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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ng, Yun Ki. 2012. 10. 30. A Study on Constructing Complex Sentences for 
Korean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 -Focused on the Co-occurrence of 
Connective Endings according to Sentence Ending-. Bilingual Research 50, 
295-327. In this paper, the communicative functions of sentence ending and the 
co-occurrence of connective endings in academic writing are presented. The 
linguistic forms of 6 communicative functions such as ‘expressing possibility’, 
‘declaring’, ‘guessing’, ‘expressing situation’, ‘suggesting’, ‘expressing tendency’ 
used in academic writing are provided. And the meaning and correlation of the 
first connective ending and the second connective ending are indicated according 
to the communicative functions. 18 kinds of the communicative functions of 
sentence ending and the co-occurrence of connective endings are suggested. It 
comes out that some co-occurrence of connective endings are used regardless of 
the communicative functions of sentence ending, the others are not. To enhance 
the ability to write the complex sentences of Korean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 the general co-occurrence of sentence endings should be presented. And 
then, the exceptional co-occurrence of sentence endings and the correlation of 
communicative functions should be known to learners in order to let them 
understand the peculiarity of the complex sentences. Above all, it is most 
important that teachers let learners understand of communicative functions of 
sentence ending and the co-occurrence of connective endings according to the 

* 이 논문은 2011년도 11월에 숭실 학교에서 개최된 이 언어학회 창립 30주
년 기념 국제학술 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깁고 다듬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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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연구는 학이나 학원에서 학문목 의 쓰기를 해야 하는 외국

인 학습자들이 복합문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두 개의 연결표 과 한 개의 

종결표 이 쓰인 복합문을 분석한다. 분석 과정에서 각 연결표 1)은 

표 의미를 심으로 범주화하고, 종결표 의 의사소통기능은 학술  

쓰기라는 특정한 담화를 고려하여 규정한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이유에서 출발한다. 학문목 의 한국어학습자들은 

연결표  개별 형태의 의미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을 긴 문장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학이나 학원에서 복잡한 

텍스트를 읽어내고,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써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

결표 들을 제 로 이용해서 써 내지 못한다. 연결표 은 사건과 사건, 

상황과 상황 사이의 계를 문장으로 옮길 때 필수 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구이다. 연결표 을 히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신이 표 하고자 하는 바를 제 로 문장으로 옮겨 내지 못한다. 

한편, 학문목 의 외국인 학습자들은 학에서 요구하는 논증 인 

쓰기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문장의 종결표 을 통해 실 되는 특정한 

의사소통기능에 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신이 써야 할 의 성격에 부합

1) 연결표 에는 연결어미뿐만 아니라 ‘-기 때문에’, ‘-임에도 불구하고’ 등의 복

합형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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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문장을 양산하고 있다. 논리 인 에 포함되어야 할 의 

의도, 목 , 논리  근거의 제시, 상황 제시, 논리  추론, 결과에 한 

측, 가능성 진단, 단정  진술 등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종결표 의 기

능2)을 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계로, 학습자들은 내용의 성을 

떠나 언어형식 인 측면에서 제 로 된 학술  쓰기를 어려워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학문목 의 쓰기에서 요구

하는 논리 이고 체계 인 을 쓰는 데 도움이 될 복합문 구성의 기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학술논문에서 추출해 낸 문장을 분석하여 종결

표 의 의사소통기능에 따른 연결표 의 공기 계를 제시하고자 한다.3)

연결표 에 한 한국어교육의 연구를 보면, 인과(최문석(2004), 권미

미(2008), 안주호(2008), 김지혜(2009), 김호정․강남욱(2010)), 순차(김은

경(2006), 이은경(2007), 구민정(2008), 노미연(2011), 이수연(2011)), 양보

(서희정․홍윤기(2010), 권수정(2010)), 조건(임지아(2009)), 배경(이지

(1998), 손재은(2007), 박성옥(2010), 이소 (2011)), 결과(이은희(2006)), 

환(오경숙(2011)), 동시(이은희(2009))처럼 통사  제약이나 의미, 그리

고 유사 의미를 가진 형태와의 비교, 오류 분석 논의가 주를 이룬다. 

한편, 한국어교육에서 종결표 의 의사소통기능을 논의한 연구에는 

조 용(2007), 강 화(2007), 강 화 · 홍혜란(2010), 방성원(2011), 류수

(2010), 홍윤기(2012) 등이 있다. 조 용(2007)은 한국어 교재의 기능 

교수요목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며, 강 화 · 홍혜란(2010)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화행 기능에 한 인식을 연구한 것이다. 강 화(2007)에서는 

2) 강 화(2007:4)에서도 담화에서의 화행기능이 주로 종결어미에 의해 수행된다

고 밝히고 있다. 
3) 이 연구는 ‘A’라는 의사소통기능을 담고 있는 종결표 은 ‘연결표 a + 연결

표 b’와 같은 공기 계와 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B’라는 의사소통기능을 

담고 있는 종결표 은 ‘연결표 c + 연결표 d’와 같은 공기 계와 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 분석에서는 종결표 이 다르더라도 연결표 의 공기

계가 ‘A-a+b’, ‘B-c+b’, ‘A-a+d’, ‘B-c+d’처럼 첩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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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화행’을 상으로 한국어교재에 나타나는 67개의 종결표 을 

상으로 의사소통기능을 분류하 다. 종결표 의 의사소통기능을 넓은 범

에서 논의한 연구로는 방성원(2011)이 있다. 방성원(2011)에서는 한국

어교재 3종 이상에서 출 하는 71개의 종결표 이 화문에서 어떤 의

사소통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 다.4) 학술논문과 같은 학술  쓰

기의 실제 자료를 상으로 종결표 의 의사소통기능을 다룬 논의는 류

수 (2010), 홍윤기(2012)가 있는데, 종결표 와 연결표 의 공기 계를 

학문목  학습자의 학술  쓰기와 연계해 연구하 으나, 의사소통기능

을 가진 종결표 의 일부를 상으로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연결표  개별 형태와 의미에 한 연구 성과를 토

로, 연결표 의 공기 계에 을 둔다. 더불어 의사소통기능에 한 

연구를 참고하되, 학술논문에서 드러나는 종결표 의 의사소통기능을 설

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5) 이를 묶어 종결표 의 의사소통기능과 연결

표 의 공기 계가 련성이 있음을 살피고 학문목 의 한국어 학습자

들이 참고할 만한 복합문 구성을 구체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4) 이 연구들은 주로 한국어교재에 나와 있는 화문을 상으로 기능을 분석하

고, 효과 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심을 두고 있다. 화문을 

심으로 의사소통기능을 교육하고, 의사소통기능을 심으로 교재를 편찬하는 

것은 한국어문법 교육에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일상 화를 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학문목  학습자의 쓰기에 그 로 용하기는 어렵다. 
5) 종결표 의 의사소통기능은 강 화(2007)과 방성원(2011)에서 제시한 한국어

