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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유니코드 한 자마디부호를 사용할 때 스크램블링으로 인하여 회선부호기의 데이터 송효율

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회선부호기의 스크램블링은 원천부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것이다. 본 논문

은 장거리 송에 사용되는 AMI회선부호화에 용하는 국제표 방식인 HDB-3 스크램블링 방식을 토 로 하

다. 본 연구에 필요한 한 자마디와 이에 한 사용빈도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를 

사용하 다. 연구결과 유니코드 한 자마디에서 평균 24%의 스크램블링이 발생하 다. 유니코드 한 자마

디부호에 참고된 한 자마디를 용할 경우에 평균 27%의 스크램블링이 발생하 다. 유니코드 총 11,172개

의 한 자마디에서 스크램블링이 발생하지 않는 자마디는 총 8,928개 다. 그러므로 참고된 한 자마디 

총1,540자를 스크램블링이 발생하지 않는 부호 역에 수용하여 스크램블링이 발생되지 않는 원천부호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새로운 한 자마디 부호체계를 용할 경우, 27%의 스크램블링

을 완 히 제거할 수 있다. 한 물리계층의 회선 부호화기에서 발생하는 스크램블링을 표 계층에서 소 트

웨어 으로 수행하게 되어, 회선부호기의 데이터 송처리 효율을 최소 27%이상 제고시킬 수 있다. 

ABSTRACT

The paper studied possibility of improvement of efficient of data processing in the line coder when Hangul syllables in Unicode system is 

used for the source code. The scrambling in the line coder is to solve the problem happened due to the source code. The study is based on 

the HDB-3 scrambling method in ITU-T standards that is applied to AMI line coder. The referred data of Hangul syllables and its use 

frequency which are required to analysis was used the data extracted from the source data of the National Korean Language Institut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average 24% scrambling was generated in source code of Hangul syllables in Unicode system. When the 

referred Hangul syllables was applied to Unicode system, the average 27% scrambling was producted. Total 8,924ea Hangul syllables in 

11,172ea Hangul syllables in Unicode system were not scrambled. Therefore the referred Hangul syllables 1,540ea were accepted in the 

unscrambled code areas. As a result, the existing Unicode Hangul syllable codes can’t prevent the scrambling, but it is possible to completely 

remove the 27% scrambling with new source coding system. And then, it can be improved the data processing efficient upto minimum 27% 

in line coder by software in presentation layer instead of physic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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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정보통신망에서 송되는 한 부호는 크게 한

국 KS표 인 KSX 1001 (정보교환용부호계: 국가기

술표 원)과 ISO 10646-1 Unicode 1.1 (Unidoce 

versions : wikibooks). 국제표 을 따르고 있다. 재 

한  문서 작성기는 한국 표 인 KSX 1001한  부호

와 ISO 10646-1 Unicode 1.1 국제표 의 한 부호를 

탑재하고 있다. 도우 오피스의 워드 문서작성기는 

Unicode의 한 부호만 탑재되었었으나 최근 들어 두 

개의 부호체계를 탑재하여 출시하고 있다. 통신망상에

서 가장 많은 한 을 표 하는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유니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UTF-8 코드와 한국어 코

드가 한 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는 이 두 코

드를 합성하여 지원하거나 UTF-8코드(UTF-8 

Usage Statistics,” BuiltWith® Pty Ltd)로 환하는 

추세이다. 이 게 정보기기에서 작성된 한 이 통신망

으로 송되기 해서는 통신망에 합한 신호로 변

환되어야 한다. 이것을 회선부호화라고 하며 특히 장

거리 통신에는 AMI방식의 회선방식[1]이 주로 사용

되고 있다.

이 게 정보기기에서 회선부호기에 입력되는 데이

터를 회선 부호화 할 때, 정보기기로부터 일정개수 이

상의 연속 “0” 비트기 입력될 경우에는, 합한 신호

로 회선부호화하지 못하고 스크램블링 기능에 의해 

특정한 규칙에 의해 변환되어 회선 부호화된다. 

