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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롱 말씨 (citation-form speech)^- clear %>ee아!에 
서, 영어 전설모음 艮 I, £, 司롤 일정한 강세를 갖도록 

하고, 모음외 길이를 변화시켜 음향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모음외 음가가 주변의 자음과 비숫한 값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변화 정도는 모음외 길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외 크기는 dear speech에 
서 더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clear 叫eech가 단순히 

보통 말씨보다 소리가 큰 것일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모음축약 현상을 보상하기 위하여 음향적인 특성을 재 

구성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1. 서론

1.1 모음축약(Vowel Reduction)

같은 말소리라도 그 음가가 환경에 따라서 매우 큰 

범위로 변화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 음소 
가 소리로 구현될 떼에는 그 주변 음소에 따라서 상당 

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모음과 

모음 사이의 자음이 주변의 모움에 따라 음가가 바뀌는 

것을 spectrogram로 연구한 Ohman(1966)에서 잘 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동시조음(coarti应ation) 

이라든가 혹은 축약(reduction)현상 둥을 초래하게 되 

며, 이는 궁극적으로 음성학외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음성학적 뵬변요소(phonetic invariance)외 문제와 직결 

이 된다.

Tiffany (19惭는 분리되어 있는 모옴 (isolated 

vowels) - 강세가 있는 모음 - 강세가 없는 모음의 순 

으로 모음사각도가 좁아진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Joos 

(1948)는 영어의 자음은 모음에 대하여 "수직, 수평적으 

로 중앙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 바 있다. 

StSlhammar 등(1973)과 Karlsson (1992)은 스웨덴어에 
서 강세가 없는 모음은 "중립적”인 모음쪽으로 음가가 

변화한다는 것을 관찰한 바 있으며, Koopmans-van 

Beinum (1980)은 덴마아크어에서 독립되어 있는 모음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체에서 모음 사각도가 즐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모음축약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두 가지 

외 입장이 있다. 전롱적인 견해는 중앙화 

(centralization), 즉 모음이 조음 자첵가 ［可 (schwa)와 
비슷해지기 떼문이라는 것이다. 일테면 Stetson (1951) 

은 “영어외 경우 모음들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schwa로 

끝나는 축약을 볼 수 있다. 속도가 딸라지면 강세가 

없을 경우 모든 모음이 schwa로 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모음축약은 주변 환경에 대한 동화 

(contextual assimilation)이라는 해석이 있다. 즉, 모음 

이 주위외 자음에 동화되어 조음적으로 그 자음과 가까 

와지면서, 그 음향적 특성이 자음과 유사해 진다는 것 
이다.

Lindblom (1963)은 /bVb/, /dVd/, /gVe/ 환경의 모 
음을 분석하여, Stevens & House (1963)가 기술한 바 

와 같이, F1 과 F2가 모두 규칙적인 양상으로 가상적인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소위 -undershoot 현상을 보이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수학적 모델 
을 적용하여 이 모음축약 현상은 모음외 길이와 자음- 

모음간의 locus-target 거리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주장 

하였다. 측, 모음이 짫을수록, locus-target 거리가 멀 

수록 모음축약 현상의 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 

는 중앙화 이른과 동화 이른을 시험할 수 있는 자료롤 

포함하고 있었는데 /bib/와 같은 경우, 중앙화가 맞다면 

F1 이 올라가야 할 것이고, 동화가 맞다면 F1 이 내려가 

야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료는 동화를 지지 

하고 있었다.

Nord (1975, 1986) 역시 동화를 지지하는 자료를 제 
시하였으며, 어말에서 모음이 schwa와 같이 되는 것 

역시 조음 기관이 휴지 상태로 울겨가며 생기는 일종의 
동화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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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논문: Clear speech오+ vowel reduction

모음축약 연구에 있어서 다른 한가지 중요한 것은 

모음외 길이와 강세의 상대적인 중요성 흑은 역할이다. 

Lindblom (1963)은 모음외 길이가 모음축약 정도의 주 

된 원인이라고 한 반면, 이와는 어긋나는 자료들이 많 

이 대두되었다 (Gay, 1978； Kuehn & Moll, 1976； 

Flege, 1988； Engstrand, 1988； Van Son & Pols, 1990, 

1992； Fourakis, 1991). 이 연구돌에서는 모음축약 현 

상이 단순히 모음의 길이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조 

음기관의 움직이는 속도 (En^strand, 1988； Kuehn & 

MoU, 1976)에 좌우되거나, 혹은 같은 길이에서도 다른 
정도의 축약 현상을 보였耳 (Nord, 1986； Engstrand & 

KruU 1989).

