
분

: 부
사

-동
사
의

고
빈
도

공
기

관
계

→
�안

-되
다

(1
,5

8
3
회

)

→
�안

-하
다

(1
,1

9
5
회

)

→
�이

제
-하

다
(6

1
1
회

)

→
�좀

-하
다

(6
0

8
회

)

→
�많

이
-하

다
(5

8
0
회

) 

: 
부
사

-형
용
사
의

고
빈
도

공
기

관
계

→
�또

-있
다

(3
9

3
회

)

→
�좀

-있
다

(3
0

6
회

)

→
�안

-좋
다

(2
4

1
회

)

→
�너

무
-좋

다
(2

3
0
회

)

→
�이

제
-있

다
(2

0
2
회

) 

동
사

형
용

사

빈
도

순
위

부
사

용
언

빈
도

빈
도

순
위

부
사

용
언

빈
도

1
안

되
다

1,583
1

또
있

다
393

2
안

하
다

1,195
2

좀
있

다
306

3
이

제
하

다
611

3
안

좋
다

241
4

좀
하

다
608

4
너

무
좋

다
230

5
많

이
하

다
580

5
이

제
있

다
202

6
또

하
다

499
6

다
있

다
175

7
다

하
다

489
7

많
이

있
다

152
8

못
하

다
434

8
막

이
렇

다
149

9
지

금
하

다
365

9
이

제
이

렇
다

146
10

안
가

다
297

10
좀

이
렇

다
145

11
인

제
하

다
267

11
지

금
있

다
131

12
다

되
다

264
12

또
이

렇
다

130
13

잘
하

다
262

13
굉

장
히

많
다

128
14

그
냥

하
다

231
14

너
무

많
다

126
15

같
이

하
다

214
15

왜
이

렇
다

124
16

안
먹

다
198

16
또

그
렇

다
119

17
잘

되
다

195
17

좀
그

렇
다

118
18

이
제

되
다

189
18

더
좋

다
116

19
막

하
다

184
19

너
무

맛
있

다
113

20
계

속
하

다
177

20
더

있
다

108
...

...
...

...
...

...
...

...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네

트
워
크

자
료

전
처
리

(1
)
용
언

네
트
워
크

자
료

변
환

-
부
사

-용
언

자
료

(구
어

)

: 부
사

-동
사
의

공
기
하
는

타
입

수

: 부
사

, 결
합
하
는

동
사

타
입

수

→
�또

(5
1

2
개

동
사

타
입

)

→
�좀

(4
9

2
개

동
사

타
입

)

→
�다

(4
6

3
개

동
사

타
입

)

→
�이

제
(4

3
6
개

동
사

타
입

)

→
�그

냥
(3

4
5
개

동
사

타
입

)

: 동
사

, 결
합
하
는

부
사

타
입

수

→
�하

다
(5

5
4
개

부
사

타
입

)

→
�되

다
(2

9
5
개

부
사

타
입

)

→
�보

다
(2

3
9
개

부
사

타
입

)

→
�가

다
(2

3
1
개

부
사

타
입

)

→
�나

오
다

(1
8

8
개

부
사

타
입

)    

구
어

(부
사

-동
사

)

빈
도

순
위

부
사

결
합

하
는

동
사

수
빈

도
순

위
동

사
결

합
하

는
부

사
의

수

1
또

512
1

하
다

554

2
좀

492
2

되
다

295

3
다

463
3

보
다

239

4
이

제
436

4
가

다
231

5
그

냥
345

5
나

오
다

188

6
지

금
338

6
오

다
184

7
안

332
7

그
러

다
176

8
막

329
8

먹
다

151

9
많

이
314

9
받

다
150

10
인

제
301

10
들

다
145

11
더

262
11

쓰
다

142

12
잘

256
12

만
들

다
140

13
못

208
13

대
하

다
139

14
계

속
198

14
알

다
131

15
왜

189
15

나
다

125

16
같

이
186

16
들

어
가

다
123

17
다

시
176

17
살

다
116

18
너

무
175

18
가

지
다

115

19
정

말
173

19
듣

다
107

20
딱

164
20

주
다

10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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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네

트
워
크

자
료

전
처
리

(1
)
용
언

네
트
워
크

자
료

변
환

-
부
사

-용
언

자
료

(구
어

)

: 부
사

-형
용
사
의

공
기
하
는

타
입

수

: 부
사

, 결
합
하
는

형
용
사

타
입

수

→
�좀

(2
8

9
개

형
용
사

타
입

)

→
�아

주
(2

4
5
개

형
용
사

타
입

)

→
�너

무
(2

1
7
개

형
용
사

타
입

)

→
�또

(2
0

2
개

형
용
사

타
입

)

→
�굉

장
히

(1
7

8
개

형
용
사

타
입

)

: 형
용
사

, 결
합
하
는

부
사

타
입

수

→
�있

다
(3

1
3
개

부
사

타
입

)

→
�이

렇
다

(2
7

5
개

부
사

타
입

)

→
�그

렇
다

(2
3

7
개

부
사

타
입

)

→
�같

다
(1

7
0
개

부
사

타
입

)

→
�없

다
(1

6
6
개

부
사

타
입

)             

구
어

(부
사

-형
용

사
)

빈
도

순
위

부
사

결
합

하
는

형
용

사
수

빈
도

순
위

형
용

사
결

합
하

는
부

사
수

1
좀

289
1

있
다

313

2
아

주
245

2
이

렇
다

275

3
너

무
217

3
그

렇
다

237

4
또

202
4

같
다

170

5
굉

장
히

178
5

없
다

166

6
더

168
6

많
다

138

7
이

제
148

7
어

떻
다

126

8
정

말
144

8
좋

다
123

9
그

냥
142

9
크

다
102

10
되

게
133

10
어

렵
다

71

11
진

짜
113

11
다

르
다

66

12
약

간
112

12
요

렇
다

66

13
다

105
13

잏
다

66

14
지

금
104

14
맛

있
다

65

15
참

96
15

새
롭

다
61

16
인

제
92

16
쉽

다
60

17
막

91
17

아
프

다
55

18
조

금
87

18
높

다
54

19
쫌

78
19

힘
들

다
54

20
가

장
73

20
이

릏
다

51

...
...

...
...

...
...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네

트
워
크

자
료

전
처
리

(1
)
용
언

네
트
워
크

자
료

변
환

-
부
사

-용
언

자
료

(문
어

)

: 부
사

-용
언

공
기

관
계

→
�가

능
한

결
합

타
입
의

수

1
,4

0
2

(부
사

)*
{1

,6
0

1
(동

사
)+

7
1

7
(형

용
사

)}

=
 3

,2
4

9
,8

3
6

: 말
뭉
치
에

나
타
난

공
기

관
계

→
�총

2
7

,8
4

8
 타

입

☞
밀
도
:�2

7
,8
4
8
�/�3

,2
4
9
,8
3
6
�≑

0
.0
0
8
6

: 고
빈
도

공
기

관
계

→
�안

-되
다

(9
1

0
회

)

→
�가

장
-크

다
(3

1
3
회

)

→
�안

-하
다

(2
3

9
회

)

→
�가

장
-많

다
(2

1
8
회

)

→
�더

-많
다

(2
0

1
회

) 

문
어

빈
도

순
위

부
사

용
언

빈
도

빈
도

순
위

부
사

용
언

빈
도

1
안

되
다

910
...

...
...

...

2
가

장
크

다
313

27829
없

이
힘

들
어

지
다

1

3
안

하
다

239
27830

더
힘

쓰
다

1

4
가

장
많

다
218

27831
두

루
힘

쓰
다

1

5
더

많
다

201
27832

틈
틈

이
힘

쓰
다

1

6
더

크
다

171
27833

아
직

힘
쓰

다
1

7
가

장
높

다
170

27834
또

힘
쓰

다
1

8
함

께
하

다
162

27835
함

께
힘

쓰
다

1

9
못

하
다

139
27836

현
재

힘
쓰

다
1

10
또

대
하

다
134

27837
잘

힘
없

다
1

11
거

의
없

다
132

27838
또

한
힘

입
다

1

12
또

하
다

131
27839

결
국

힘
입

다
1

13
또

있
다

120
27840

다
힘

입
다

1

14
잘

알
다

111
27841

함
께

힘
입

다
1

15
전

혀
없

다
111

27842
각

각
힘

입
다

1

16
더

있
다

108
27843

모
두

힘
입

다
1

17
많

이
하

다
108

27844
역

시
힘

입
다

1

18
또

위
하

다
99

27845
여

전
히

힘
주

다
1

19
더

하
다

93
27846

바
로

힘
주

다
1

20
못

미
치

다
91

27847
여

전
히

힘
차

다
1

...
...

...
...

27848
함

께
힘

차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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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네

트
워
크

자
료

전
처
리

(1
)
용
언

네
트
워
크

자
료

변
환

-
부
사

-용
언

자
료

(문
어

)

: 동
사
와

형
용
사
의

구
분

: 부
사

-동
사
의

고
빈
도

공
기

관
계

→
�안

-되
다

(9
1

0
회

)

→
�안

-하
다

(2
3

9
회

)

→
�함

께
-하

다
(1

6
2
회

)

→
�못

-하
다

(1
3

9
회

)

→
�또

-대
하
다

(1
3

4
회

) 

: 
부
사

-형
용
사
의

고
빈
도

공
기

관
계

→
�가

장
-크

다
(3

1
3
회

)

→
�가

장
-많

다
(2

1
8
회

)

→
�더

-많
다

(2
0

1
회

)

→
�더

-크
다

(1
7

1
회

)

→
�가

장
-높

다
(1

7
0
회

) 

동
사

형
용

사

빈
도

순
위

부
사

용
언

빈
도

빈
도

순
위

부
사

용
언

빈
도

1
안

되
다

910
1

가
장

크
다

313
2

안
하

다
239

2
가

장
많

다
218

3
함

께
하

다
162

3
더

많
다

201
4

못
하

다
139

4
더

크
다

171
5

또
대

하
다

134
5

가
장

높
다

170
6

또
하

다
131

6
거

의
없

다
132

7
잘

알
다

111
7

또
있

다
120

8
많

이
하

다
108

8
전

혀
없

다
111

9
또

위
하

다
99

9
더

있
다

108
10

더
하

다
93

10
함

께
있

다
78

11
못

미
치

다
91

11
더

좋
다

75
12

제
대

로
되

다
90

12
현

재
있

다
66

13
분

명
히

하
다

77
13

모
두

있
다

65
14

모
두

하
다

76
14

가
장

낮
다

63
15

최
근

대
하

다
66

15
더

없
다

63
16

열
심

히
하

다
66

16
잘

있
다

60
17

잘
모

르
다

62
17

직
접

있
다

56
18

직
접

하
다

62
18

더
높

다
55

19
못

받
다

60
19

없
이

있
다

55
20

앞
서

지
나

다
59

20
아

직
없

다
49

...
...

...
...

...
...

...
...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네

트
워
크

자
료

전
처
리

(1
)
용
언

네
트
워
크

자
료

변
환

-
부
사

-용
언

자
료

(문
어

)

: 부
사

-동
사
의

공
기
하
는

타
입

수

: 부
사

, 결
합
하
는

동
사

타
입

수

→
�함

께
(4

3
1
개

동
사

타
입

)

→
�또

(4
2

3
개

동
사

타
입

)

→
�더

(3
9

6
개

동
사

타
입

)

→
�모

두
(3

8
4
개

동
사

타
입

)

→
�다

시
(3

6
1
개

동
사

타
입

)

: 동
사

, 결
합
하
는

부
사

타
입

수

→
�하

다
(4

2
0
개

부
사

타
입

)

→
�되

다
(2

6
4
개

부
사

타
입

)

→
�받

다
(2

1
3
개

부
사

타
입

)

→
�보

다
(2

1
1
개

부
사

타
입

)

→
�보

이
다

(2
0

1
개

부
사

타
입

)    

문
어

(부
사

-동
사

)

빈
도

순
위

부
사

결
합

하
는

동
사

수
빈

도
순

위
동

사
결

합
하

는
부

사
의

수

1
함

께
431

1
하

다
420

2
또

423
2

되
다

264
3

더
396

3
받

다
213

4
모

두
384

4
보

다
211

5
다

시
361

5
보

이
다

201
6

없
이

289
6

대
하

다
200

7
현

재
277

7
나

오
다

179
8

특
히

271
8

위
하

다
168

9
잘

270
9

밝
히

다
164

10
다

247
10

만
들

다
161

11
최

근
237

11
내

다
159

12
많

이
228

12
통

하
다

158
13

직
접

215
13

쓰
다

152
14

이
미

213
14

따
르

다
150

15
못

211
15

들
다

148
16

먼
저

210
16

가
다

135
17

계
속

206
17

지
나

다
135

18
역

시
206

18
찾

다
126

19
결

국
205

19
열

리
다

124

20
가

장
189

20
주

다
1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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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네

