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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악*

환경척 요인 (contextual factor)) 으로 인하여 흑정간격 (test- 

interwal)외 지속시간이 변할 수 있는 지의 여부。알아보기 위하 실헝 

을 행하였다. 실험예서의 흑저간격은 어절단위이며 이러한 실험을 콩해 
서 소위 구-길이 효과(phrase length effect)의 한 측면도 파악허■ 수 

이다. 흑정간격 양폭의 어저에서 체개적인 옹절증가■ 유도한 튀 나타 
낭 수 있는 측정간격의 지속시간에서외 변화을을 흑정하였다. 결과는 
엄격한 외미어서 서계적으로 기슬튈 수 이몰 란한 단욤화立과 

(shortening effect)는 나타나지 않왔다. 어느 청도이 응흥성몰 툰다련 
순행단욤화 효과(LR-effect)의 부분적인 音현은 인정曹 만하다. 룬장의 

층간예 위치한 어절과 양쪽 환경(선曽 및 후속어절) 각각을 짝글 지워 
상관관계。따져본 경과 양외 상관(positive)이 더 않이 나타나다(78 

«). 결과적으로 실험에서의 '흑정간격'은 지속시간여 관한 한 문장 내 

얘서 독립적인 舟동을 하는 단위로 생각할 수 있다.

L 머리발

언어단위는 화경적인(contextual) 변수의 지배블 받을 수 있 

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다양한 모会으로 출현하여 그 언어단위와 

공조체계豊 구성하고 있다. 한 언어단위가 그에 인접한 환경 

(context)의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召으로 인해서 받욜 수 있는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점욘 언어의 유형청립과 퐌계하여 

하나의 변수로 작요할 수 있다. 환쳥변화의 효과와 관련한 부분 

온 크게 보아서 구 길이-효과(phrase length effect)외 하나예 포 

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환경이 앞쪽에서 변화할 때 받는 영향은 

순행단음화 효과(backward compensation： LR-effect)락 하며 그• 

반대의 겸우는 역햄단음화 苴과 (anticipatory compensation： 

RL-effect)라는 명칭을 뷸인다.

낱말들온 구로 결합될 때 구 안의 날팔 수에 관한 함수관계 

로 단음화(shortening)돨 수 있는데, 이때 기준되는 낱말은 후속 

날말이 덧뷸음메 따라 길이에서 그러한 단음화의 얌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역햄단윰화 효과), 그 앞쪽으로 낱말이 붙을 경우에도 

낱말수에 따昱 채계적 함수관계로 줄어드는 모습욘 보일 수 있 

다(순행단음화 효과). 이것을 '구-길이 S. ^4 (phrase-length 

effext)'라 한다.

2. 싪험

2.1 실험목적

한 문장에서 각 세 어철(문두, 문중, 문히)의 지속시간을 기준 

으로 정한 다음 환경적인 영함으로 인해 그 기준길이가 변화되 

는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환경이 미치는 영향과 후속하뉸 

환경의 영향 중 어떤 것이 한국어에서 더 우세한지흩 실험을 릉 

해서 파악해볼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효과는 언급했듯이 구 

-길이 효과의 하나로 파악될 수 있다. 측정간격(test Interval)과 

관련하여 단윰화가 어떤 방향외 요소와 결부되는지가 중요하기 

띠문이다.

예상할 수 있는 사실혼 후속하는 환경보다 선행하는 환경외 

영향아 더 크리라는 것이다. 정보의 양과 젾부된 발화의 역점(초 

점과 판련된) 및 템포와 관련하여 문장에서의 순서상 오론쮹으로 

더 위치해 있는 단위에서 단욤화의 비을이 보다 더 者 것이기 

때문이다.

