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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언어 처리 시스템의 전단부인 형태소 분석 모듈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하나는 형태소 

분석기가 여러 개의 분석 결과를 출력하여 생기는 품사 

중의 성 이 고, 다른 하나는 주어 진 분장에 미 등록어가 사 

용되어 형태소 분석이 실패되었을 때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 결하는 한국어 품사 태 

깅 시스템 K：丁S를 소개한다. 弋丁S는 주어진 어절에 대 

해 모든 가능한 분석을 하는 형태 소 분석 기 , 미 등록어를 

예 측하는 미 등록어 추정 모듈, 음절 정보와 단서(clue) 형 

태 소를 이 용하여 미 등록어 후보의 수를 줄이 는 미 등록어 

후보 여 과기 , 그리 고 미 등록어의 출현을 모델안에 표함 

한 품사 태 깅 모듈로 구성되 어 있다.

의 품사 태 깅 모듈에는 두가지 태깅 방법 인 경로 

기반 태깅과 상태 기반 태깅의 유일 출력과 다중 출력 기 

능이 모두 구현되 어 있으며, 실 험에 의 하면, 미 등록어가 

포함되지 않은 어절에 대해서 89.12%, 미등록어가 포함 

된 어절에 대해서 68.63%의 정확률을 각각 나타내었다.

1 서론

한국어에서 하나의 어절은 여러개의 형태소분석 결과 

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중 문장에서 요구하는 분 

석 결과 선택을 품사 태깅이라 한다. 품사 태깅 문제를 

해결하는 품-사■ 태거는 음성 합성[기, 문자 인식[12], 파서 

의 전단부[8] 등 많운 응용 분야를 갖고 있어서 최근에 활 

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품사 태깅은 방법론에 의해 전체 문장 수준에서 최적 

화를 시 키 는 경 로 기 반 태 깅 (path-based tagging)과 매 어 

절 수준에서 최적화를 시키는 상태 기 반 태깅(state-based 

tagging)으로 나뉘며, 품사 태거는 출력 형식에 의해 하나 

의 결과만 출력 하는 유일 출력(single output)과 최 적 %개 

를 출력 하는 다중 출력(multipleoutput)으로 나뉜 다[6, 9]. 

하지만 방법론의 선택과 무관하게,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 즉 미등록어의 출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경고한 품사 태거를 구현할 수 있다. 영어의 경우는 형 

태소 분석 기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접사(suffix)를 구한 

후, 품사에 서 단어 가 출현 할 확률 尸(屮I圮 대 신 품사에 서 

접사가 출현할 확률 F(이圮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6, 5, 13].

하지 만 한국어의 경 우는 그 문제 의 양상이 다르다. 첫 

째, 영어에서 단어는 두 스페이스(space) 사이에 존재하 

여 미등록어를 분명히알 수 있는 반면, 한국어의 경우는 

미 등록어가 어절 안에 존재하여 단지 그 어 절의 형태소 

분석이 실패했다는 정보만 얻을 수 있을 뿐 어느 부분이 

미 등록어인지 도 알지 못한다. 둘 째, 영 어에서 는 미 등록 

어 의 접사 정 보를 이 용하여 미 등록어의 품사를 추정 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미등록어 뒤에 오는 조사나 어미 정 

보를 이용하여 품사를 추정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들 

이 미 등록어 를 처 리 하는데 더 욱 어 려 움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현된 한 

국어 품사 태 깅 시스템 KZTS를 소개 한다七 K1S눈 통 

계에 기 반힌，품사 태 깅 방법을 이용하며, 그림 1에 보여 

지듯이 크게 네 개의 모듈, 형태소 분석기, 미등록어 추 

정 모뉼, 미등록어 후보 여과기, 태깅 모듈로 구성되어있 

다. 입력 문장에 대해 형태소 분석기는 어절의 오른쪽에 

서부터 읽어들여 모든 가능한 형태소 분석 결과를 만든 

다. 본 형태소 분석기는 ⑵에서 제안된 분석기를 이용하 

므로, 모든 가능한 분석 결과를 형태소 격지- 구조로 표현 

하고 격자 내의 가능한 경로가 하나의 분석 결과를 의미 

한다. 만약 입력 어절에 미등록어가 있을 경우에는 미등

'본 논문에서 구현한/C7S는
cair-archive.kaiBt.ac.kr::/pub/AI/nlp/parsing/kortagger8/kts/kts.tar.gBo|] 
공개되어 있습니다.