트
워
크

자
료

전
처
리

(1
)
용
언

네
트
워
크

자
료

변
환

-
부
사

-용
언

자
료

(구
어

)

: 부
사

-형
용
사
의

공
기
하
는

타
입

수

: 부
사

, 결
합
하
는

형
용
사

타
입

수

→
�더

(1
8

4
개

형
용
사

타
입

)

→
�가

장
(1

3
7
개

형
용
사

타
입

)

→
�너

무
(1

1
2
개

형
용
사

타
입

)

→
�또

(1
0

3
개

형
용
사

타
입

)

→
�모

두
(9

7
개

형
용
사

타
입

)

: 형
용
사

, 결
합
하
는

부
사

타
입

수

→
�있

다
(3

2
6
개

부
사

타
입

)

→
�없

다
(2

3
5
개

부
사

타
입

)

→
�같

다
(1

6
6
개

부
사

타
입

)

→
�크

다
(1

6
1
개

부
사

타
입

)

→
�많

다
(1

4
4
개

부
사

타
입

)             

구
어

(부
사

-형
용

사
)

빈
도

순
위

부
사

결
합

하
는

형
용

사
수

빈
도

순
위

형
용

사
결

합
하

는
부

사
수

1
더

184
1

있
다

326

2
가

장
137

2
없

다
235

3
너

무
112

3
같

다
166

4
또

103
4

크
다

161

5
모

두
97

5
많

다
144

6
매

우
82

6
좋

다
131

7
함

께
79

7
높

다
111

8
역

시
74

8
어

렵
다

107

9
특

히
74

9
그

렇
다

90

10
더

욱
69

10
다

르
다

85

11
아

직
63

11
새

롭
다

75

12
없

이
61

12
낮

다
73

13
아

주
59

13
쉽

다
70

14
현

재
57

14
강

하
다

69

15
정

말
56

15
이

렇
다

67

16
얼

마
나

54
16

힘
들

다
63

17
다

시
53

17
어

떻
다

55

18
훨

씬
52

18
작

다
55

19
여

전
히

51
19

적
다

55

20
달

리
49

20
가

깝
다

51

...
...

...
...

...
...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네

트
워
크

자
료

전
처
리

(2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A
d

ve
rb

s-P
re

d
ica

te
s N

e
tw

o
rk

)
자
료

전
처
리

-
부
사

-용
언
의

연
관
성

(a
sso

cia
tio

n
)
계
산

: 부
사

-용
언

결
합
빈
도

, 각
부
사

/용
언

빈
도

, 전
체

부
사

/용
언

빈
도

등
측
정

-
부
사

-용
언
의

연
관
성

(a
sso

cia
tio

n
) 측

도
계
산

방
식

: 두
범
주
형

자
료

사
이
의

연
관
성

(a
sso

cia
tio

n
) 측

정

☞
두

범
주
형

자
료

, (측
정
값

-모
형
값

)의
차
이

검
정

: 부
사

-용
언

결
합
빈
도

1
0

 이
상

→
�빈

도
수
가

적
으
면

우
연
한

결
합

가
능
성
을

배
제
하
지

못
함

→
�연

구
자
의

직
관

및
언
어

자
료

고
려

☞
연
구
자
에

따
라

,
빈
도

5
 이

상

: P
e
a
rso

n
의

카
이
제
곱

(𝝌
𝟐)

→
�일

반
적
으
로

자
주

사
용
됨

: 로
그
가
능
도
비

(G
)

→
�최

대
가
능
도
비

이
론

, 최
대
확
률

계
산

※
�정

성
훈

(2
0

1
4

)의
검
정

방
식

𝝌
𝟐
=

𝒊ୀ
𝟏 𝑲

𝒋ୀ
𝟏 𝑳
(𝑶

𝒊𝒋
−

𝑬
𝒊𝒋 ) 𝟐

𝑬
𝒊𝒋

𝑮
=

𝒊ୀ
𝟏 𝑲

𝒋ୀ
𝟏 𝑳

𝑶
𝒊 𝒍𝒐𝒈

𝑶
𝒊𝒋

𝑬
𝒊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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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네

트
워
크

자
료

전
처
리

(2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A
d

ve
rb

s-P
re

d
ica

te
s N

e
tw

o
rk

)
자
료

전
처
리

-
C

ra
m
é
r의

V

: 카
이
제
곱
의

정
규
화

(n
o

rm
a
liza

tio
n

)

→
C

ra
m
é
r의

V
 공

식

※
�유

현
조

외
(2
0
1
8
),�‘중

국
지
역

중
국

-티
베
트
어
의

어
순

상
관
성
＇

참
조

-
C

ra
m
é
r의

V
 측

도
특
징

: 카
이
제
곱

이
용

:
변
수
들
의

연
속
성

여
부

, 상
관
없
이

적
용

가
능

:
측
정
값
들
의

분
포
도

상
관
없
이

적
용

가
능

:
V

 계
수

,
항
상

양
수
로

표
현

: 두
변
수

,
연
관
성
이

가
장

클
때
는

1
, 아

무
관
계
가

없
을

때
는

0

☞
1
에

가
까
울
수
록

부
사

-용
언
의

관
계
가

밀
접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가
중
치
로

활
용

𝑽
=

𝝌
𝟐
/
𝑵

𝒎
𝒊𝒏(𝑲

−
𝟏,

𝑳
−

𝟏)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네

트
워
크

자
료

전
처
리

(2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A
d

ve
rb

s-P
re

d
ica

te
s N

e
tw

o
rk

)
자
료

전
처
리

-
구
어

, 부
사

-동
사

네
트
워
크

자
료

(1
7

,1
0

4
*

1
2

)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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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네

트
워
크

자
료

전
처
리

(2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A
d

ve
rb

s-P
re

d
ica

te
s N

e
tw

o
rk

)
자
료

전
처
리

-
구
어

, 부
사

-형
용
사

네
트
워
크

자
료

(6
,5

5
9

*
1

2
)
작
성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네

트
워
크

자
료

전
처
리

(2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A
d

ve
rb

s-P
re

d
ica

te
s N

e
tw

o
rk

)
자
료

전
처
리

-
문
어

, 부
사

-동
사

네
트
워
크

자
료

(2
2

,3
1

3
*

1
2

)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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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네

트
워
크

자
료

전
처
리

(2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A
d

ve
rb

s-P
re

d
ica

te
s N

e
tw

o
rk

)
자
료

전
처
리

-
문
어

, 부
사

-형
용
사

네
트
워
크

자
료

(5
,5

3
5

*
1

2
)
작
성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1
)
구
어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자
료

구
축

-
부
사

-용
언

결
합

,
데
이
터
프
레
임

작
성

: 결
합
빈
도

,
1

0
 이

하
제
외

: 카
이
제
곱

, 약
3

.8
4

 이
하

제
외

(자
유
도

1
일

때
유
의
확
률

0
.0

5
)

: C
ra

m
é
r V

, 부
사

-용
언

간
결
합

가
중
치

-
부
사

-동
사

결
합

분
포

: 부
사

-동
사

결
합

(7
9

5
개

유
형

, 부
사

1
3

0
개

-동
사

1
2

8
개

)

: 결
합

가
중
치

(V
)가

매
우

높
은

부
사

-동
사

결
합

→
�깜

짝
-놀

라
다

(0
.6

0
), 깜

짝
-놀

래
다

(0
.4

7
), 꽉

-차
다

(0
.3

7
), 그

만
-두

다
(0

.3
5

), 팔
팔

-끓
다

(0
.3

4
) 등

-
부
사

-형
용
사

결
합

분
포

: 부
사

-형
용
사

결
합

(4
0

2
개

유
형

, 부
사

9
3
개

-형
용
사

5
8
개

)

: 결
합

가
중
치

(V
)가

매
우

높
은

부
사

-형
용
사

결
합

→
�별

로
-없

다
(0

.2
0

), 차
라
리

-낫
다

(0
.1

3
), 전

혀
-없

다
(0

.1
3

), 아
주

-근
사
하
다

(0
.1

2
), 가

장
-크

다
(0

.1
9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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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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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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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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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터
프
레
임

작
성

: 결
합
빈
도

,
1

0
 이

하
제
외

: 카
이
제
곱

, 약
3

.8
4

 이
하

제
외

(자
유
도

1
일

때
유
의
확
률

0
.0

5
)

: C
ra

m
é
r V

, 부
사

-용
언

간
결
합

가
중
치

-
부
사

-동
사

결
합

분
포

: 부
사

-동
사

결
합

(5
1

8
개

유
형

, 부
사

1
1

4
개

-동
사

1
1

9
개

)

: 결
합

가
중
치

(V
)가

매
우

높
은

부
사

-동
사

결
합

→
�텅

-비
다

(0
.7

9
), 팽

팽
히

-맞
서
다

(0
.5

5
), 깜

짝
-놀

라
다

(0
.5

1
), 한

발
-물

러
서
다

(0
.5

0
), 안

-되
다

(0
.4

6
) 등

-
부
사

-형
용
사

결
합

분
포

: 부
사

-형
용
사

결
합

(1
8

1
개

유
형

, 부
사

7
6
개

-형
용
사

3
0
개

)

: 결
합

가
중
치

(V
)가

매
우

높
은

부
사

-형
용
사

결
합

→
�가

장
-크

다
(0

.2
2

), 거
의

-없
다

(0
.1

8
), 전

혀
-없

다
(0

.1
7

), 가
장

-높
다

(0
.1

6
), 별

로
-없

다
(0

.1
5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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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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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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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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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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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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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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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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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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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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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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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언
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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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3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구
축

-
2
원

네
트
워
크

구
축

작
성

: C
ra

m
é
r V

, 부
사

-용
언
의

결
합

가
중
치

: 노
드

간
연
결

, 부
사

-용
언
의

결
합

→
2
원

노
드

결
합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그
림

-
2
원

네
트
워
크

: 구
어

부
사

-동
사

네
트
워
크

,2
5

8
 개

노
드

네
트
워
크

: 구
어

부
사

-형
용
사

네
트
워
크

, 1
5

1
개

노
드

네
트
워
크

: 문
어

부
사

-동
사

네
트
워
크

, 2
3

3
개

노
드

네
트
워
크

: 문
어

부
사

-형
용
사

네
트
워
크

, 1
0

6
개

노
드

네
트
워
크

☞
네
트
워
크

상
에
서

동
사
와

형
용
사
의

직
접

비
교

어
려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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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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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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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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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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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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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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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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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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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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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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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트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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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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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트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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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축

-
구
어

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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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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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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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트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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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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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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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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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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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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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네
트
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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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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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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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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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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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3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구
축

-
1
원

네
트
워
크

변
환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
�용

언
네
트
워
크
로

투
사

: 구
어

동
사

네
트
워
크

, 1
2

8
개

노
드

네
트
워
크

: 구
어

형
용
사

네
트
워
크

, 5
8
개

노
드

네
트
워
크

: 문
어

동
사

네
트
워
크

, 1
1

9
개

노
드

네
트
워
크

: 문
어

형
용
사

네
트
워
크

, 3
0
개

노
드

네
트
워
크

☞
네
트
워
크

간
단
순

비
교
의

어
려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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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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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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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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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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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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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3
)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구
축

-
문
어

형
용
사

1
원

네
트
워
크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4
)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군
집

분
석

(clu
ste

rin
g

 a
n

a
lysis)

: 노
드

간
연
결
과

경
로
를

통
해

노
드
들
의

집
단

(g
ro

u
p

)을
분
석

-
군
집

분
석
의

알
고
리
즘

: n
e
w

m
a
n

-m
o

o
re

알
고
리
즘

→
�컴

포
넌
트

(co
m

p
o

n
e
n

t)의
집
단
을

찾
고

다
른

집
단
으
로

연
결
되
는

정
도
가

감
소
할

때
까
지

군
집
화

☞
지
역

네
트
워
크
의

밀
도
가

높
고

전
역

네
트
워
크
의

밀
도
는

낮
을

때
쉽
게

군
집
화

: cla
u

se
-n

e
w

m
a
n

-m
o

o
re

알
고
리
즘

→
�특

정
커
뮤
니
티
를

구
분
하
는

데
유
용

☞
해
당

노
드
가

다
양
한

형
태
의

집
단
에

관
계
된

경
우
에
는

곤
란

: g
irva

n
-n

e
w

m
a
n
알
고
리
즘

→
�매

개
중
심
성
의

위
계
구
조
를

활
용
하
여

커
뮤
니
티

탐
색

: C
O

N
C

O
R

 알
고
리
즘

→
�구

조
적

등
위
성
을

통
해

연
결
관
계
의

형
태
가

유
사
한

것
을

피
어
슨

상
관
관
계

분
석
으
로

군
집
화

☞
유
사
한

연
결

속
성
이

아
니
라

구
조
적

등
위
성
만

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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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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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
니
티

탐
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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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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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뮤
니
티

