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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 Sungeun, Kunghae Samawadee. 2016. 6. 30. A Study on Thai-Speaking 

Korean Learners’ Understanding about Korean Passive Based on Pragmatic 

strategies. Bilingual Research 63, 23-69. Korean passive has more pragmatic 

strategies than that of the Thai language. function of passive expressions, thus, 

have the effect of politeness since the speaker delivers his/her opinion indirectly. 

In this paper, I introduce how differently Thai-speaking Korean learners and native 

Korean speakers perceive pragmatic strategies in Korean passive. In order to do 

so, I compare the shares of passive and non-passive expressions in the language 

use of the two groups and analyze the difference in each pragmatic strategy. 

According to the study, Thai-speaking Korean learners used much fewer passive 

expressions, which means they are not aware of politeness that Korean passive 

carries. Also, among Thai-speaking Korean learners, even those who used passive 

expressions as well did not fully understand pragmatic strategies. In other words, 

most Thai-speaking Korean learners recognized passive expressions merely as 

situational description, not as a politeness mark, and attempted to replace passive 

expressions with other grammatical devices or to translate them into their first 

language. In many occasions, Thai-speaking Korean learners show the tendency of 

heavily depending on specific sentence patterns or merely choosing the honorific 

pre-final ending, ‘-si-.’ This tendency is highly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ir first 

language of the learners, which does not have pragmatic strategies in its passive 

expressions and conveys formality by adjusting tones or attitude, and by many 

Korean language textbooks which do not fully explain the pragmatic strategies of 

passive expressions.

* 제1 자: 김성은, 교신 자: 강해 사마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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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목

지 까지의 언어 교수에서 으로 다루어졌던 것은 어휘, 발음, 

문법 등의 교수-학습이었다. 특히 문법에 련해서는 부분의 제2언어 

교수에서 문법  오류가 없는 정확한 사용에 을 두고 행해져 왔다. 

그러나 Thomas(1983)(Locastro 2012: 119에서 재인용)는 언어  오류는 

단지 언어습득 단계에서 미숙한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지만, 사회·문화  

요인 등을 포함하는 화용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화자의 의도된 의미를 

제 로 해석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화용  오류는 의사소통 맥락에서 부

한 발화나 이해를 발시켜 비모어 화자가 무례하거나 불친 하다

는 개인  잘못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2언어를 배우

는 화자의 언어  오류보다 때로는 화용  오류가 훨씬 더 심각한 결과

를 래할 수 있다고 보며 화용 표 에 한 교육  가치를 드러내게 되

었다.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 국가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화용  오류는 공손성과 련된 것이 많다. 아무리 문법 으로 

완벽하더라도 한국인, 한국 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황에 

한 발화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의 두 문을 살펴보자. 

(1) 가. 어떻게 하다 보니 풀렸어요. 

나. 이거 제가 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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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의 문과 비교해 보면 (1가)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음으

로써 청자에게 화자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한 의도를 가

지고 피동문을 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 이해 (1996)은 피동

문의 기능을 ‘부담 이기’와 련하여 언 하면서 화자가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거나 상 방을 부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해 피동

표 을 사용한다고 한 바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신분, 지

, 연령 등의 힘이 등하지 않거나 서로 친숙하지 않을 경우, ‘겸손’의 

미덕이 작용하여 행 의 주체가 화자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

을 드러내지 않고 피동문을 사용하여 청자의 시 으로부터 자신을 숨겨

서 표 하고자 한다. 이처럼 피동 표 의 기능이 화자가 간 으로 의

견을 달하기 때문에 공손성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피동 표 의 화용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발화를 생산할 경우 

의사소통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이 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피동 표 이 한국어와 같은 공손성을 표 하는 화용  기

능을 가지지 않은 태국어 모어 화자들을 상으로 얼마나 한국어 피동 

표 의 공손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에 피동 표 의 화

용  기능을 세부 분류하고 그에 따른 태국인 한국어 ·고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지 까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피동에 한 연구로는 크게 

피동 교육 방안을 다룬 연구와 언어권별로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습득에 

한 연구로 나  수 있다. 교육 방안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어학에

서의 피동 표 에 한 논의를 한국어 교육에 용하여 형 인 문항을 

학습하고 피동사의 형태 의미 구문론  정보를 주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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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정수민, 2011; 황주하, 2011; 양정숙, 2013) 등)가 주를 이루고 있었

다. 한 조언어학  에서 국인 학습자나 일본인 학습자를 상

으로 하여 많이 나타나는 피동표 의 오류를 분석하고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인 한국어의 피동 표 의 차이 을 비교하여 명시 으로 가르쳐

야 한다는 논의(이효숙, 2004; 김진 , 2011; 사마와디, 2011; 곽옥, 2012 

등)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에 태국어권 학습자를 한 교육은 

사마와디(2011)가 있다. 사마와디(2011)는 한국어‧태국어 피동 표 의 

조 분석을 통해 두 언어의 공통 과 차이 을 발견하 다. 한 학습

자들의 과제물 통해 학습자의 피동문 구성에 있어 태국어와 한국어의 언

어간 이에 따른 오류가 많음을 밝혔고, 이와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

시하 다. 피동 습득에 한 연구로는 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한 정

수민(2011)과 일본인 학습자들 상으로 한 고기 (2015)가 있다. 정수민

(2011)에서는 문법성 단 테스트와 말하기 테스트를 사용한 실험을 통

해 과제 유형은 한국어 피동 표  습득의 숙달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밝혔다. 고기 (2015)는 한국어의 피동을 문법 , 의미 으로 분류하

고 이를 일본어와 조하여 일본인 한국어 ‧고  학습자의 한국어 피

동 습득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은 무 문법 인 에 치

우쳐 있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화용  

성에 한 교육  은 배제되어 있다는 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

다. 그러한 에서 이 진(2002), 김서형(2014)은 여겨 볼만 하다. 이

진(2002)에서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 까지 이루어진 문법 심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의미

에 을 두고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문법을 자연스럽게 습

득하게 하는 의미 심  교수 방안을 제시하 다. 한 교육 장에 

용할 수 있는 피동 표 에 한 기  연구로서 김서형(2014)도 주목할 

만하다. 김서형(2014)는 텔 비  드라마와 균형말뭉치에서 ‘-게 되다’의 

실제 용법을 조사하여 실제 사용 실태가 한국어 교육 장에 제 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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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이 두 연구는 학습자들의 실제 사용에 

심을 가지고 의사소통  에서 피동 표 에 근했다는 이 다른 

연구들과 차별되는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어 피동 표 에 한 연구가 주로 문법

에 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과 국인 학습자나 일본인 학습자에 한

정되어 있다는 이 한계 으로 지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

른 언어권 학습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한 이나 고 학습자의 고민은 문법  정확성보다 화용  

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하여 한국어 피동 

표 의 화용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피동 표 을 통한 화용  략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의 목 은 단순히 정보 달  교환에 의해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 계 강화의 목 도 가지고 있다. 특히 

화용론의 에서는 후자와 긴 한 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컨

, 다음의 문을 보자. 

2) 아직 요  납부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문 2)에서는 요  납부를 하지 않은 청자가 아니라 요  납부에 시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동 표 은 청자의 시 을 배제하고자 

하는 화자에 의해 의도 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청자는 문 2)의 ‘아직 

요  납부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와 같은 화자의 발화에서 ‘요 이 

미납되었다’는 명제  사실과 함께 ‘요 이 미납되었으니 빨리 요 을 

납부하라’는 간 인 요청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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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성은 청자, 즉 손님에 한 공손법(politeness)에 기인한다. 청자와의 

우호 인 계 유지에 실패한다면 화자는 자신이 의도했던 발화의 목

을 수행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Lakoff(1973), Leech(1983, 

2002)는 이러한 공손법의 원리가 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있어 보다 

완곡한 표 을 선택하여 청자가 안게 될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청자의 

자율  체면을 존 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 다. 이것은 Brown과 

Levinson(1987)의 '체면 유지 략(face-saving strategy)'이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보

편 인 상이며 언어  공손성은 타인과의 의사 소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체면  행 를 완화시키는 의도 이고 의례 인 언어 략으

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공손 표 은 청자가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여 주

고 청자가 자율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범 를 넓  으로써 

가능한 것이다(윤정화, 2014:63). 한국어의 피동 표 은 청자와의 계 유

지를 해 상 방에게 직 으로 말하기를 피하고 청자와 서로의 배경 

정보에 바탕을 두고 화자의 을 간 으로 돌려서 언 함으로써 언

어  공손(linguistic politeness)을 실 하기 한 하나의 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 (1996)에서는 한국어의 피동 표 이 청자의 부담을 이

는 략으로 사용된다고 하 다. 즉,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거나 청

자를 부정 으로 부각시키는 것으로 청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이기 

한 방법으로 화자는 자신을 행 의 부각시키지 않고자 하는데 이러한 

략에는 ‘ 가 어떠한 행 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사

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달하는 피동 표 이 사용된다고 하 다. 

3) 이 문제 해결 어.

4) 이 거울 왜 깨졌지?

문 3)은 피동 표 을 사용하여 문제가 해결 다는 상황을 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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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때 피동 표 은 문제를 해결한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역할을 한다. 피동 표 을 사용하여 화자는 자신의 행 를 자랑하

거나 부각시키지 않음으로써 상 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좋은 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Leech(1983:132)에서 제시한 

공손 원리1)의 하  격률  겸손의 격률(Modesty Maxim)로서 자신에 

한 칭찬을 최소화하라는 략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4)의 문에

서는 피동 표 을 사용하여 거울이 깨졌다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달하

고 있다. 이때 피동 표 은 가 거울을 깼는지에 해 언 을 회피하는 

략으로 상 방을 부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역할을 한다. 화자는 이

러한 략을 통해 화 상황에서 화자․청자 간의 갈등을 이고자 하

는 태도를 보여 다. Lakoff (1973)는 화 상황에서 화자․청자 간의 

의의 요성을 강조하고, 의를 지킴으로써 화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충돌이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 는데 문 8) 상황에서 

화자는 청자에 한 의를 지키기 해 직  언 을 회피하 다고 볼 

수 있다. 한 상 방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Leech(1983)의 화 요

령의 격률(Tact maxim)을 수하는 것이 된다. 