의 의사소통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학술  쓰기에서 용 가능한 기능을 

채택하 고, 학술논문을 상으로 한 기 자료 분석을 통해 학술  쓰기에

서 주로 쓰이는 기능을 추출하 다. 아울러 서희정(2009)에서 면 하게 논의

하고 있는 복합형식의 종결표 의 의사소통기능  학술  쓰기에 합한 

것을 도입하 다. 기능의 명명과 련하여 국립국어원(2005)의 문법항목에 

한 해설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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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기능 언어 형식 

가능성 표 하기 -(으)ㄹ 수 있다/없다

단언하여 표 하기
-어야 하다/되다, -(으)ㄴ 것이다, -(으)ㄴ 것이 요하다, 
-(으)ㄹ 뿐이다, -(으)ㄹ 수밖에 없다, -(으)ㄴ 것이 
필요하다, -기 마련이다

추측하여 표 하기
-(으)ㄹ 것이다, -어야 할 것이다, -로 보이다, -로 보다, 
-(으)ㄴ/ㄹ 듯하다, -(으)ㄴ/ㄹ 것 같다, -라 하겠다, 
-듯하다, -어도 되겠다

상황 표 하기
-고 있다, -어 있다, -어 가다/오다, -어 주다, -(으)ㄴ 
셈이다, -어 나가다, -어 두다

제시하여 표 하기 -고자 하다, -와 같다, -기로 하다, -려 하다

2. 학술  쓰기에 나타나는 의사소통기능과 공기 계 

이 연구에서는 학술  쓰기의 종결표 과 연결표 의 공기 계를 

분석하기 해 200편의 학술논문6)에서 뽑은 5,562개의 복합문을 분석하

다. 그 에서 ‘가능성 표 하기, 단언하여 표 하기, 추측하여 표 하

기, 상황 표 하기, 제시하여 표 하기, 경향(성) 표 하기’의 여섯 기능

에 한 공기 계의 구체  들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

을 논의하고자 한다.7) 이 연구에서 논의할 종결표 의 의사소통기능과 

언어 형식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종결표 의 의사소통기능과 언어 형식

6)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출간된 한국어교육 련 학회 논문집, 학술 회 발표 

자료집에 실린 것이다. 
7) 이 연구를 한 기  분석 과정에서 12개의 의사소통기능을 분석하 으나, 

지면상 12개 모두를 다룰 수는 없었다. 6개의 기능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공

기 양상의 차이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출 횟수가 가장 

많은, 간 수 의, 그리고 비교  은 것을 - ‘가능’ 765회, ‘단언’ 567회, 
‘추측’ 506회, ‘상황’ 388회, ‘제시’ 239회, ‘경향(성)’ 124회 -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하다고 단하 다.



300  이 언어학 제50호(2012)

경향(성) 표 하기
-기 어렵다, -을 보이다, -(으)ㄴ 경우가/도 있/많다, -(으)ㄴ 
경우이다, -기 쉽다/쉽지 않다, -기 힘들다, -을 보여주다 

종결표 의 
의사소통 

기능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가능성 
표 하기

단언하여 
표 하기

추측하여 
표 하기

상황 
표 하기

제시하여 
표 하기

경향(성) 
표 하기

후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가정】+
 유사 이유   
 립 방법   
 배경 조건

결과 립 
목  방법 
비교 선택 
유사 이유 
배경 정도 
조건 
기 부정

목  첨가 
유사 배경 
의문 이유 
결과 부정 
방법 립 

정 조건

립 상 
방법 배경 
유사 이유 
조건 
기 부정

이유 유사 
립 배경 

조건 결과
인용 배경 
의문 비교 

환 목
상 선택

유사 방법
선택 유사
이유 
기 부정 

【유사(동등)
계】9)+

 이유 조건   
 결과 동시   
 유사 방법

가정 강조 
결과 립 
동시 방법 
선택 유사 
이유 인용 
배경 조건
기 부정

첨가 결과 
유사 선택 
동시 부정 
방법 의문 
이유 정

가정 결과 
상 동시 

목  방법 
배경 이유 
정도 조건 
첨가

결과 동시 
립 목  

유사 배경
가정 이유 
의문 선택 
조건 부정

결과 유사 
동시 상 
순차 의문
이유 방법 
목  조건

부정 이유
조건

<표 1>의 종결표 들이 특정한 의사소통기능을 가지고 문장에 쓰 을 

때, 연결표 과의 공기 양상을 분석한 결과, 선행 연결표 의 의미 범주

가 동일하더라도 종결표 에 따라서 후행 연결표 에 쓰이는 의미 범주

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8) 

<표 2> 연결표 의 공기 계와 의사소통기능의 계

8) <표 2>의 왼쪽 칸의 표시는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를 【**】으로 표시하

고, ‘+’ 에 후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를 보인 것이다. 두 번째 칸부터 일

곱 번째 칸에서 로 표시된 의미범주는 여섯 개의 의사소통기능에 모두, 
굵게 표시된 것은 다섯 개의 의사소통기능에, 이탤릭체로 표시된 것은 네 개

의 의사소통기능에 공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9) 장경희(1995)에서 제시한 ‘-고, -(으)며’의 의미를 받아들여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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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유사 이유 
 조건 상 
 선택 결과
 립 배경