탐
지

(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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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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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u

n
ity d

e
te

ctio
n

)

: 노
드

간
최
소
경
로

(sh
o

rte
st p

a
th

s)
제
거

:
네
트
워
크

노
드

분
리

:
모
듈
성

(m
o

d
u

la
rity) 높

은
집
단

:
분
리
된

하
위
네
트
워
크

(su
b

n
e
tw

o
rk

)

※
�커

뮤
니
티

탐
지
를

위
한

다
양
한

알
고
리
즘

사
용

, 일
반
적
으
로

Lo
u

va
in

 a
lg

o
rith

m
사
용

-
B

lo
n

d
e
l 외

(2
0
0
8
),�“Fa

st�u
n
fo
ld
in
g
�o
f�co

m
m
u
n
itie

s�in
�la
rg
e
�n
e
tw

o
rk
s”

: Lo
u

va
in

 a
lg

o
rith

m
 제

안

: g
irva

n
-n

e
w

m
a
n
알
고
리
즘

, 계
산
시
간
이

오
래

걸
리
는

단
점

→
�b

u
t,

G
re

e
d

y a
lg

o
rith

m
은

아
주

빠
르
나

최
적
화

성
능
이

좋
지

않
음

: 대
규
모

커
뮤
니
티

,
자
연
적
으
로

하
위

커
뮤
니
티
로

구
분
되
는

계
층
적

구
조

☞
임
의
의

한
노
드
가

주
변

노
드
와

결
합
하
며

커
뮤
니
티
를

생
성
한
다
는

점
은

g
re

e
d

y a
lg

o
rith

m
과

유
사
하
나

, 네
트
워
크
의

계
층
적

구
조
를

이
용
하
여

최
적
화

성
능

향
상

※
�Lo

u
va
in
�a
lg
o
rith

m
,
효
과
적
인

모
듈
성

접
근
과

계
층
적

구
조

이
용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4
)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Lo

u
va

in
 a

lg
o

rith
m

, P
h

a
se

1

: 모
듈
성
의

변
화
량

=
 노

드
i가

커
뮤
니
티
에

속
한

상
태
의

모
듈
성


노
드

i가
속
하
지

않
은

상
태
의

모
듈
성

∑
in

: 노
드

I가
속
한

커
뮤
니
티

내
부
의

연
결
선

가
중
치

(w
e
ig

h
t)
합

∑
to

t  : 노
드

i
가

속
한

커
뮤
니
티

내
/외

부
의

연
결
선

가
중
치

합

𝒌
𝒊

: 노
드

i
의

연
결
선

가
중
치

합

𝒌
𝒊,𝒊𝒏

: 노
드

i
가

속
한

커
뮤
니
티

내
부
의

노
드
와

노
드

i
의

연
결
선

가
중
치

합

m
      : 모

든
연
결
선
의

가
중
치

합

→
�모

듈
성
의

변
화
량
을

가
장

크
게

만
드
는

커
뮤
니
티
에

배
속
되
게

함

:
모
든

노
드
에

대
해
서

반
복

수
행

→
모
듈
성

변
화
가

더
이
상

개
선
되
지

않
을

때
까
지

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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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4
)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Lo

u
va

in
 a

lg
o

rith
m

, P
h

a
se

2

:
P

h
a
se

 1
에
서

생
성
된

커
뮤
니
티
를

하
나
의

b
lo

ck
으
로

합
쳐
서

노
드

형
성

→
�커

뮤
니
티

내
부
의

연
결
선
은

회
귀
선
로

계
산

:
위
의

변
형
된

네
트
워
크

, 다
시

P
h

a
se

1
의

알
고
리
즘
을

통
해

병
합

→
�P

h
a
se

1
에
서

P
h

a
se

2
 과

정
반
복

: 더
이
상
의

모
듈
성

변
화
가

없
을

때
, 

알
고
리
즘

수
행

정
지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4
)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구
어

,
동
사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Lo
u

va
in

 a
lg

o
rith

m
, 7

개
의

커
뮤
니
티

탐
색

(총
1

2
8
개

동
사

)

: 1
유
형

, 총
7

0
개

→
�가

다
, 가

지
다

, 나
가
다

, 남
다

, 늘
다

,
다
니
다

, 되
다

, 들
어
가
다

, 만
나
다

, 먹
다

, 받
다

, 보
내
다

, 보
다

,

사
다

, 생
기
다

, 쓰
다

, 오
다

, 읽
다

, 입
다

, 자
다

, 잡
다

, 죽
다

, 찾
다

, 치
다

, 통
하
다

, 피
다

, 하
다

등

: 2
유
형

, 총
3
개

→
�걸

리
다

, 끓
다

, 끓
이
다

: 3
유
형

, 총
4
개

→
�그

러
다

, 내
다

, 이
러
다

, 찍
다

: 4
유
형

, 총
1

9
개

→
�끝

나
다

, 돌
다

, 듣
다

, 모
르
다

, 모
으
다

, 모
이
다

, 바
꾸
다

, 살
다

, 알
다

, 어
울
리
다

, 지
내
다

, 크
다

등

: 5
유
형

, 총
2

9
개

→
�나

누
다

, 넣
다

, 놓
다

, 담
다

, 데
치
다

, 두
다

, 만
들
다

, 볶
다

, 뿌
리
다

, 쉬
다

, 알
리
다

, 있
다

, 자
르
다

, 주
다

등

: 6
유
형

, 총
2
개

→
�놀

라
다

, 놀
래
다

: 7
유
형

, 총
1
개

→
�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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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4
)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구
어

,
동
사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4
)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구
어

,
형
용
사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Lo
u

va
in

 a
lg

o
rith

m
, 4

개
의

커
뮤
니
티

탐
색

(총
5

8
개

동
사

)

: 1
유
형

, 총
1

2
개

→
�가

깝
다

, 깊
다

, 낫
다

, 낮
다

, 높
다

, 많
다

, 싸
다

, 어
렵
다

, 재
밌
다

, 좋
다

, 크
다

, 편
하
다

: 2
유
형

, 총
9
개

→
�간

단
하
다

, 고
소
하
다

, 곱
다

, 근
사
하
다

, 담
백
하
다

, 새
롭
다

, 손
쉽
다

, 쉽
다

, 작
다

: 3
유
형

, 총
1

7
개

→
�같

다
,
괜
찮
다

,
그
렇
다

,
다
르
다

,
똑
같
다

,
비
슷
하
다

,
아
쉽
다

,
어
떻
다

,
없
다

,
요
렇
다

,
이
렇
다

,
있
다

,

잏
다

,
적
다

,
젊
다

,
친
하
다

,
틀
리
다

: 4
유
형

, 총
2

0
개

→
�고

맙
다

,
길
다

, 늦
다

,
덥
다

,
맛
있
다

,
무
섭
다

,
바
쁘
다

,
부
드
럽
다

,
비
싸
다

,
빠
르
다

,
세
다

,
싫
다

,
심
하
다

,

쎄
다

,
아
프
다

,
안
타
깝
다

,
얇
다

,
예
쁘
다

,
이
쁘
다

,
힘
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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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4
)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구
어

,
형
용
사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4
)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문
어

,
동
사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Lo
u

va
in

 a
lg

o
rith

m
, 1

7
개
의

커
뮤
니
티

탐
색

(총
1

1
9
개

동
사

)

: 1
유
형

, 총
2

7
개

→
�가

다
, 가

지
다

, 나
가
다

, 나
다

, 늘
다

, 되
다

, 받
다

, 보
다

, 앉
다

, 잡
다

, 치
다

, 하
다

등

: 2
유
형

, 총
1

2
개

→
�갖

추
다

, 던
지
다

, 듣
다

, 띄
다

, 맞
다

, 모
르
다

, 알
다

, 알
려
지
다

, 알
리
다

, 어
울
리
다

, 지
키
다

, 팔
리
다

: 3
유
형

, 총
2

7
개

→
�걷

다
, 끝

나
다

, 남
다

, 두
다

, 떠
나
다

, 보
내
다

, 부
르
다

, 살
다

, 열
다

, 즐
기
다

, 지
나
다

, 찍
다

, 타
다

등

: 4
유
형

, 총
1

4
개

→
�걸

치
다

, 넘
기
다

, 넘
다

, 늘
이
다

, 맡
다

, 모
이
다

, 올
리
다

, 이
기
다

, 이
르
다

, 줄
다

, 합
치
다

등

: 5
유
형

, 총
2

4
개

→
�끊

다
, 나

서
다

, 들
다

, 뛰
다

, 만
나
다

, 만
들
다

, 먹
다

, 쓰
다

, 오
르
다

, 읽
다

, 주
다

, 찾
다

, 태
어
나
다

등

: 6
유
형

, 총
1
개

→
�놀

라
다

: 7
유
형

, 총
1
개

→
�담

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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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4
)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문
어

,
동
사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Lo
u

va
in

 a
lg

o
rith

m
, 1

7
개
의

커
뮤
니
티

탐
색

(총
1

1
9
개

동
사

)

: 8
유
형

, 총
4
개

→
�막

히
다

, 메
우
다

, 차
다

, 채
우
다

: 9
유
형

, 총
1
개

→
�맞

서
다

: 1
0
유
형

, 총
1
개

→
�물

러
서
다

: 1
1
유
형

, 총
1
개

→
�비

다

: 1
2
유
형

, 총
1
개

→
�사

라
지
다

: 1
3
유
형

, 총
1
개

→
�서

다

: 1
4
유
형

, 총
1
개

→
�쌓

다

: 1
5
유
형

, 총
1
개

→
�없

애
다

: 1
6
유
형

, 총
1
개

→
�웃

다

: 1
7
유
형

, 총
1
개

→
�있

다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4
)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문
어

,
동
사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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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4
)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문
어

,
형
용
사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Lo
u

va
in

 a
lg

o
rith

m
, 4

개
의

커
뮤
니
티

탐
색

(총
3

0
개

동
사

)

: 1
유
형

, 총
1

4
개

→
�가

깝
다

, 깊
다

, 낮
다

, 높
다

, 뜨
겁
다

, 많
다

, 비
싸
다

, 빠
르
다

, 쉽
다

, 싸
다

, 아
름
답
다

, 작
다

, 적
다

, 크
다

: 2
유
형

, 총
9
개

→
�강

하
다

, 깊
다

, 낫
다

, 늦
다

, 심
각
하
다

, 심
하
다

, 어
렵
다

, 좋
다

, 힘
들
다

: 3
유
형

, 총
5
개

→
�같

다
,
다
르
다

,
새
롭
다

, 없
다

,
있
다

: 4
유
형

, 총
2
개

→
�그

렇
다

, 이
렇
다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4
)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문
어

,
형
용
사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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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2
. 한

국
어

부
사

-용
언

네
트
워
크

(4
)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문
어

,
형
용
사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탐
색

: Lo
u

va
in

 a
lg

o
rith

m
, 4

개
의

커
뮤
니
티

탐
색

(총
5

8
개

동
사

)

: 1
유
형

, 총
1

2
개

→
�가

깝
다

, 깊
다

, 낫
다

, 낮
다

, 높
다

, 많
다

, 싸
다

, 어
렵
다

, 재
밌
다

, 좋
다

, 크
다

, 편
하
다

: 2
유
형

, 총
9
개

→
�간

단
하
다

, 고
소
하
다

, 곱
다

, 근
사
하
다

, 담
백
하
다

, 새
롭
다

, 손
쉽
다

, 쉽
다

, 작
다

: 3
유
형

, 총
1

7
개

→
�같

다
,
괜
찮
다

,
그
렇
다

,
다
르
다

,
똑
같
다

,
비
슷
하
다

,
아
쉽
다

,
어
떻
다

,
없
다

,
요
렇
다

,
이
렇
다

,
있
다

,

잏
다

,
적
다

,
젊
다

,
친
하
다

,
틀
리
다

: 4
유
형

, 총
2

0
개

→
�고

맙
다

,
길
다

, 늦
다

,
덥
다

,
맛
있
다

,
무
섭
다

,
바
쁘
다

,
부
드
럽
다

,
비
싸
다

,
빠
르
다

,
세
다

,
싫
다

,
심
하
다

,

쎄
다

,
아
프
다

,
안
타
깝
다

,
얇
다

,
예
쁘
다

,
이
쁘
다

,
힘
들
다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3
. 다

층
네
트
워
크

(1
)
다
층

네
트
워
크

(m
u

ltip
le

x n
e
tw

o
rk

)의
커
뮤
니
티

탐
색

-
M

a
g

n
a
n

i 외
(2

0
2

1
),�“C

o
m
m
u
n
ity�d

e
te
ctio

n
�in

�m
u
ltip

le
x
�n
e
tw

o
rk
s”