-195 -



미등록어를 고려한 한국어 쭘사태깅 시스텀

입려 呈장

대 깅 결 과

그린 1： ICTS 구성 도

록어 추정 모듈에서 분석기가 남긴 미 완성의 격자를 바 

탕으로 모듄 가능한 미 등록어틀 추정 한다. 이 때 미 등록 

어는 항상 어 절의 앞 부분에 있다는 가정을 이용한다-. 이 

텋게 복구된 격 자는 미능록어 후보의 수가 상당히 높으 

므로 미등록어 후보 여과기에서는 한국어의 음절 징 보와 

단서(clue) 형태소를 이 용하여 후보 갯수를 줄인디•. KRS 

의 최종 모듈인 태깅 모듈은 기존의 태깅 방법과 달리 미 

등록어의 출현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히지 않고, 미 

등록어의 출헌 사건도 모델안에 포함시켰디-.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디•. 2상에서 頫兀?를 이 루 

는 각 모듈늘을 설 명 하고 3장에 서 능록어 빛 미 등록어 에 

대 한 태 깅 정 확률을 알아본다. 아울더 경 로 기 벼！ 태 깅 과 

상태 기 반 태 깅 의 싱 능 비 교도 함께 이 루어 지 며 4장에 서 

결 론을 맺 는디-.

2 시스템 구성

2.1 형태소 문석기

弋丁S의 형태소분석기는주어진 어절의 오른쪽에서 왼 

쪽으로 형태소를 찾으며, 형태소 분석 결과를 하나의 형 

태소 격자로 표현한다⑵. 예를 들어 문장의 2번째 어절, 

빔，일 경 우, “좌석 이 빔 (emptiness)” 의，비/형 용사 + 

D/명사형 전성어미'와 “레이저 빔(beam)”의 '빔/보통명 

사'로 분식이 되고 이는 22림 2와 같이 두 개의 경로를 갖 

는 형태소 격자로 표현돤다. 형태소 분식기가 오른쪽에 

서 왼쪽으로 형태소를 찾는 이유는 한국어 의 어 칠 구조 

는 크게 “체언 + 조사”, “묭언 + 어 미”로 이루어 지 고, 대 

부분의 경 우 미 등록어는 체 언 흑-은 용언이旦로 비 록 형 

태소 분석기가 분석을 실패하더라도 그 어절에서 가능한 

모든 조사 혹은어 미는 찾아 줄수 있기 때 본이 디-2.

—一2 본 논문에서 이용하눈 품사 집합은 ⑴에서 칭의 한 52개의 晉시 집합에 

서 '早사형 전싱 어비'를 '부사 파생 집이사에 ¥할시겨 총 51새의 품사틀 
가고 있다.

시而형용사 꼉사혁전성 어미. 