가. 화 요령의 격률(Tact Maxim)

   ㉠상 방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라

   ㉡상 방에게 이익을 최 화하라

나. 용의 격률(Generosity Maxim)

   ㉠자신에게 이익을 최소화하라.

   ㉡자신에게 부담을 최 화하라.

다. 칭찬의 격률(Approbation Maxim)

   ㉠상 방에게 비방을 최소화하라.

   ㉡상 방에게 칭찬을 최 화하라.

라. 겸손의 격률(Modesty Maxim)

   ㉠자신에 한 칭찬을 최소화하라.

   ㉡자신에 한 비방을 최 화하라.

마. 동의의 격률(Agreement Maxim)

   ㉠상 방과 자신간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라.

   ㉡상 방과 자신간의 일체감을 

최 화하라.

바. 공감의 격률(Sympathy Maxim)

   ㉠상 방과 자신간의 반감을 최

소화하라.

   ㉡상 방과 자신간의 공감을 최

화하라.

1) Leech(1983:132)에서 제시한 공손의 원리에 따른 6개의 하  격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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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1996)에서는 화자‧청자가 신분, 지 , 연령 등의 힘이 등하

지 않거나 화자‧청자가 서로 친숙하지 않을 경우 주 을 배제한 피동성 

표 으로 화 상 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자 함을 볼 수 있다고 하

다. 

5)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 5)의 ‘보이다’는 형 인 사 ‘-이-’에 의한 피동사로서 주어를 

피동자로 만듦으로써 화자의 능동 인 주 을 배제하고 있다. 이와 비슷

한 견해로 윤 애(2011)에서도 상 방을 배려하면서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신의 주장을 확정 으로 표 하면 자신과 상 방 간의 부담이 생

길 수 있기 때문에 피동 표 을 사용한다고 하여 이것은 공손성을 나타

내면서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기능이라고 정리하 다.

6) 지갑이 더 실용 이라고 생각돼요.

문 6)은 피동 표 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확정 으로 표 하지 

않고자 하는 이다. 이때 피동 표 은 자신의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시

하는 역할을 한다. 문 5)와 6)에서 화자가 피동 표 을 사용하여 자신

의 주 을 배제하고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략은 Leech(2002)2)의 자신

2) Leech(2002)에서는 공손 원리를 수정한 GSP(a Grand Strategy of Politeness)를 

제안하 는데 상 방과 련된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자신과 련된 것에 

낮은 가치를 두라고 하 다. 구체 인 략은 다음과 같다. 

1. 용과 요령(Generosity/Tact)

 ① 용(Generosity): 상 방의 욕구에 높은 가치를 두라.

 ② 요령(Tact): 자신의 욕구에 낮은 가치를 두라.

2. 칭찬과 겸손(Approbation/Modesty)

 ① 칭찬(Approbation): 상 방의 인격에 높은 가치를 두라.

 ② 겸손(Modesty): 자신의 인격을 낮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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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해에 낮은 가치를 두라는 동의 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윤 애(2011)에서는 한국어의 피동표 이 청자의 부담을 여주는 

략으로서의 기능 뿐만아니라 화자의 부담을 이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고 하 다. 특히 계질서가 강한 상황이나 자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정 인 상황에서는 피행 자나 상황에 을 맞추어 상 방의 

을 돌림으로써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부담감을 여주기 해 사용될 

수 있다고 하 다. 

7)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어요.

8) 앞으로 동아리 분 기를 해치는 은 바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 7)은 피동 표  ‘-게 되다’를 사용하여 출장을 가는 상황으로 상

방의 을 돌리고 있다. 이때 피동 표 은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부

담감을 이기 해 자신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 8)에서는 피동 표 을 사용하여 삭제하는 행 의 주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때도 피동 표 은 자신의 의도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상

황 의존 인 의미를 표 하며 자신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하여 청자가 화자에게 가질 

수 있는 반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략으로 볼 수 있다. 이 진(2002)에

서도 이처럼 화자는 피동 표 을 사용하여 행 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으

3. 동의 (Agreement)

   상 방의 견해에 높은 가치를 두라. / 자신의 견해에 낮은 가치를 두라.

4. 공감이나 심(Sympathy or concern)

   상 방의 감정에 높은 가치를 두라. / 자신의 감정에 낮은 가치를 두라.

5. 의무(Obligation)

   상 방에 한 자신의 의무에 높은 가치를 두라. / 자신에 한 상 방의 

의무에 낮은 가치를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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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의도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 의존 인 의미를 표 한다고  

하 다. 이러한 략은 Leech(1983)의 동의와 공감 격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상 방과 자신의 의견 차를 최소화하거나 상 방의 반감을 

최소화함으로써 청자를 배려하는 원리로서 작용한다.

한 용 으로 피동 표 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9) 김 리 되십니까?

10)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선희(1996:19)에서는 이를 피동성 표 에 의한 ‘거리 만들기’라고 

보았다. 9)와 같은 표 은 낯선 사람과의 면에서 주로 쓰이는 인사인

데, 화·청자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한 공손 책략으로서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되다’를 연결하여 피동성 표 으로 나타낸다고 하

다. 

이상으로 한국어의 피동 표 이 언어  공손성을 실 시키기 한 하

나의 략임을 살펴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피동 표

이 단순한 상황 설명을 통한 정보 달의 기능과는 별도로 화자가 의도

으로 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화용  략  하나로서 보고 

상술한 국내외 연구들의 이론  토 를 바탕으로 공손성을 드러내는 피

동 표 의 화용  략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 다. 

1. 자신의 의도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략

자신의 의도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 의존 인 의미를 표 하며 

자신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여 청자가 화자에게 가질 수 

있는 반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략으로 볼 수 있다. 이 략은 화자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부담감을 여주기 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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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

화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장 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낮추어 

표 함으로써 상 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좋은 계를 유지하고자 하

는 태도를 보이는 겸손의 략이라고 할 수 있다. 

3. 상 방을 부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

상 방의 잘못에 해 직  언 을 회피함으로써 화 상황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청자와의 충돌이나 갈등을 이고자 하는 청자 존  략

이다. 

4. 자신의 의견을 간 으로 달하는 략

상 방을 배려하면서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 자신의 주장을 확정 으

로 표 하면 자신과 상 방 간의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

을 배제하고 자신의 견해에 낮은 가치를 두어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략이다. 

5.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 방과 거리를 만드는 략

낯선 사람과의 면에서 화·청자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한 

공손 략으로 ‘되다’를 연결하여 표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피동 표 의 공손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교, 고찰

해 보고자 한다. 한 피동 표 의 화용  기능을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

여 분류하고 그 기능에 따른 인식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피동 표 의 공손성에 한 태국인 ·고  한국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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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 한국어 태국어

참여자 수(명) 40명 40명

숙달도 모어 화자 TOPIK 3  이상

연령 20-50 20-30

<표 1> 실험 참여자 정보

자와 한국인 모어화자의 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태국인 ・고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화자의 피동 표

에 한 이해의 차이는 화용  략에 따라 어떻게 달라

지는가?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어 피동 표 의 화용  의미를 이해하는지 고찰해 보

고자 한국어 ·고  학습자들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피동 표

의 화용  의미는 먼  한국어 피동 표 에 한 문법  지식을 습득

한 이후 가능하다는 단을 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한 언어권은 태국어 모어 화자이다. 화용 인 

측면에서 한국어 피동 표 은 자신의 부담 는 청자의 부담을 이기 

해 자주 사용되는 데에 비해 태국인의 경우 피동 표 보다는 능동 표

을 선호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처럼 피동 표 으로 공손성을 실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태국어를 모국어로 한 학습자들이 한국어

의 피동 표 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피동의 화용  기능을 얼마나 이해하

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 참여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피동 표 의 화용  기능을 한국인 모어 화자와 태국

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도를 비교하기 해 태국의 학교에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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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하는 학교 4학년 학생 30명과 한국의 학원에 재학 인 태국

인 10명을 포함하여 총 40명을 상으로 실험을 하 다. 이들 태국인 한

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결과를 기 으로 하여 볼 때 

3 에서 6 을 취득하여 한국어 ·고  학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한 비교 집단으로 20-50 의 학원생  직장인으로 구성된 한국

인 모어 화자 40명을 상으로도 설문을 실시하 다. 

2. 자료 수집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  한국어 모어 화자 20명을 상으로 비 실험을 

실시하 다. 비 실험 결과를 통해 문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본 

실험에 쓰일 설문지를 최종 구성하 다. 본 실험은 2015년 8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국인 모어화자 40명,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40명에게 설

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하여 이루어졌다. 본 실험 실시 후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의 인식 차이를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해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실시하 다. 

