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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

50개의 담화단독 문장과 연속발성 문장을 대상으로 문 

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에서의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운율특징을 조사하였다.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각 어절에서의 마지막 음절의 음향변수에 대 
한 첫 음절의 음향변수의 비율을 얻은 뒤 이를 대상으 

로 하여 평균값과 분포를 구하였다. 지속시간의 경우 
두 스타일 간에 주목할 만한 큰 차이점은 없었으나 담 

화 연속 문장의 문두에서 화자의 조음시간 프로그래밍 

이 약간 조화롭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Fo는 마지막 

어절 부분의 비율값이 두 스타일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운율자질(prosodic fbaturey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에너지는 Fo와 유사한 분포 

경향을 보인다. 문미 어절의 마지막 음절이 첫음절의 

약 85% 정도의 힘으로 발성됨을 알 수 있고 담화 연속 
발화의 마지막 어절에서 단독 발화문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조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 머리말

본 논문의 목적은 자연음에 가까운 합성음을 구현하 

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한국어의 운율구조를 담화구조와 
연관시켜 그 상관관계룰 밝히는데 있다[2, 8, 9].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담화문법을 일반적인 
문장에 적용하여 발성했을 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운율현상을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부분에 국한 
하여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에서의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운율양상 

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어절에서의 마지막 음절의 음향변수에 대한 첫 음절 

의 음향변수의 비율을 구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먼저 한국어의 기본 문형을 15가지로 

설정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의 담화(discourse)롤 

구성하였다. 그 담화를 단독으로 발화한 자료 50 문장 
과 문단(paragraph) 단위로 연속해서 발화한 자료 50문 

장이 본 연구에서의 실험자료가 된다 .

담화는 'discourse，를 옮긴 말로 화자나 청자가 전달하 

려는 의미와 의도를 언어를 통해 문맥 속에서 나타내는 

동적인(dynamic) 과정의 연속 발화체이다[7]. 본래는 말 

에 의한 퉁보의 뚯이었으나 글에 의한 퉁보에 까지 쓰 

이고 있다. 글에 외한 통보로는 텍스트(text)가 있는데 

이것 역시 글뿐 아니라 말에까지 넓게 쓰이고 있다. 담 
화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담화 분석의 문법은 문 단 

위 문법의 연장에서 적절한 문법 개념을 도입한다. 주 

요 담화 문법에는 화행(speech act)과 화계(speech level), 

주제 (topic)와 초점 (fbcus), 생략(ellips司과 조웅(anaphora), 

전제(presupposition)와 함축(implicate) 따위가 있다[6].

2. 실험

2.1 실 험 자 료

일차적으로 서술용언이 취하는 보충어(complement)의 

수와 문법적 관계를 일차적 기준으로 두고 한국어의 기 
본문형을 15가지의 단문으로 설정하였다. 15개의 기본 

문형에 의해 50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이야기(담 

화)를 만들었는데 문장단위로 단독 발화한 것과 문단 

(paragraph) 단위로 연속해서 발화한 것 두가지로 나누 

어 자료로 삼았다. 담화문은 조사 교체, 어순 변경, 조 

옹(ai쓰pbom) 둥의 문법적 장치룰 이용하여 기본문형에 

서 변형시켰다[5]. 담화로 구성된 50개의 문장은 다음 

과 같다.

영회와 석호네 집온 한 동네에 있었다. 그 동네의 숲 

에서는 산새가 즐겁게 지저귀었다. 그리고, 오솔길가 

에는 들꽃이 피어 있었다. 영회가 이사은 후 얼마되지 
않아서, 석호와 영회는 친구가 되었다. 영회는 아주 상 

냥하고, 석호는 대단히 친절했다.영회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다. 그런데, 석호는 여동생이 세 명 있다. 영 

회는 음악을 좋아한다. 그리고, 독서는 석호의 취미이 

다. 석호와 영희는 서로 많이 비숫했다.

어느 날, 영회가 석호에게 소설책 한 권을 선물했다. 