w血］/ ——［畐/보통 경사I 二

그림 2:，빔'의 형태소 격자

본 절에서 설 명 하는 형 태 소 분석 기는 주어 진 어 절에 대 

해 W늪어 신 격 지•가 죄 소 하나 이 상의 경 로롬 갖으면 그 

어 실 에 미 능록어 가 잆 다고 가정 하지 만, 사실 이 러 한 가정 

은 엄 격 하게 말해 옳지 못한 가정 이 다. 예 를 들변, K.TS 

의 사주］에 '田/형용사가 등록되 어 있지 않고 '비/체언'은 

능록되어 있다면, 그님 2에 서 아래 의 성 로I갈이 존재 하게 

뇔 것 이 디-. 이 린 경 우에 K.TS 는 미 등록어 가 존재 한다고 

판단하지 않으口로, 위 결과만을 가•지고 태깅을 수행하 

게 되머, 반약 주어진 분상에서 '비/형용사 + U/명사형 

전성어미'로 분석되는 것이 옳은 경우에 항상 그릇괸 태 

싱 결과률 선택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어절을 분석할 때, 하나의 경로 

도 만늘지 못한 어 절 을 미 등록 어 절이 라고 부르며 , 위 에 

서 기술한 것처럼 잘못된 결정에 의한 태깅 오류를미능 

록 어죌 정의 오류，라고 하匸卜. 실험에 의하면 이러한 오 

류가 으F 6% 정 노 태 깅 성 확률을 떨 어 드L려 시 스템 의 성 능 

을 저하시키는 가상 큰 원인이 되나 형태소 수준의 정노 

만을 이 용하어 해 결하기에는 힘든 문제이고 더 많은 연 

구-기' 필 요하다.

2.2 미동学어 추정 모듈

예를 늘어 다음의 문장을 분석 한다고 하자

"홀로그래피는 사진과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만 

느는 삼차원 영상이다•”

위의 분장에서 '홀로그래피'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기-정하면, '홀로그래피는'에 대한 형태소 격자는 

二림 3에서 처럼 단지 '는/｛전성 어미, 보조사｝'와 'L/전 

성 어미'의 정보만 얻을 수 있고 하나의 경로도 존재하지 

않는디-. 이 런 경우에 弋丁S는 미등록어 추정 모뉼을 수행 

하여 W든 기•능한 미능록어를 추정 하게 된 다. 미 등록어 

추성 모늄은 형대소 분석기가 남긴 부분 격자를 가지고 

품사 접 속표를 이용하여 추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늘면, 

'는/전성 어미' 앞에 올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와 동사이 

口皇 '홀로그래 피'는 이 두 가지 품사 중 하나일 가능성 

이 以는 것이다3.

이와 같은 방넙으로 미등록어를 추정하게 되면 그 

님 4에서 노듯이 등록 어 질의 형태소 격자와 전혀 다름이 

잆고 단지 경旦가 많다는 득싱이 있을 뿐이다. 실험에 의 

하면, 등록 어 절의 경 우는 경로의 갯수가 평균 3.32개 인 

데 반해 미능록 어질의 경 우는 평균 20.01 개 성도이디•.

7본- 논呈세 시 느 미 등-록이 사 될 中 있는 개 방단어 트- 다옥과 같이 총 8개 

들 산배하였다. 동작성 보통 명시, 상태성 보통 명사, 보통 명사, 고유 명사, 
능시, 형응시,。단사, 斗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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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홀로그래 피는의 분석 실패된 격자

/I 暑로 n 래피는/ ｛보통명사,고유명사,감탄사,부사｝k

/彗토二래!H 上/｛형용사,농사｝ ［- L / 전성어미
糸로그래피/｛혛 용사,농사｝ |— ：■■：/ 전 성 어 미

、喜로口래표/｛보봉명 사,고유명 사｝｝——L흐呈즈스

FIN

그림 4: '홀로그■래피 는，의 복구된 격 자•

2.3 미등록어 후버 여과기

미등록 어 절의 복구된 격자는 상당히 愤윤 경로를 갖고 

있다. 이는 곧 높은 중의성을 뜻하고 결과척으로 시스템 

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휴리스틱을 이용하여 미능록어 후 

보의 갯수를 줄이다. 먼저 그림 4의 경우 음절，는，은 절 

대 체언, 감탄사, 부사 등의 마지막 음절로 사용될 것이 

라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홆로그래UJ는/｛노통명사,고유 

명사,감탄사,부사｝' 노드는 제 거 한다. 또한 '느'는 형 용사 

오］ 동사의 마지 막 음절로 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홅토 

그래川1二/｛형용사、동사｝' 노•드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4개 의 경 로.만을 갖는 격자를 얻게 뇐다.