 

3. 자료 수집 도구

본 연구에서는 담화 완성형 과제(DCT)를 통해 모국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피동 표 에 한 공손성 인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

다. Brown & Levinson(1987)에서 공손표 을 택할 때 작용하는 변수로 권

력(Power), 사회  거리(social distance), 부담의 정도(imposition)를 제시하

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  계를 

포함하는 상황을 설정하 다.3) 한 공손성은 상 방과의 계뿐만 아니

3) 혜 (2004:85)은 이러한 변수들이 공손표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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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상황 피동 표 화용  략
힘의 
우

사회  
거리

부담의 
정도

1

학교 선배에게 약속을 
미 야 하는 이유를 설
명함

-게 되다
자신의 의지를 개입
시키지 않기

P+ D- +

2

친한 후배가 부탁한 것
에 해 문제를 해결하

음을 알림
되다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P- D- -

3

수업시간에 발표한 에
게 발표한 내용에 해 
지 하기

되다
상 방을 부정 으
로 부각시키지 않기

P= D+ +

4

테니스 강습 선생님에게 
강습 요일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함 

-게 되다
자신의 의지를 개입
시키지 않기

P+ D+ +

5
거래처 담당자에게 화
하여 본인인지 확인함

되다 거리 만들기 P= D+ +

6

친하지 않은 후배들에게 
깨진 거울 상황에 해 
물어

-어/아지다
상 방을 부정 으
로 부각시키지 않기

P- D+ +

7

병원에 화하여 약을 
취소하고 스  변경에 

해 상의함
이,히,리,기

자신의 의지를 개입
시키지 않기

P- D+ -

8 교수님께 조교를 추천함 되다
자신의 의견을 간

으로 달하기
P+ D+ +

9
동아리 회장으로서 고

 삭제에 해 공지함
되다, 

당하다
자신의 의견을 간

으로 달하기
P- D- -

라 상황이 일어나는 장소, 즉 격식 인 장면인가 비격식  장면인가에도 

향을 받으므로 격식성도 상황 설정에 포함하여 설문지를 작성하 다.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설정한 상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담화 완성형 설문지의 화용 략별 상황

아니라 여러 가지 공손표  에서 더 한 형태를 선택할 때도 작용할 것

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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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과 스터디에서 선배
가 비를 잘 했다고 칭
찬한 것에 해 답함

되다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P+ D- -

11

친구에게 자신이 소개한 
어 통역 아르바이트생

이 당일 나타나지 않은 
것에 해 사과함

-게 되다
자신의 의지를 개입
시키지 않기

P= D- -

12
상사에게 로젝트 진행
의 어려움을 알림

이,히,리,기
자신의 의견을 간

으로 달하기
P+ D+ +

13 

단골 손님에게 구매한 
상품 을 입 해 달
라고 말함

되다
상 방을 부정 으
로 부각시키지 않기

P+ D+ +

14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학교 선생님께 아버지를 
소개함

되다 거리 만들기 P+ D+ -

15

교수님으로부터 학회 
비가 잘 되었다는 칭찬
을 받고 거기에 해 답
변함

-어/아지다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P+ D+ -

담화 완성형 과제는 다지 선다형으로 작성하여 상황 설명을 제시한 

후, 주어진 상황에 한 발화를 보기에서 선택하도록 하 다. 보기는 

모두 4개를 제시하 고 어휘 , 통사 , 생  피동 표 이 모두 포함

되도록 하 다.4) 피동 표 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에는 능동 표   화

자의 의지가 들어간 표 을 넣어 피동 표 의 간 성과 차별성을 두도록 

하 다. 그  ④번은 ‘ 한 답이 없음’으로 제시하 는데, 그 이유는 

답을 모를 경우 임의로 답을 선택하는 일을 방지하기 해서이다. 한 

4)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문법에 포함되는 피동 표 의 형식은 어휘  피동, 통사  

피동, 생  피동이 있다. 어휘  피동이란 피동의 의미를 지닌 동사 ‘되다’, 

‘받다’, ‘당하다’에 의해 표 되는 것이다. 통사  피동에는 ‘-아/어지다’형과 ‘-게 

되다’형의 2가지가 있는데 ‘-아/어지다’형은 보조동사 ‘지다’에 의해 표 되는 

것이며 ‘-게 되다’형은 보조동사 ‘되다’에 의해 표 된다. 마지막으로 생  피

동이란 피동 생 사 ‘이 ,  히 ,  리 ,  기 ’에 의해 표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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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당신은 오랜만에 만나는 학교 선배와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

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출장을 가야 해서 선배에게 화를 걸어 약속을 다

음으로 미 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➀ 제가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봬요.

➁ 제가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어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봬요.

➂ 제가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에 봬요. 

➃ 한 답이 없음.

→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선택한 이유도 쓰도록 하 는데, 이것은 실험 참여자들이 피동 표

의 공손성에 해 알고 답을 선택한 것인지 알아보기 한 것이다. 이

를 해 피동 표 을 선택한 학습자들을 상으로 하여 응답 이유를 각

각 화용 략 인식, 의미 기능 인식, 좋다/ 당하다, 그 외 기타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5) 담화 완성형 과제 설문지의 는 다음과 같다. 

<DCT 설문지의 시>

III. 피동 표 의 공손성에 한 인식 차이

연구 문제 1. 피동 표 의 공손성에 한 태국인 ·고  한국어 학습

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5) 화용 략 인식으로 분류된 이유들은 배치된 각 략들에 해 언 하거나 

‘공손함’, ‘정 함/ 의바름’ 등으로 응답 이유를 밝힌 것이었고, 의미 기능 

인식으로 분류한 것은 피동의 객  정보 달 기능, 상황 설명 등으로 언

한 경우, 그리고 단순히 가장 자연스럽다, 좋다, 당하다로 이유를 쓴 경

우는 좋다/ 당하다로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그 외 다른 문법 표 들을 언

한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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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집단
설문문항선택지


 자유도

유의확률

()피동 이외 피동

1

KNS
4명

(10%)

36명
(90%)

13.730 1 .000

TKL
19명

(47.5%)

21명
(52.5%)

2

KNS
25명

(62.5%)

15명
(37.5%)

.464 1 .496

TKL
22명
(55%)

18명
(45%)

3

KNS
19명

(47.5%)

21명
(52.5%)

.050 1 .823

TKL
20명
(50%)

20명
(50%)

4

KNS
16명
(40%)

24명
(60%)

1.805 1 .179

TKL
22명
(55%)

18명
(45%)

5

KNS
22명
(55%)

18명
(45%)

5.698 1 .017

TKL
32명
(80%)

8명
(20%)

본 장에서는 한국어의 피동 표 이 가지고 있는 공손성을 태국인 한

국어 학습자들(Thai Korean Learners, 이하 TKL)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

는지에 해 한국인 모어 화자(Korean native speakers, 이하 KNS) 집단

과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문항 1부터 문항 15에 걸쳐 피동 표  선

택과 피동 이외 보기의 선택 비율을 비교하여 두 집단 간 피동 표 의 

이해 차이를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인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피동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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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NS
15명

(37.5%)

25명
(62.5%)

1.270 1 .260

TKL
20명
(50%)

20명
(50%)

7

KNS
7명

(17.5%)

33명
(82.5%)

9.448 1 .002

TKL
20명
(50%)

20명
(50%)

8

KNS
32명
(80%)

8명
(20%)

.075 1 .785

TKL
31명

(77.5%)

9명
(22.5%)

9

KNS
20명
(50%)

20명
(50%)

.808 1 .369

TKL
24명
(60%)

16명
(40%)

10

KNS
35명

(87.5%)

5명
(12.5%)

.827 1 .363

TKL
32명
(80%)

8명
(20%)

11

KNS
20명
(50%)

20명
(50%)

4.266 1 .039

TKL
29명

(72.5%)

11명
(27.5%)

12

KNS
20명
(50%)

20명
(50%)

1.270 1 .260

TKL
15명

(37.5%)

25명
(62.5%)

13

KNS
5명

(12.5%)

35명
(87.5%)

11.667 1 .001

TKL
19명

(47.5%)

21명
(52.5%)

14

KNS
38명
(95%)

2명
(5%)

1.409 1 .235

TKL
35명

(87.5%)

5명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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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NS
35명

(87.5%)

5명
(12.5%)

.000 1 1.000

TKL
35명

(87.5%)

5명
(12.5%)

 

한국인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의 피동 선택 비율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문항 1, 문항 5, 문항 

7, 문항 11, 문항 13에서 유의 수  .05보다 낮아 한국인 집단과 태국인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은 학교 선배에게 약속을 미 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해 피

동 표  ‘-게 되다’를 써서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음으로써 공손함

을 표시하는 상황이다. 한국인은 부분 ‘출장을 가게 어요.’(90%)의 

표 을 선호하 지만 태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출장을 가게 어

요.’(52.5%) 표 이 한국인 모어 화자에 비해 선택 비율이 떨어졌고, 그 

외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겠어요’와 같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

(47.5%)도 피동 표 과 비슷한 비율로 선택되었다. 

문항 5는 거래처 담당자에게 화하여 본인인지 확인하는 상황이다. 

‘되다’의 용  표 으로 학습자들이 격식  상황에서 ‘ㅇㅇㅇ씨 되십

니까?’의 표 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분석 

결과, 한국인 모어 화자가 ‘김 리님 되십니까?’(45%)의 표 을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20%)보다 많이 선택하 다. 그러나 체 응답 비율에서 

두 집단 모두 피동 표 보다는 ‘김 리님이십니까?’, ‘김 리님 맞습니

까?’와 같은 피동 이외 표 에 한 선택 비율이 높았다. 