2.2 피십혐차

서울 츨신의 20대 중반 이후의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남자 

5명 (PSJ, PCW, HSH, HDH, LDW 으로 명칭)이 참가하였다. 실 

험온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2.3 시험철차 맟 방법

녹윰욘 서울대 언어학과외 윰성싩험싫에서 Inkel Digilink II 

OD-3010 C 카세트데크를 이용하여 완쪽 채널 모노(mon。)로 받 

았으며, 크身테잎율 이욤하였다. 마이크뉸 Shure외 다이나믹 마 

이크로서 모탤명혼 Unidyne IU 545 D 이다. KAY 

ELEMETOICS외 PC용 윰성분석 프로그램인 CSL 4300 日톨 이 

용하여 16 kHz 샘폴링(sai叩也电), 16 bit 양자화(quantization)하 

여 "변환 시켰다. 수평 윈도우 녜 개暑 열어서 파형(wave 

form), 스팩트로그램, 기본주과수(Fo), 에너지(dB)가 츻력되도号 

한 다윰 이 네가지률 동시에 이용하여 분젛하였다.

퉁계처라는 7회 반복한 자료들욜 기준으로 작업하였다. 맥킨 

토쉬의 훙계처리 프로그램인 Stabview흘 이용하였으며 분산분석 

(ANOVA), p<0.05 수준에서의 t-TEST(dF=6, 2-tail),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s), 둥을 시행하였다.

2.4 실험자료

실험자료는 세개외 어因로 이루어진 문장들로 되어 있으며, 

각 어절에서의 측정간격(test-interval)윤 몬창의 첫어절, 가운데

-191 -



한국어의 날알 지속시간어 관한 실험움성학적 연구

어절, 마지막 어절 모두 둺 수 있다. 각각율 기준으로, 선행하는 

환경에서 그리고 후속하는 환경에서 체계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인의 변화와 더블어 어写게 나타나는가를 관찰하였다. 아래에 상 

호 비교되는 단위들율 나열하겠다.

• 영어 대문자 &B.C는 각기 그 어절에서 음설중가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말본帮에:MBC , 말문이:MNI, 많다:MNT

1)가운데 어절 '말문이(MNI)'홀 중심으로 두가지 유형이 비교 

된다.

-- 축정간격을 사이에 두고 앞쯕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A-MNI 

유형과 뒤쪽으로 변화하는 C-MNI 유형.

D측정간격:'말문이'(C-MNI vs. A-MNI)

① C-MNI

말본洲에 말문이 산다.

말본책에 말문이 살더라.

딸본채에 말문이 산다더라.

말본책에 말문이 산다하더라.

말본책에 팔문아 산다하더구나.

2) '말본채에(MBC)'가 B-어철과 함께 나타난 경우(B-MBC)와 

'많다(MNT)'가 B-어철과 함께 나타난 경우(B-MNT)

3) '말본책에(MBC)'가 C-어절과 함께 나타난 경우(C-MBC)와 

'많다MNTY가 A-어절과 함께 나타난 경우(A-MNT)이다.

3 실험결과 및 토되

② A-MNI

말에 말문이 많다.

말본에 말문이 많다.

말본핵에 말문이 많다.

말본채들에 말문이 많다.

말본책들중에 말문이 팒다.

이상외 각 경우흘 차례대로 관찰해 보자. 측정된 수치는, 윰 

절이 증가되기 전의 기준 측정단위룡 1로 간주한 비율의 라인그 

래프로 제시하겠다(그림 1-4).

2)측정간격:'말본책에' (B-MBC) vs.1 많다' (B-MNT)
1) 가운데 어절 '말문이(MNI)'룔 중심으로 두가지 유형이 비교 

된 경우

① B-MBC

말본잭에 말이 많다.

말본책에 말문이 많다.

말본책에 말문단이 많다.

말본책에 말문단들이 많다.

C-MNI, A-MNI 돌다 어느 정도 씩의 감소는 판찰할 수 있 

으나 체계적인 모습온 보여주지 못한다(：2림 1-2). 두 유형의 차 

이점을 기술할 수 없으며 변동의 방향도 설정할 수 없다. 결론적 

으로 가운데 어절 MNI는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별로 영향율 

받지 않는다. 어떤 두 요소의 관계를 시간적인 길이와 연관지어 

파악합 때 일반적으로 Pearson의 상관계수 분석방법이 사용된다.

② B-MNT

말본책에 말이 많다.

말본책에 말문이 많다.

말본책에 말문단이 많다.

말본책예 말문단뚤이 많다.