-
다
층

네
트
워
크

커
뮤
니
티
의

모
듈
성

𝑸
𝒎

=
𝟏𝟐𝝁

∑
𝒊𝒋𝒔𝒓 [(𝒂

𝒊𝒋𝒔 −
𝒌
𝒊𝒔

𝒌
𝒋𝒔

𝟐𝒎
𝒔

)𝜹
𝒔,𝒓

+
𝝎

𝜹(𝒊,𝒋)]𝜹(𝜸
𝒊𝒔 ,𝜸

𝒋𝒓 )

: 노
드

(𝒊,𝒋), 층
위

(𝒔,𝒓
)

:
노
드

(𝒊,𝒋)가
층
위

𝒔에
존
재
하
면

→
�𝒂

𝒊𝒋𝒔 =
1

→
𝒌

𝒊𝒔
는

노
드

(𝒊)의
연
결
정
도

→
𝝁
는

다
른

층
위
에

대
응
되
는

노
드

쌍
의

수

→
𝒎

𝒔 는
층
위

𝒔의
링
크

수

→
𝜸

𝒊𝒔 는
층
위

𝒔에
존
재
하
는

노
드

(𝒊)가
할
당
된

커
뮤
니
티

→
�𝜹
는

K
ro

n
e
ck

e
r d

e
lta

→
�𝝎
는

가
중
치

(w
e
ig

h
t)

※
�같

은
노
드
가

다
른

층
위
에
서
도

같
은

커
뮤
니
티
에

속
한
다
면

𝑸
𝒎
은

가
중
치
에

의
해

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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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3
. 다

층
네
트
워
크

(2
)
다
층

네
트
워
크
와

커
뮤
니
티

탐
색

-
용
언

다
층

네
트
워
크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3
. 다

층
네
트
워
크

(2
) 다

층
네
트
워
크
와

커
뮤
니
티

탐
색

-
다
층

네
트
워
크
의

레
이
어

(La
ye

rs)
유
사
도

계
산

: 자
카
드

계
산
법

→
�여

러
레
이
어
에

동
일
한

노
드
가

존
재

→
�한

쌍
의

레
이
어

간
공
통

노
드
가

없
으
면

1
, 공

통
노
드
가

없
으
면

0

→
�노

드
간

겹
치
는

부
분
이

많
으
면

하
나
의

레
이
어
에
서

높
은

(또
는

낮
은

) 등
급
을

갖
는

노
드
가

다
른

레
이
어
에
서

비
슷
한

역
할

(기
능

)을
하
는
지

확
인

: 연
결
정
도
성

간
상
관
관
계

계
산

→
�공

통
된

용
언

, 9
4
개

→
�구

어
동
사

네
트
워
크


문
어

동
사

네
트
워
크

(r
=

 0.364641)

→
�구

어
형
용
사

네
트
워
크


문
어

형
용
사

네
트
워
크

(r
=

 0.419355)

구
어

동
사

네
트

워
크

문
어

동
사

네
트

워
크

문
어

형
용

사
네

트
워

크
문

어
동

사
네

트
워

크
0.364641

문
어

형
용

사
네

트
워

크
0.012821

0.006757

구
어

형
용

사
네

트
워

크
0.010870

0.005682
0.41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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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3
. 다

층
네
트
워
크

(2
) 다

층
네
트
워
크
와

커
뮤
니
티

탐
색

-
한
국
어

용
언

다
층

네
트
워
크
의

커
뮤
니
티

탐
색

: Lo
u

va
in

 a
lg

o
rith

m
, 1

7
개
의

커
뮤
니
티

탐
색

→
�가

중
치

최
대

,
구
어

/문
어

층
위
와

동
사

/형
용
사

층
위
의

일
치

용
언

(n
o

d
e
) 계

산

-
한
국
어

용
언

다
층

네
트
워
크
의

주
요

커
뮤
니
티

: 0
유
형

, 총
3

4
개

용
언

→
�간

단
하
다

, 길
다

, 바
쁘
다

, 비
사
다

, 덥
다

, 늦
다

, 빠
르
다

, 좋
다

, 어
렵
다

, 아
프
다

, 힘
들
다

, 아
름
답
다

등

: 2
유
형

, 총
6

7
개

용
언

→
�가

다
, 넘

다
, 나

오
다

, 듣
다

, 놓
다

, 만
들
다

, 생
기
다

, 모
르
다

, 먹
다

, 보
다

, 살
다

, 자
다

, 지
내
다

등

: 3
유
형

, 총
8

7
개

용
언

→
�같

다
, 끝

나
다

, 담
다

, 따
르
다

, 맞
다

, 볶
다

, 모
이
다

, 없
다

, 죽
다

, 잡
다

, 이
기
다

, 같
다

, 크
다

, 쉽
다

등

: 5
유
형

, 총
6

7
개

용
언

→
�걸

리
다

, 넣
다

, 끓
다

, 두
다

, 만
나
다

, 바
꾸
다

, 비
슷
하
다

, 일
어
나
다

, 잡
다

, 자
르
다

, 쉬
다

등

: 1
1
유
형

, 총
6

8
개

용
언

→
�가

르
치
다

, 가
지
다

, 겪
다

, 늘
다

, 마
시
다

, 뛰
다

, 만
나
다

, 사
다

, 읽
다

, 입
다

, 좋
아
하
다

, 타
다

, 피
다

등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3
. 다

층
네
트
워
크

(2
) 다

층
네
트
워
크
와

커
뮤
니
티

탐
색

-
한
국
어

용
언

다
층

네
트
워
크
의

커
뮤
니
티

2024-08-05-M
o
nd
ay

48

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3
. 다

층
네
트
워
크

(2
) 다

층
네
트
워
크
와

커
뮤
니
티

탐
색

-
생
각
해

볼
문
제

: 다
른

커
뮤
니
티
에

속
하
는

같
은

용
언

탐
색

: 동
사

→
�걸

리
다

(구
어

동
사

,
5
유
형

vs 문
어

동
사

,
1

1
유
형

)

→
�남

다
(구

어
동
사

,
1

1
형

vs 문
어

동
사

,
3
유
형

)

→
되
다

(구
어

동
사

,
2
유
형

vs 문
어

동
사

,
1

1
유
형

)

→
모
르
다

(구
어

동
사

,
5
형

vs 문
어

동
사

,
2
유
형

)

→
보
다

(구
어

동
사

,
2
유
형

vs 문
어

동
사

,
5
유
형

)

→
읽
다

(구
어

동
사

,
1

1
형

vs 문
어

동
사

,
5
유
형

)

→
잡
다

(구
어

동
사

,
5
유
형

vs 문
어

동
사

,
3
유
형

)

→
하
다

(구
어

동
사

,
2
유
형

vs 문
어

동
사

,
3
유
형

)

: 형
용
사

→
싸
다

(구
어

형
용
사

,
3
유
형

vs 문
어

형
용
사

,
0
유
형

)

→
�적

다
(구

어
형
용
사

,
3
형

vs 문
어

형
용
사

,
0
유
형

)

→
�좋

다
(구

어
형
용
사

,
5
형

vs 문
어

동
사

,
0
유
형

)

결
론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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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
름

언
어

학
공

동
학

술
대

회

한
국

어
학

회

1
. 향

후
연
구

과
제

(1
)
언
어
학

분
야

: 공
기
관
계

언
어

네
트
워
크

구
축

→
공
기

관
계
에

있
는

언
어

문
법

단
위
로

구
성
된

언
어

네
트
워
크

분
석

예
) 용

언
-어

미
네
트
워
크

, 수
식
언

(동
사

, 형
용
사

)-명
사

네
트
워
크

등

: 언
어

자
료
에

따
른

하
위

네
트
워
크

구
축

→
전
체

언
어

네
트
워
크
에
서

하
위

언
어

네
트
워
크
로

→
�장

르
(신

문
, 소

설
등

) 특
성
에

따
른

언
어

네
트
워
크

분
석

(2
) 방

언
학

분
야

: 어
휘

하
위
방
언

네
트
워
크

구
축
과

분
석

: 음
운

하
위
방
언

네
트
워
크

구
축
과

분
석

: 문
법

(자
질

) 하
위
방
언

네
트
워
크

구
축
과

분
석

☞
어
휘

-음
운

하
위
방
언
의

다
층

네
트
워
크

분
석
도

가
능

(3
) 문

학
분
야

: 문
학

(소
설

, 시
등

)에
나
타
나
는

언
어

네
트
워
크

구
축
과

분
석

: 문
학
가

(소
설
가

, 시
인

등
)의

인
맥

다
층

네
트
워
크

구
축
과

분
석

311



언
어
변
화
탐
색

:신
문
언
어
에
대
한
텍
스
트
마
이
닝
분
석

고
려

대
학

교
민

족
문

화
연

구
원

이
도

길

텍
스
트
마
이
닝

•
데
이
터
마
이
닝

(D
ata m

in
in

g
)

–
is und

ersto
o
d
 as a p

ro
cess of auto

m
atically extracting

m
eaning

ful, useful, p
revio

usly unkno
w

n and
 ultim

ately 
co

m
p
rehensib

le info
rm

atio
n

fro
m

 larg
e d

atab
ases. (Piatetsky-

Shap
iro

)
–

a.k.a
K
no

w
led

g
e D

isco
very in D

ata (K
D

D
)

•
텍
스
트
마
이
닝

–
비

정
형

텍
스

트
데

이
터

로
부

터
의

미
있

는
정

보
를

추
출

하
는

데
이

터
마

이
닝

기
술

의
일

종
–

자
연

어
처

리
(N

LP) +
 데

이
터

마
이

닝
(D

M
)

2

지
식

 피
라
미
드

•
K
n
o
w

led
g
e p

yram
id

3

Signals

D
ata M

ining area

D
ata

Inform
ation

K
now

ledge

W
isdom

R
esources occupied

S
em

antic level

텍
스
트
마
이
닝
의

 필
요
성

•
지
식
의

 발
견

–
데
이
터

는
 넘

치
나

, 지
식

은
 부

족
하

다
•

“W
e are d

ro
w

ning
 in d

ata, b
ut starving

 fo
r kn

o
w

led
g
e” (Jo

hn 
N

aisb
itt, 1982)

–
대

부
분

의
 가

치
있

는
 정

보
/지

식
은

 텍
스

트
로

 표
현

•
문

서
, 이

메
일

, 보
고

서
, 웹

문
서

 등
–

정
보

검
색

(info
rm

atio
n retrieval) →

데
이

터
마

이
닝

(d
ata m

ining
)

•
탐

색
(searching

)에
서

 발
견

(d
isco

ver)으
로

–
탐

색
은

 정
보

요
구

(info
rm

atio
n need

)가
명

확
 →

목
표

지
향

적
(g

oal-
o
riented

)
–

발
견

 →
기

회
주

의
적

(o
p
p
o
rtunistic)

•
효
율
성

–
“거

시
적

 읽
기

“ (d
istant read

ing
)

•
vs. clo

se read
ing

–
모

든
 데

이
터

를
 다

 볼
 수

 없
다

. (시
간

의
 한

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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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
스
트

 분
석

 과
정

5

㌄
☸
ᜀ

 
䁴
Ⱍ

☸
Ⱌ
㓑
䁩

㌄
㞘
⒬

㱍
ⶤ
㶸

 ⢄
Ⱍ

/ⷜ
ᜁ
䅔

(⢄


, ㌕
⟴
㢔
㢜

, ᜐ
ⰱ
⢄
Ⱍ

)
㌕
⟴

/㓀
ⷝ

텍
스
트

 분
석

 방
법
론

•
단
어

 빈
도

(w
o
rd

 freq
u
en

cy) 분
석

–
워

드
클

라
우

드
–

어
휘

 빈
도

 추
이

–
통

계
적

 키
워

드

•
공
기
어

(co
-o

ccu
rren

ce) 분
석

–
공

기
어

 벡
터

–
단

어
 임

베
딩

–
단

어
 의

미
에

 기
반

한
 유

사
도

계
산

–
어

휘
 의

미
 변

화
 탐

지

•
문
서

(d
o
cu

m
en

t) 분
석

–
분

류
, 군

집
화

6

데
미

안
수

레
바

퀴
 아

래
서

단
어

 빈
도

(w
o
rd

 freq
u
en

cy) 분
석

•
단
어

 빈
도

–
빈

도
는

 대
상

어
에

 대
한

 ‘관
심

’의
 정

도
를

 반
영

하
는

 지
표

•
관

심
은

 긍
정

과
 부

정
을

 모
두

 포
함

–
워

드
클

라
우

드
–

연
도

별
/시

기
별

 단
어

 빈
도

의
 추

이
를

 관
찰

•
유

사
어

, 대
체

어
•

빈
도

가
 증

가
/감

소
하

는
 단

어
•

신
어

, 소
멸

한
 단

어

–
통

계
적

 키
워

드
 분

석
•

텍
스

트
 군

집
(시

기
별

, 주
제

별
, 장

르
별

 등
)의

 키
워

드
들

을
 파

악

7

구
글

 엔
그
램
뷰
어

•
구
글

 북
스

 프
로
젝
트

–
3000만

권
의

 책
을

 디
지

털
화

–
저

작
권

 문
제

로
책

 전
문

을
 공

개
할

 수
 없

음

•
구
글
북
스

 엔
그
램
뷰
어

(G
o
o
g
le B

o
o
ks N

g
ram

V
iew

er)
–

800만
권

의
 책

–
단

어
 n-g

ram
 (1~

5 g
ram

s)
–

단
어

 사
용

 빈
도

를
 그

래
프

로
 시

각
화

–
문

화
 트

렌
트

(C
ultural trend

s)를
 정

량
적

으
로

 조
사

할
 수

 있
음

–
컬

처
로

믹
스

(C
ulturo

m
ics)