가정 결과
립 상

목  방법
부정 선택
순차 유사
이유 인용
배경 정도
조건
기 부정 

순차 의문
유사 배경
선택 이유
결과 조건
강조 상
방법 첨가 

립

결과 상
목  선택
유사 이유 
조건 정

방법 이유
배경 동시 
유사 비교

상 립
선택 조건

선택 립
첨가 유사
가정 배경

상 이유
조건

가정 결과
유사 이유
조건 단

【 립】+
 이유 조건
 방법 유사

가정 립
상 동시

목  방법
부정 비교
유사 이유
조건

순차 목
가정 첨가
이유 부정
조건 방법

상
기 부정

립 방법
비교 유사
이유 조건

이유 동시 
유사 선택
비교 방법

유사 배경
이유 목
조건 동시

가정 선택 
의문 이유
조건

【조건】+ 
 이유 립
 유사 선택
 배경

결과 립
상 방법

선택  순차
유사 이유
배경 첨가

의문 이유
부정 배경
선택 상

립 첨가
결과 유사
동시 조건

결과 립
상 목  

방법 부정 
선택 순차 
유사 이유
첨가 
기 부정

유사 동시
립 이유

배경 비교
배경

립 목
선택 유사
이유

【배경】+
 이유 방법 
 가정 조건
 유사 

가정 목
방법 비교
유사 이유 
조건 첨가 
기 부정

방법 상
유사 목
결과 이유 
조건

가정 방법
선택 유사
이유 조건

방법 가정
이유 조건
동시 부정
유사 
기 부정

방법 의문
이유 조건
가정

가정 강조
립 이유

【선택】+
 가정

가정 동시
상 선택

이유 조건

결과 가정
유사 방법
목  이유

가정 조건
목  이유

상 립
방법

가정 상

【 상】+ 
 조건 유사

결과 배경
비교 선택
유사 이유
조건

방법 립
조건

선택 유사
조건 정

유사 배경
가정 부정
이유 방법

환 동시
립

유사 선택
립 비교

방법 목
조건

목  순차

【방법】+
 이유 유사
 가정 선택
 립 

가정 결과
립 배경

선택 유사
이유 조건
첨가

유사 이유
결과 가정
첨가 동시

상 부정
선택 비교
의문 립

가정 결과
립 부정

유사 이유
조건

이유 립
결과 배경
유사 선택
가정 방법
첨가 순차

상
기 부정

유사 이유
가정 동시

상 립

배경 선택
이유

【첨가】+
 이유 방법
 유사 

결과 유사
이유

결과 방법
유사 조건
순차 이유

정

방법 이유
조건

유사 방법
이유 상

유사 방법
이유

결과 방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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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이유 유사

가정 방법
유사 이유
조건 첨가 

결과 유사
방법 의문
이유 목
기 부정 

가정 방법
유사 이유

립 유사
이유 목
결과

이유 유사 이유

【목 】+
 유사 이유
 립 배경

가정 결과
립 배경

선택 유사 
이유 
기 부정

유사 이유
의문 립
동시 상
방법 부정
순차

립 상
배경 유사
이유 첨가

유사 이유
립 배경

결과 상

유사 동시
상 방법

이유 조건
의문

배경

【순차】+
유사 이유 

동시 부정
배경 유사
조건

유사 의문
조건 이유

방법 유사
이유 조건

유사 이유
목  유사
이유

목

【비교】+
 이유

가정 립
방법 배경
유사 이유 
조건 첨가

정

결과 동시
이유 목
방법 상

가정 유사
이유

방법 유사
선택 첨가
인용

이유 조건

【기 부정】
10) + 이유

목  방법
부정 선택
이유

유사 목
배경 가정

상 이유 
방법 조건
부정

상 목
이유 조건

이유 유사
가정 비교

방법 유사
이유 조건

【결과】+
 유사

목  유사
정 

조건 동시
유사 방법

립 이유

유사 이유
조건

이유 동시
립 유사

유사 립

【동시】+
 유사 이유
 상

가정 유사
이유 조건
기 부정

결과 유사
부정 립

가정 결과
상 목

배경 유사

상 이유
결과 유사
방법 배경

결과 유사
이유 상

상 이유

【의문】+ 상 유사
방법 유사
목  의문
조건

선행 연결표 이 ‘가정’11)의 의미를 담고 있는 ‘-(으)ㄹ 때, -(을)ㄹ 경

우, -(으)ㄴ 경우’가 쓰인 경우, ‘상황 표 하기’(이하 ‘상황’)는 ‘이유, 유

사, 립, 배경, 조건, 결과, 인용, 배경, 의문, 비교, 환, 목 , 상, 선

택’ 등의 14개 후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와 공기한다.12) ‘가능성 표 하

10) 서희정 · 홍윤기(2010)에서 ‘양보’를 신해 사용한 개념이다. 
11) 연결어미의 의미는 선후 문장의 의미와 통사 계에 의해 여러 의미로 해

석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표 인 의미 하나를 제시하 으며, 이는 목정수 

· 유 조(2007:293~294)에서도 취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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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하 ‘가능성’)와 ‘단언하여 표 하기’(이하 ‘단언’)는 12개 의미 범주

와 공기한다. ‘추측하여 표 하기’(이하 ‘추측’)는 8개와 공기하고 ‘경향

(성) 표 하기’(이하 ‘경향’)는 4개 의미 범주와만 공기한다. ‘제시하여 

표 하기’(이하 ‘제시’)는 ‘유사, 방법’과만 공기한다. ‘유사(동등) 계’의 

‘-고, -(으)며’가 선행할 경우, ‘가능성’의 경우 ‘선택, 조건, 유사, 이유, 

환, 가정, 결과, 강조, 기 부정, 인용, 방법, 립, 동시’ 등 13개 의미 

범주와 공기한다. ‘이유(원인)’의 ‘-여, -기 때문에, -(으)므로, -로 인해’ 

등이 쓰인 경우, ‘가능성’의 후행 연결표 에 ‘부정, 선택, 결과, 유사, 이

유, 목 , 정도, 순차, 환, 인용, 기  부정, 가정 조건, 상, 방법, 

립’ 등 16개 의미 범주가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13) 

‘ 립’의 ‘-지만, -(으)나, -는 한편’ 등이 선행할 경우, ‘가능(성)’이 후

행 연결표 에 ‘유사, 이유, 목 , 립, 가정, 조건, 동시, 상, 방법, 비

교, 부정’ 등의 11개와 공기한다.14) ‘조건’의 ‘-(으)면, -다면, -이라면, -려

면, -자면’ 등이 쓰인 경우, ‘단언’은 ‘의문, 이유, 부정, 배경, 선택, 상, 

립, 첨가, 결과, 유사, 동시, 조건’ 등의 13개 의미범주와 공기한다.15) 

‘배경’의 ‘-는데/은데’ 등이 선행할 경우, ‘가능성’이 9개의 의미 범주와 

공기한다. ‘유사, 목 , 기  부정, 가정, 첨가, 조건, 이유, 방법, 비교’ 등

이다.16) ‘선택’의 ‘-거나, -든지’ 등이 쓰인 경우, ‘가능성’이 ‘선택, 이유, 

가정, 조건, 동시, 상’ 등 6개와 공기한다.17) ‘ 상’의 ‘-에 해’ 등이 

12) 이하 문에서 로 공기 계를 형성하는 연결표 과 종결표 을 표시하

고, 문 뒤 호에는 각각의 의미와 의사소통기능을 표시하 다. 
13) ‘단언’은 13개, ‘상황’은 10개, ‘제시’는 9개, ‘추측’은 8개, ‘경향(성)’은 6개

와 공기한다. 
14) ‘단언’은 10개, ‘상황’, ‘제시’, ‘추측’은 6개, ‘경향(성)’은 5개와 공기한다.
15) ‘추측’은 12개, ‘가능(성)’은 10개, ‘상황’은 6개, ‘경향(성)’은 5개, ‘제시’는 1