추리소설이었다. 석호는 날이 새는 즐도 모르고 그 책 
을 열심히 斜었다. 그 소설은 무더운 여름밤을 서눌하 

게 식혀 주었다. 그 다음날, 석호는 영회에게 그 소설 

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는 영회에게도 그 

녀가 좋아하는 음악CD。주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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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그 윰악을 들었다. 석호에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 
는 말올 전했다. 그 후 영회는 그것을 자신이 가장 아 
끼는 것으로 삼았다. 그리고 석호도 영회가 준 소설을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여겼다.
영회와 철수의 학교에서 수학온 김선생님이 가르치신 

다. 김선생님은 매우 엄격하시다. 수학은 영회에게 가 
장 어려운 과목이다. 영회의 소원 중에 하나가 수확을 

잘하는 것이었다. 영회는 석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후 석호는 영회의 집으로 와서 영회와 합께 수학읉 공 

부했다. 드디어 기말시험에서 영회외 소원이 이루어졌 
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석호는 페인트로 집담장을 칠해 

야만 했다. 영회는 그■ 돕느라고 온몸에 페인트 가루 

를 뒤집어썼다. 이 모습읋 보고 석호는 유쾌하게 웃었 

다.

며칠 후에 영회네 집의 문이 잠겼다. 그래서 영희는 

석호네 집으로 달려갔다. 영회는 석호에게 도움을 기 

대했다. 그러나, 석호는 그 사이에 심부름 때문에 밖 

에 나가• 있었다. 이 때문에 영회는 어떻게 문을 열 것 
인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무서웠다. 그 때 저기서 석호가 영회네 

집쭉으로 다가왔다. 결국 문은 열렸다. 영회는 석호가 

매우 고마웠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석호는 영회에게 이사간다는 섭섭 

한 소식을 전했다. 영회는 석호에게 선물로 준 모자를 

씌웠다. 그 모자를 쓴 석호는 아주 멋있었다. 다음날 

석호는 트럭에 이삿짐을 실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떠났다. 영회와 석호는 서로 헤어지는 것이 매우 섭섭 
했다. 그 동안 자주 다루기는 했지만, 매번 곧 영회는 

석호와 화해했다. 석호가 그리울 때면 영희는 시내물 

위에 종이배튤 띄웠다. 또, 석호와 편지룔 교환했다. 

영희와 석호는 항상 서로譽 좋온 친구로 여겼다.

2.2 피실험자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20대 
남자 3명을 피실험자로 택하여 녹음한 후 가장 안정된 

발성을 보인 1인의 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3 녹음

3명의 피실험자들에게 독립발화 50개, 연속발화 50개 

의 문장을 세 번씩 낭독시켰다. 충남대학교 음성/음향 

실험실에서 AKG D190E 마이크룰 이용하여 SONY의 

TCD-D8 DAT에 녹음하였다. 음성 녹음시 믹서를 이용 

하여 두 채널 중 하나로 래링고그래프를 통해 성대 진 
동 신호를 직접 입력하였다.

2.4 분석방법

분석은 한국전자롱신연구원의 음성언어연구실에 있는 

sim workstation울 이용하여 디지털화했으며 사용한 음성 
분석프로그램은 ESPS/wave아이다(16kHz sampling, 16 bit 

resolution). 입력된 모든 문장은 자동 레이블링(labeling) 

을 거쳐 손으로 수정을 했고 기본주파수값은 모음부분 

의 전체 프레임 값을 평균내어 구했다. 에너지는 음절 

의 세 부분을 측정해 평균값을 냈다.