즉 스크램블링 기능에 의해 입력되는 비트 0의 열

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트동기의 상실, 직류성분의 발

생으로 인한 역폭의 확장 필요성 등을 방지한다. 

따라서 정보기기내에서 한 이 부호화될 때 어떻게 

부호화되는가에 따라 스크램블링의 횟수가 증가하게 

된다. 한 스크램블링 기능이 회선 부호기의 보조기

능으로 물리계층에서 기계 으로 수행된다. 결과 으

로 회선 부호기에서의 스크램블링 기능은 데이터의 

송효율에 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국제 으로 

리 사용되는 유니코드내의 한 자마디 부호가 회

선 부호기의 스크램블링에 어느 정도 향을 주는지

를 발생하는지 정량 으로 분석하 다. 유니코드내에

서의 스크램블링 발생에 한 분석은 참고문헌[2]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자의 원천부호화 규칙을 용하 다. 

그리고 스크램블링 발생량을 정량 으로 산출하기 

해 자의 사용빈도통계를 사용하 다. 자의 사용빈

도 통계는 국립국어원의 한 일에 수록되어 있는 

58,434개의 한국어를 분석하여 제시한 참고문헌[3]의 

연구결과를 토 로 하 다. 참고문헌[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한국어 58,434자(한국

어이용빈도조사 : 국립국어원)를 구성하고 있는 자 

수는 총1,540자이다.

Ⅱ. 유니코드내 한 부호 황

2.1 유니코드와 한 부호체계

유니코드에는 총 11,172개의 한 자마디 부호가

가, 나, 다 순서로 부호화되어 있다. 유니코드에는 이 

한 자마디 외에 한국표  KSX 1001에 있는 한

자마디 2,350자와 한 낱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

낱자의 경우에는 유니코드 한 낱자 성, 성, 종

성 각각 124, 94, 138개이다. KS X 1001의 한 낱자

는 성, 성, 종성 각각 44, 21, 49개가 포함되어 있

다[3]. 표 1은 한 체계 황을 보여주고 있다[4].

 

표 1. 한 체계 황
Table 1. Hangul system situation[3]

Section
Number of 

Character

Number of 

total 

character

Jamo

(Initial 

consonant, 

Vowel, Final 

consonant)

Study result 1,540 9,576 19, 21, 24

Basic Hangul - 10,772 19, 21, 27

Unicode 11,172 1,608,528 124, 94, 138

KS X

1001
2,350 47,124 44, 21, 51

표 1에서 보듯이 유니코드는 다른 한 체계에 비하

여 상당히 많은 한 자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는 표 1로부터 이에 한 상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는 기본한 자모와 KS X 1001자모에 의하

여 만들어질 수 있는 한 자마디 수를 기 으로 하

여 유니코드를 포함하여 각각의 한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 마디 수에 한 상  비를 보여주는 것

이다. 이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니코드의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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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수가 다른 한 자마디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니코드를 기본 한 자모 숫자

를 기 으로 했을 때 103.7%에 해당되고 KS X 1001 

자모를 비교했을 때 23.7%가 된다. 이것은 연구결과 

 KS X 1001의 한 자마디 수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한 자마디 체계 비교
Table 2. Comparision of hangul systems

Section
Basic Hangul Jamo 

(10,772)

KS X 1001 Jamo 

(47,124)

Study result 

[3]
14.3% 3.3%

KS X

1001
21.8% 5.0%

Unicode 103.7% 23.7%

2.2 유니코드와 한국어조사 자마디

표 3은 유니코드의 한 자마디와 한국어 조사

(Study result)[4] 자마디의 구성 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표 3에서와 같이 한국어 총58,434자를 구성

하고 있는 한 자마디 수 총1,540자는 유니코드의 

한 자마디 수의 약 13.8%정도에 불과하다. 표 3에

서 볼 때 자마디 수가 가장 많은 자 그룹은 유니

코드의 경우 “ㄱ, ㄷ, ㅂ  ㅅ”이다. 반면에 한국어조

사 자의 경우에는 “ㄱ”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ㅅ, ㅇ, ㄷ”순으로 나타났다. 유니코드는 자 수가 