개와 공기한다.
16) ‘상황’이 8개, ‘단언’은 7개, ‘추측’은 6개, ‘제시’는 5개, ‘경향(성)’은 4개와 

공기한다. 
17) ‘단언’은 6개, ‘상황’은 5개, ‘추측’과 ‘경향(성)’은 2개와 공기한다. ‘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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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하고 종결표 이 ‘상황’일 때, 후행 연결표 의 의미로 ‘유사, 배경, 

가정, 부정, 이유, 방법, 환, 동시, 립’의 9개가 쓰일 수 있다.18) 

‘방법’의 ‘-을/를 통해, -을 이용해’ 등이 실 될 경우, ‘단언’은 12개의 

의미와 공기하는데, ‘유사, 이유, 결과, 가정, 첨가, 동시, 상, 부정, 선

택, 비교, 의문, 립’ 등이다.19) ‘첨가’의 ‘-(으)ㄹ 뿐만 아니라, -은 물론

이고, -을 비롯해’ 등이 선행하면, ‘단언’은 ‘결과, 방법, 유사, 조건, 순차, 

이유, 정’의 7개와 공기한다.20) ‘부정’의 ‘-이/가 아니라, -지 않고’ 등

이 쓰일 경우, ‘단언’은 ‘결과, 유사, 방법, 의문, 이유, 기  부정, 목 ’

의 7개와 공기한다.21) ‘목 ’의 ‘-기 해, -고자, -을/를 해’ 등이 선행

할 경우, ‘단언’이 ‘유사, 이유, 의문, 립, 동시, 상, 방법, 부정, 순차’ 

등의 9개 의미범주와 공기한다.22) 

‘순차’의 ‘-(으)ㄴ 후에, -기 에’ 등이 쓰인 경우, ‘가능성’이 5개의 

의미범주와 공기한다.23) ‘비교’의 ‘-에 비해, -기보다, -와 달리, -와 같이, 

-듯이’ 등이 선행할 경우, ‘가능성’이 9개와 공기하는데, ‘첨가, 유사, 가

정, 이유, 정, 립, 방법, 배경, 조건’ 등이다.24) ‘기  부정’의 ‘-더라

도, -아/어/여도, -에도 불구하고, -(으)ㄹ지라도’ 등이 선행할 경우, ‘단

선행 연결표 에 ‘선택’의 연결표 이 쓰이지 않았다. 
18) ‘제시’와 ‘가능성’이 7개, ‘추측’은 4개, ‘단언’은 3개, ‘경향(성)’은 2개와 공

기한다. 
19) ‘상황’은 12개, ‘가능성’은 9개, ‘추측’은 7개, ‘제시’는 ‘6개, ‘경향(성)’은 3개

와 공기한다. 
20) ‘상황’은 4개와 공기한다. 나머지는 각각 3개의 후행 의미 범주와 공기한다. 
21) ‘가능성’은 6개, ‘상황’은 5개, ‘추측’은 4개, ‘제시’는 2개, ‘경향(성)’은 1개와

만 공기한다.
22) ‘가능’이 8개, ‘제시’가 7개, ‘상황’과 ‘추측’은 6개, ‘경향(성)’은 1개와 공기

한다.
23) ‘추측’과 ‘단언’은 4개, ‘제시’는 3개, ‘상황’은 2개, ‘경향(성)’은 ‘목 ’ 1개와 

공기한다.
24) ‘단언’이 6개, ‘상황’이 5개, ‘추측’은 3개, ‘경향(성)’은 2개와 공기한다. ‘제

시’는 선행 연결표 에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표  형태가 쓰이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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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 ‘유사, 목 , 배경, 가정, 상, 이유, 방법, 조건, 부정’ 등 9개와 공

기한다.25) ‘결과’의 ‘-게, -도록’ 등이 쓰일 경우, ‘단언’은 ‘조건, 동시, 유

사, 방법, 립, 이유’의 6개와 공기한다.26) ‘동시’의 ‘-와 더불어, -와 함

께, -(으)면서’ 등이 선행할 경우, ‘추측’이 ‘결과, 배경, 유사, 가정, 상, 

목 ’의 6개와 공기한다.27) ‘의문’을 나타내는 ‘-는/인지’ 등이 선행할 경

우, ‘제시’가 방법, 유사, 목 , 의문, 조건’와, ‘가능’이 ‘유사, 상’과 공

기하고, 다른 의사소통기능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3. 학술  쓰기의 복합문 구성 양상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문목 의 쓰기에서 주로 활용

되는 복합문의 구체 인 실  양상을 제시하도록 한다.28) <표 2>를 보

면, 연결표 의 공기 계는 의사소통기능에 상 없이 공통으로 실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정한 의사소통기능에서만 실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연구의 자료를 교육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의사소통기능 체에 걸

쳐서 두루 쓰이는 공기 계와 그 지 않은 공기 계를 학문목  학습자

에게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할 것이다. 를 들어, ‘가정-유사’의 

공기 계는 의사소통기능에 상 없이 실 된다. ‘가정-목 ’의 공기 계

는 ‘가능성’, ‘단언’, ‘상황’의 의사소통기능에서만 실 된다. 이러한 공기

계의 차이를 를 통해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그 쓰임을 정확히 인지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감을 활용해 교육하고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학문목 의 쓰기에서 활용하는 의사소통기능과 그와 련

된 복합문 구성의 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5) ‘가능’이 5개, ‘추측’, ‘상황’은 4개, ‘제시’, ‘경향(성)’은 2개와 공기한다.
26) ‘상황’은 4개, ‘가능성’, ‘추측’은 3개, ‘제시’는 2개와 공기한다. ‘경향(성)’은 

선행 연결표 에 ‘결과’의 의미 범주를 나타내는 형태가 쓰이지 않는다. 
27) ‘상황’은 6개, ‘가능성’은 5개, ‘단언, 제시’는 4개, ‘경향’은 2개와 공기한다.
28) 복합문의 문은 홍윤기(2012ㄱ,ㄴ)을 참고하고 일부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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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가정’ 

6개의 의사소통기능에 두루 쓰이는 ‘가정-유사’를 학습자들이 먼  이

해하고29) 감을 통해 연습하는 것이 좋다. 

(1) ㄱ. 이러한 단 들은 한 수요나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설치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에도 기존의 여러 과들과 연구 단 들

을 히 결합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정–유사–추측)

ㄴ. 다음 [그림 3]과 같이 연구 범 를 제한할 때 논의의 방향을 일

부 수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 상을 다시 제시하고자 한다. (가

정–유사–제시) 

5개 기능에 쓰이는 ‘가정-이유’, 4개의 기능에서 실 되는 ‘가정- 립’ 

등을 제시함으로써 의사소통기능에 따른 복합문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ㄱ. 발음 진단 결과를 기록하는 경우 교사마다 기록 방법이 달라서 

교정이 체계 으로 이 지기 어렵다. (가정–이유–경향(성)) 

ㄴ. 두 명사가 결합할 때 일본어는 ‘N1の N2’ 구성으로만 실 되지

만 한국어는 ‘N1의 N2’ 구성, ‘N1(의) N2’ 구성, ‘N1 N2’ 구성

으로 실 될 수 있다. (가정– 립 - 가능)

한편, ‘상황’과 ‘가능성’의 기능에만 쓰이는 ‘가정-비교’, ‘단언’에만 쓰

이는 ‘가정-부정’을 통해 특정 기능에 따른 공기 계를 학습할 수 있다. 