3. 결과분석

연속적으로 담화문을 발성하는 경우, 문장의 첫 어 

절과 마지막 어절, 그리고 각 어절에서의 첫 음절과 마 
지막 음절외 운율양상이 단독으로 발성한 문장의 그것 

과 다르리라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낭독체 문장에서 첫어절과 마지막 어절 

이 보이는 운율특징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첫어절 

을 발성할 때는 충분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소위，발화 
외 힘(fbrceofarticulation)이 실려서 나오게 되며 마지막 

어절은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몇 개의 어절 

이 묶여서 조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들어간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연구에서도 이러 

한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의 주된 목표는 담화의 맥락으로 구성된 

문장을, 문장단독으로 발성했을 떼, 그리고 똑같은 내 

용의 문장들을 몇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연속적으로 발 

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운율패턴에서의 차이점을 구 
해보는 것이다. 단독으로 발화했든 연속해서 조음헸든, 

언급한 낭독체 문장에서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나타날 

것인데, 각각의 특징들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읽을 

수 있다면 나름대로의，운율자질(prosodic 曲turm)，로 기 
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담화단독발화와 연 

속 발화 각각에서, 문장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 각각의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간의 음향변수의 비율 값을 내보 
았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음절의 음향변수에 대한 첫 
음절의 음향변수값의 비율이다(마지막 음절의 음향변수 

/첫 음절의 음향변수). 지속시간과 Fo, 그리고 에너지 

각각에 대해서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돗수 

분포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속시간

지속시간의 경우 첫 어절이든 마지막 어절이든 비율 
값이 거의 2 부근에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각 

어절의 마지막 음절의 장음화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다. 

평균값만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는 문장 첫 어절 즉 문 

두의 경우, 담화연속발화의 비율 값이 조금 높게 나타 

나며 표준편차의 값도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최 

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분포영역(range)도 더 큼을 알 

수 있다(표 1). 두 비율값 사이에 의미있는 롱계적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dU40,7.827, p=0.4123; pcO.05).

문장 마지막 어절에서는, 문미 위치인 까닭에 비율 
값이 2를 넘어서 나타나며(마지막 음절의 지속시간이 

첫 음절의 지속시간보다 2배 이상이 됨을 의미) 단독발 

화와 연속발화 모두 표준편차의 값이 0.5 정도에 머무 

르는 안정된 경향을 나타낸다.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영역도 그리 넓지 않다(표 1). 여기에서도 단독발화와 

연속발화 사이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dM47, 

t=-1.485, p=0.1441; p<0.05).

문장 첫 어절의 경우, 단독발화와 연속발화의 비율 

값은 그 분포에 있어서 그리 큰 차이를 관찰할 수 없다 

(표 2). 마지막 어절의 경우는 분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담화연속발화의 비율 값이 단독발화에 비해 

조금 더 수치가 높은 영역에서 조밀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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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담화단독/연속 문장외 문두/문미에서의 마지막 음절에 
대한 첫음절의 지속시간값 비율(f/i)외평균, 표준편차, 처소, 

최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

Stat.\style 단독-문두 연속-문두 단독-문미 연속-문미

Mean 1.86 1.949 2.033 2.093

s.d. 1.497 1.718 0.599 0.497

max 6.85 8.32 5.04 4.14

min 0.5 0.39 1.19 1.23

〈표 2> 담화 단독/연속문장의 문두에서의 마지막 음절에 대한 

첫음절의 지속시간 비율값 도수분포(coun颁equency)___________

Bar From To Count Percent

단둑-문두 2 0.71 1.12 19 46.341(mode)

3 1.12 1.53 5 12.195

연속-문두 2 0.71 1.12 19 46.341(mode)

3 1.12 1.53 4 9.756

4 1.53 1.94 4 9.756

〈표 3> 담화 단독/연속문장의 문미에서의 마지막 음절에 대한 

첫음절의 지속시간 비율값 도수분포(©otELjfrequcncy)

Bar From To Count Percent

단독-문두 3

4

5

6

현조二豆투… §
4

5

6

.12
,53
.94
.35
/12
.53
.94
.35

1
1
1
 2
1
 
1
1
2

.53

.94

.35

.76
J53
.94
.35
.76 

L
 
L

"

L

 L

12.5

33.3(mode)

37.5

12.5
*6.25...........