이렇게 한국어의 음절 정보를 이용하여 후보를 여과하 

는 방법 외에 단서(clue) 형태소를 이용하여 후보를 여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형태소 분석기가 남긴 격자내에 

그 어절의 구성 을 추정 하기에 층분한 단서 형 태 소가 발 

견되 면 그 형태소를 지나지 않는 경로는 &두 제거하는 

방법이디、예를 들어 “우회시켜”라는 어절을 분석할 때, 

'우회 '가 미 등록어 일 경 우 미등록어 추정 모듈에 서는 형 

태소 격자를 그림 5와 같이 복구시킨다. 이 때' '시키/동 

사 파생 접 미 사'는 단서 형태 소이 므로 나머 지，우희시 키，, 

'우희시켜' 노드들은 모두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미등록 

어 후보로는 '우히' 노드 하나만을 갖는 형태소 격자가 된 

다.

2.4 품사 태깅 모듀

한국어의 어절은 그림 2에서 보듯이 여러개의 길이가 

다른 형태소 분석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륵징은 영어에 

서의 품시• 태깅과는 다른 정의가 필요한다. 즉, 영어에서 

는 주어진 단어에 대해 최적 품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품 

사 태 깅 을 정 의 하나, 한국어 의 경 우는 가능한 형 태 소 분 

석 결과 중 최적의 분석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 

는 것이 옳다.

본 논문에 서 는 £번째 어 절을 凹로 표현하고 그 어 절의 

형태소 분석 결과를 구성하는 형태소 열운 皿로, 형태 

소 열에 해당하는 품사 열은 七로 각각 표현한다. 예를 

그림 5: '우회시켜，의 복구된 격자

들면, 빔，의 형태소 분석 결과 중 하나가 “비/형용사 + 

□ /명사형 전성어미'일 경우에 凹•는 빔', 网는 비,口 ,, 

"는 형용사,명사형 전성어미'이다. 또한 m, 와 虹는 삭각 

. 7?" , . • 如七 로 나누어 칠 수 있어 서 위 의

경 우에 은 ' 비 \ 如 은，형 용사，이 다.

한국어 의 품사 태 깅은 다음과 같이 주어신 문장에 대 

해 최적의 형태소분석 결과를 스1택하는 로 표현

할 수 있다.

©(血.m) 竺 arg max 切.시叫..Q (1)
..n rQ-.n

식 (1) 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wr.n) '씌 arg max 尸 (”如“小如提皿口) 
"M , ,n >*l. .n

(2)

p(凹

知二3
(3)

=arg max (4)
mL.. n . .n

=arg ma^x P(mi.,n|ti..n)P(t1..n) (5)
mi, n i*l..n

n
스 arg ^max [[户(御七)户(비切t) (6) 

식 (3)에서 尸(切1.盘冋.."15)은 항상 L0으로 간주되며 

P(凹a)은 전체 함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제거한 

디-. 식 (6)은 식 (5)에서 일차 마르코프(Markov) 가정을 

이용한 것이고 식 (6)을 근사시 키 기 위해 먼저 F(허 

을 다음과 같이 간략화시킨 다'

P(*| 切-1) — P(如시切-卩 .&_餐_1) (7)

즌 (8)

=户(如)P(Z$巾卩)

• • • -시4"-「出3,_費시 ) (9) 

M
으 P(如七_『1)［［户(妇|£,1) (10)

3=2

식 (8)이 의미하는 바는 이전 어절의 품사 열에서 현재 

어절의 품사 열로 전이하는 확률은 이전 어절의 마지막 

품사에서 현재 어절의 품사 열로 전이하는 확률로 근사 

시킬 수 있다뇬 뜻이다. 또한 식 (9)에서 어절 내의 품사 

는 바로 이전 품■사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을 이용하 

여 식 (侦)을 얻었다.

식 ⑹의 확률 P(m也)를 계산하기에 앞서, 미등록어 

틀 처 리 하기 위 해 加 라논 새 로운 변 수를 도입 홍卜자. 즉, fct 

가。일 경우에는 凹가 미등록 어절이고 1일 경우에는 叫 

가 능록 어절임을 표현한다고 하•자. 또한 加도 다른 mt, 

Z, 와 같이 如如 •.丄网로 세분될 수 있고, 미등록어는 항 

상 어 절 의 앞 부분에 존재 하므로 I心 … kiNi 는 항상 1이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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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는 변수는 뿐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户（n너切）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W끼") （⑴