(3) ㄱ. <표3>은 담화 장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는 3인칭 명사구를 

조사류로 받을 때, 다른 조사류에 비해 무조사가 월등히 많이 

29) 지면상 공기 계의 양상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들을 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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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비교–상황)

ㄴ. 문화 교육을 제할 경우 문화 교육이 문화 지식의 달을 목표

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는 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부정–단언)

3.2.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유사(동등) 계’ 

6개 의사소통기능에서 쓰이는 ‘유사(동등)-이유’를 먼  연습한다. 

(4) ㄱ. 통사  합성어는 사 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일본어와 동일

한 양상을 보이지도 않으므로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곤란할 수

밖에 없다. (유사–이유–단언)

5개의 기능과 련된 ‘유사(동등)-조건’, 4개의 기능과 련된 ‘유사(동

등)-유사(동등)’, ‘유사(동등)-방법’ 등을 통해 각각의 차이 을 악한다. 

(5) ㄱ. 로젝트 수업을 무엇이라 여겼으며 실제로 어떤 작업을 했는

지 살펴 본다면 그 구성 원리를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

–조건–추측)

ㄴ. 그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학(시) 교육에 내장된 풍부한 가능

성은 매우 제한 으로만 인식되었고, 극단 인 경우 ‘한국문학

을 공하려는 극소수의 학습자를 제외하면 아무런 실제 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다. (유사–

조건–경향(성))

ㄷ. 자는 주로 한국 언어와 문학 심으로 교육과정을 가지며, 후

자는 한국 역사, 정치, 경제, 문화를 심으로 하고 한국어 능력

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사–유

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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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본 연구에서는 국인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배양을 한 모형

을 제시하고, 그 용 가능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유사–방법–제시)

ㅁ. 이를 자신의 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토론을 통해서 의견

을 정리할 수 있다. (유사–방법–가능성)

3.3.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이유(원인)’ 

6개의 의사소통기능에서 쓰이는 ‘이유-유사’, ‘이유-이유’ 등을 우선

으로 확인한다.

(6) ㄱ. 병렬코퍼스는 각 언어별 코퍼스 일과 정렬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많은 코퍼스 일이 필요하며, 산작업에 익숙하

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일이 많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유–유사–가능성)

ㄴ. 학습자의 능력을 끌어올려 훌륭한 일본어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목표도 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이유–유사–추측)

ㄷ. 교수자는 학습자의 상태를 늘 검하여서 자신의 교수법을 반

성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유–유사–단언)

ㄹ.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는 부끄럽거나 무뚝뚝한 성격으로 인해, 

는 당한 한국어 표 을 몰라서 칭찬에 반응 없이 가만히 있

는 경우가 많다. (이유–이유–경향(성))

그리고 4개의 기능과 련 있는 ‘이유- 립’ 등을 연습한다.

(7) ㄱ. 그러나 한국 사 , 한국 문화원, 여행사 등 정치, 사회, 문화, 

과 련된 역에서의 통역도 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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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역을 고루 다루되 경  

텍스트에 좀더 많은 비 을 두는 방향으로 텍스트를 선정하고 

있다. (이유– 립–상황)

ㄴ. 본 연구에서는 , , 고 의 3단계를 세분화하여 6단계로 하

되, 각 단계를 독립 인 단계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유– 립

–제시)

3.4.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 립’ 

6개 의사소통기능에 모두 련된 ‘ 립-이유’의 공기 계를 확인한다. 

(8) ㄱ. 선정된 항목의 수가 기존의 연구자들이 선정한 항목의 수보다

는 작지만, 각각의 내용을 더 구체 인 의사소통 활동으로 세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 활동의 양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이다. ( 립–이유–추측)

ㄴ. 일본어에서는 ‘の’가 실 될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의’가 실

될 수 없으므로 (12)는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 립–

이유–단언)

ㄷ. 두 언어 혹은 다언어 사 이 있기는 하나 시각 자료를 극 으

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므로, 여기에서는 어 

학습자 사 과 마찬가지로 표제항목과 뜻풀이가 한 언어로 되

어 있는 단일어 사 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 립–이유–제

시)

다음으로, 4개의 기능에서 공기하는 ‘ 립-유사’, ‘ 립-방법’의 계를 

악하고, 기능별로 다른 양상을 이해한다.

(9) ㄱ. 물론 학습자의 언어권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나 교수․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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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도 꾸 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한 연구의 내용은 거의 

조 분석이나 오류 분석에 치 되었고 언어권별 교수․학습은 

개 일본, 국이나 어권 출신 학습자를 한 일부의 로그

램에 국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립–유사–가능성)

ㄴ. 60주 과정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한국어학부의 교육 기간은 편입 시험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다. ( 립–방법–상황)

마지막으로, ‘경향(성)’의 기능에서만 쓰이는 ‘ 립-의문’을 확인하고 

특정한 공기 계를 인지한다. 

(10) ㄱ. 이와 같은 설명은 속 어미 ‘-어서/아서’가 ‘-었/았-’을 허용하

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히 하고 있지만 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추론하기가 힘들다. ( 립–의문–경향(성))

3.5.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조건’ 

6개의 기능에 모두 쓰이는 공기 계가 없으므로 5개의 기능에 쓰이는 

‘조건-유사’, ‘조건- 립’, ‘조건-이유’의 공기 계를 이해한다. 

(11) ㄱ. 각 단계에서 무엇을 으로 가르칠 것인지와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분명하게 제시되면 효과 인 교수 ·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며, 아울러, 교재를 구성할 때에도 각 단계별 교육과정 목

표에 근거를 둔 체계 인 단원 구성이 될 수 있다. (조건–유사

–가능성)

ㄴ. 일이 많아지게 되면 역 일을 찾기도 어려워지며 정렬정

보를 가진 일을 연결시키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조건–유

사–경향(성))



학문목  학습자를 한 복합문 구성 방안 연구  311

ㄷ. 모국어 화자라면 구나 (1가)는 자연스러운 담화이지만, (1나)

와 같은 문장 연속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할 것이다. (조건

– 립–추측)

ㄹ. 작품을 제 로 선정만 한다면 의 경우도 문학교재를 이용

하여서 흥미로운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건–이유–상황)

5개의 기능과 련이 있는 ‘조건-선택’, ‘조건-배경’의 공기 계의 

를 확인하고, 이를 감을 활용해 연습한다. 