이러한 모음축약 현상돌은 음성학적인 것으로서, 옴 

운론적인 축약 현상과는 다른 것이다 (Chomsky & 

Halle, 1967, p.lll).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음성학적인 모음축약 현상을 

clear speech외 환경을 이용하여 규명해보고자 한다.

1.2 Clear Speech

일반적으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그 말하는 투 
(spealdng styles)"를 바꾸기 마련이다. 일테면 소음이 

많은 곳에서 말할 떼와 조용한 곳에서 말할 때는 여러 
면에서 그 방법이 다暑 것인데 가장 현저한 현상은 아 

마도 목소리가 커지는 것일 것이며 (Lombard effect： 

Lane & Tranel, 1971), 외국인에게 말할 때에는 그와는 

또 다른 식으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Foreignese： 

Freed, 1978). 이러한 현상은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면, 이처럼 다른 투의 말씨에 대한 체계적인 음성학 

적 연구가 본격화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그 

현실적인 원인의 한가지는 그러한 말씨를 분류할 수 있 

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일 것이다.)

Chen (1980)과 Chen 등(198幻은 clear speech가 훨 

씬 더 넓은 모옴 사각도를 이루며 그 사각도 안에서 각 

모음이 더 집약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무성 자옴외 구별도 더욱 분명했다. 이 이외에도 

다론 논문들이 (Summers 둥, 1988； Uchanski 등, 
1985) 길이, 크기, 피치 둥의 중가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Ladefoged 둥(1976)은 "완전히 자유로운 대 

화체”부터 목록을 읽는 둥 7가지의 다른 말투에서 6개 

의 단음절을 분석했는데, 말하는 투와 음가와의 의미있 

는 상관관계롤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n Speaking style'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둣하다. 본 논문에 

서는 '투' 혹온 '말씨'라고 쓰고 있으나 다른 문헌 

에서는 일반적으로 '一체'(낭독체, 대화체 등)로 

쓰고 있고, 독립적으로 따로이 'speaking style,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없는 듯하다.

1.3 Clear speech 연구의 배경
Lindblom (1990)은 어떤 화자의 발음은, 상황에 따 

라서 매우 축약되고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발음 

(hypo-spee攻h)과 주변 환경에 전혀 관계없이 매우 주 
의 깊게 하는 발음(hyper-speeclD의 연속선 상의 어디 

엔가 있게 된다고 하였다. Hypo-speech란 화자중심의 

발음이어서 화자는 “발음의 편이”를 주로 고려하여 "경 

제적”인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말소리의 발생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production-oriented). 

반면, hyper-speech는 청자 위주의 상황으로서 의미 전 

달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말씨로서 말 

소리의 발생적인 요소보다는 그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다 (output-oriented).

"Clear speech”라는 용어 자체가 위에서 언급한 

hypo-hyper 연속선상에서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확히 
4■울 할 수는 없겠으나, 다만 hyper-speech 쪽으로 아 

주 많이 치우친 극단적인 말투라고 하는데 큰 이건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과 

거리가 먼 이러한 극단적인 말투를 연구해야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
Clear-speech를 연구하는 이유는 'bite-block' 실험 

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Lindblom 등 (1979)과 
Gay 둥(1981)과 같은 실협에서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정상적인 조음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화자는 다른 보 
상적인 조음(compensatory articulatiorO을 통하여 정상 

적인 모음외 음가에 근사한 모음을 만돌어내었다. 이 

러한 결과롤 토대로, 모음은 신경학적으로 볼 떼, 조음 

적이 아닌 음향적이고 청각적으로 나타내어지며, 우리 

의 운동기관은 매우 유연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 목 

적을 이룰 수 있음을 추론해낼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외 말소리 기관을 극단으로 몲으로써 

정상적인 조음에 관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clear speech 연구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화자에게 

clear speech를 말하게 하면 화자는 좀 더 정확히 의미 
를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말소리 기관올 극대화할 것 

이며, 그 때 일어나는 변화로부터 (만일 실제로 변화가 

있다면) 말소리 발생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다.

2. 실험2)

2.1 실험 자료
실험의 화자는 청각 장애나 언어 장애가 없는 5명 

외 미국인이다.
실험 자료는 locus-target 거리를 극대화하고, 초점 

이 되는 모음이 같은 강세를 가지며, 모음외 길이가 체 

계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표1과 같

2, 이 부분은 Moon & Lindblom (199&D외 내용의 일부 

를 요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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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안되었다. wheel, will, well, wail의 단어에 각각 

-ing, -in姻ham을 붙여서 강세는 바꾸지 않고 모음의 
길이만 바꾸도록 한 것은 소위 word-length effect를 

이용한 것이었다.