•
a fo

rm
 of

co
m

p
utatio

nal lexico
lo

g
y

that stud
ies

hum
an 

b
ehavio

r
and

cultural trend
s

thro
ug

h the
q
uantitative analysis

of 
d
ig

itized
 texts. (W

ikip
ed

i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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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
처
로
믹
스

(C
u
ltu

ro
m

ics)

•
M

ichel et al. “Q
uantitative A

nalysis of C
ulture U

sing 
M

illions of D
igitized B

ooks”, Scien
ce, 2011

–
언

어
, 사

전
 편

찬
, 문

법
 연

구
–

문
화

의
 변

화
 관

찰
–

억
압

, 검
열

의
 탐

지
–

다
양

한
 분

야
에

서
 활

용
할

 수
 있

는
 양

적
 증

거
(q

uantitative 
evid

ence)를
 제

시

9

공
기
어

 분
석

(co
-o

ccu
rren

ce an
alysis)

•
공
기
어

 분
석

–
대

상
어

와
 같

은
 문

맥
(co

ntext)에
서

 나
타

난
 단

어
(공

기
어

)를
 통

해
 해

당
 단

어
의

 의
미

, 사
용

 양
상

을
 파

악

•
분
산

 의
미
론

(d
istrib

u
tio

n
al sem

an
tics)

–
유

사
한

 문
맥

에
서

 나
타

나
는

 단
어

들
은

 유
사

한
 의

미
를

 갖
는

다
.

–
단

어
의

 의
미

는
 주

위
에

 나
타

나
는

 단
어

들
의

 분
포

(d
istrib

utio
n)에

 
의

해
 결

정
된

다
. (분

포
 가

설
)

10

공
기
어

 분
석

•
공
기
어

 벡
터

(co
-o

ccu
rren

ce vecto
r)

–
주

어
진

 대
상

어
와

같
은

문
맥

에
서

 함
께

 나
타

난
 단

어
(공

기
어

)들
로

 
이

루
어

진
 벡

터
•

예
) ‘경

제
’

–
<
정

책
, 성

장
, 위

기
, 세

계
, 성

장
률

, 한
국

, 미
국

, 시
장

, …
>

–
벡

터
의

 값
은

 대
상

어
와

 공
기

어
 간

의
 연

관
도

(asso
ciativeness)로

 표
현
•

연
관

도
는

 공
기

 빈
도

, 다
이

스
계

수
, t-sco

re, 상
호

정
보

 등
으

로
 계

산

11

단
어

 임
베
딩

•
단
어
의
의
미
를

 다
차
원

 벡
터

 공
간

(vecto
r sp

ace) 상
에

 
“em
b
ed
d
in
g
”함
으
로
써

 모
델
링

•
단
어
의

 의
미
를

 수
치

 벡
터
로

 표
현

•
벡
터
들
은

 유
사
도

 계
산
이

 가
능

•
w

o
rd

2vec, G
lo

Ve, fastTex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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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어
변
화

(lin
g
u
istic ch

an
g
e) 탐

지

•
K
u
lkarn

i et al. (2015)
–

단
어

의
공

기
 정

보
를

 이
용

해
 단

어
의

 언
어

 변
화

를
 추

적
하

고
 발

견
하

는
 전

산
적

 접
근

법
을

 제
안

함
•

단
어

 임
베

딩
을

 이
용

13

문
서

 분
석

•
분
류

–
문

서
를

 미
리

 정
한

 카
테

고
리

로
 분

류
하

는
 작

업
–

예
) 문

서
 분

류
, 저

자
 판

별
, 감

성
분

석

•
군
집
화

–
동

일
 주

제
의

 문
서

들
을

 같
은

 군
집

으
로

 묶
는

 작
업

–
예

) 토
픽

 모
델

링
(to

p
ic m

o
d
eling

)

14

동
아
일
보

 데
이
터

•
신
문

–
언

어
, 사

회
, 문

화
, 역

사
 연

구
를

 위
한

 귀
중

한
 자

원

•
Lo

n
g
 d

ata
–

역
사

적
 변

화
를

 계
량

화
할

 수
 있

는
 데

이
터

•
1920~

2019년
 (100년

)
–

4억
 5천

만
 어

절
–

기
사

 수
 약

 400만
 건

15

데
이
터

 처
리

/분
석

 과
정

 (공
기
어

 분
석

)

16

1
. 텍

스
트

 추
출

0
. 원

시
데
이
터

(x
m

l)

3
. 형

태
소

 분
석

2
. 전

처
리

4
. 문

맥
 파

일
 생

성

6
. 단

어
 벡

터
 표

현

5
. 공

기
어

 추
출

8
. 시

각
화

7
. 벡

터
 유

사
도

 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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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처
리
과
정

•
문
자

 정
규
화

–
호

환
 문

자
를

 대
표

형
으

로
 변

환
•

예
) 金

 (금
; U

+
F90A

) →
金

 (김
; U

+
91D

1)

•
문
장

, 문
단

 구
분

–
문

장
 <

s>
, 문

단
 <

p
>
 태

그
로

 구
분

–
패

턴
매

칭
 기

반
 문

장
 분

리

•
한
자

-한
글

 변
환

 (병
기

)
–

한
자

어
-한

글
 사

전
, 한

자
-한

글
 테

이
블

, 두
음

법
칙

, 최
장

일
치

 분
석

법
–

“유
니

코
드

 한
자

-한
글

 자
동

 변
환

 연
구

 및
 구

현
”, 이

도
길

 (2024)

•
형
태
소

 분
석

–
K
M

AT 이
용

 (기
계

학
습

 기
반

 확
률

적
 모

델
), 이

도
길

 (2005)

17

문
자

 정
규
화

 전

18

형
태
소

 분
석

•
K
M

A
T 형
태
소

 분
석
기

–
기

계
학

습
 기

반
 확

률
 모

델
을

 이
용

한
 형

태
소

 분
석

기
–

결
과

 형
식

•
원

어
절

\
t분

석
결

과

19

도
서

관
에

서
      도

서
관

/N
N

G
+

에
서

/JKB
읽

고
    읽

/V
V
+

고
/EM

너
무

    너
무

/M
A
G

마
음

에
  마

음
/N

N
G

+
에

/JKB
들

어
서

  들
/V

V
+

어
서

/EM
샀

어
요

. 사
/V

V
+

았
/EP+

어
요

/EM
+
./SF

여
기

서
  여

기
/N

P+
서

/JKB
처

음
에

  처
음

/N
N

G
+

에
/JKB

부
정

적
으

로
      부

정
적

/N
N

G
+

으
로

/JKB
묘

사
된

  묘
사

/N
N

G
+

되
/X

SV
+

ㄴ
/ETM

한
스

    한
스

/N
N

P
기

벤
라

트
의

      기
벤

라
트

/N
N

G
+

의
/JKG

공
부

하
는

        공
부

/N
N

G
+

하
/X

SV
+

는
/ETM

모
습

이
  모

습
/N

N
G

+
이

/JKS
한

국
에

서
는

      한
국

/N
N

P+
에

서
/JKB+

는
/JX

평
범

한
거

라
      평

범
하

/V
A
+

ㄴ
/ETM

+
거

/N
N

B+
이

/V
C
P+

라
/EM

좀
      좀

/M
A
G

슬
펐

네
요

…
       슬

프
/V

A
+

었
/EP+

네
요

/EM
+

…
/SE

한
스

    한
스

/N
N

P
기

벤
라

트
는

      기
벤

라
트

/N
N

G
+

는
/JX

우
리

    우
리

/N
P

때
문

에
  때

문
/N

N
B+

에
/JKB

저
버

린
  저

버
리

/V
V
+

ㄴ
/ETM

누
군

가
의

        누
구

/N
P+

이
/V

C
P+

ㄴ
가

/EM
+

의
/JKG

모
습

    모
습

/N
N

G
같

아
요

…
 같

/V
A
+

아
요

/EM
+

…
/SE

너
무

    너
무

/M
A
G

있
을

    있
/V

V
+

을
/ETM

법
한

    법
/N

N
B+

하
/X

SA
+

ㄴ
/ETM

이
야

기
라

        이
야

기
/N

N
G

+
이

/V
C
P+

라
/EM

슬
프

네
요

.       슬
프

/V
A
+

네
요

/EM
+

./SF

색
인
어

 추
출

 (문
맥

 파
일

 생
성

)

20

채
명

신
 

채
명

신
/N

N
P

장
군

이
 

장
군

/N
N

G
+
이

/JK
S

평
생

 
평

생
/N

N
G

묻
어

둔
 

묻
/V

V
+
어

/EM
+
두

/V
X
+
ㄴ

/ETM
비

밀
 

비
밀

/N
N

G
적

장
이

 
적

장
/N

N
G
+
이

/JK
S

맡
긴

 
맡

기
/V

V
+
ㄴ

/ETM
고

아
,

고
아

/N
N

G
+
,/SP

교
수

로
 

교
수

/N
N

G
+
로

/JK
B

키
웠

다
 

키
우

/V
V
+
었

/EP+
다

/EM

30일
 

30/SN
+
일

/N
N

B
오

후
 

오
후

/N
N

G
서

울
 

서
울

/N
N

P
동

작
동

 
동

작
동

/N
N

P
국

립
현

충
원

의
 

국
립

현
충

원
/N

N
P+

의
/JK

G
제

2
제

/M
M

+
2/SN

병
사

묘
역

.
병

사
/N

N
G
+
묘

역
/N

N
G
+
./SF

지
난

달
 

지
난

달
/N

N
G

25일
 

25/SN
+
일

/N
N

B
별

세
하

면
서

 
별

세
/N

N
G
+
하

/X
SV

+
면

서
/EM

‘장
성

묘
역

 
‘/SS+

장
성

/N
N

G
+
묘

역
/N

N
G

대
신

 
대

신
/N

N
G

병
사

묘
역

에
 

병
사

/N
N

G
+
묘

역
/N

N
G
+
에

/JK
B

묻
히

기
 

묻
히

/V
V
+
기

/ETN
원

한
다

’는
 

원
하

/V
V
+
ㄴ

다
/EM

+
’/SS+

는
/JX

유
언

을
 

유
언

/N
N

G
+
을

/JK
O

남
긴

 
남

기
/V

V
+
ㄴ

/ETM
베

트
남

전
의

 
베

트
남

전
/N

N
G
+
의

/JK
G

영
웅

 
영

웅
/N

N
G

고
(故

)
고

/M
M

+
(/SS+

故
/SH

+
)/SS

채
명

신
 

채
명

신
/N

N
P

장
군

의
 

장
군

/N
N

G
+
의

/JK
G

삼
우

제
가

 
삼

우
제

/N
N

G
+
가

/JK
S

치
러

졌
다

.
치

르
/V

V
+
어

/EM
+
지

/V
X
+
었

/EP+
다

/EM
+

./SF

•
채

명
신

 장
군

 평
생

 비
밀

 적
장

 고
아

 교
수

•
30일

 오
후

 서
울

 동
작

동
 국

립
현

충
원

 병
사

 묘
역

 병
사

묘
역

 지
난

달
 25일

 별
세

 장
성

 묘
역

 장
성

묘
역

 대
신

 병
사

 묘
역

 병
사

묘
역

 유
언

 베
트

남
전

 영
웅

 故
 

채
명

신
 장

군
 삼

우
제

•
부

인
 문

정
인

 여
사

 아
들

 딸
 유

족
 베

트
남

전
 참

전
 노

병
 추

모
 예

배
 고

인
•

자
리

 장
 4일

장
 장

군
 장

례
 기

간
 빈

소
 조

문
객

 장
군

 동
생

 채
모

•
나

흘
 밤

샘
 피

로
 걱

정
 삼

우
제

 직
계

가
족

 문
정

인
 여

사
 배

려
•

동
생

 채
 채

씨
 장

군
 60년

 미
담

 주
인

공
•

채
 채

씨
 장

군
 1951년

 강
원

도
 생

포
 조

선
노

동
당

 비
서

 북
한

 군
 북

한
군

 대
남

 
유

격
 부

대
 대

남
유

격
부

대
 총

사
령

관
 중

장
 길

원
팔

이
 아

들
 전

쟁
고

아
•

당
시

 육
군

 중
령

 장
군

 유
격

 부
대

 유
격

부
대

 백
골

 병
단

 백
골

병
단

 강
원

도
 암

약
 북

한
 군

 북
한

군
 색

출
작

전
•

장
군

 생
포

 길
원

팔
 장

군
 전

향
 권

유
 거

부
 장

군
 권

총
 자

결
•

전
쟁

 부
모

 소
년

 아
들

•
밖

 소
년

 남
조

선
 공

부
 부

탁
•

적
장

 敵
將

 길
원

팔
 인

간
 장

군
 약

속
 소

년
 동

생
 호

적
 입

적
•

이
름

 총
각

 처
지

•
소

년
 장

군
 서

울
대

 서
울

대
 대

학
원

 이
학

 석
사

 박
사

 학
위

 뒤
 서

울
 유

명
 대

학
 

교
수

•
채

 교
수

 전
 은

퇴
•

사
람

 장
군

 때
 우

애
 형

제
•

채
 장

군
 자

녀
 삼

촌
 교

수
 자

녀
 장

군
 큰

아
버

지

•
색

인
대

상
 품

사
 : N

N
G
(일

반
명

사
), N

N
P(고

유
명

사
), 

N
R
(수

사
), N

N
B(의

존
명

사
), SL(외

국
어

; 영
어

), SH
(한

자
), SN

(숫
자

)
•

복
합

어
와

 단
일

어
 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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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기
어