588개와 1,176개의 두 개의 그룹군으로 되어 있는 반

면에 한국어조사 자는 각각의 자그룹내 자수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한 자마디 사용빈도

표 4는 참고문헌[4]에서 제시한 한 자마디에 

한 사용빈도이다. 이 표 3에서 “ㄷ”그룹이 사용 빈도

가 가장 높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듯이 유니코드 한

자마디에서 “ㄷ”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어 조

사 자의 12.2%에 불과한다. 한 사용 빈도율이 가

장 낮은 “ㅋ”그룹의 경우에는 상 으로 사용 빈도

율이 높은 “ㅈ”그룹보다 한국어조사 자수  유니코

드 자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유니코드 한 자마디와 한국어 조사 
자그룹별 자 수 황

Table 3. Hangul number of unicode and analyzed 
hangul

Charact

er

Number of 

Unicode 

Hangul:A(ea)

Number of 

Analyzed 

Hangul:

B(ea)

B/A(%)　

ㄱ 1176 194 16.5

ㄴ 588 96 16.3

ㄷ 1176 144 12.2

ㄹ 588 89 15.1

ㅁ 588 90 15.3

ㅂ 1176 127 10.8

ㅅ 1176 154 13.1

ㅇ 588 148 25.2

ㅈ 1176 131 11.1

ㅊ 588 67 11.4

ㅋ 588 69 11.7

ㅌ 588 69 11.7

ㅍ 588 64 10.9

ㅎ 588 98 16.7

Ave 11,172 1,540 13.8

 

표 4. 한국어조사 한 자마디의 사용빈도
Table 4. Use frequency of hangul character

Cons

onant

Chara-

cter

Use 

freque-ncy

Frequ-en

cy rate 

(%)

Conso-nant

Charac-ter

Frequ-ency 

rate(%)

ㄱ 403,952 12.0% ㄷ 21.5%

ㄴ 141,830 4.2% ㅇ 15.0%

ㄷ 725,586 21.5% ㄱ 12.0%

ㄹ 171,343 5.1% ㅅ 9.1%

ㅁ 165,004 4.9% ㅈ 8.6%

ㅂ 161,801 4.8% ㅎ 8.2%

ㅅ 305,115 9.1% ㄹ 5.1%

ㅇ 505,570 15.0% ㅁ 4.9%

ㅈ 291,176 8.6% ㅂ 4.8%

ㅊ 114,136 3.4% ㄴ 4.2%

ㅋ 18,775 0.6% ㅊ 3.4%

ㅌ 43,242 1.3% ㅍ 1.3%

ㅍ 45,032 1.3% ㅌ 1.3%

ㅎ 275,903 8.2% ㅋ 0.6%

Total 3,368,465 100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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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

cter

Group

Unicode Analyzed Hangul

Number of 

Scrambled

Character

Scramblin

g rate (%)

Number of 

Scrambled

Character

Scramblin

g rate 

(%))

ㄱ 403 34 85 44

ㄴ 214 36 49 51

ㄷ 265 23 31 22

ㄹ 104 18 21 24

ㅁ 135 23 20 23

ㅂ 229 19 28 23

ㅅ 265 23 28 18

ㅇ 128 22 29 20

ㅈ 273 23 40 31

ㅊ 125 21 13 19

ㅋ 138 23 16 23

ㅌ 136 23 19 28

ㅍ 129 22 15 23

ㅎ 128 22 18 18

Ave. 2,544 24 394 27

이상에서 한 자체계에 한 황과 유니코드와 한

국어 한 자마디에 한 사용 빈도율을 살펴보았다.