모음 길이 최고 모음 길이 중간 모옴 길이 최소
wheel wheeling Wheelingham

will willing Willingham

well welling Wellingham

wail wailing WaiHngham

표 1. 실험 자료

2.2 과정
표1의 단어들을 두 벌의 3“x5” 색인카드에 5번씩 

적어서 각각 무작위로 섞은 후 화자들에게 읽도록 하였 

다. 각 화자는 3회의 녹음을 했는데 첫번째는 네 개의 

전설모음을 /h_d/ 환경에서 읽는 것이고, 두번째는 보 

통 말씨로, 마지막 세번째는 clear speech로 읽도록 하 

였는데, 보통 말씨로 읽을 때에는 별다른 지시없이 편 

안히 읽어달라고 부탁했으나, clear speech로 읽을 떼에 

는 특별히 "가능한 한 똑똑히“ 발음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 clear speech 녹옴을 할 때에는, clear 

speech mode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간히 

인터폰을 롱하여 못알아들었으니 다시 한 번 반복해달 
라고 하여 주의를 환기하였다. 따라서 각 화자는 60개 

의 보통 말씨 자료와 72개외 clear speech 자료를 녹음 

하였다.

2.3 자료 처리 및 분석
녹음된 자료는 VaxStation D/GPX에 입력하였으며 

MIT SpeechVax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3.1 말투에 따른 formant의 변화
모든 화자의 결과로부터 모음축약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정도는 clear speech가 보롱 말씨보다 

훨씬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1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1의 X 축은 모음이며, y 축은 각 모음 별 실 

제 모음의 F2 측정치 (F20)의 절대값에서 그 모음의 예 

상 목표(F2t) G4i_d/ 환경에서 얻은 값)의 절대값을 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음수의 값이 클수록 축약 

현상이 많이 일어난 것을 가리킨다. 그림 1은 5명의 

화자의 값을 모두 평균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축약현상은 두 말씨에서 모든 모음에 다 일어났 

으며 그 정도는 clear spee자！에서 훨씬 적었다.

3.2 모음의 길이에 따른 formant^ 변화
모음의 길이를 중심으로 보면, 모든 화자외 결과에 

서 역시 모음의 길이에 따라 farmant가 변함을 알 수

그림 1. 환경에 의한 F2의 축약현상. 각 화자의 

경우 모음의 F2 변화 속도가 0인 부분에서 F20 

값을 측정했음. 각 화자 당 최소한 15개의 자료 

를 평균했으며 그 평균값으로부터 전체 평균값을 

구했옴.

있었다. 5명의 화자 중 1명의 결과만 그려보면 다음 

장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X 축은 모움의 길이이 

며, y 축은 F2 측정치이다. 화살표는 해당모음의 목표 

값 UXN 환경값)과 주변 환경 (/w/)의 F2 값을 표시한 

다. 검온 점은 보통 말씨를, 횐 점은 clear speech를 
나타낸다. 그림 2에서 보둣이, 모음외 길이가 길수록 
F2가 중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모음이 짧아 

질수록 F2는 목표에서 멀어져서 점점 /w/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에 다음과 같은 Lindblom (1963)외 
수학적 모델을 적용해 보았다.

F20=a*(F2L-F2T) + F2T (1)

F20： 모음의 F2 값

F2L： locus (/w/) 의 F2 값

F2T： 예상 목표값 C4i_d/ 환경 값)

D： 모음외 길이
a, a: 상수

이 방정식을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ln[(F20-F2t)/(F2L-F2T)] = ln(a) - aD (2)

이 방정식의 왼편은 D, 즉, 모음의 길이와 선형 관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inear regression 분 

석을 통하여 각 모음, 말투, 화자에 따라서 절편에 해당 

하는 ki(a)과 기울기에 해당하는 -a롤 구해보았다. 그 

랬더니 20개의 경우(4개의 모음*5 화자) 중 9개에서 상 

관계수 0.8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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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음 길이에 따른 F2의 변화: 화자 W의 자료

3.3 모음축약 현상과 F2의 변화 속도
앞에서 보았듯이 모음축약은 조음기관이 움직이는 

속도와도 관계가 있었으므로 (Kuehn and MoU, 1976； 

Flege, 1988), 이 자료로부터 조음기관외 움직이는 속도 
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롤 위하여 /w/ 조음점으로부 

터 모옴부분의 가장 높은 F2까지의 차이 (AI⑵롤 측정 

하였다. 그리고 가장 높은 F2로부터 AF2의 25%만큼 

내려온 점과, /w/로부터 AF2외 25%만큼 올라간 점을 

선텍하여 그 사이의 시간차 AT를 구하였다. 그리고 그 

로부터 AF2/AT를 평균 움직임 속도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를 IF2L-F2TI에 맞추어 그려보면 다음 장외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clear speech의 졍 
우 보통 말씨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즉, clear speech일 때 F2가 더 빨리 변하고 있

다고 하겠다.