39.583(mode)

22.917

27.083

Fo

F。외 경우, 첫 어절에서는 비율 값이 1 근처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마지막 어절에서는 0.7과 0.8 부근에서 
조밀하다.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주파수 값이 지속 

시간과 달리 그리 큰 폭의 차이롤 보이지 않기 때문이 

다.
평균값만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는 문두의 경우, 담화 

단독발화의 비율 값이 조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분포영역은 문미에 비해서 상 

당히 넓게 나타난디 (0.82-0.88, 표 4). 두 비율 값 사 
이에 의미 있는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d仁40, 

t=-0.308, p=0.76; p<0.05).

평서문의 마지막 어절에서는 하강 억양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단독이나 연속발화 모 
두 첫 음절의 값이 더 높은 수치를 가지기 마련이다. 

평균값으로 따져보면 마지막 음절의 기본주파수는 첫 

음절의 기본주파수의 약 75% 정도로 발성되었다. 단독 

발화와 연속발화 모두 표준편차의 값에서 상당히 안정 

된 경향을 나타낸다.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영역도 

좁다(0.35-0.41, 표 4). 단독발화와 연속발화 사이에 롱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f=47, t=2.362, 

p=0.0224; p<0.05).

문장 첫 어절의 경우, 단독발화와 연속발화의 비율 

값욘 그 분포에 있어서 그리 큰 차이는 관찰할 수 없으 

나(표 5) 차이를 지적하자면 단독으로 발성된 경우, 좀 

더 넓은 영역에 산포되는 경향을 띤다는 것이다. 대개 

어두에서 F。는 심리적 강조의 효과와 관련되어 다양한 

높낮이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지

막 어절의 경우는 분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담 

화연속발화의 비율값이 단독발화에 비해 수치가 낮은 

영역에서 조밀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담화 연속발화의 마지막 어절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발성되었으며 특히 마지막 음절(주로 종결의 
다，)의 F。값이 단독발화에 비해 낮게 조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담화단독/연촉 문장의 문두/문미에서외 마지막 음절에 
대한 첫음절외 F。비율값(f/i)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Stat\style ! 단둑-문두 연속-문두 단둑-문미 연속-문미

Mean ；1.108 1.103 0.756 0.734

s.d. ! 0.159
0.181 0.094 0.079

max
! 1.33 1.35 0.92 0.88

min ；0.51 0.47 0.57 0.47

〈표 5> 담화 단독/연속문장의 문두에서의 마지막 음절에 대한 

첫음절의 Fo 비율값 도수분포(count项equcncy)

Bar From To Count Percent

단둑-문두 12 0.95 1 4 9.756

13 1 1.05 3 7.317

14 1.05 1.1 6 14.634

15 1.1 1.15 4 9.756

16 1.15 1.2 4 9.756

17 1.2 1.25 10 24.39(mode)

18 1.25 1.3 5 12.195

연속■문두 1.1 1.15 9 21.951(mode)

1.15 1.2 9 7.317

1.2 1.25 8 19.512

1.25 L3 5 12.195

<표 6> 담화 단독/연속문장의 문미에서의 마지막 음절에 대한 

첫음절외 Fo 비율값 도수분포(©ountjfrcquency)

Bar From To Count Percent

단둑-문두 7 0.7 0.75 9 18.75

8 0,75 0.8 6 12.5

9 0.8 0.85 12 25(node)

10 0.85 0.9 8 16.667

연속■문두 6 0.65 0.7 8 16.667

7 0.7 0.75 8 16.667

8 0.75 0.8 19 39.583(mode)

9 0.8 0.85 7 14.583

에너지

에너지의 경우 분포의 경향이 F。와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당연한 결과이다. 첫 어절에서는 비율 값이 1 

근처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마지막 어절에서는 0.85 부 

근에 믈려 있다. 평균값만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는 문 

두의 경우, 담화단독발화의 비율 값이 조금 높게 나타 

나며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분포영역은 문미와 별로 

다를 바 없다(문두:0.47-0.45, 문미:0.66-0.4, 표 7). 