(12) ㄱ. 한국어 교육의 성격과 목표가 정해지면, 이에 따라 가르치거나 

배워야 할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조건–선택–단언)

ㄴ.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앞 

장에서 언 한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구체 인 논의는 3장

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조건– 배경–제시)

3.6.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배경’ 

6개의 기능에 두루 쓰이는 ‘배경-이유’의 공기 계를 먼  이해한다. 

(13) ㄱ. 화자의 발화가 진행되는 논의에 직 으로 련이 없음을 나

타내는 표 인데 이는 진행되는 논의에 한 자신의 구체 인 

견해를 나타내므로 논쟁을 하게 구성하는 데 하나의 요소

가 될 수 있다. (배경–이유–가능성)

ㄴ. 부분의 한국어 교육기 에서 교안이 교사용 지침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안이 외부로 공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사의 자율  

단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배경–이유–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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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아울러 강승혜는(2003)는 한국어교육 내용의 하  주제를 모두 

8개로 나 었는데, 본고에서는 9개 하 주제에 다시 화/드라

마(시청각분야)와 통번역분야 그리고 역사분야를 추가시켜 모두 

11개의 하  주제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배경–이유–제

시)

그리고 4개의 기능과 련된 ‘배경-조건’, ‘배경-유사’의 공기 계의 

를 확인하고 연습한다. 

(14) ㄱ. ‘궁 ’은 [군 ]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이 이 방

언권에 있는 학습자들이 범하는 간언어  특징이라면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배경–조건–추측)

ㄴ. 국어에서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상, 즉 무조사에 한 심은 

주시경(1910)의 ‘속뜻’에 한 언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이후로 국어학사에서는 이 상을 ‘격조사의 생략( 는 비실 )’

으로 보고 어떠한 환경에서 격조사가 생략되는가를 밝히는 데

에 주로 이 맞추어져 왔다. (배경–유사–상황)

마지막으로 ‘단언’의 기능에서만 실 되는 ‘배경-결과’를 이해한다. 

(15) ㄱ. 이 단계에서는 분석력, 기억력, 달력이 필요한데 교사는 학생

들이 각자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

다. (배경–결과–단언)

3.7.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선택’ 

‘선택’의 연결표 이 쓰인 경우, 개별 기능에 따른 공기 계를 이해하

도록 한다. ‘선택-이유’, ‘선택- 상’은 3개의 기능과 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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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ㄱ. 한국어의 의미의 폭이 국어보다 크거나 치 불가능한 경우

가 부분이어서 오류를 래할 수 있다. (선택–이유–가능성)

ㄴ. 많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뒷받침 방식을 사용할  모르거나 일

상생활과 한 개인  경험에 해서 을 쓰는 경우가 많다. 

(선택– 상–경향(성))

‘선택-조건’은 ‘가능성’, ‘추측’의 기능과 련 있고, ‘선택-결과’는 ‘단

언’, ‘선택- 립’은 ‘상황’의 기능에서만 쓰이므로, 구분하여 이해한다. 

(17) ㄱ. 동료 학습자가 통역을 하지 못하거나 는 통역이 잘못되었을 

경우 다른 학습자들이 통역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선택–조

건–추측)

ㄴ. 사실 실제 교수-학습에서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교수-학습 내

용이 배정되어 있지 않거나 제 로 다루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택–결과–단언)

ㄷ. 그리고 한국문화 범주 안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거나 한국

어 범주 안에서 한국 문화 교육이 실시되지만, 요르단 학교에

서는 한국어 교육 안에서 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 (선택– 립

–상황)

3.8.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 상’ 

4개 기능에 쓰이는 ‘ 상-유사’, ‘ 상-조건’을 먼  이해하도록 한다.

(18) ㄱ. 따라서 정부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재외동포 모국교육 지

원 사업에 해 좀 더 많은 심을 가지고 꾸 한 지원을 할 것

이다. ( 상–유사–가능성)

ㄴ. 이 과정에서 결과물에 해 동료들이나 교사로부터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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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이들과 결과물을 공유해 나간다. ( 상–유사–상황)

3개의 기능과 련된 ‘ 상- 립’, ‘ 상-조건’의 공기 계를 악한다.

(19) ㄱ. 구어체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음운 변동 상에 해서는 

학습자들이 듣고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교육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 에서는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한다. ( 상– 립

–제시) 

ㄴ. 이 표 에 해 충분히 연습을 했을 수도 있지만 학습자의 숙

달도 검을 해 자료를 비해야 한다. ( 상– 립–단언)

ㄷ. 어떤 학습자들은 단어의 뜻에 해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면 그것이 쓰이는 맥락에서 그 뜻을 알아내려고 할 것이다. (

상–조건–추측)

그리고 ‘경향’의 기능에만 쓰이는 ‘ 상-순차’의 공기 계를 확인한다. 

(20) ㄱ. 이 표 에 해 정 인 의미를 가진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

의 두 가지 상황을 측한 후 연습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 

( 상–순차–경향(성))

3.9.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방법’ 

6개 의사소통기능에 모두 쓰이는 ‘방법-이유’의 공기 계를 연습한다. 

(21) ㄱ. 불어에서 완료( 상)와 미완료(지속상)의 립이 ‘복합과거’와 

‘반과거’를 통해 명확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불어권 화자들

은 한국어 시제 체계에서 ‘과거선어말 어미’가 ‘완료’뿐만 아니

라 ‘미완료’를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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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방법–이유–가능성)

ㄴ. 담화 능력이란 오랜 기간을 통해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 축 된 

화용  정보에 의해 표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국의 

문화가 투 된 경우가 많다. (방법–이유–경향(성))

ㄷ. 교사의 경력에 따라서 내용  교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방법–이유–상황)

더불어 5개 기능에 쓰이는 ‘방법-유사’의 공기 계를 악한다. 

(22) ㄱ. 이러한 학제간 력을 통해 인  학문은 한국어 교육학이 성장

하는 토양을 만들고 자양분을 공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방법–유사–단언)

ㄴ. 어교육 분야의 학술지( 어교육, TESOL Quarterly, The 

Journal of Asia TEFL)에 실린 연구논문들에 한 분석을 통해 

세계 인 큰 흐름이 한국의 연구방법론  연구 성향과 어떠한 

측면에서 다른지 비교 분석해 보고 바람직한 연구의 망을 제

시하고자 한다. (방법–유사–제시)

ㄷ.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나타내는 발음 오류, 

특히 억양의 오류가 어떤 유형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이

러한 오류 유형의 원인이 학습자 모국어의 간섭 때문이라는 것

을 다시 한번 객 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유사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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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첨가’ 

6개의 기능에 모두 쓰인 ‘첨가-이유’의 공기 계를 이해한다. 