문항 7은 병원에 화하여 약을 취소하고 스  변경에 해 약 

담당자와 상의하는 상황인데 피동 표 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개입

시키지 않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스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을 두어 공손하게 표 하고자 함을 나타내는 문항이다. 한국인은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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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내일은 다른 일정이 잡  있어서요.’(82.5%)의 피동 표 을 선택했

으나 태국인 집단은 피동 선택과 피동 이외 선택 비율이 반반이었다. 즉,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내일은 다른 일정을 잡았어요’와 같이 화자 자

신이 행 의 주체임을 드러내는 표 을 한국인보다 더 선호함을 이 문항

에서도 알 수 있었다. 이는 태국어에서 피동 표 과 능동 표 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황 맥락에서 두 문장이 가진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단하여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항 11은 친구에게 자신이 소개한 어 통역 아르바이트생이 약속한 

날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해 사과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 역시 자신

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음으로써 피동 표 이 공손 표지로 사용되고 있

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6) 이 문항에서 한국인은 ‘미안하게 어.’(50%)

의 피동 표  선택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27.5%)보다 높았다.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미안하게 어’와 같은 표 은 오히려 공손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응답 이유에서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항 13은 단골 손님에게 구매한 상품 을 입 해 달

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한국인은 손님을 직 으로 언 하지 않는 략

으로 피동 표 을 사용하여 ‘돈이 아직 입 되지 않았습니다.’(87.5%)와 

같이 상황 심  표 을 선호한 반면, 태국인은 행  주체가 강조되는 

‘돈을 아직 입 하지 않으셨습니다.’(47.5%) 등의 결과 으로 손님을 부

6) 유혜령(2010:398)에서는 피동 표 을 쓰게 되면 화자가 행 의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술어가 표시하는 사태에 직 으로 연 되지 않고 거리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며 피동 표 이 공손 표지로 사용된 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 다. 

         (12) ㄱ. 참, 번 약혼식 일은 정말 죄송하게 습니다. 

             ㄴ. 어머니 떠나시기 에 도착하도록 할게요.

   

   (12ㄱ)의 “죄송하게 습니다.”가 “죄송합니다.”보다 더 공손한 표 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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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으로 언 해 버리는 표 에 한 선택 비율이 피동 표 과 비슷하게 

높았다. 이에 한 더 세 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IV. 화용  략에 따른 피동 표 에 한 이해

연구 문제 2. 태국인 ・고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화자의 피동 표

에 한 이해의 차이는 화용  략에 따라 어떻게 달라

지는가?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 2에 해 살펴본다. 앞서 이론  배경에서 밝

혔듯이 본고에서는 피동에 련한 국내외 연구들의 분류를 기 로 하여 

피동의 화용  략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 고 있다. 

1.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략

2.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

3. 상 방을 부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

4. 자신의 의견을 간 으로 달하는 략

5.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 방과 거리를 만드는 략

각 략별로 배치된 문항들을 함께 비교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와 태

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인식 차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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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략7)

 

이 략은 계질서가 강한 상황이나 자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

정 인 상황에서는 피행 자나 상황에 상 방의 을 돌림으로써 화

자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부담감을 여 주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이것

은 자신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하여 청자가 화자에게 가질 수 있는 반감

을 최소화함으로써 청자를 배려하는 원리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략을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해 배치된 설문 문항은 1, 4, 

7, 11번으로 화자는 청자에게 갑작스럽게 약속 변경을 하거나 사과를 해

야 하는 상황으로 설정되었다(각 문항별 상황은 <표 2> 참조). 피동 표

은 ‘-게 되다’, 피동 생 사 ‘이, 히, 리, 기’로 구성되었다. 

피동의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략’에 배치된 문항에 한 

한국인 모어 화자(KNS)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TKL)의 응답 비율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략’이 공손 략이라기보다 오히려 화자

의 단순 핑계로서 회피 략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심사 의견이 있었

는데 를 들어, 본고의 상황 1에서 학교 선배에게 출장 때문에 약속을 취소

해야 하는 경우, 화자의 단순 핑계일지라도 ‘출장을 가요.’라고 말하는 것보

다는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가 훨씬 공손한 태도로 느껴진다. 이는 이 략

에 배치된 피동 표  ‘-게 되다’가 자신의 의지와 달리 외부 인 조건으로 인

해 상황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6) 가. 이번엔 제가 가게 되었어요.

   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일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서형, 2014:59에서 인용)

   김서형(2014:59-60)에서는 문 (6가, 나)에 해 ‘-게 되다’의 피동성을 빌어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 다. 김서형(2014)외에 ‘-게 되다’를 공손 

표 으로 보는 견해는 이해 (1996), 구 정(200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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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집단
설문 문항 선택지


 자유도

유의확률

()① ② ③ ④

1

KNS
3명

(7.5%)

36명
(90%)

1명
(2.5%)

0명
(0%)

15.892 3 .001

TKL
5명

(12.5%)

21명
(52.5%)

8명
(20%)

6명
(15%)

4

KNS
2명
(5%)

14명
(35%)

23명
(57.5%)

1명
(2.5%)

5.827 3 .120

TKL
5명

(12.5%)

11명
(27.5%)

18명
(45%)

6명
(15%)

7

KNS
34명
(85%)

2명
(5%)

2명
(5%)

2명
(5%)

14.249 3 .003

TKL
20명
(50%)

14명
(35%)

5명
(12.5%)

1명
(2.5%)

11

KNS
3명

(7.5%)

17명
(42.5%)

20명
(50%)

0명
(0%)

11.137 3 .011

TKL
0명
(0%)

25명
(62.5%)

11명
(27.5%)

4명
(10%)

<표 4>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략’에 한 응답 결과 8)

문항 1(   ,   ), 문항 7(   ,   ), 문항 

11(   ,   ) 각각의 상황에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

(  )보다 낮으므로 한국인과 태국인이 선택한 비율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과 7은 앞서 연구 문제 1에서도 분석한 바, 한국인 모어 화자들

은 압도 으로 피동 표 이 들어간 표 을 선택하여 약속 는 스 을 

변경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상황의 변화에 을 두어 청자를 

배려하는 표 을 선호하 다.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도 한국인 모어 화

자 집단에 비해서는 응답 비율이 떨어지지만 피동 표 을 가장 높은 비율

로 선택하 다. 그러나 문항 1의 ①‘제가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

8) 각 문항별 보기①~④번의 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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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③ ‘제가 회사에서 출장을 가겠습니다.’, 문항 7의 ② ‘내일은 다른 

일정을 잡았어요.’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어 자칫 청자에게 

청자와 한 약속보다 화자 자신의 일정이 더 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표

을 선택하는 경우가 한국인 모어 화자들보다 많음을 볼 수 있었다.

문항 11의 경우는 보기 ② ‘미안해’와 ③ ‘미안하게 어’의 사과 표

의 차이를 두고 한국인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어느 표

을 더 공손하게 인식하고 선호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한국인은 근소한 

차이로 ③ ‘미안하게 어’를 선택하 고, 태국인 학습자는 큰 차이로 

② ‘미안해’를 선택하 다. 태국인 학습자는 ‘미안하게 어’는 사과의 

책임을 회피하는 표 으로 핑계로 들릴 수 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느낌

을 받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태국인 학습자들은 

약속을 갑자기 변경해야 하거나 사과를 해야 하는 화자의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피동 표 을 사용하는 략이 청자를 배려한다는 인식보다 자

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부정 으로 인식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에 

비해 피동 표 을 선택하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동 표 을 선택한 학습자들을 상으로 피동 표 이 자신의 의

지를 개입시키지 않음으로써 청자를 배려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선택하

는지 알아보기 해서 학습자들이 쓴 응답 이유를 살펴보고, 이들 응답 

이유를 각각 화용 략 인식, 의미기능 인식, 좋다/ 당하다, 그외 기타 4 

가지로 분류하 다. 화용 략 인식으로 분류된 이유들은 모두 ‘자신의 의

지가 아님’, ‘공손함’, ‘정 함/ 의바름’을 언 한 것이었고, 의미기능 인

식으로 분류된 이유들은 피동 형식만을 인지하고 있거나 피동의 객  

정보 달 기능, 체 인 상황 설명 등으로 언 한 경우 다. 그리고 단

순히 가장 자연스럽다, 좋다, 당한 것 같다고 쓴 경우와 그 외 다른 문

법 표 들을 언 한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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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화용 략 인식
화용 략 인식 이외

의미 기능 인식 좋다/ 당하다 그 외 기타

1
9명

(22.5%)

11명
(27.5%)

1명
(2.5%)

1명
(2.5%)

4
3명

(7.5%)

3명
(7.5%)

3명
(7.5%)

9명
(22.5%)

7
10명
(25%)

2명
(5%)

1명
(2.5%)

9명
(22.5%)

11
4명

(10%)

3명
(7.5%)

3명
(7.5%)

1명
(2.5%)

<표 5>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략’에 한 학습자 인식  

피동 표 을 선택한 학습자들도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기’라는 

화용  략에 해 인식하는 비율은 반 으로 높지 않았다. 문항 4와 

7에서는 기타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학습자들은 문법 인 근으로 선

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가령 ‘왜 공부 시간을 바꿔야 하는지 문장

의 끝에서 ’-거든요‘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일본어 학원

에 다니기 때문에 이유를 알려줬어요’, ‘잡히다’+‘-아/어서’결합했으므로 

피동 표 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즉, 학습자들은 ‘게 되다’나 피동 동

사와 같은 피동 표 을 고려하기보다는 이유 설명의 문법인 ‘-거든요’나 

‘-아/어서’에 더 향을 받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

이 략은 화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장 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에 

한 칭찬을 최소화함으로써 상 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좋은 계를 유

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겸손의 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략을 

잘 인식하고 선택하는지 알아보기 해 배치된 설문 문항은 2, 10, 15번

으로 청자에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 음을 알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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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집단
설문 문항 선택지


 자유도

유의확률

()① ② ③ ④

2

KNS
20명
(50%)

3명
(7.5%)

16명
(40%)

1명
(2.5%)

15.377 3 .002

TKL
7명

(17.5%)

15명
(37.5%)

18명
(45%)

0명
(0%)

10

KNS
9명

(22.5%)

6명
(15%)

24명
(60%)

1명
(2.5%)

1.907 3 .592

TKL
6명

(15%)

8명
(20%)

23명
(57.5%)

3명
(7.5%)

15

KNS
5명

(12.5%)

21명
(52.5%)

9명
(22.5%)

5명
(2.5%)

4.267 3 .234

TKL
5명

(12.5%)

28명 
(70%)

6명
(15%)

1명
(2.5%)

는 상황, 칭찬에 해 답변하는 상황 등으로 설정되었다(각 문항별 상황

은 <표 2> 참조). 피동 표 은 피동 동사 ‘되다’와 통사  피동인 ‘-어/아

지다’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피동 표 의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에 배

치된 문항에 한 한국인 모어화자(KNS)와 태국인 학습자(TKL)의 응답 

비율을 교차 분석한 결과이다. 