세 개의 어절욤 각기 하나의 독립변수로 생각하고 이웃한 어걸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형성돨 수 있나 통계적으至 분석해보았 

다. 상관관계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교되는 두 요소의 물 

리적 수치의 함수판계의 성격에 따라 양의 상관 (positive 

correlation)과 윰의 상관(negative correlation)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를 언어에 적용하여 지속시간외 관점에서 두 요소틀 파 

악합 때는, 언어현상 튝유의 '경계'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되 

며 독립적인 단위로 기능하는지 다른 요소에 의존적인 단위로

3) 측정간격:'말본책에(C-MBC)' vs. '많다(A-MNT)'

① C-MBC

말본책에 말문이 산다.

말본채에 말문이 살더라.

말본책에 말문이 산다더라.

말본채에 말분이 산다하더라.

말본책에 말문이 산다하더구나.

기눙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건으로 작용한다.

표 1 OMNI vs. C, A-MNI vs. A의 상관계수

corr\test-I C-MNI(C) A-MNI(A)

pos(+) 17(68«) 23(92%)
neg(-) 8(32%) 2(8%)

② A-MNT

말에 말문이 咬다.

말본에 말문이 많다.

말본책에 말문이 많다.

말본책들에 말문이 많다.

말본책들중에 팔문이 많다.

상관계수로 살펴본 어걸듈 사이외 관계는 MNI가 A-어절과 

그리 큰 관계가 없옴을 말해주며 c-어절과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준다. 단지 그 백분율의 차이는 발화의 순찬에 끊어읽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MNI와 Ct거절이 좀 더 결합되었옴을 말해주고 

있다. 상관계수의 결과로도 가운데 어절 MNI는 양쪽의 환경적

2.5 실험절차 변화에 별로 영향이 없음읍 알 수 있다.

이상외 자료에서 '측정단위' 부분의 지속시간이 환경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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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mni Dur.(4-syt. increase)

hs-a-mni 

pc-a-mni 

hd-a-mni 

Id-a-mni 

ps-a-mni

number of syllables in context

ps-mbc-R 

hd-mbc-R 

Id-mbc-R

pc-mbc-R 

hs-mbc-R

그렴 1 test Interval A-MNI가 A-어절의 체계적 중가로 받는 

화경적 영향

그림 3 test Interval B-MBC가 B-어절의 체계적 중가로 받는

환경척 영향

hs-c-mni 

pc-c-mni 

hd-c-mni 

ld-c-mni 

ps-c-mni

number of syllables in context

그림 2 test Interval OMNI가 C-어절외 채계적 중가로 받는 환 

경적 영향

increase)total B-mnt Dur.(3-syl.

ps-mnt-R 

hd-mnt-R 

Id-mnt-R

pc-mnt-R 

hs-mnt-R

그림 4 test Interval B+MNT가 B-어걸외 체계척 중가로 받는

환경적 영향

표 2 B-MBC vs. B-어걸, B-MNT vs.B-어절의 상관계수

2) B-MBC가 B- 어철과 함께 나타난 경우(B-MBC)와 B-MNT 

가 B-어절과 함깨 나타난 경우(B-MNT)

이들을 비교한 결과가 그림 3,4에 나와 있다’ 여기서의 졑과 

에도 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단지 1)의 MNI에 비해서 

는 단음화 효과가 조금온 있뉸 것으로 나타난다. B-MBC는 문두 

에 위치해 있으며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발화가 이투어지는 곳으 

로 환경의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B-MNT는 문장 

위치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긴 

하다，그라나 두경우 모두 뚜렷한 단음화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 

고 있다. 바로 열에 위치한 어절에서 한 두 음절이 중가된다고 

해도 그리 큰 영향이 없으리라뉸 건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며 

이는 실험 1)에서 살펴본 바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예의 역행단 

음화 효과가 B-MBC에서 조금 관찰되는 것과 순행단음화 효과 

가 B+MNT에서 약간혼 관찰되고 있으나 그리 분명하지는 않다.