 추
출

•
단
어

 빈
도

, 공
기
어

 쌍
 빈
도

, 단
어

 문
맥

 크
기

 알
아
내
기

–
연

도
별

 문
맥

 정
보

 (.co
ntext 파

일
) →

단
어

빈
도

(.1g
ram

), 공
기

어
 

빈
도

(.2g
ram

), 단
어

 문
맥

 크
기

(.1g
ram

_co
ntext) 파

일
 생

성
–

예
) co

w
o
rd

_freq
uency.p

y sam
p
le.co

ntext

21

•
채

명
신

 장
군

 평
생

 비
밀

 적
장

 고
아

 교
수

•
30일

 오
후

 서
울

 동
작

동
 국

립
현

충
원

 병
사

 묘
역

 병
사

묘
역

 지
난

달
 25일

 별
세

 장
성

 묘
역

 장
성

묘
역

 대
신

 병
사

 묘
역

 병
사

묘
역

 유
언

 베
트

남
전

 영
웅

 故
 채

명
신

 장
군

 삼
우

제
•

부
인

 문
정

인
 여

사
 아

들
 딸

 유
족

 베
트

남
전

 참
전

 노
병

 추
모

 
예

배
 고

인
•

자
리

 장
 4일

장
 장

군
 장

례
 기

간
 빈

소
 조

문
객

 장
군

 동
생

 채
모

•
나

흘
 밤

샘
 피

로
 걱

정
 삼

우
제

 직
계

가
족

 문
정

인
 여

사
 배

려
•

동
생

 채
 채

씨
 장

군
 60년

 미
담

 주
인

공
•

채
 채

씨
 장

군
 1951년

 강
원

도
 생

포
 조

선
노

동
당

 비
서

 북
한

 
군

 북
한

군
 대

남
 유

격
 부

대
 대

남
유

격
부

대
 총

사
령

관
 중

장
 길

원
팔

이
 아

들
 전

쟁
고

아
•

당
시

 육
군

 중
령

 장
군

 유
격

 부
대

 유
격

부
대

 백
골

 병
단

 백
골

병
단

 강
원

도
 암

약
 북

한
 군

 북
한

군
 색

출
작

전
•

장
군

 생
포

 길
원

팔
 장

군
 전

향
 권

유
 거

부
 장

군
 권

총
 자

결
•

전
쟁

 부
모

 소
년

 아
들

•
밖

 소
년

 남
조

선
 공

부
 부

탁
•

적
장

 敵
將

 길
원

팔
 인

간
 장

군
 약

속
 소

년
 동

생
 호

적
 입

적
•

이
름

 총
각

 처
지

•
소

년
 장

군
 서

울
대

 서
울

대
 대

학
원

 이
학

 석
사

 박
사

 학
위

 뒤
 

서
울

 유
명

 대
학

 교
수

•
채

 교
수

 전
 은

퇴
•

사
람

 장
군

 때
 우

애
 형

제
•

채
 장

군
 자

녀
 삼

촌
 교

수
 자

녀
 장

군
 큰

아
버

지

#
To

tal
160

1951년
 

1
25일

 
1

30일
 

1
4일

장
 

1
60년

 
1

故
 

1
敵

將
 

1
강

원
도

 
2

거
부

 
1

걱
정

 
1

고
아

 
1

고
인

 
1

공
부

 
1

교
수

 
4

국
립

현
충

원
 

1
군

 
2

권
유

 
1

권
총

 
1

기
간

 
1

길
원

팔
 

2

1951년
강

원
도

 
1

1951년
 

군
 

1
1951년

 
길

원
팔

이
 

1
1951년

 
대

남
 

1
1951년

 
대

남
유

격
부

대
 

1
1951년

 
부

대
 

1
1951년

 
북

한
 

1
1951년

 
북

한
군

 
1

1951년
 

비
서

 
1

1951년
 

생
포

 
1

1951년
 

아
들

 
1

1951년
 

유
격

 
1

1951년
 

장
군

 
1

1951년
 

전
쟁

고
아

 
1

1951년
 

조
선

노
동

당
 

1
1951년

 
중

장
 

1
1951년

 
채

 
1

1951년
 

채
씨

 
1

1951년
 

총
사

령
관

 
1

25일
 

30일
 

1
25일

 
故

 
1

1951년
 

20
25일

 
21

30일
 

21
4일

장
 

10
60년

 
7

故
 

21
敵

將
 

10
강

원
도

 
36

거
부

 
8

걱
정

 
9

고
아

 
7

고
인

 
12

공
부

 
5

교
수

 
30

국
립

현
충

원
 

21
군

 
36

권
유

 
8

권
총

 
8

기
간

 
10

길
원

팔
 

18
길

원
팔

이
 

20

sam
p
le.1g

ram
sam

p
le.2g

ram
sam

p
le.1g

ram
_co

ntext
sam

p
le.co

ntext

단
어

 벡
터

 표
현

•
단
어

 벡
터
의

 각
 차
원
은

 개
별

 공
기
어
가

 됨
•
벡
터
의

 값
은

 대
상
어
와

 공
기
어

 쌍
에

 대
한

 t-sco
re로

 계
산

•
t-sco

re : 두
 단
어
의

 연
관
성
을

 측
정
하
는

 척
도

22

•
가
정

: 같
은

 문
장
에
서

 두
 단

어
가

 우
연
히

 함
께

 나
타
날

 빈
도
보
다

실
제
로

 함
께

 나
타
난

 빈
도
가

 높
을
수
록

 강
한

 공
기

 관
계
가

 성
립
한
다

.

O E
O

t
−

=

관
측
빈
도

(즉
, 공

기
빈
도

)

예
상
빈
도

)
(A
f

대
상
어

 A
의

 빈
도

공
기
어

 B
의

 빈
도

)
(B
f

)
,

(
B

A
f

단
어

 A
와

B
의

 공
기
빈
도

N
코
퍼
스
의

 크
기

 (단
어
의

 수
(to

k
e
n

))
N
B

f
N

E
A

)
(


=

단
어

 A
가

 나
타
난

 문
맥
의

 크
기

단
어

 벡
터

 생
성

•
단
어

 벡
터

 생
성

–
t-sco

re 파
일

로
부

터
 단

어
 벡

터
 (공

기
어

 벡
터

) 생
성

23

1951년
 

강
원

도
 

0.750
1951년

 
군

 
0.750

1951년
 

길
원

팔
이

 
0.875

1951년
 

대
남

 
0.875

1951년
 

대
남

유
격

부
대

 
0.875

1951년
 

부
대

 
0.750

1951년
 

북
한

 
0.750

1951년
 

북
한

군
 

0.750
1951년

 
비

서
 

0.875
1951년

 
생

포
 

0.750
1951년

 
아

들
 

0.625
1951년

 
유

격
 

0.750
1951년

 
전

쟁
고

아
 

0.875
1951년

 
조

선
노

동
당

 
0.875

1951년
 

중
장

 
0.875

1951년
 

채
 

0.500
1951년

 
채

씨
 

0.750
1951년

 
총

사
령

관
 

0.875
25일

 
30일

 
0.869

25일
 

故
 

0.869
25일

 
국

립
현

충
원

 
0.869

{'1951년
': {'강

원
도

': 0.75, '군
': 0.75, '길

원
팔

이
': 0.875, '대

남
': 0.875, '대

남
유

격
부

대
': 0.875, '부

대
': 0.75, '북

한
': 0.75, '북

한
군

': 0.75, '비
서

': 0.875, '생
포

': 0.75, '아
들

': 0.625, '유
격

': 0.75, '전
쟁

고
아

': 0.875, '조
선

노
동

당
': 0.875, 

'중
장

': 0.875, '채
': 0.5, '채

씨
': 0.75, '총

사
령

관
': 0.875}, 

'25일
': {'30일

': 0.869, '故
': 0.869, '국

립
현

충
원

': 0.869, '대
신

': 0.869, '동
작

동
': 0.869, '묘

역
': 0.869, '베

트
남

전
': 0.738, '별

세
': 0.869, '병

사
': 0.869, '병

사
묘

역
': 0.869, '삼

우
제

': 0.738, '서
울

': 0.738, '영
웅

': 0.869, '오
후

': 0.869, '
유

언
': 0.869, '장

성
': 0.869, '장

성
묘

역
': 0.869, '지

난
달

': 0.869, '채
명

신
': 

0.738}, 
'30일

': {'25일
': 0.869, '故

': 0.869, '국
립

현
충

원
': 0.869, '대

신
': 0.869, '동

작
동

': 0.869, '묘
역

': 0.869, '베
트

남
전

': 0.738, '별
세

': 0.869, '병
사

': 0.869, '병
사

묘
역

': 0.869, '삼
우

제
': 0.738, '서

울
': 0.738, '영

웅
': 0.869, '오

후
': 0.869, '

유
언

': 0.869, '장
성

': 0.869, '장
성

묘
역

': 0.869, '지
난

달
': 0.869, '채

명
신

': 
0.738}, 
'4일

장
': {'기

간
': 0.938, '동

생
': 0.812, '빈

소
': 0.938, '자

리
': 0.938, '장

군
': 

0.312, '장
례

': 0.938, '조
문

객
': 0.938, '채

모
': 0.938}

...}

공
기

어
 벡

터

단
어

 유
사
도

•
벡
터
간

 유
사
도

 계
산

–
코

사
인

(co
sine) 유

사
도

–
코

사
인

유
사

도
는

 두
 벡

터
 간

의
 각

(ang
le)을

 계
산

•
+
1 : 두

 벡
터

가
 동

일
한

 방
향

을
 가

리
킬

 때
•

-1 : 두
 벡

터
가

 반
대

 방
향

을
 가

리
킬

 때

24

cos(v,w
)=
v

·w
v
w

=
vv

·
ww

=
vi w

i
i=1

N
åvi 2
i=1

N
å

w
i 2

i=1

N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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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각
화

•
고
차
원

 벡
터
들
을

 저
차
원
으
로

 축
소
하
여

 시
각
화
하
는

 방
법

–
데

이
터

의
 구

조
를

 시
각

적
으

로
 이

해
하

고
 특

징
을

 파
악

하
는

 데
 활

용
–

기
본

 원
리

: 유
사

한
 개

체
일

수
록

 가
깝

게
 배

치
되

도
록

 함

•
다
른
알
고
리
즘

–
M

D
S (M

ultid
im

entio
nalScaling

; 다
차

원
척

도
법

)
–

t-SN
E

–
U
M

A
P

25

코
퍼
스

 분
석

 도
구

•
h
ttp

://co
rp

u
s.ko

rea.ac.kr

•
코
퍼
스

 종
류

–
물

결
21 코

퍼
스

 http
://co

rp
us.ko

rea.ac.kr/trend
s21/

–
동

아
일

보
 코

퍼
스

 http
://co

rp
us.ko

rea.ac.kr/d
o
ng

a_new
/

–
근

대
잡

지
 코

퍼
스

 http
://co

rp
us.ko

rea.ac.kr/m
ag

azine/

•
기
능

–
단

어
 빈

도
–

공
기

어
 분

석
–

관
련

어
 분

석
–

용
례

검
색

26

단
어

 빈
도

 차
트

•
단
어

 빈
도

 차
트

 기
능

–
빈

도
 유

형
•

절
대

빈
도

, 상
대

빈
도

 (백
만

 단
어

 중
 출

현
 빈

도
)

–
구

간
 설

정
•

연
도

별
 (시

기
별

; 동
아

일
보

)

–
차

트
 확

대
/축

소
•

Zo
o
m

 In/O
ut 버

튼

–
수

치
 확

인
•

포
인

트
의

 툴
팁

(to
o
ltip

) 이
용

–
용

례
검

색
기

 연
동

•
단

어
의

 용
례

 확
인

27

공
기
어

 분
석

•
공
기
어
는

 대
상
어
와

 같
은

 문
맥

(문
장

, 문
단

, 텍
스
트

)에
서

 
함
께

 나
타
나
는

 단
어

•
t-점
수

 : 두
 단
어
의

 연
관
성
을

 측
정
하
는

 척
도

–
가

정
: 같

은
 문

장
에

서
 두

 단
어

가
 우

연
히

 함
께

 나
타

날
 빈

도
보

다
실

제
로

 함
께

 나
타

난
 빈

도
가

 높
을

수
록

 강
한

 공
기

 관
계

가
 성

립
한

다
.