<표 6>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에 한 응답 결과9)

문항 2(   ,   )에서 유의 확률이 유의수 (  )보

다 낮으므로 한국인과 태국인이 선택한 비율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2는 친한 후배가 부탁한 일에 해 문제

를 해결하 음을 알리는 상황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어 화자들은 ①

‘이거 해결했어’(20%), ②‘이거 해결 어’(16%), ④‘ 한 답이 없

음’(4%), ③‘이거 내가 해결해 줬다’(3%)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태국인 

9) 각 문항별 보기①~④번의 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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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들은 ②‘이거 해결 어’(18%), ③‘이거 내가 해결해 줬

다’(15%), ①‘이거 해결했어’(7%)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 2에서 한국

인은 행 의 주체자로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 음을 극 으로 알리

는 표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자신이 선배이고 상

방이 친한 후배이기 때문에’라고 쓴 답변이 많았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

은 비격식  상황에서 자신이 권력 계에서 우 에 있고 친 한 계에

서는 굳이 겸손한 표 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문항 10과 15에서도 한국인은 자신의 행 를 부각시키는 능동  

표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태국인 학습자 집단에서는 화자가 본인을 문제 해결자로 직 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겸손의 표 으로 ②‘이거 해결 어’(18%)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모어 화자들에

게 가장 높게 나타난 ①‘이거 해결했어’(17.5%)가 가장 응답 비율이 낮

았고 모어 화자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은 ③‘이거 내가 해결해 줬

다’(15%)가 두 번째로 응답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두 문장은 같은 능동

문이지만 ‘해결해 줬다’는 상 방을 해 내가 베풀었다는 의미가 강하

기 때문에 모어 화자들은 ‘생색내기’ 표 이라고 하여 선택을 꺼렸다고 

밝혔다. 어떤 이유로 학습자들이 ‘이거 내가 해결해 줬다’를 더 선호하

는지 알아보기 해서 학습자들의 응답 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 방을 

도와 주기 때문에 ‘-아/어 주다’ 표 을 선택했다’, ‘직 으로 애를 썼

10) 문항 10은 학원 학과 스터디에서 박사 선배에게 요약이 잘 되었다는 칭찬

을 들은 후 그에 한 응답을 고르는 상황이었는데 ②‘책에 잘 정리되어 있

었어요’(15%)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표 보다 ③ ‘책에 잘 나와 있

어서 잘 정리할 수 있었어요.’(60%)와 같이 자신의 행 를 완곡하지만 드러

내는 표 을 더 많이 선택하 다. 문항 15는 학회 비가 잘 되었다는 교수

님의 칭찬에 한 응답을 고르는 문제 는데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역시 ①

‘필요하다고 느껴져서’(12.5%)라는 소극 인 표 보다 ② ‘필요하다고 느껴

서 비했습니다.’(52.5%)를 가장 많이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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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화용 략 

인식

화용 략 인식 이외

의미 기능 인식 좋다/ 당하다 그 외 기타

2
6명

(7.5%)

3명
(15%)

2명
(5%)

7명
(17.5%)

10
7명

(17.5%)

1명
(2.5%)

0명
(0%)

0명
(0%)

15
3명

(7.5%)

1명
(2.5%)

1명
(2.5%)

0명
(0%)

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의미를 달하고 친한 후배에게 내가 

선배로서 해결해 줬다고 말함’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피동 표 의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 항목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보다 태국인 학습자들의 피동 표  선택 비율이 더 높

게 나타났는데 피동 표 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화용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략 으로 선택한 것인지에 한 학습자 인

식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에 한 학습자 인식

문항 2에서 학습자들이 피동 표 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 외에 

기타(17.5%), 의미기능 인식(15%), 화용 략 인식(7.5%), 좋다/ 당하다

(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화용 략을 인식하고 피동 표 을 

선택한 것보다는 ‘일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이 끝났

을 때 많이 쓰는 걸 들었다’ 등 문장의 피동 형식만 인지하거나 ‘-었’의 

향으로 상황의 완료의 의미로 이해하고 ‘해결 어’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3. 상 방을 부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

이 략은 상 방의 잘못에 해 직  언 을 회피함으로써 청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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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집단
설문 문항 선택지


 자유도

유의확률

()① ② ③ ④

3

KNS
22명
(55%)

16명
(40%)

1명
(2.5%)

1명
(2.5%)

1.352 3 .717

TKL
20명
(50%)

19명
(47.5%)

0명
(0%)

1명
(2.5%)

6

KNS
1명

(2.5%)

26명
(65%)

4명
(10%)

9명
(22.5%)

6.701 3 .082

TKL
7명

(17.5%)

20명
(50%)

7명
(17.5%)

6명
(15%)

13

KNS
2명
(5%)

35명
(87.5%)

1명
(2.5%)

2명
(5%)

20.26 3 .000

TKL
19명

(47.5%)

21명
(52.5%)

0명
(0%)

0명
(0%)

한 의를 지켜 청자가 받을 수 있는 체면 의 부담을 여 주고 

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자와의 충돌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청자 존  략이다. 이 략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해 배치된 설문 문항은 3, 6, 13번으로 상 방의 잘못을 지 하거나 의심

되는 행 에 해 질문하는 상황 등으로 설정되었다(각 문항별 상황은 

<표 2> 참조). 피동 표 은 ‘되다’, ‘-어/아지다’로 구성되었다.

‘상 방을 부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에 배치된 문항에 한 

한국인 모어 화자(KNS)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TKL)의 응답 비율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상 방을 부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에 한 응답 결과11)

문항 13(   ,   )에서 유의 확률이 유의수 ( )

보다 낮으므로 한국인과 태국인이 선택한 비율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3은 단골 손님에게 구매한 상품 

11) 각 문항별 보기①~④번의 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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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 해 달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②‘돈이 아직 

입 되지 않았습니다’.(87.5%), ①‘돈을 아직 입 하지 않으셨습니

다’(5%)의 순으로 응답하 다. 모어 화자들은 피동 표 을 사용하여 상

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들추지 않음으로써 손님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를 보 다. 태국인 학습자들도 ②‘돈이 아직 입 되지 않았습니

다’.(52.5%)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의 비슷한 비율로 

①‘돈을 아직 입 하지 않으셨습니다’(47.5%)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어 화자의 응답 비율(5%)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

는 한국어처럼 태국어에는 피동 표 을 통해 상 방의 부담을 이는 기

능이 없기 때문에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돈이 입 되지 않았습니다.’

를 단순히 화자나 청자가 처한 상황을 달하는 기능으로만 인지하게 되

는 것이다. 즉, ‘돈을 아직 입 하지 않으셨습니다’와 같이 능동문으로 

써도 피동문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 문장의 선택 비율이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2) 이는 한 학습자들의 다수의 

응답 이유에서 ①‘돈을 아직 입 하지 않으셨습니다’가 손님에게 공손한 

표 이라고 하 는데 이는 존 선어말어미 ‘-(으)시-’의 향을 받은 것

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도 학습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문법 표지에 

12) 강해 사마와디(2011:53-54)에서는 태국어의 피동 표 에서 청자의 부담을 

여주거나, 화자 자신의 부담을 이고자 하는 기능이 없다고 하 다. 그 

로 다음과 같은 문을 제시하고 있다. 

              (33) 나. 손님, 송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33′) 나. คุณค่ะ, เงินยงัไม่เขา้บญัชีเลยค่ะ  (?คุณค่ะ เงินยงัไม่ถูก/thu:k/เขา้บญัชีเลยค่ะ)

   (33′)는 (33)을 태국어로 표 한 것인데 이 피동문은 청자의 부담을 이기 

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화자나 청자가 처한 상황을 달하기 해 사용한 

것이라고 하 다. 태국인들은 피동문을 단순히 상황을 달하는 기능으로만 

인지하고 이는 (33나)를 ‘คุณยงัไม่โอนเงินเขา้บญัชีเลยค่ะ(당신은 아직 송 하지 않았

다)’인 능동문으로 써도 태국인들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을 통해서

도 알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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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화용 략 

인식

화용 략 인식 이외

의미 기능 인식 좋다/ 당하다 그 외 기타

3
11명

(27.5%)

2명
(5%)

1명
(2.5%)

6명
(15%)

6
6명

(15%)

5명
(12.5%)

3명
(7.5%)

6명
(15%)

13
13명

(32.5%)

4명
(10%)

1명
(2.5%)

3명
(7.5%)

큰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피동 표 을 선택한 학습자들이 피동 표 을 사용하여 상 방

을 부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략을 인식하고 선택하 는지 알

아보았다. 