4. 논의
위의 결과들, 특히 방정식 (1)은 모음축약 현상이 

중앙화가 아닌 동화 현상임을 입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림 2에서도 명벡히 볼 수 있었다. 

만일 축약 현상이 schwa로 변화하는 과정이라면 F2가 

1500 Hz 경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나, 모음의 길이가 짧 

아짐에 따라 F2는 1500 Hz보다도 더 낮은 /w/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음을 명백히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결과는 모음축약 현상이 모음의 길이와 

도 관계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요소들과도 관계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F2 변화 속도에 관한 자료 
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의 

조음기관이 그 기능면에서 second-order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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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2의 변화 속도를 locus-tareet 거리에 따라 그림으로 나타내었옴.

system과 같다는 전제하에 모델을 개발해 온 연구가 

많이 있다 (Fujisald, 1983； Saltzman & Munhall, 

1989).

우리의 조음기관을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간주한다 

면, 이러한 시스템에서 critical damping온 다음과 같온 

경우에 일어난다.
B = 2(KM)" (3)

(B： friction

K： elasticity

M： mass)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운동하는 기관이 

"undershoot"가 일어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일 

어난다. 가해지는 힘을 시간 상으로 볼 때 사각형이라 

고 가정하면, 시간에 따라 시스템의 음직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t)=Au(t)[l-ateF-eF ]-

Au(t-D)tl-at-D) e 一心》_ e 】(4)

여기서 A는 최대로 일어난 움직임을 나타내어 가해 
진 힘과 관계가 있고, u(t)는 rectagular force외 unit 

step을, D는 가해진 힘의 지속시간을 나타내며 a 
=(K/M) 伉 이다.

그림 4는 이러한 시스템외 반응을 몇가지 예로 나 

타넨 것이다. (I)는 가해진 힘이 크고 작은 두 가지인 

경우이고, (H)는 가해진 힘외 크기는 같으나 그 힘의 

지속 시간이 다른 경우이며, (UD온 힘은 같으나 시스템 

의 stiffness를 바꾼 경우이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 상
그림

TIME

Responses of a critically damped system

-181-



초청논문: Clear speech와 vowel reduction

태에서 Stiffness흘 바꾸더라도 critical damping을 유지 

하려면 방정식 (3)에 의하여 마찰계수 B도 변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둣이, 힘의 크기나 지속 

시간을 줄인다든지 시스템외 마찰계수를 늘리는 것온 

곧 반응외 축약, 즉 "undershoot"와 밀접한 관계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림 4는 모옴축약을 이룰 

수 있는 세가지 다른 방법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II)는 곧 모윰 길이에 외한 축약과 흡사하며, ⑴온 힘 

에 의한 축약, (IID온 시스톔에 의한 (즉, 시스템의 시 
간 상수의 변화에 의한) 축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로부터 이 시스템 상에서 최대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max) = A[exp(aD/(l- e aD))-exp(aD/(l- e aD))](5) 

이 방정식에 의하면 乂(max)는 최대 움직임 A, 시스 

템의 반웅 속도 a, 힘의 지속시간 D 이렇게 세가지 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래 그림의 경우는 

“stiffness”를 줄이거나 (위) 늘린 (아래) 경우이다. 그 

림 5는 모음축약 현상을 피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 

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힘을 늘리든지, 지속시간 

을 길게 하던지 아니면 시스템의 반응 시간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본 乂(max)와 F2의 "undershoot"는 밀접 

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F2의 변화와 혀 

/입술외 움직임온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여기서 우리는 A는 locus-target 거리, a는 F2 변 

화 속도, D는 모음의 길이와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모음축약 현상은 이 세가지와 함수관계에 있 
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로부터 우리는 clear speech가 단순히 소리 

만 큰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황에 적응하 

기 위하여 옴성학적 gesture 자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 

으로 바꾼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P

0)N

CSE

」
O
N
)

f-N
 
山s

山
。

그림 5. Critically damped 시스템상에서 모음의 길이에 

따른 축약현상

소와 관련이 있다. 그림 5에 x(max)를 그려보았다. 
실선온 힘외 크기와 시스템의 마찰계수는 같으나 힘의 

지속시간이 다론 그림 4외 (U)와 같은 경우를 나타낸 

다. 그림 5외 윗 그림에서 점선은 험을 중가했을 때 

(위)와 감소했을 때 (아래)를 나타내는 바 실선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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