(23) ㄱ. 교수요목은 교재 편찬의 기본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한 구체 인 모습까지 제시해주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담당자들에게 더 필요하게 여겨졌을 수 있

다. (첨가–이유–가능성)

ㄴ. 학습자들은 인 계를 형성하는 데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터

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방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첨가–이유–

추측)

ㄷ.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끼게 할 뿐만 아

니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학습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첨가–이유–경향)

ㄹ. 문화 교육을 확 하는 것은 교육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효용성도 크기 때문에 교육 장에서 이 을 충분히 반

해야 한다. (첨가–이유–단언)

ㅁ. 문화  요소를 일부 반 한 교재가 활용될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을 면에 내세운 교재들도 있기 때문에 문화 교육의 가치

는 이미 한국어교육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첨가–이유

–상황)

ㅂ. 두 언어는 어순이 다를 뿐만 아니라 문법 범주도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논의한 것과는 다른 에서 논의를 진행

하고자 한다. (첨가–이유–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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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부정’ 

6개 의사소통기능에 모두 쓰이는 ‘부정-이유’의 공기 계를 연습한다. 

(24) ㄱ. 실제, 말하기는 암기에 의한 용 인 표 의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기억을 통해 학습된 내용을 사용, 용하는 활동이므로, 

말하기 활동 에 듣기와 읽기 활동이 선행될 수 있다. (부정–

이유–가능성)

ㄴ. 이에 비해 학원생들은 수업에 있어서 한국어가 그 게 필요

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교수가 어로 설명을 해 주어서 크게 

문제 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정–이유–경향

(성))

ㄷ. 한국 정부는 동에 하여 오로지 원유도입에만 심을 둘 것

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 한국인들의 문화, 한국민의 가장 고

유한 것들을 동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진정한 문명 간의 력

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부정–이유–단언)

ㄹ. 문어체와 구어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어려서부터 부모

로부터 들은 시골 방언이 그들이 언어  사고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상 인 어휘들을 학습하고 용  표 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정–이유–상황)

ㅁ. 어휘는 개별 단어로만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구 형태로 학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부정–이

유–제시)

그리고 ‘추측’과 ‘가능성’의 기능에서만 쓰이는 ‘부정-가정’의 공기

계를 제시하여 특정 기능에서의 공기 계를 이해한다. 

(25) ㄱ. 사실 실제 교수-학습에서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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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할 경우 이

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가정–

추측)

3.12.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목 ’ 

5개의 기능에서 나타나는 ‘목 -유사’ 등의 공기 계와 4개의 기능에 

쓰인 ‘목 - 립’, ‘목 -배경’ 등의 공기 계를 확인한다. 

(26) ㄱ.  세계 각국은 21세기를 맞아 국가 생존을 해 치열한 경제 

쟁을 치르고 있으며 그 배경에 교육, 문화 쟁도 벌어지고 

있다. (목 –유사–상황)

ㄴ. 실질 으로 학부 과정에 교과목을 개설하기 해서 가장 먼  

수강 인원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이를 외사항

으로 두는 듯하다. (목 – 립–추측)

ㄷ. 따라서 국외에서는 좋은 통역사를 구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에 한 요성을 아직까지 실감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목 – 립–단언)

ㄹ. 규칙을 체득하게 하기 해서 체계 인 연습 자료가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에 유의하여 자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목

–배경–경향(성))

그리고 ‘제시’와 ‘단언’의 기능에서만 실 되는 ‘목 -방법’의 공기

계와 ‘가능성’에서만 실 되는 ‘목 -가정’의 공기 계를 제시하여 특정 

기능에 따른 공기 계를 구분하여 이해한다. 

(27) ㄱ. 이를 해 {-음}+{-이}, {-음}+{-을}과 호응하는 상 문 서술어

를 자료Ⅰ을 통하여 통계 으로 분류하려고 한다. (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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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ㄴ. 향상도를 보기 해서 단계의 결과와 비교를 해야 할 경우 

일목요연하게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도 단 으로 들 수 

있다. (목 –가정–가능성)

3.13.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순차’ 

5개의 기능에 쓰이는 ‘순차-유사’의 공기 계를 먼  연습한다. 

(28) ㄱ. 이는 쓰기의 결과에 도달하기 에 토론을 통한 력 과정 속에

서 학생 상호간에 많은 도 을  수 있으며 더욱 활발한 사고, 

작문 과정으로 유도할 수 있다. (순차–유사–가능성)

ㄴ. 실제 교재를 제작하기 에 실험 단계를 두어 직  사용해 보고 

수정하여 책을 내는 것이다. (순차–유사–단언)

ㄷ. 인터넷 등으로 한국의 문화를 한 후 학생들은 두 나라의 문화

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고 어떤 이 유사한지를 잘 알고 있다. 

(순차–유사–상황)

ㄹ. 문화 교육의 일반 목표를 설정한 후에 단계별 목표를 정하고 학

습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순차

–유사–제시)

그리고 ‘가능’, ‘단언’, ‘추측’ 기능에 쓰이는 ‘순차-조건’과 ‘제시’, ‘경

향(성)’ 기능에 쓰이는 ‘순차-목 ’을 제시하고 차이를 이해하도록 한다. 

(29) ㄱ. 학생들은 작가와 표작에 해 배우고 나서 이 총체  설명을 

보게 되면 한국 문학의 흐름에 해서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순차–조건–추측)

ㄴ. 한편, 화문을 읽기 에 학생들이 발화 실수를 하는 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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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기 해 여러 차례 읽기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순

차–목 –경향(성))

3.14.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비교’ 

5개의 기능에 쓰이는 ‘비교-이유’의 공기 계를 먼  악한다. 

(30) ㄱ. 5에서 보듯이, 5.1의 연음 규칙의 경우 받침이 남아 있기 때문

에, 학습 부담이 을 것이다. (비교–이유–추측)

ㄴ. 양  연구는 모든 개인의 공유된 객  실체에 을 두고 있

는 데에 비해, 질  연구는 개인 인 상학  을 반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인으로서의 실체에 을 두는 경우가 

많다. (비교–이유–경향(성))

ㄷ. 그것은 한국어에서는 시간 부사어 뒤에 ‘의’가 필요하지 않은 

데 비해 일본어에서는 ‘の’를 사용하므로 한국어로 표 할 때도 

‘의’를 사용하는 것이다. (비교–이유–단언)

그리고 ‘가능성’, ‘상황’의 기능에 쓰이는 ‘비교-첨가’, ‘가능성’의 기능

에서만 쓰이는 ‘비교- 립’을 통해 한정된 공기 계를 이해한다.