상관계수의 향방은 위 1)외 겵과와 비슷하게 나왔다. 윰의 상 

꽌이 B~MNT와 B-어절 사이에 조금 더 높으며 이는 설명하였 

듯이 두 성분이 발화당시 앞等 단위보다 더 친밀했음을 말해준 

다• 따라서 문장 후반부에서 발화속도가 줌 더 발라졌음을 알 수 

있고 단윰화 효과도 더 있욤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나, 나타난 

모습은 그림 3과 4에서 알 수 있듯이 별로 다르지 않다. 음철하 

나 청도의 증가로 인해 어절단위의 지속시간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corr\test-I B-MBC(B) B-NWT(B)

pos(+) 16(80%) 13(65%)

neg(-) 4(20%) 7(35%)

3) OMBC가 C-어절과 함째 나타난 경우(C-MBC)와 A-MNT 

가 A-어철과 함께 나타난 경우(A-MNT)

- 이믈은 각 측정단위 (C-MBC, A-MNT)/} 문장의 처음과 마 

지막에 위치하면서 각기 대칭되는 구조로 윰젛의 중가가 나타났 

기 때문에 그들간외 지속시간에서의 특징이 잘 드러날 것이라는 

예상율 헤 볼 수 있다. 바로 옆의 어절에서 윰찰이 중가된 유형 

이 아니기 때몬에 상관계수외 측정은 하치 않았다.

그림 5과 6율 릉헤서 A-MNT의 단욤화 정향이 C-MBC보다 

좀 더 크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한 해석온 

문두와 문미의 위치 차이에 기인하는 발화의 역점 정도에서외 

핫！■이(정보량외 다과)와 탬포와 연관된 함수적인 문제로 퐈악핱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뚜렷한 지표을 가지호 있는 것은 아니며 

체계화시키기에도 미홈하다. 문미위치외 변이폭이 조금(slightly) 

더 크다는 것으로 죰뷴짓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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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yllables in context

그림 5 test Interval C-MBC가 C-어절의 체계적 중가로 받는 

환경적 영향 

고 그 단위 자체로 시간계획이 이루어지지 인접한 다른 단위와 

상호작용 흑온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울 암시해준다. 음의 상관 

온 전체로서 보다는 요소와 요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며 상관 

이 각 짝둘온 하나외 단위로서의 자격은 가질 수 없다.

구와 구의 상관을 다루는 본 실험외 결과는 양의 상판이 많 

이 나타났으므로 상판외 짝욜 이루는 두 어절욘 서로간에 긴밀 

한 관계가 별로 없으며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다분 어절 단위는 상호 독羯적인 단위로 

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졀과적으로 실험에서의 '측정간격'은 지 

속시간에 관한 한 문장 내에서 독码적언 휼동욤 하는 단위로 생 

각할 수 있으며 한국어에서 통사적으로는 어절단위, 음성학적으 

로는 소리팔의 리듬과 관련된 말토막 혹온 운윤구 단위로 설정 

딀 수 있다.

number of syllables tn context

그림 6 test Interval A-MNT가 A-어절의 체계적 중가로 받는 

환경적 영향

4. 멪음말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환경척인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선 

행어절과 후속어절에서의 체계적 음절중가로 인해서 측정단위가 

받뉸 지속시간에서의 영향욜 조사해 보았다. 실험겸과에 따르면 

체계적으로 기술될 만한 지속시간에서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 

다. C-MBC와 A-MNT의 차이 정도를 통해서 어떤 일반화를 시 

도하는 것혼 무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 문장내에서 

서로 위치가 다른 두 음절이(문미와 문두위치는 제외하고) 그 지 

속시간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김공언(1974： 133-144)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체계적 효과를 관찰할 수 있 

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순행단음화 효과(LR-effect)의 측면을 

언급할 수도 있겠다.

상관계수는 전체豊 룽틀어 양의 상관이 많았다. 강세간 등시 

섬과 관련하여 음의 상관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상관율 이 

루는 두 요소의 합이 둘의 평균길이룥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 

는 경향이 있으므로 졀국 어떤 언어의 문장이 전체 문장의 차원 

에서 요소들의 관계가 모두 음의 상관을 이루고 있다면 그 언어 

는 필연적으로 등시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Stran^ert(1986)의 스웨덴어 자료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각 낱말 

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먕외 상관이 67개 음의 상관이 8개 였다. 

'강세간 등시간격(equal stress timin官)'을 지향하는 강세박자 언 

어에서도 음의 상관온 그다지 咬이 나타나지 않음울 보여준다.

구와 구 사이의 양의 상관혼 구 단위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 

가 없음을 말해주며 양의 상관을 보이뉸 단위 사이는 독립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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