두 비율값 사이에 의미있는 롱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df=40, t=1.697, p=0.0975; p<0.05).

문장 마지막 어절에서는, 발화생산의 힘이 감소하여 

에너지외 점진적 하강(declination)을 예상할 수 있고 이 

는 억양외 하강현상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마지막 음 

절의 기본주파수가 첫 음절의 기본주파수의 약 75% 정 

도였듯이 에너지는 약 85% 정도의 힘으로 발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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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발화와 연속발화 모두 표준편차의 값에서 상당히 

안정된 경향을 나타내는데, 단독으로 읽었올 때 최대값 

과 최소값 사이의 영역이 연속의 경우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다（0.66）. 또한 연속문에 비해 표준편차의값도 
크게 나타난다（표 7）. 담화연속문의 경우 문미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발화되었옴을 알 수 있다. 단독발화 

와 연속발화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 

되 지 않았다（d仁47, t=2.362, p=0.0224; p<0.05）.

문장 첫 어절의 경우, 단독발화와 연속발화의 비율 

값은 그 분포에 있어서 그리 큰 차이를 관찰할 수 없다 
（표 8）. 마지막 어절의 경우는 분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담화연속발화의 비율값이 ［0.85F.9］, 단독발 

화가 ［0.8-0.85］에서 춰빈값（mode）을 나타내고 있다 

（표 9）. 담화 연속발화의 마지막 어절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성되었으며 븍히 마지막 음절 （주로 종결의 
다，）의 에너지값이 단독발화에 비해 강하게 조음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표 7> 담화단득/연속 문장의 문두/문미에서의 마지막 음절에 

대한 첫음절의 에너지 비율값（f/i）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style : 단독-문두 연속-문두 단독-문미 연속-문미

Mean :1.082 1.068 0.871 0.885

s.d. :0.126 0.12 0.106 0.088

max '1.3 1.27 1.14 1.13

min ，0.83 0.82 0.48 0.73

〈표 8> 담화 단독/연속문장의 문두에서외 마지막 음절에 대한

Bar From To Count Percent

단독-문두 12 0.95 1 11 26.829(mode)

13 1 1.05 7 17.073

16 1.15 1.2 6 14.634

17 1.2 1.25 4 12.195

연속-문두 12 0.95 1 11 26.829(mode)

13 1 1.05 5 12.195

16 1.15 1.2 6 14.634

17 1.2 1.25 5 12.195

〈표 9> 담화 단독/연속문장의 문미에서의 마지막 음절에 대한 

첫음절외 energy 비율값 도수분포（count_frequency）

Bar From To Count Percent

단독-문두 8 0.75 0.8 5 10.417

9 0.8 0.85 15 31.25(mode)

10 0.85 0.9 9 18.75

11 0.9 0.95 5 10.417

12 0.95 1 6 12.5

연속-문두 8 0.75 0.8 5 10.417

9 0.8 0.85 11 22.917

10 0.85 0.9 13 27.083(mode)

11 0.9 0.95 9 18.75

4. 토의

표 1에서 3율 통해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에 
서의 어말 장음화경향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담화 

연속문장의 경우 단독 문장에 비해 마지막 어절에서 어 
말장음화의 경향이 약간 높은 비율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미의 발화속도가 문두에 비해 안정적임 

을 알려주고 있고, 연속해서 발화했든 단독으로 읽었든, 

그 지속시간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표 4에서 6을 통해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 

발성에서의 높낮이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유추헤 

낼 수 있다. 단독이나 연속 둘 다 마지막 어절은 하강 

피치를 이용하여 발화되었고 특히 담화연속문장에서는 

단독 문장에 비해 마지막 어절의 마지막 음절이 더욱 

낮게 조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어절부분에서 

담화단독 문장과 연속문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통해서도 더욱 뒷받침되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파악된 비율값은 소위 '운율자질 

（proso&JeaMure）'로 사용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문두에서는 발화의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첫음절도 

마지막 음절도 높은 기본주파수를 유지하기 마련이다. 