(31) ㄱ. 백과사  학습자 사 은 기존의 언어 사 에 비해 설명이 자

세할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그림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비교–첨가–상황)

ㄴ. ‘이/가’의 사용비율이 다른 것에 비해 제일 높다는 은 田窪(다

쿠보, 1990)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

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비교– 립–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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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기  부정’ 

5개의 기능에 쓰이는 ‘기  부정-이유’를 먼  이해하고 연습한다. 

(32) ㄱ. 한 발음 오류의 교정은 일시 으로 오류가 교정되었다 하더

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쉽다. 

(기  부정–이유–경향(성)) 

그리고 3개의 기능에 쓰이는 ‘기  부정-방법’, ‘기  부정-조건’, ‘기

부정-유사’ 등의 공기 계를 보이고 공기 계의 차이를 악한다. 

(33) ㄱ. 한국어  문화 교육이라는 공통된 목 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

육이 이루어지는 장의 상황에 따라 목 이나 목표가 다를 수 

있다. (기  부정–방법–가능성)

ㄴ. 외국어의 경우에는 형태와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연습을 통해 실생활에서 쓰이는 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기  부정–방법–제시)

ㄷ. 외국어는 학습자가 목표어의 형태와 문법을 정확하게 배웠다 

하더라도 배운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사용지식을 습득하지 못하

면 원만한 의사소통에 실패할 것이다. (기  부정–조건–추측)

ㄹ. 만족할만한 발음 수 에 도달할 수는 없을지라도 항상 해당 발

음을 의식하고 교사가 제공해  자료를 토 로 연습을 해야 한

다. (기  부정–유사–단언)

ㅁ. 순수 실험 연구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윤리 인 문제를 수반

할 수 있는 제한 을 지니고 있으며 여러 실 인 문제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기  부정–유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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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결과’ 

4개의 기능에서 실 되는 ‘결과-유사’의 공기 계를 연습한다. 

(34) ㄱ. 네 가지 언어기능이 히 통합될 수 있도록 수업 자료를 구성

하며 강의 주제와 주제를 구성하는 요소들, 주제를 암시하는 단

어들, 교수의 개성 등 언어  요소와 비언어  요소(행동, 표정 

등)등을 히 이용할 수 있다. (결과– 유사–가능성)

ㄴ.  교재에서는 문법과 더불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능별 학습 활동을 강조하고 네 가지 기능이 골고루 학

습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결과–유사–제시)

다음으로, 2개의 기능에 쓰이는 ‘결과-조건’, ‘결과-동시’, ‘결과- 립’

의 공기 계를 확인하고, 기능별 차이 을 이해한다.

(35) ㄱ. 더욱이 발음을 잘하도록 입 모양, 의 치 등을 연습시키는 

방법을 택한다면 더 구체 인 연습이 될 것이다. (결과–조건–

추측)

ㄴ.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와 유

사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해당 표 을 설명해야 한다. (결과–동

시–단언)

ㄷ. 학습자들이 공 과정에 쉽게 응할 수 있도록 공별로 비 

학습을 해주어야 하지만 장의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요구

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 립–상황)

3.17.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동시’ 

5개의 기능과 련된 ‘동시-유사’의 공기 계와 4개의 기능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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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공기-이유’의 공기 계를 확인하고 연습한다. 

(36) ㄱ.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력할 수 있

는 제도 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유사–단언)

ㄴ.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잦은 변화와 합법화조치 등을 거치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감함으로써 그 수는 지속 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시–이유–경향(성))

ㄷ. 학의 외국인 쓰기 교육에서 문법 연습을 주로 하면서 정확

성에 치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은 다음과 같다. (동시–

이유–제시)

다음으로 ‘가능성’, ‘추측’ 기능에 쓰이는 ‘동시-가정’와 ‘상황’ 기능에

서만 쓰이는 ‘동시-방법’을 제시하여 복합문 구성의 차이를 이해한다.

(37) ㄱ. 이러한 거들은 의사소통의 숙달도를 평가하는 기 으로 작용

함과 동시에 교육과정 내용으로 선정된 의사소통 기능들을 조

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거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가정–

가능성)

ㄴ. 문장을 속도감 있게 읽으면서 교수자가 학습자 한 사람에게 꼭 

맞는 의미 있는 연습을 유도할 경우 학습이 히 이루어 질 

것이다. (동시–가정–추측)

ㄷ. 특히 최근에 언어 교육에서 어휘 학습의 비 이 높아지면서 어

휘 교육을 통해 언어와 문화 학습이 통합되는 새로운 학습 방

법이 요구되고 있다. (동시–방법–상황)

3.18. 선행 연결표 의 의미범주 ‘의문’ 

‘가능성’과 ‘제시’의 기능에서만 쓰이는 ‘의문-유사’의 공기 계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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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기능에서만 쓰이는 ‘의문-의문’의 공기 계를 연습한다. 

(38) ㄱ. 이 논문에서 소개한 학습과제와 수업이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

학습 결과와 어떤 계를 맺고 있는지 규명할 길이 없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의문–유사–가

능성)

ㄴ.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문법을 어떻게 기술하고 배열할지,  어

떻게 교육하는 것이 효율 일지 논의하고자 한다.(의문–의문–

제시)

4. 결론

이 연구는 학술  쓰기에서 주로 쓰이는 종결표 의 의사소통기능

과 연결표 들 간의 공기 계를 악하여 학문목 의 쓰기 교육에 활

용할 만한 문장 구성의 기  자료를 제시하 다.

학술  쓰기에 쓰이는 의사소통기능 에서 ‘가능성 표 하기, 단언

하여 표 하기, 추측하여 표 하기, 상황 표 하기, 제시하여 표 하기, 

경향(성) 표 하기’의 여섯 가지 기능을 추출하고 이 기능을 실 하는 언

어형식을 확인하 다. 더불어, 선행 연결표 과 후행 연결표 이 나타내

는 의미를 보이고, 이들의 공기 계를 의사소통기능별로 악하 다. 

종결표 의 의사소통기능과 연결표 들 간의 공기 계를 <표 2>를 통

해 제시하 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별 공기 계의 양상을 분석해 보 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을 1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이 나 과

정을 통해 연결표 의 특정한 공기 계는 종결표 의 의사소통기능에 

상 없이 두루 쓰이는 것이 있는 반면에, 특정한 의사소통기능에서만 실

되는 공기 계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문목 의 학습자가 본 자료를 통해 복합문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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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보편 인 공기 계를 먼  이해하고, 한 감을 활용해 

다양한 연습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특정한 공기 계와 특정한 의

사소통기능의 련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종결

표 의 의사소통기능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능별 차이에 따른 공기 계

를 연습하는 것이 요하다. 

이 연구는 연결표 의 공기 계를 다루면서 연결표 간의 층 와 의

미 계까지는 논의하지 못하 다. 이에 한 논의는 다음 연구를 기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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