스 頁幻妇（12）

스 些（幻"）所户3니"& 二 i） +

（1 一 幻）= 0）］ （13）

이제 冏幻 "） 와 P（m," 知）를 다음과 같이 간뱍화시킨

다.

kti)

户(妇|圮 띄 户(幻損「.5)

P(7Tlti ,.miNi itji ..t^Nik^ )

(14)

(⑸

(16)

P(ktimtitti ..mtNt ttNt)

..弓"尹)

二尸(顷)户(m,叫顷)F仏 

mtN,)

. ■ . P(幻 tji \ tt7..£卩豈771,2 )

■P(?7iti 1 幻f(i.)

= 1 妇如m：2..mN) •

ri尸(膈如)

(⑺

北)

(18)

(19)

식 （19） 의 的77我1|如 顷7叫2..?7平岩） 는 幻 의 값에 의해 다

음과 같이 서 로 다르게 己 사시 킨디、

妇 — 으 P（mti ） （20）

庇1 = 0, ..tlN,mt2..mtNl） 으 尸（妇 |如, m技）（21） 

식 （21）윤 m「대 신 如 을 이 용 한 것 인데 미능록어 珏「은 

형 태 소를 이 루는 음질의 특싱 이 품사를 길 징 하는데 노움 

을 준다고 간주되지 않고 오히 려 주위의 품사에 영향을 

받는다고 기정한 것에 기인한디•.

이 식늪을 식 （19） 에 대 입 하고 식 （19）를 식 （13） 에 직 

용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품사 데깅 함수 攻叫5） 

을 얻게 된다.

n M
= arg ^max 口"（?시圮 ］［尸（如 |妇t ）］ 

n， n t = l j=2

•的如損tn.。 （22）

_ M
P（”니切） 스 P&"）［幻 ［］ 户（"也"） +

厂n

M

（1 一加1）尸（如損277妬2）户（77费損川（23）
7 = 2

KTS는 식 （22）를 기 본 식 으e 하고 다중 출럭 음 할 수 

있는데, 두 개으I 모델 변命를 삿는 경早 기반 네싱과 한 

개의 모델 변个를 갖는 상태 기 반 태 깅을 선택할 수 있노 

록 구^되어 있다. 먼저, 경로 기부！ 태깅은 다음 소건을 

만족하는 형태소 분석 열 m이”,世七를 구한다.

• F（m인"인」叫" > 6P（m?）n, 祥익阮

는 최 적의 형태소 분석 열이고 a는。과 1사이 으］ 임 의 

의 값이 뇜 수 있는 모델 변수이 다. （。가 1일 경 우에 

는 하나의 분석 결과만 구하는 유일 출력 태거가 뇐 

니^

• 최대 &개의 형태-스 분석 열을 구할 수 있다.

상태 기반 태깅은 전체 문장 수준에서 최적화를 히•지 

않고 매 어철에 대해 다음 조건을《족하는 형태소 분석 

결 과 를 구한다.

• 尸（仍提叫凹顷） >。印7瘠, 酔皿", 7般）丄舛 는 凹 

의 최 적 형태-스 분석 결과이고。는 0과 1사이의 임의 

의 次이 뇐 수 있는 모델 변수이 디•.

尤「5는 두 기 지 태 깅 방법 의 다중 출력 을 구현 하기 위 

해 경 更 기 반 데 싱 은 tree-trellis 알고리 즘을, 상태 기 반 태 

싱 은 Forward Backward 일고리 즘을 각삭 이 용한다［4, 10, 

11］- 특히 연속, 음성 인식에서 이용되는 tree-trellis 알고 

리 즘은 많은 backpointer를 저 장해 야하는 한편, 몬 논문 

의 품사 태 싱 문제 는 이 산 적 인 심 벌 열 율 처 리 하는 것 이 

므로 이 률 간냑화시커 이 용하고 있다-|이.

3 실험 결과

丁S의 태 깅 정확률을 평가하기 위해서 총 54,232 어 

절（약 116,031 형다I소）의 발뭉치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计붕치로 나누었다.