2.4 문자의 원천 부호화 규칙

표 5는 유니코드와 한국어분석한 자마디의 뒤섞

기(스크램블링)가 발생하는 율에 한 것이다. 여기서 

뒤섞기는 표 6의 원천부호화 규칙[2]에 배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마디의 부호 에서 연속되는 “0”의 비

트가 4개 이상 되는 부호의 개수를 말한다. 를 들어 

표 6에서 상 비트열 0100은 하  비트열로 (O, 1, 2, 

3)hex 비트열이 연결될 경우에, “0”비트가 연속하여 4

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스크램블링이 발생하는 원인

이 되는 조합이 되는 것이다. 이 규칙에 의하여 유니

코드 한 자마디 한 개의 부호를 형성하고 있는 16

비트 조합 에서 스크램블링이 발생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한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자마디에는 스크램블링이 발생하지 않는 비트열로 부

호화한다[5-7]. 

이 원천 부호화 규칙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유니코

드 한 자마디의 경우에는 표 5에서와 같이 11,172

자의 자마디 부호 에서 2,544개의 부호에 뒤섞기

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체의 24%

에 해당되는 높은 값이다. 한편 한국어 조사 한  

자마디 1,540개를 분석한 결과, 유니코드 한 자마

디 부호 에서 이 자마디들에 뒤섞기가 발생하는 

자마디는 총394개 다. 이것은 한국어 조사 한

자마디 수 1,540개 에서 약 27%에 해당되는 높은 값

이다. 

 

표 5. 유니코드와 한국어조사 한 자마디의 뒤섞기 
발생회수

Table 5. Number of scrambling in unicode and 
analyzed hangul

표 5에서 자 그룹별로 뒤섞기 발생 황을 볼 

때, “ㄱ”그룹의 경우 총1,176개의 자마디 부호 에

서 403개가 뒤섞기가 발생하여 뒤섞기 발생율이 34%

에 달했다. 한국어 조사 자마디의 경우에는 총 

1,540자 에서 85자에 뒤섞기가 발생하여 뒤섞기 발

생율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ㄴ”그룹의 

경우에는 유니코드 한 자마디 총588자 에서 총

214개의 뒤섞기가 발생하여 발생율이 23%에 달했다. 

한국어 조사 자마디의 경우에는 총49자에 뒤섞기가 

발생하여 뒤섞기 발생율이 51%에 달했다. 이와 같이 

유니코드 자마디 체로 볼 때, 자마디 총 11,172

개 에서 총 2,544개의 자마디에 뒤섞기가 발생하

여 뒤섞기 발생율이 평균 24%에 달했다. 한국어 조사 

자마디의 경우에는 총394개의 부호에서 뒤섞기가 

발생하여 평균 뒤섞기 발생율이 27%에 달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유니코드 자마디에서 뒤섞기 자마디가 

총2,544개라는 것은 뒤섞기가 발생하지 않는 자마디 

부호가 총8,628개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스크램블링이 

발생하지 않는 부호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를 결정하

는 의미있는 산출값이 된다. 

즉, 한국어 조사 한 자마디가 총 1,540개인 을 

고려할 때 이 자마디 모두를 뒤섞기가 발생하지 않

는 부호 역에서 부호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유

니코드 한 자마디 부호 역에서는 한국어 조사 한

자마디 1,540자를 뒤섞기가 발생하지 않는 부호

역에서 부호화한 후에도 뒤섞기가 발생하지 않는 부

호수가 총7,088개나 남는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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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원천 부호화 규칙 ; 4 x 4비트 
Table 6. Source coding rule ; 4 x 4-bits