<표 9> ‘상 방을 부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에 한 학습자 인식

피동을 선택한 학습자들이 ‘상 방을 부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음’에 

한 화용  략을 인식하고 선택하 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청자 존 의 화용 략에 한 인식이 체 응답 이유 비율에서 그다지 

높지는 않았으나 상 방을 부정 으로 언 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답변을 찾아볼 수 있었다. 문항 3에서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발표 에

게 부족한 부분에 해 지 하는 표 으로 ‘이 부분이 보충되면 좋겠습

니다’를 ‘이 부분을 보충하면 좋겠습니다’보다 하다고 하며, 선택 이

유에 해 ‘보충하면 좋겠다는 무 직설 으로 상 방의 잘못을 지 하

고 있다’고 밝  피동 표 이 청자를 배려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문항 6에서도 깨진 거울에 해 후배들에게 물어보는 상황에서 ‘이거 왜 

깨졌지’라는 피동 표 을 고른 이유를 ‘청자의 체면을 하지 않기 

해 가 깨뜨렸냐고 직 으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하는 등 피동 표

의 화용  략을 인지하고 있는 답변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상 방

을 부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이 청자의 체면과 가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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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국어에서 인간 계를 지키기 해서 자주 

사용하는 표 이 있는데 바로 ‘ร ักษาน ำใจ/raksa namchai/’이다. 이는 한국

어의 ‘(상 방의) 체면을 세우다 ’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러한 표 을 통해 태국인들도 상 방을 부정 으로 언 하기를 꺼리고 

청자의 체면을 하는 언어 행동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식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신의 의견을 간 으로 달하는 략

이 략은 상 방을 배려하면서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 자신의 주장

을 확정 으로 표 하면 자신과 상 방 간의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

에 피동 표 을 사용함으로써 공손성을 나타내면서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략이다. 이러한 략을 잘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알아

보기 해 배치된 설문 문항은 8, 9, 12번으로 추천, 공지, 알림 등의 상

황으로 설정되었다(각 문항별 상황은 <표 2> 참조). 피동 표 은 피동 

동사 ‘되다, 당하다’와 피동 생 사 ‘이,히,리,기’로 구성되었다. 

피동의 화용  략  ‘자신의 의견을 간 으로 달하는 략’에 

배치된 문항에 한 한국인 모어 화자(KNS)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TKL)의 응답 비율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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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집단
설문 문항 선택지


 자유도

유의확률

()① ② ③ ④

8

KNS
1명

(2.5%)

8명
(20%)

28명
(70%)

3명
(7.5%)

2.167 3 .539

TKL
4명

(10%)

9명
(22.5%)

24명
(60%)

3명
(7.5%)

9

KNS
20명
(50%)

19명
(47.5%)

1명
(2.5%)

0명
(0%)

23.112 2 .000

TKL
23명

(57.5%)

3명
(7.5%)

14명
(35%)

0명
(0%)

12

KNS
7명

(17.5%)

14명
(35%)

18명
(45%)

1명
(2.5%)

5.653 3 .130

TKL
9명

(22.5%)

5명
(12.5%)

25명
(62.5%)

1명
(2.5%)

<표 10> ‘자신의 의견을 간 으로 달하기’에 한 응답 결과13)

문항 9(   ,   )에서 유의 확률이 유의수 (  )보

다 낮으므로 한국인과 태국인이 선택한 비율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9는 화자가 동아리 회장으로서 회원들에

게 고성 의 조치에 한 공지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인 모

어 화자와 태국인 학습자 모두 보기 ①‘ 고성 이나 분 기를 해치는 

은 삭제하겠습니다’를 선택한 비율이 제일 높았다. 즉, 두 집단은 피동

문보다 화자의 의지가 확실히 드러나는 능동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문항 2에서 보았듯이 권력 계에서 

자신이 우 에 있고 친 도가 있을 때 굳이 공손 표 을 선택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두 집단 모두 화자가 동아리 회장이라는 권한을 가지

고 있고 상황 상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단호하고 강한 

표 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높았던 응답을 보면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②‘ 고성 이나 분 기를 해치는 은 삭제될 수 있습니

13) 각 문항별 보기①~④번의 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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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7.5%) 음에 반해 태국인 학습자 집단에서는 같은 피동 동사지만 

청자에게 달되는 의미가 훨씬 강한 ③‘ 고성 이나 분 기를 해치는 

은 삭제당할 것입니다.’를 선택하 다. 한국어에서 피동 동사 ‘당하다’

에 의한 피동 표 은 문장의 주어 는 행 의 상자가 ‘원하지 않는 

향을 받았음’을 기본 의미로 하기 때문에 청자에게 부정 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표 이다. 이는 태국어 피동 표   ‘당하다’는 있지만 

‘되다’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삭제되다’를 쓰지 않고 ‘삭제당하다’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국어로 번역하여 답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와 태국어 표 이 일 일로 응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

자처럼 ‘삭제되다’를 선택하지 않았고 ‘삭제당하다’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14)

피동 표 을 선택한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간 으로 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피동 표 을 략 으로 선택하 는지 학습자 응답 

이유를 통해 알아본 화용 략 인식에 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한국어의 피동문의 계 태국어의 피동문의 계

형

태

타동사 어간+

‘-이-,-히-,-리-,-기- 없음

+동사

‘어지다’

‘-게 되다’

없음

없음

타동성 명사+

되다 없음

받다 ไดรั้บ /daj  rap/

당하다 ถกู/thu:k/, โดน/do:n/

14) 강해 사마와디(2011:33)에서는 한국어의 피동문의 계와 태국어의 피동문

의 계를 서로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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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화용 략 인식
화용 략 인식 이외

의미 기능 인식 좋다/ 당하다 그 외 기타

8
4명

(10%)

0명
(0%)

1명
(2.5%)

4명
(10%)

9
0명
(0%)

0명
(0%)

2명
(5%)

1명
(2.5%)

12
11명

(27.5%)

0명
(0%)

6명
(15%)

7명
(17.5%)

<표 11> ‘자신의 의견을 간 으로 달하는 략’에 한 학습자 인식

문항 8과 12는 문항 9와 달리 화자가 아랫사람으로 청자인 윗사람에

게 자신의 의견을 달하는 상황으로 설정되었다. 문항 8에서 화자는 학

과 조교로서 교수님께 통역할 학생을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

에서 두 집단 모두 ② ‘김 수가 임자로 생각됩니다.’보다 ③‘김 수

가 임자라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극 으로 표 하는 

능동 표 을 높은 비율로 선택한 반면, 문항 12에서는 회사원인 화자가 

상사인 부장에게 로젝트에 한 의견을 말하는 상황에서 두 집단은 피

동 표 이 들어간 ③‘ 로젝트 진행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간 으로 부드럽게 표 하고자 하 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먼  두 문항의 상황의 격식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항 8은 교수의 개인  부탁에 한 의견 제시이지만 문항 12는 로젝

트 회의  발언이므로 화자의 부담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 문항 8은 교수가 원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면 되

는 상황이지만 문항 12는 상사의 의견에 반하여 자신의 생각을 개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도 청자를 배려하여 더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표 을 선택한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항 12에서는 학습

자의 화용 략 인식도 높게 나왔는데 이는 피동 동사 ‘보이다’가 태국어 

‘เห ็น /hen/’으로 응하는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어휘의 향을 받

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피동문 ‘ 로젝트 진행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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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태국어로 번역할 때 ‘ม ีความเห ็น/ว า/mi khwam hen wa/’라는 표 이 

사용되는데, 이는 한국어의 ‘-것으로 보이다’에 해당하는 표 으로 태국

인들이 일종의 완화 표지로 친 도가 낮고 지 가 높은 청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 자주 쓰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응답 이유에서 ‘불만을 

게 하고 간 으로 공손하게 말하기 해서’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은 

이러한 모국어의 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5.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 방과 거리를 만드는 략

‘ㅇㅇㅇ 되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와 같이 주로 처음 만나

는 사람과 서로의 신상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화·청자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한 공손 략으로 ‘되다’를 연결하여 표 한다.15) 이 

략에 한 두 집단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해 배치된 설문 문항은 

5, 14번으로 첫 면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동행인을 소개하는 상황이

다(각 문항별 상황은 <표 2> 참조). 피동 표 은 피동 ‘되다’로 구성되었

다.

15) 김선희(1996:19)에서는 피동성 표  ‘되다’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3. (ㄱ) 실례지만, 사모님 되십니까?

 (ㄴ) 제가 그애의 에미 되는 사람입니다.

(ㄷ) 교장 선생님 되십니까?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33ㄱ, ㄴ, ㄷ)은 낯선 사람과의 면에서 주로 쓰이는 인사인데, 화 ‧ 청자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한 공손 책략으로서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

에 ‘되다’를 연결하여 피동성 표 으로 나타낸다. ‘N -이다’에서 ‘이다’는 주

어의 신분을 지정해서 가리킴에 비해서, ‘N-되다’에서의 ‘되다’는 피동성 의

미를 지녔기 때문에 주어의 신분표시를 피동 으로 표 하여 주 을 배제

하고 있다. 이것은 낯선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무례하지 않음을 

보이기 한 책략으로 보인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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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집단
설문 문항 선택지


 자유도

유의확률

()① ② ③ ④

5

KNS
16명
(40%)

6명
(15%)

18명
(45%)

0명
(0%)

7.574 3 .056

TKL
19명

(47.5%)

11명
(27.5%)

8명
(20%)

2명
(5%)

14

KNS
20명
(50%)

18명
(45%)

2명
(5%)

0명
(0%)

8.883 3 .031

TKL
8명

(20%)

26명
(55%)

5명
(12.5%)

1명
(2.5%)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 방과 거리를 만드는 략’에 배치된 문

항에 한 한국인 모어화자와 태국인 학습자의 응답 비율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 방과 거리를 만드는 략’에 

한 응답 결과16)

문항 14(   ,   )에서 유의 확률이 유의수 (  )보

다 낮으므로 한국인과 태국인이 선택한 비율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5는 거래처에 화하여 화를 받은 사람이 담당자인지 확인하

는 상황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KNS)들은 ③‘김 리님 되십니까?’(45%)

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소한 차이로 ①‘김 리님이십니

까?’(40%)를 두 번째로 선택하 다. 반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TKL)들