• 학습 미뭉치-1 : 45,851 어 列

• 학습 닐눙치】 : 3,652 어 절

• 실 험 발뭉치 : 4,729 어 절

학습 발붕치-1은 旳』妇-】）, 尸（如砧叫土）, 그

리고 R5 妇 7"） 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학습 

닌甘치-【I는 P（妇海）을 언기 위해 이용되었다. 이 확률 

은 학습 말눙치-1에 존재 하지 않고 학습 말눙치-II에 나타 

난 단어 를 미등록어라고 기•정 하여 얻어 진니、실힘에 으」 

히 면 闿능-치 의 크기 가 작은 관계 로 보통 명 사기- 미 등록 

어.虽. 뇔 화률이 높은데 이는 너 낞은 말뭉치, 충분히 쿤 

사신으乘 학습하변 실제 상황을 너묵 찰 모델링할 수 있 

을 깃이 라 电는다.

경로 기1■간 태깅과 상태 기반 태깅의 성능을 비교하기 

잎 서 , 경 로 기 반 태 깅 은 문장 수준에 서 최 직 화시 키 지 만 

상태 기 반 태 깅 은 어 절 수준에 서 최 적 화를 시 키 므로, 본 

논문에서는 경로 기분上 태깅의 결과를 병합하여 어절 수 

준오로 병 시•히-고 비 교하였디-. 표 1, 2에 경로 기1카 태 깅 

과 상태 기반 태깅의 싱능이 비교되어 있는데 가・0.2일 

때 경 로 기 반 대 깅 은 등록 어 절 에 대 해 평 균 1.1080개 , 미 

능폭 어 실에 대해 평간 1.1794개의 후보 결과늘을 선택하 

여 삭식 90.99%, 72.18%의 정확률음 인어 상태 기반 태깅 

노나 绊산 좋은 결과를 내있다. 물론 경로 기반 태깅은 

선체 우보의 丸수률 제어하는 모델 변수 &의 도읍」이 노 

욱이 되었을 것이리-고 생각되니-, 근본적으로 경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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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 로기 반 태깅 다중출력의 정확률

i| 경로 1 b = 1.0 <7 = 0.2 a = 0.1
「청齊뇰 이절당 

후보갯수
정화률 이절낭 

후-노갯令
청화날 이절당 

후보갯수

후; 89.12 1.0000 90.99 1.1080 91.28 1.1636

비 능폭 
II 이 전 I 68.63 1.0000 72.18 1.1794 76.13 1.3708

표 2: 상태기 반 태깅 다중출력의 정 확書

상대
기 반

I CT = 1.0 0 = 0.2 <7 = 0.1 i
정화률 이절낭 

후노 갯 수
정화뉼 이절당 

후보갯수
정확뉼 이전낭 :

후보갯수 '

능 녹 
어절

89.15 1.0000 90.99 1.1162 91.37 1.1885

니 능복 
어 전

68.63 1.0000 72.18 1.1834 77.71 1.4615

태깅은 상태 기반 태깅보다 더 큰 탐색 공간을 갖기 때문 

에 더욱 정밀한 탐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주고 있다. 

。가 L0일 경우, 즉 유일 출력의 경우에는 두 태깅 방법 

모두 등록 어절에 대해 89.15%정도의 비교적 낮은 정확 

률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2.1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 

등록 어절 정의 오류에 기인한다. 이 오류를 무시할 경 

우 등록 어절에 대해 96.58%로 정확률이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디、

4 결론

본 논문에 서 는 미 등록어 를 고려 한 한국어 품사 태 깅 시 

스템 KTS 를 소개 하였 다. K：丁S 는 주어 진 문장의 각 어 

절에 대해 형태소 격자를 만드는 형태소 분식기, 미등록 

어가 어절 내에 있다고 간주될 때 모든 가능한 미등록어 

를 추정 하는 미 능록어 추정 모듈, 윰철 정 보와 단서 형 태 

소를 이용하여 후보의 갯수를 줄이는 미등록어 후보 여 

과기 , 미 등록어의 출현 사건을 모델 안에 포함시 킨 품사 

태 깅 모듈로 구성되어 있디-. 품사 태깅 모듈은 또한 두 

가지 태깅 방법, 경로 기반 태깅과 상태 기반 태깅의 다 

중 출력이 모두 구현되어 있어 본 시스템의 이용자가 태 

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두 방법의 성능은 경 

로 기 반 태 깅 이 약간 우수한 것으로 관찰되 었다.