•
공
기
어

 파
이

 차
트

(P
ie ch

art)
•
공
기
어

 영
역

 (A
rea ch

art)
•
연
도
별

 공
기
어

 표
(Tab

l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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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기
어

 파
이

 차
트

(P
ie ch

art)

29

공
기
어

 영
역

 차
트

(A
rea ch

art)

30

연
도
별

 공
기
어

 표
(Tab

le)

31

관
련
어

 분
석

•
관
련
어

–
대

상
어

와
의

미
적

으
로

관
련

있
는

단
어

•
동

의
어

, 반
의

어
, 상

/하
위

어
, 유

사
어

등

–
대

상
어

와
공

기
어

벡
터

의
유

사
도

가
높

은
단

어
를

관
련

어
로

간
주

•
코

사
인

 유
사

도
로

 계
산

–
관

련
어

는
문

맥
에

서
반

드
시

함
께

나
타

나
지

않
을

수
있

음
•

관
련

어
는

공
기

어
가

아
닐

수
있

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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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어

 분
석

•
관
련
어

–
대

상
어

와
의

미
적

으
로

관
련

있
는

단
어

•
동

의
어

, 반
의

어
, 상

/하
위

어
, 유

사
어

등

–
대

상
어

와
공

기
어

벡
터

의
유

사
도

가
높

은
단

어
를

관
련

어
로

간
주

•
코

사
인

 유
사

도
로

 계
산

–
관

련
어

는
문

맥
에

서
반

드
시

함
께

나
타

나
지

않
을

수
있

음
•

관
련

어
는

공
기

어
가

아
닐

수
있

음

33

관
련
어

 막
대

 차
트

(b
ar ch

art)

34

연
도
별

 관
련
어

 표
(Tab

le)

35

용
례
검
색
기

•
코
퍼
스
로
부
터

 사
용
자
가

 입
력
한

 질
의
의

 용
례
를

 찾
아

 제
시

하
는

 도
구

•
검
색

 단
위

–
형

태
소

, 어
절

•
기
능

–
와

일
드

카
드

 검
색

 지
원

 (*, ? 문
자

)
–

공
기

어
 질

의
(&

 연
산

자
), 구

(p
hrase) 질

의
 지

원
–

용
례

 문
장

에
서

 질
의

어
 하

이
라

이
팅

(hig
hlig

hting
)

–
원

문
 확

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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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례
검
색
기

 질
의

 예
시

•
형
태
소

 단
위

 검
색

37

질
의

 유
형

질
의

 예
설
명

키
워
드

 질
의

사
랑

형
태
소

 "사
랑

" (완
전
일
치

)

사
랑

*
"사

랑
"으

로
 시

작
하
는

 모
든

 형
태
소

*
사
랑

"사
랑

"으
로

 끝
나
는

 모
든

 형
태
소

*
사
랑

*
"사

랑
"이

 포
함
된

 모
든

 형
태
소

?
?
?
사
랑

"사
랑

"으
로

 끝
나
는

 모
든

 3
음
절

 형
태
소

공
기
어

 질
의

걱
정

&
목
소
리

두
 형

태
소
의

 공
기

사
랑

&
평
화

&
희
망

세
 형

태
소
의

 공
기

용
례
검
색
기

 질
의

 예
시

•
어
절

 단
위

 검
색

38

질
의

 유
형

질
의

 예
설
명

키
워
드

 질
의

사
랑
스
러
운

어
절

 (완
전
일
치

)

사
랑

*
"사

랑
~

"인
 모

든
 어

절

공
기
어

 질
의

사
랑
과

&
평
화
의

두
 어

절
 "사

랑
과

"와
 "평

화
의

"의
 공

기

전
쟁

*
&
평
화

*
&
희
망

*
"전

쟁
", "평

화
", "희

망
"으

로
 시

작
하
는

 세
 어

절
의

 공
기

*
사
랑

*
&

*
평
화

*
"사

랑
"과

 "평
화

"가
 포

함
된

 두
 어

절
의

 공
기

구
 질

의

할
 수

 있
*

"할
 수

 있
~

"인
 모

든
 구

*
을

 먹
고

"~
을

 먹
고

"인
 모

든
 구

사
랑

*
 평

화
*

"사
랑

~
 평

화
~

"인
 모

든
 구

단
어

 빈
도

 분
석

•
지
속
적
으
로

 증
가

/감
소
하
는

 단
어

•
신
어

, 소
멸
된

 단
어

•
시
기
별

 키
워
드

•
대
체
어

 및
 외
래
어

 이
형
태

39

지
속
적

 빈
도

 증
가

/감
소

•
시
기
별

 (1950~
2010년

대
; 7개

 구
간

) 단
어

 빈
도

 조
사

•
빈
도
가

 지
속
적
으
로

 증
가
하
는

 단
어

 
–

5,082개

•
빈
도
가

 지
속
적
으
로

 감
소
하
는

 단
어

–
1,107개

40

서
비

스
 프

로
그

램
 청

와
대

 센
터

 시
스

템
 글

로
벌

 대
기

업
 경

쟁
력

 
일

자
리

 활
성

화
 마

무
리

 학
부

모
 프

로
젝

트
 싱

가
포

르
 임

직
원

네
트

워
크

 스
트

레
스

 캠
페

인
 쇼

핑
 데

이
터

 공
공

기
관

공
산

 공
산

주
의

자
 공

산
측

 자
유

세
계

 언
명

 극
동

아
세

아
 ('아

시
아

'로
 대

체
)
희

랍
 ('그

리
스

'로
 대

체
)

경
찰

국
 석

공
 총

사
령

관
 신

문
기

자
밀

수
품

 구
호

양
곡

 웅
변

대
회

극
빈

자
 ('영

세
민

','생
활

보
호

대
상

자
','저

소
득

층
'으

로
 대

체
)

고
학

생
 비

행
접

시
 (‘미

확
인

비
행

물
체

’,‘U
FO

’로
 대

체
)

(다
수

의
 한

자
어

가
 포

함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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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속

 증
가
하
는

 단
어

41

지
속

 감
소
하
는

 단
어

42

신
어

•
1990년

 이
후

 새
로

 등
장
한

 단
어

–
인

명
, 조

직
명

 등
 제

외
–

동
일

 연
도

의
 신

어
들

 중
 등

장
한

 이
후

의
 빈

도
순

43

1990 비
정

규
직

1990 온
실

가
스

1991 북
핵

1991 힐
링

1992 노
래

방
1993 인

터
넷

1993 미
세

먼
지

1994 C
EO

1994 탈
북

자
1995 웹

사
이

트
1994 네

티
즌

1996 친
환

경
1996 맞

춤
형

1997 스
마

트
폰

1997 리
모

델
링

1998 스
타

트
업

1999 e메
일

2002 입
학

사
정

관
2003 댓

글
2004 종

부
세

2005 페
이

스
북

2005 케
이

팝
2006 유

튜
브

2006 다
문

화
가

정
2007 소

셜
네

트
워

크
서

비
스

2007 LTE
2008 창

조
경

제
2009 나

로
호

2009 소
셜

미
디

어
2010 알

파
고

2010 천
안

함
2011 누

리
과

정

2011 반
려

견
2012 빅

데
이

터
2012 자

율
주

행
차

2013 세
월

호
2013 Io

T
2014 고

고
도

미
사

일
방

어
체

계
2014 블

록
체

인
2015 암

호
화

폐
2015 청

년
수

당
2016 혁

신
성

장
2017 적

폐
청

산
2016 가

짜
뉴

스
2018 52시

간
제

2019 백
색

국
가

소
멸
된

 단
어

•
2000년

 이
후

 소
멸
된

 단
어

–
주

로
 한

자
어

 단
어

 및
 인

명
(직

책
), 개

편
된

 조
직

명
, 표

기
가

 변
화

된
 

외
래

어
–

마
지

막
으

로
 등

장
한

 연
도

44

2000 알
제

리
아

2000 큐
바

2001 하
일

라
이

트
2001 아

마
튜

어
2002 수

도
물

2003 터
어

키
2004 소

련
측

2005 일
절

2006 말
레

이
지

아
2009 뻐

스

2010 텔
레

비
존

2010 레
퍼

터
리

2011 북
한

괴
뢰

2011 차
이

코
프

스
키

2012 심
포

지
움

2014 스
포

오
츠

2015 구
라

파
2016 실

업
야

구
2016 월

맹
군

2017 텔
레

비
젼

322



통
계
적

 키
워
드

•
키
워
드

(keyw
o
rd

)
–

문
서

 집
합

을
 대

표
하

는
 단

어
들

의
 집

합

•
통
계
적

 키
워
드

 추
출

–
사

람
의

 직
관

과
 인

위
적

 개
입

을
 배

제
한

 객
관

적
인

 자
동

 키
워

드
 추

출
–

단
어

의
 키

워
드

성
(keyw

o
rd

ness)을
 측

정
하

기
 위

해
 t-점

수
를

 이
용

–
문

서
 집

합
 D

와
 비

교
 대

상
 문

서
 집

합
 C

가
 주

어
졌

을
 때

,

45

𝑡
=

𝑂
−

𝐸𝑂

관
측
빈
도

(즉
, 공

기
빈
도

)

예
상
빈
도

𝐸
=

|𝐷
|×

𝑓𝐶 (𝑤
)

|𝐶|

문
서

 집
합

 C
에
서

 나
타
난

 단
어

 
w
의

 빈
도

𝑂
=

𝑓𝐷 (𝑤
)

문
서

 집
합

 C
의

 크
기

(=
C
에

 속
한

 
단
어
들
의

 빈
도
의

 합
)

1950년
대

 키
워
드

1950
원
조

국
회

유
엔

총
선
거

괴
뢰

1951
공
산
군

유
엔

전
선

대
한

합
동

1952
유
엔

공
산
군

합
동

포
로

휴
전

1953
유
엔

휴
전

포
로

공
산

일
병

1954
회
의

자
유
당

개
최

제
네


개
헌
안

1955
소
련

개
최

전
기

동
양

수
상

1956
자
유
당

소
련

부
통
령

항
가
리

운
하

1957
자
유
당

소
련

전
기

유
엔

강
병
철

1958
자
유
당

선
거

민
주
당

소
련

전
기

1959
회
담

민
주
당

시
내

전
기

소
련

46

1980년
대

 키
워
드

1980
카
터

헌
법

어
우
동

중
공

인
상

1981
레
이
건

폴
란
드

민
정
당

연
합

민
한
당

1982
중
공

일
본

교
과
서

레

논

민
정
당

1983
소
련

중
공

레
이
건

버
마

연
합

1984
중
공

올
림
픽

레
이
건

민
우

민
정
당

1985
민
정
당

신
민
당

중
공

총
무

총
재

1986
개
헌

신
민
당

민
정
당

중
공

아
시
아

1987
총
재

민
정
당

민
주
화

고
문

분
규

1988
올
림
픽

민
정
당

소
련

서
울
올
림
픽

비
리

1989
총
재

청
산

노
대
통
령

소
련

평
민
당

47

2010년
대

 키
워
드

2010
중
국

천
안
함

G
20

시
장

북
한

2011
한
나
라
당

시
장

중
국

FTA
지
원

2012
후
보

대
선

새
누
리
당

중
국

민
주
통
합
당

2013

근
혜

중
국

북
한

제
품

기
업

2014
세
월
호

시
장

새
누
리
당

중
국

제
품

2015
대
표

중
국

기
업

메
르
스

시
장

2016
대
표

중
국

트
럼
프

새
누
리
당

사
업

2017
트
럼
프

대
통
령

중
국

문
재
인

대
선

2018
트
럼
프

비
핵
화

김
정
은

북
한

기
업

2019
트
럼
프

기
업

서
비
스

청
와
대

한
국
당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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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체
어

 및
 외
래
어

 이
형
태

 검
출

•
고
려
사
항

–
의

미
 유

사
성

•
공

기
어

 벡
터

의
 유

사
도

가
 높

음
 (관

련
어

로
 포

착
)