의 응답은 ①‘김 리님이십니까?’(47.5%), ②‘김 리님 맞습니

까?’(27.5%), ③‘김 리님 되십니까?’(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국인 

학습자들은 ‘명사+이다’ 문형을 인식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고, 한 

학습자들은 ‘친하지 않은 사이라면 공손하기 해서 '시'를 써야 한다’고 

16) 각 문항별 보기①~④번의 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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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여 피동 표  ‘되다’보다 존 선어말어미 ‘-(으)시-’를 공손함을 표

시하는 표 으로 더 강하게 인식하고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태국인 학습자 집단은 상황 맥락을 살펴 한국어의 여러 공손 표

지들을 인식하여 선택하기보다 문법 인 장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문항 14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식당에서 선

생님께 아버지를 소개하는 상황에서 태국인 학습자들은 ②‘ 희 아버지

입니다’(55%), ①‘ 희 아버지세요’(20%), ③‘ 희 아버지 되세

요.’(12.5%)의 순으로 선택하 다. 문항 5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은 

‘명사+이다’ 문형, 존 선어말어미 ‘-(으)시-’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응답은 ①‘ 희 아버지세요.’(50%), ②‘ 희 아

버지입니다.’(45%), ③‘ 희 아버지 되세요.’(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 14에서는 문항 5의 응답 경향과 달리 ‘되다’의 피동 표 을 써서 

공손함을 표시하기보다 소개하는 상자 주체를 높이거나 존칭을 생략

하여 청자와 주체를 동등하게 언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모어 화자들이 밝힌 응답 이유를 통해서도 그 의도를 악할 수 있었는

데 ‘선생님과 아버지가 모두 높임의 상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실례

가 되지 않는 표 을 선택’하 다고 하 다. 이는 요즘 경어  용법

이 많이 쓰이는 추세를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7) 

17) 성기철(1985)은 압존법을 ‘상  청자 제약’으로 칭하고, 청자가 상 일 때 

다른 이에 한 경어를 쓰지 않는다는 일반 인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

나, 신혜경(1993), 김혜숙(1995)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최근의 사용에서

는 이러한 원칙이 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6. 형님께서 가신답니다.(가신다네요)(N2; 아버지 는 어머니, N3; 나이든 

형님 는 손  동서)

7.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신다는데요.(=김혜숙(3))

8. 할아버지, 아버지가(께서)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

9. 이 부장이 그 계획안을 내셨습니다. (N2;사장)



화용 략에 따른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피동 표  이해 연구  61

문항 화용 략 인식
화용 략 인식 이외

의미 기능 인식 좋다/ 당하다 그 외 기타

5
5명

(12.5%)

0명
(0%)

1명
(2.5%)

2명
(5%)

14
3명

(7.5%)

0명
(0%)

1명
(2.5%)

1명
(2.5%)

다음 <표 13>은 ‘되다’의 피동 동사가 들어간 표 을 선택한 학습자들

이 청자에게 무례해 보이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략을 

인식하고 선택하 는지 알아본 결과이다.  

<표 13>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 방과 거리를 만드는 략’에 

한 학습자 인식

학습자 집단의 피동 표 에 한 선택 비율은 낮은 편이었지만 피동 

표 을 선택한 학습자들은 ‘되다’의 공손 표 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어  공손성을 실 시키기 해 하나의 략으로서 

사용되는 한국어 피동 표 에 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연구 문제 1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신혜경(1993, 1996)은 요즈음은 화제의 인물에 하

여 존경표 을 하는 경어  용법이 많이 쓰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간에도 경어가 쓰이므로 손자가 조부모 앞에서 아버지를 높이는 표 이 

재의 언어상황이라는 것이다. ‘ 경어’란 높여야 되는 상을 듣는 이가 

구라도 높임표 을 써서 존경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김혜숙(1995)은 이와 

같은 상에 하여, 과거에 비하여 요즈음은 체 으로 높임의 단계가 낮

아져가고 있고, 높임의 인물이면 그 로 알맞게 높여주는 단순화의 경향을 

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구와 구의 계성보다는 모두를 개개인으로 

놓고 언어 상을 규정짓는 상이라고 보고 있다(김재민, 2004: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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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계를 포함하여 설정한 15개의 상황에서 두 집단 간 피

동 표 과 피동 이외 표 의 선택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

았다. 연구 문제 2에서는 좀 더 세부 으로 화자가 피동 표 을 사용하

여 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피동 표 의 화용  략으로 보고 이를 다

섯 가지로 나 어 각 략에 따라 학습자와 모어 화자 간 어떠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하 다. 한 피동 표 을 선택한 학

습자들을 상으로 피동 표 을 선택한 이유를 분석하여 한국어 피동 표

이 가진 의도를 정확하게 악하고 략 으로 선택한 것인지도 더불

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먼  연구 문제 1에서 태국인 학습자 집단이 피동 표 의 

공손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 문항 별로 피동 표  선택과 비선택의 비

율로 비교해 본 결과, 문항 1, 문항 5, 문항 7, 문항 11, 문항 13에서 한국

인 집단과 태국인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

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어 화자에 비해 각 문항에서 피동 표 을 선택

하는 비율이 히 떨어져 한국어 피동 표 이 가지고 있는 공손성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연구 문제 2에서 화용  략에 따라 학습자와 모어 화자 간 피동 표

에 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본 결과, 부분의 화용  

략 항목에서 피동 표 에 한 학습자 집단의 인식은 반 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비교  피동 표 의 선택 비율이 높았던 항목은 <1. 자신

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략>, <2.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 <3. 상 방을 부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이었다. 그

러나 학습자의 응답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1.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

지 않는 략>, <2.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에서는 피

동 표 을 선택한 비율은 높았지만 이러한 화용  략을 잘 인식하고 

선택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1과 2의 항목에 비해 <3. 상 방을 부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에서는 학습자들이 ‘ 무 직설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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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의 잘못에 해 물어볼 수 없다’거나 ‘청자의 체면을 해 직

으로 말할 수 없다’와 같이 피동 표 을 선택한 이유를 밝  피동 표

의 화용  략을 인지하고 있는 답변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상 방을 

부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이 청자의 체면과 가장 한 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략은 청자의 체면 의 부담을 여 주고 

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자와의 충돌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청자 존  략이다. 태국어는 한국어처럼 피동 표 을 통해 청자

를 배려하는 의도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태국어 표   ‘ร ักษาหนา/raksa 

na/’<체면을 세우다>와 같은 표 이 있어 태국인들도 청자의 체면을 깎

아내리는 언어 행동에는 민감한 의식이 있고 이런 경우 될 수 있으면 직

으로 상 방을 부정 으로 언 하기를 꺼리는 인식을 반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4. 자신의 의견을 간 으로 달하는 략>과 <5. 신분을 나

타내는 경우에 상 방과 거리를 만드는 략> 항목에서는 학습자들의 

피동 표  선택 비율이 매우 낮았다. 특히 <5.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 방과 거리를 만드는 략>에서 태국인 학습자들은 ‘되다’의 공손 표

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피동성 동사에 의해 표

되는 문장들의 의미를 악하는 것을 더 어려워하 다.18) 실제 한국어 

교육 장에서 생  피동 교육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으나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  피동에 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

과를 토 로 앞으로 학습자들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피동 표 에 한 교

수 내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8) 문항 12의 경우, 외 으로 태국인 학습자 집단에서 피동 동사 ‘보이다’가 

들어간 표 을 가장 많이 선택하 다. 이는 태국어 ‘เห ็น /hen/’으로 응하는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어휘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태

국인 학습자 집단에서도 모국어와 응되는 피동 표 의 경우에는 완화 표

지로서 공손함을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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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과 2를 통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피동 표 의 화용

 략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학습자들은 피동 주어의 

정보 달이라는 의미 기능에 의존하여 단하는 경향이 크고, 따라서 

응답에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상황 인 설명, 다른 문법 인 장치나 모

국어로 번역하여 선택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어

에서 피동 표 도 여러 공손 표지의 하나로서 청자의 부담을 여주고 

상 방을 배려하는 기능이 있음을 학습자들은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 충

분히 단하지 못하 다. 학습자들은 문형에 의존하거나 단순하게 존

선어말어미 ‘-(으)시-’가 있는 문장만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 다. 이것은 

태국어의 피동 표 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고 어조나 말하는 태도를 조

하여 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

고, 한 한국어 교재에서 피동 표 을 사용하여 화자가 의도한 바를 

달하고자 하는 화용 략에 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진(2002:78)에서 피동표 에 한 복습

이나 확장학습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 을 제기하 다. 한 피

동 표 의 기능에 한 교수 내용도 일부 교재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었으

며, 그 내용도 피동주어에 한 정보 달의 기능에만 국한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 다. 피동 표 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큰 문법이므로 여러 

단계에 걸쳐 반복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에게 보다 유용하

고 실제 인 지식을 제공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해서는 반드시 

피동 표 의 화용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해 담화 맥락 안에

서 피동 표 의 의미와 기능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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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략’의 설문지 문항 선택지

문항 설문지 문항 선택지

1

①제가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봬요.

②제가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어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봬요.

③제가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에 봬요.

④ 한 답이 없음.

4

①강습시간을 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일본어 학원에 다녀요. 

②강습시간을 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일본어 학원에 다니기로 

했어요.

③강습시간을 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일본어 학원에 다니게 

거든요. 

④ 한 답이 없음

7

①내일은 다른 일정이 잡  있어서요. 다른 날로 바꿔 주실 수 있나요?

②내일은 벌써 다른 일정을 잡았어요. 다른 날로 바꿔 주실 수 있나요?

③내일은 못 가요. 다른 날로 바꿔 주실 수 없어요?

④ 한 답이 없음

11

①일이 잘못 돼서 어떡해.

②일이 잘못 다니 미안해.  