평균값으로는 단독으로 읽었을 경우가 약간 높게 나타 

났지만 통계적 의의는 없다. 정리하자면 문미의 억양은 

문두에 비해 낮은 피치로 그리고 담화연속문장에서는 
더욱 낮은 기본주파수 값으로 발화되었다고 할 수 있 

다.
표 7에서 9를 봉해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 

발성에서의 에너지 배분의 패턴을 대략 알 수 있다. 단 
독이나 연속 둘 다 마지막 어절에서의 에너지 하강국면 

을 보여준다. 담화연속문장에서는 단독 문장에 비해 마 

지막 어절의 마지막 음절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성되 

었으며 특히 마지막 음절（주로 종결의다，）의 에너지 
값이 단독발화에 비해 강하게 조음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문두에서는 발화의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첫 음절도 

마지막 음절도 높은 에너지값을 유지했다. 평균값으로 
는 단독으로 읽었을 경우가 약간 강하게 나타났지만 통 

계적 의의는 없다. 결과적으로 문미의 에너지값은 문두 
에 비해 약하게 그리고 담화 연속문장에서는 단독문장 

에 비해 조금 강한 값으로 발화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 

다.

문미 마지막 음절의 에너지는 첫 음절에 비해 약 

85% 정도의 힘으로 발성되었는데 단독발화와 연속발화 

모두 안정된 발화패턴을 보인다. 특히 담화연속문의 문 
미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발화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낭독 시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예상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머리 속에 발화의 시간구조와 에 

너지 배분 둥이 프로그래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철재［3］은 동일한 문장을 대화체와 낭독체 두가지 

방식으로 녹음하여 그 차이를 조사한 것인데, 지속시간 

의 경우 대화체문장은 낭독체에 비해 약 10% 정도 발화 

속도롤 빨리 하였으며, 경계음절（boundarysyllable）은 경 

계앞음절（pemultim皿te syllable）보다 약 2.3배（데화체）와 

1.8배（낭독체） 더 길게 발화되었다. 문장 끝 음절은 직 

전 음절에 비해 약 1.7배 더 길었다（대화체/낭독체 둘 

다）.
본 연구의 지속시간 부분에서 문두 부분은 마지막 

음절의 길이가 첫 음절외 길이에 비해 담화 단독문은 

약 1.86배, 연속문은 약 1.95배로 나타났으며 문미 부 
분은 단독문에서 약 2.03배, 연속문에서 2.09배로 귀결 

되었다. 성철재［3］은 경계음절 자체에 대한 경계앞음절 

의 길이 비율을 측정했기 때문에 본 실험과 상호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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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그 결과를 비교해보기는 어려우나, 어말 장음화 
정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참고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 

데 의의를 두겠다[11, 12, 13].

5. 맺음말

지금까지 담화문법을 일반적인 문장에 적용하여 발성 

했을 떼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운율현상을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부분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에서의 첫 음 

절과 마지막 음절의 운율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각 어절 

에서의 마지막 음절의 음향변수에 대한 첫 음절의 음향 

변수의 비율을 구하고 이를 통해 평균값과 분포에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지속시간의 경우, 두 스타일 간에 주목할 

만한 큰 차이점은 없었으나 담화 연속 문장의 문두에서 

화자의 조음시간 프로그래밍이 약간 조화롭지 못함이 

관찰되었다.
Fo는 전반적인 하강현상을 보인 것은 기존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며 문미 부분에서 문두와 비교해 상당히 

안정적인 패턴을 나타냈다. 마지막 어절 부분의 비율값 

이 담화 단독 발화와 연속 발화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운율자질'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에너지는 Fo와 유사한 분포 경향을 보인다. 문미 어 
절의 마지막 음절이 첫음절의 약 85% 정도의 힘으로 

발성됨을 알 수 있고 담화 연속발화의 마지막 어절에서 

단독 발화문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조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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