X丁S의 태깅 정확률은 등록 어절과 미등록 어철에 대 

해 각각 89.15%, 68.63% 정 도의 비 교적 낮은 정 확률을 보 

였으나, 이는 '미등록 어 절 정의 오류'에 기인한다. 이 오 

류를 무시 할 경 우 등록 어절에 대해 96.58%의 정 확률을 

얻어 더 많은 표제 어 의 사전을 이 용할 경 우, 본 시 스템 은 

징보 검 색 시 스템 의 문서 분석 모듈, 문서-음성 변 환 시 

스템에서의 언어 처리 모듈, 자연어 처리 시스템의 파서 

전단부등 많은 응용 분야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5 감사의 글

본 논문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김 재 훈, 초 정 미, 김 형 근씨 에 게 감사드립 니 다.

참고 문헌

[I] 김 재훈, 서 정연, 자연언어 처리를 위한 한국어 품사 

태그, Technical Report, CAIR-TR-94-55, 한국과학기 

술원, 인공지능연구센터, 1994-

⑵ 이 상호, 김 재훈, 초 정미, 서 정연, “부분 분석 결과 

를 공유하는 한국어 형태 소 분석”, 제 11희 음성 통신 

및 신호처 리 워크샵 논문집, PP- 75-79, 1994.

[3] 이 상호, 미 등록어 를 고려 한 한국어 품사 태 깅 시 스템 

구현 , 한국과학기 술원 석 사학위논문, 1995.

[4] L. E. Baum, "An Inequality and Associated Maximiza

tion Technique in Statistical Estimation for Probabilis

tic Functions of Markov Process,11 inequalities^ Vol. 3, 

pp. 1-8, 1973.

[5] E. Charniak, C. Hendrickson, N. Jacobson, and M. 

Perkowitz, “Equations for Part-of-Speech Tagging,11 

Proc, of National Conf, on Artificial Intelligence 

(AAAI-93), pp. 784-789, 1993.

[6] E. Charniak, G. Carroll, J. Adcock, A. Cassandra, Y. 

Gotoh, J. Katz, M. Littman and J. McCann, “Taggers 

for parsers," Technical Report, CS-94-06, Dept, of Com

puter Science Brown University, 1994.

[7] K. W. Church, “A Stochastic Parts Program and Noun 

Phrase Parser for Unrestricted Text," Proceedings of 

Appli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ustin, Texas, 

1988.

[8] Carl G. de Marcken, "Parsing the LOB Corpus/* Pro

ceedings of the 1990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p 243-259, 1990

[9] G. F. Foster, Statistical Lexical Disambiguation, Mas- 

ter!s thesis, McGill Univ. School of Computer Science, 

Montreal, Canada, 1991.

[10] Frank K. Soong and Eng-Fong Huang, “A Tree-Trellis 

Based Fast Search for Finding the N Best Sentence Hy

potheses in Continuous Speech Recogniti。" IEEE In

ternational Conference on Acoustic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pp. 546-549, 1991.

[II] L. R. Rabiner, “A Tutorial on Hidden Markov Models 

and Selected Application in Speech Recognition,n Proc, 

of the IEEE, Vol. 77, no. 2, pp. 257-286, Feb. 1989.

[1 이 Rohini K. Srihari and Charlotte M. Baltus, Combin

ing Statistical and Syntactic Methods in Recognizing 

Handwritten Sentences," Fall Symposium Series, Prob

abilistic Approaches to NL, AAAI, pp. 121-127, 1992.

[13] R. Weischedel, R. Scewartz, J. Ralmucci, M. Meteer 

and L. Rawshaw, “Coping with Ambiguity and Un

known Words through Probabilistic Models,Compu

tational Linguistics, Vol. 19, No. 2, pp. 359-382, 1993.

-1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