③일이 잘못 다니 미안하게 어. 

④ 한 답이 없음

2. ‘자신을 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의 설문지 문항 선택지

문항 설문지 문항 선택지

2

①이거 해결했어. 

②이거 내가 해결해 줬다.

③이거 해결 어.

④ 한 답이 없음.

10

①감사합니다. 책 로 잘 정리하려고 했어요.  

②감사합니다. 책에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③감사합니다. 책에 잘 나와 있어서 잘 정리할 수 있었어요.

④ 한 답이 없음

15

①아니에요. 그냥 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요. 

②아니에요. 그냥 좀 필요하다고 느껴서 비했습니다.

③아니에요. 그냥 좀 제가 느끼기에 필요해서 비했습니다.

④ 한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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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 방을 부정 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략’의 설문지 문항 선택지

문항 설문지 문항 선택지

3

①이 부분이 좀 더 보충되면 좋겠습니다.

②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하면 좋겠습니다.  

③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하셔야겠어요. 

④ 한 답이 없음

6

①이거 왜 깼어?

②이거 왜 깨졌지?

③이거 가 깨뜨렸니?

④ 한 답이 없음

13

①손님, 돈을 아직 입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으로 부탁드립니다.  

②손님, 돈이 아직 입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으로 부탁드립니다. 

③손님, 오늘 으로 돈을 입 해 주세요.

④ 한 답이 없음.

4. ‘자신의 의견을 간 으로 달하는 략’의 설문지 문항 선택지

문항 설문지 문항 선택지

8

①교수님, 김 수가 임자입니다. 

②교수님, 김 수가 임자로 생각됩니다. 

③교수님, 는 김 수가 임자라고 생각합니다. 

④ 한 답이 없음.

9

①앞으로 고성 이나 동아리 분 기를 해치는 은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②앞으로 고성 이나 동아리 분 기를 해치는 은 바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③앞으로 고성 이나 동아리 분 기를 해치는 은 바로 삭제당할 것입니다. 

④ 한 답이 없음

12

①부장님, 이 액으로는 로젝트 진행이 힘듭니다.

②부장님, 이 액으로는 로젝트 진행이 힘들다고 니다. 

③부장님, 이 액으로는 로젝트 진행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④ 한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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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 방과 거리를 만드는 략’의 설문지 

문항 선택지

문항 설문지 문항의 선택지 

5

①실례지만, 김 리님이십니까?

②실례지만, 김 리님 맞습니까? 

③실례지만, 김 리님 되십니까?

④ 한 답이 없음.

14

①선생님, 희 아버지세요.  

②선생님, 희 아버지입니다.  

③선생님, 희 아버지 되세요. 

④ 한 답이 없음.

김성은 (Kim Sungeun)

이화여자 학교 국제 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 

일본 국제기독교 학교 강사

(181-8585)東京都三鷹 大沢3-10-2

화번호: 02-404-1458

자우편: happydew77@gmail.com

강해 사마와디 (Kunghae Samawadee)

이화여자 학교 국제 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 

쏭클라 학교 강사

181 Chareonpradit Road, Rusamilae, Muang, Pattani 94000, Thailand

화번호: +66-75-640037

자우편: songkla90000@naver.com

수일자: 2016년 4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5월 31일 

게재확정: 2016년 6월 15일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fals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15%)
  /CalRGBProfile (Adobe RGB \0501998\051)
  /CalCMYKProfile (Japan Color 2001 Coated)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3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UnicodeMS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Impact
    /LucidaConsole
    /Tahoma
    /Tahoma-Bold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
  /NeverEmbed [ true
    /Baskerville-BT
    /BernhardFashion-BT
    /Blippo-BlkBT
    /Bodoni-BdBT
    /Bodoni-BdBTItalic
    /Bodoni-BkBT
    /Bodoni-BkBTItalic
    /BrushScript-BT
    /CentSchbook-BT
    /CentSchbook-BTBold
    /CentSchbook-BTBoldItalic
    /CentSchbook-BTItalic
    /CommercialScript-BT
    /Cooper-BlkBT
    /Cooper-BlkBTItalic
    /Courier10-BTBold
    /Courier10-BTBoldItalic
    /DomCasual-BT
    /Freehand591-BT
    /FuturaBlack-BT
    /GoudyOlSt-BT
    /GoudyOlSt-BTBold
    /GoudyOlSt-BTBoldItalic
    /GoudyOlSt-BTItalic
    /Hebraica
    /Hobo-BT
    /KachbalB
    /KachbalL
    /KachbalM
    /Liberty-BT
    /MBatang
    /MDotum
    /MGungHeulim
    /MGungJeong
    /MogfilL
    /MogfilM
    /MurrayHill-BdBT
    /NemoB
    /NemoL
    /NemoM
    /NemoXB
    /Newtext-BkBT
    /OCR-A-BT
    /OCR-B-10-BT
    /Orator10-BT
    /Orbit-B-BT
    /ParkAvenue-BT
    /San02B
    /San02L
    /San02M
    /San60B
    /San60L
    /San60M
    /San60R
    /San60SB
    /SanAcB
    /SanAcL
    /SanAcM
    /SanBgB
    /SanBgL
    /SanBgM
    /SanBiB
    /SanBiL
    /SanBiM
    /SanBkB
    /SanBkL
    /SanBkM
    /SanBkXB
    /SanBoB
    /SanBoL
    /SanBoM
    /SanBrB
    /SanBrL
    /SanBrM
    /SanBsB
    /SanBsL
    /SanBsU
    /SanBsUL
    /SanCnB
    /SanCnL
    /SanCnM
    /SanCrB
    /SanCrK
    /SanCrL
    /SanCs
    /SanDaB
    /SanDaL
    /SanDaM
    /SandArB
    /SandArCXB
    /SandArL
    /SandArM
    /SandArXB
    /SandAtB
    /SandAtCXB
    /SandAtL
    /SandAtM
    /SandAtXB
    /SanDaU
    /SanDaUL
    /SandDsB
    /SandDsCB
    /SandDsL
    /SandEgB
    /SandEgCB
    /SanDfB
    /SanDfS
    /SanDfT
    /SanDjB
    /SandJg
    /SanDjL
    /SanDjM
    /SanDjO
    /SandKg
    /SandKm
    /SandMtB
    /SandMtL
    /SandMtM
    /SandSaB
    /SandSaL
    /SandSaM
    /SanDsL
    /SandSm
    /SanDsM
    /SandSpB
    /SandSpL
    /SandSpM
    /SandStB
    /SandStCB
    /SandSwL
    /SandSwM
    /SandTg
    /SandTm
    /SanEgL
    /SanEgM
    /SanEpB
    /SanEpL
    /SanEpM
    /SanGg
    /SanGm
    /SanGw
    /SanHgB
    /SanHgL
    /SanHgM
    /SanHy
    /SanIgB
    /SanIgL
    /SanIgM
    /SanIgX
    /SanJhB
    /SanJhR
    /SanJhU
    /SanJs
    /SanKbB
    /SanKbL
    /SanKbM
    /SanKdB
    /SanKdS
    /SanKdT
    /SanKrB
    /SanKrL
    /SanKrM
    /SanKsB
    /SanKsL
    /SanKsM
    /SanMcB
    /SanMcL
    /SanMcU
    /SanMrB
    /SanMrJ
    /SanMrL
    /SanMrM
    /SanMsB
    /SanMsL
    /SanMsM
    /SanMuB
    /SanMuL
    /SanMuM
    /SanNaB
    /SanNaL
    /SanNaM
    /SanNk
    /SanNsB
    /SanNsL
    /SanNsM
    /SanOy
    /SanPkB
    /SanPkL
    /SanPkM
    /SanPuB
    /SanPuW
    /SanScB
    /SanScL
    /SanScM
    /SanSfB
    /SanSfL
    /SanSfU
    /SanSg
    /SanSk
    /SanSoB
    /SanSoL
    /SanSoM
    /SanSrB
    /SanSrL
    /SanSrM
    /SanStL
    /SanStM
    /SanSwB
    /SanWi
    /SanYb
    /SanYs
    /SDSangAM
    /SketchB
    /SketchL
    /SketchM
    /Stencil-BT
    /Swis721-BT
    /Swis721-BTItalic
    /ToodamB
    /ToodamL
    /ToodamM
    /TypewriteB
    /TypewriteL
    /TypewriteM
    /Untitled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fals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fals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55464e1a65876863768467e5770b548c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666e901a554652d965874ef6768467e5770b548c5217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64006500740061006c006a006500720065007400200073006b00e60072006d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a0075007600650072006c00e40073007300690067006500200041006e007a006500690067006500200075006e0064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76006f006e00200047006500730063006800e400660074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63006900f3006e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f006e006600690061006e007a0061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c00650073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6f00660065007300730069006f006e006e0065006c007300200066006900610062006c0065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3006100740069006f006e0020006500740020006c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Utilizzare queste impostazioni per creare documenti Adobe PDF adatti per visualizzare e stampare documenti aziendali in modo affidabile. I documenti PDF creati possono essere aperti con Acrobat e Adobe Reader 5.0 e versioni successive.)
    /JPN <FEFF30d330b830cd30b9658766f8306e8868793a304a3088307353705237306b90693057305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92884c3044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waarmee zakelijke documenten betrouwbaar kunnen worden weergegeven en afgedruk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e700e3006f002000650020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3006f006e0066006900e10076006500690073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90073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c0020006a006f0074006b006100200073006f007000690076006100740020007900720069007400790073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5006e0020006c0075006f00740065007400740061007600610061006e0020006e00e400790074007400e4006d0069007300650065006e0020006a0061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61006d0069007300650065006e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100720020006600f60072002000740069006c006c006600f60072006c00690074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10066006600e40072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suitable for reliable viewing and printing of business document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