•
사

전
에

서
 동

의
어

 관
계

–
사

용
 빈

도
 추

이
•

낮
은

 상
관

계
수

(co
rrelatio

n); 음
의

 선
형

관
계

–
철

자
적

 유
사

성
•

낮
은

 편
집

거
리

(ed
it d

istance)
•

공
통

 접
두

사
 또

는
 접

미
사

를
 갖

는
 단

어
–

예
) 손

목
시

계
, 팔

목
시

계

–
팁

) 소
멸

된
 단

어
가

 후
보

가
 될

 수
 있

음

49

단
어
빈
도

 차
트

-대
체
어

50

단
어
빈
도

 차
트

-대
체
어

51

단
어
빈
도

 차
트

-대
체
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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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빈
도

 차
트

-대
체
어

53

단
어
빈
도

 차
트

-외
래
어

 표
기

 변
화

54

단
어
빈
도

 차
트

-외
래
어

 표
기

 변
화

55

단
어
빈
도

 차
트

-외
래
어

 표
기

 변
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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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의
미

 변
화

•
시
기
별

 단
어

 벡
터
들
을

 2차
원

 평
면

 상
에

 시
각
화

•
단
어
의

 의
미

 변
화

 (평
균
거
리

; averag
e d

istan
ce)

–
시

기
별

 단
어

 벡
터

 쌍
들

의
 평

균
 거

리
–

값
이

 클
수

록
 의

미
 변

화
가

 많
이

 일
어

났
다

고
 가

정

57

𝒂𝒅(𝒘
)
=

𝟐
𝒏(𝒏−

𝟏) σ
𝒊=

𝟏
𝒏−

𝟏
σ

𝒋=
𝒊+

𝟏
𝒏

𝒅𝒊𝒔𝒕𝒂𝒏𝒄𝒆
𝒘

𝒊 ,𝒘
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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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 장 연구 관련 윤리 규정1

제 절 투고자가 지켜야 할 연구 윤리 규정1

제 조 표절 위조 변조 중복 게재 금지1 , , , 

투고된 논문은 사용된 자료 연구내용 혹은 연구방법 등에서 독창적이어야 하며 투고자는 , ,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거나 참조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함께 .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투고자는 연구 자료 연구 과정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위조. , , ( ),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 변조 함으로써 이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 .

제 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중복 게재 이중 출판 금지2 , ,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

물 포함 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다른 ) , 

학회 또는 기관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안 된다.

제 조 출판 업적의 명기3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1)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 역자 포함 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2) ( )

전 문

한국어학회는 국어학에 뜻을 둔 회원 간의 학술정보 교환 및 연구 활동의 진작을 통해 
언어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투고. 
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연구 윤리 및 시행 지침을 구체적으로 , , 
밝힘으로써 바람직한 학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다.
본 학회가 높은 수준의 학술지 발간을 통하여 국어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논문 저자뿐만 아니라 학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등 관련 학자들이 양심을 지
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회 차원에서 학문 연구자들이 충실히 따르고 지킬 수 있는 . 
연구 윤리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이 연구 윤리 규정은 모든 . 
회원들에게 학회가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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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 저자 또. , 1 , 

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연구나 저술 번역 포함 에 충분히 기여한 . ( )

사람이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제 조 인용 및 참고 표시4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1) , 

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 

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하여 인용 (2)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 ,

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 윤리 규정2

제 조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 

한다.

제 조6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 ,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

다.

제 조7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조8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조9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

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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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 윤리 규정3

제 조10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

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 

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11

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 

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제 조12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이라는 사실

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 

한다.

제 조1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 

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 

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 , 

아야 한다.

제 조1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

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 

용해서는 안 된다.

제 장 연구 윤리 규정 시행 지침2

제 조 연구 윤리 규정 서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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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 규정 발효 시의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조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2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 

거나 명백한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

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 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3

윤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윤리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위원 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 중에서 간사 인을 둔다5 , 1 .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 ․ ․

여할 수 없다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 조 윤리위원회의 권한4

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 , ,

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 

경우에는 이사회에 적절한 징계 내용을 명시한 권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윤리위원회는 연구 .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 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여러 항을 중복하여 권고할 수 있다.

회원 자격 박탈(1)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2)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3)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4) 

제 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5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

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제 조 소명 기회의 보장6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 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7

연구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

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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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후속 조치8

윤리위원회의 징계 권고가 있을 경우 회장 및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 

한다.

회장은 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윤리위원회의 권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징계 내(1) 3

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 권고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윤리위원회(2) , 

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 . 

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징계 내용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내외에 공표할 수 있다(3) .

제 조 행정사항9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1) .

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2)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3) .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4) .

부칙

이 윤리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10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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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어정보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년 9월 1일 

 

 

제 1조 (목적) 
한국언어정보학회의 회원은 언어와 언어이론의 형식화된 연구에 바탕은 두고 21세기 

언어학의 새로운 방향을 개발 형성하려 하는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은 이러한 학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행위의 수행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조직의 임무 및 회원의 도덕적·학문적 기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학회와 

회원은 본 윤리 규정에서 제시하는 바를 성실히 준수할 임무를 가진다.  
 

제 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윤리위원은 학회장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제 3조 (윤리위원회의 지위)  

윤리위원회는 헌법과 현행법의 범위 안에서 학회의 윤리규정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본 윤리규정에 근거하여 학회 및 회원의 행위가 학회의 윤리적 기준과 규정에 

부합하는가를 심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회결정의 조정,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학술지게재 취소,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는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 누구의 간섭과 영향도 받지 아니하며, 학회의 여타 
조직으로부터도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 4조 (회원의 연구 및 저술과 관련한 임무)  

1) 타인의 연구 결과, 제안, 주장, 논지 등을 자신의 논문, 저서, 발표 등에 적절한 인용 또는 

승인 없이 수록하지 않는다.  
2) 동일한 주제와 주장이 담긴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다만 그 

논문이 학술적으로 중대한 추가적 증거와 논지를 담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논문의 문구가 인용 없이는 반복되지 않는다면 중복 게재로 볼 

수 없다.  

3) 본인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부분을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위논문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4) 연구 결과의 발표를 위해 연구 기록, 실험 결과, 타인의 주장 등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추가, 누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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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등재할 수 없으며,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저자에서 누락할 수도 없다.  
6) 실험 및 연구 자료의 습득은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 및 

실험의 참여자에게는 자발성을 보장해야 한다.  

7) 논문, 저서, 발표 등에서 저자의 순서는 저자의 지위 직책과 무관하게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8)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공동 저술된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저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인 기여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논문이 

학위논문 논지에서 명확하고 중대한 변화 및 발전이 있고, 그 발전이 학생 이외의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타인의 논지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나 타인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부당하게 인격을 

모독할 수 없다.  
  

제 5조: (논문심사와 관련한 임무)  

1) 모든 회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한 논문의 심사에 성실히 임하고 학문과 양심에 

따라 그 논문을 성실히 심사할 권리와 임무를 가진다.  

2) 논문의 심사자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한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논문의 심사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3) 논문의 심사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본인의 학술적 선호도 등에 따라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규정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논문의 심사를 거절해야 

한다.  

4)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이나 대학에 소속된 자에게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5) 논문의 심사자는 본인이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하며, 출판되기 전까지는 
인용, 회람, 공개,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6) 논문의 심사자는 의뢰 받은 논문의 논지를 비판할 수 있지만, 최대한의 예의를 지켜야 

하며, 인신모독과 과도한 모욕적 표현 등은 삼가야 한다.  

7) 논문의 심사자는 논문의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 향응, 선물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시도가 있을 시는 즉각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논문의 심사자는 의뢰 받은 논문에서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시 

즉각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회원의 사회적 임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품격과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결과의 공표와 활용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학문적 

양심과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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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학회의 회원은 국적, 인종, 계층, 출신, 학벌, 지역, 성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할 임무를 동시에 가진다.  
4) 본 학회의 회원은 학교 또는 학회 등의 조직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의 

행사, 부적절한 이성 관계, 부당한 금전 수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장 및 학회 전체의 동의 없이 학회의 이름을 개인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다.  

  
제 7조: (윤리위원회 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장에 의해 또는 윤리위원장이 지명한 윤리위원에 의해 소집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  

1) 윤리위원장은 제 4조, 제 5조, 제 6조의 윤리규정에 대한 위배의 경우를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  
2) 학회장 또는 윤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한다.  

3) 학회회원 또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으며, 회의소집 여부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른다.  

4)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장 및 위원들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다른 위원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 8조: (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1) 윤리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의사의 결정은 참석 인원 2/3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  

2)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회원 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에 따른 판단, 제재 등의 결과를 회의 직후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 (기타)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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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회 제 대 이사회20
회장 구본관 서울대( )
부회장 차재은 경기대 황화상 서강대 박진호 서울대( ), ( ), ( )

상임이사 총무 이동혁부산교대 이현희 안양대: ( ), ( )
   연구 박선우: 계명대 김혜영공주교대 최형용이화여대( ), ( ), ( ), 
                       장요한계명대      ( )

    편집 김의수: 한국외대 김서형경기대 이상신아주대 이은섭울산대( ), ( ), ( ), ( )
   출판 송인성: 상명대 정경재창원대 이선웅경희대 서형국전북대( ), ( ), ( ), ( )

   홍보 신우봉: 제주대 고은숙한글박물관 박재연아주대 이준환전남대( ), ( ), ( ), ( ) 
   운영 이영제: 고려대 오재혁건국대 정연주홍익대 하영우전주대( ), ( ), ( ), ( )
   섭외 김현주공주교대 손다정 서울여대 김한별서강대: ( ), ( ), ( ),

                      도재학 경기대      ( ) 

지역이사 김유범고려대 손남익강릉원주대 이동석교원대 송홍규공주대( ), ( ), ( ), ( ), 
정명숙부산외대 민경모계명대 김용하안동대 김민국경상대( ), ( ), ( ), ( ), 
엄석규원광대 조경순전남대 송현정제주대( ), ( ), ( )

  감사 박철우 안양대 김진해 경희대( ), (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최경봉 원광대( )
   편집위원 서형국전북대 김서형경기대 이상신아주대 이은섭울산대( ), ( ), ( ), ( ),

원미진연세대 이준환전남대 박형우교원대 김의수한국외대( ), ( ), ( ), ( ),
신명선인하대 정한데로가천대 임채훈숭실대( ), ( ), ( )

고려대Jeffrey Holliday( )

연구위원회

   연구위원장 조태린 연세대( )
   연구위원 이상혁한성대 이진호서울대 임근석국민대 장향실상지대( ), ( ), ( ), ( ), 

정희창성균관대( )

  간사 총무 최선지 엄효민: , 연구 곽도형 성운영: , 
편집 정희재 장교진: , 운영 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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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이사(학술대회)  강아름(충남대) 홍문표(성균관대) 김정석(고려대) 

    김지혜(한국교원대) 박종언(한성대) 홍정하(서강대) 

    김동성(이화여대) 윤수원(서울시립대) 

 
재무이사   남윤주(한양대) 

 

홍보이사   김윤신(인천대) 유은정(서울대) 김종혁(전북대) 

    정찬(동서대)  하형지(동국대) 이은경(이화여대) 

 
섭외이사   시정곤(KAIST) 차종열(대전대) 최인철(경북대) 

    김미숙(상지대) 손현정(연세대) 이영주(서울여대) 

 

운영이사   김한샘(연세대) 채명희(조선이공대) 이정미(서울대) 

    이주원(전주대) 최승권(ETRI)  박소영(부산대) 
 

대회협력이사   신효필(서울대) 전종섭(한국외대) 이종근(목포대) 

    이한정(성균관대) 위혜경(단국대) 김나연(성균관대) 

 

감사    이상근(고려대) 
 

연구윤리위원장  이해윤(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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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정보] 학술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임동식(홍익대) 

 

편집위원   김태호(부산대) 노은주(인하대) 윤애선(부산대) 
    안희돈(건국대) 송민영(동국대) 이용훈(충남대) 

    윤영은(이화여대) 윤홍옥(제주대) 이한정(성균관대) 

    홍문표(성균관대) 김종복(경희대) 채희락(한국외대) 

    박종철(KAIST) 

 

편집자문위원   박병수(경희대) 이기용(고려대) 이영헌(조선대) 
    이익환(상명대) 이정민(서울대) 

 

연락처 
학회사무국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별관 B동 507호 김정수 교수 연구실 

전화    032-835-8126 

홈페이지   https://www.ksli.or.kr/ 

논문투고   https://ksli.jams.or.kr/ 

이메일    ksligener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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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정보【 】

사업명 년도 공동연구지원사업1. · : 2023

연구과제명 빅데이터 기반 한국 노년층 언어 연구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전략 제시· : : 

과제번호  : NRF-2023S1A5A2A03087587

본 발표는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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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안내【 】

정보WiFi 【 】

충남대학교 이용방법 WiFi (https://cic.cnu.ac.kr/cic/service/wif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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