HEXA
Upper

Bits

Lower Bits

Composition Limitation
Composition 

Possible

O OOOO
O,1,2,3,4,5,6,7,8,9,A,B,C,

D,E,F
X

1 OOO1 O
1,2,3,4,5,6,7,8,9,A,B,

C,D,E,F

2 OO1O O,1
2,3,4,5,6,7,8,9,A,B,C,

D,E,F

3 OO11 O
1,2,3,4,5,6,7,8,9,A,B,

C,D,,E,F

4 O1OO O,1,2,3
4,5,6,7,8,9,A,B,C,D,

E,F

5 O1O1 O
1,2,3,4,5,6,7,8,9,A,B,

C,D,E,F

6 O11O O,1
2,3,4,5,6,7,8,9,A,B,C,

D,E,F

7 O111 O
1,2,3,4,5,6,7,8,9,A,B,

C,D,E,F

8 1OOO O,1,2,34,5,6,7 8,9,A,B,C,D,E,F

9 1OO1 O
1,2,3,4,5,6,7,8,9,A,B,

C,D,E,F

A 1O1O O,1
2,3,4,5,6,7,8,9,A,B,C,

D,E,F

B 1O11 O
1,2,3,4,5,6,7,8,9,A,B,

C,D,E,F

C 11OO O,1,2,3
4,5,6,7,8,9,A,B,C,D,

E,F

D 11O1 O
1,2,3,4,5,6,7,8,9,A,B,

C,D,E,F

E 111O O,1
2,3,4,5,6,7,8,9,A,B,C,

D,E,F

F 1111 O
1,2,3,4,5,6,7,8,9,A,B,

C,D,E,F

표 7은 유니코드의 한 자마디 부호표이다. 이 

표에서 회색부분이 원천부호화 규칙의 조합제한 역

에 해당되는 자마디 부호들이다. 총 14개의 자그

룹 에서 원천부호화 규칙의 조합제한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ㄱ”, “ㄴ”  “ㄷ”의 세 개 그룹에 

하여만 발췌하여 제시하 다. 이 표 7을 토 로 하

여 뒤섞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마디의 부호체계

를 만들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국제 원천부호체계인 유니코드부호체계

에 속한 한 자마디부호가 회선 부호기 과정에서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그 향의 정도를 정량 으

로 산출하 다. 유니코드의 한 자마디가 회선부호

과정에 미치는 향은 회선부호과정에서 원천부호로 

인하여 발생하는 뒤섞기의 발생량으로 산출하 다.

뒤섞기의 발생량은 한 자마디 각각의 뒤섞기 발

생하는 자마디를 분석한 후에, 뒤섞기가 발생하는 

자마디의 사용빈도를 산출하여 그 산출량을 뒤섞기 

산출량으로 도출하 다. 이를 해 국립국어원에서 발

표한 한국어사용빈도를 근거로 분석된 한 자마디

와 그에 한 사용빈도통계를 사용하 다. 분석결과 

유니코드 한 자마디에서 총 자마디 비 약 

24%의 뒤섞기가 발생하 고 한국어 조사 자마디 

에서 약 27%의 뒤섞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유니코드 한 자마디 자수로 볼 때 총 

11,172개의 한 자마디에서 뒤섞기가 발생하지 않는 

자마디는 총 8,928개 다. 그러므로 한국어 조사 한

자마디 총1,540자를 뒤섞기가 발생하지 않는 부호

역에서 부호화한다하여도 뒤섞기가 발생하지 않는 

부호가 총 7,388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의 유니코드 한 자마디 부호체계내에서도 뒤

섞기가 발생되지 않는 부호체계를 구 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 뒤섞기가 물리계층에서 하

드웨어 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를 표 계층의 소

트웨어 으로 처할 수 있어 데이터의 송효율에 

한 제고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연구하여

야 할 분야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기 로 뒤섞기

가 발생하지 않는 원천부호체계를 구 하는 것이다. 

한 유니코드 부호체계를 행 로 유지하면서 새로

운 부호체계를 용할 수 있는 두 부호체계간의 호환

로그램의 구  등에 한 방안도 연구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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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00 가 각 갂 갃 간 갅 갆 갇 갈 갉 갊 갋 갌 갍 갎 갏

AC10 감 갑 값 갓 갔 강 갖 갗 갘 같 갚 갛 개 객 갞 갟

AC20 갠 갡 갢 갣 갤 갥 갦 갧 갨 갩 갪 갫 갬 갭 갮 갯

AC30 갰 갱 갲 갳 갴 갵 갶 갷 갸 갹 갺 갻 갼 갽 갾 갿

AC40 걀 걁 걂 걃 걄 걅 걆 걇 걈 걉 걊 걋 걌 걍 걎 걏

AC80 검 겁 겂 것 겄 겅 겆 겇 겈 겉 겊 겋 게 겍 겎 겏

ACC0 곀 곁 곂 곃 계 곅 곆 곇 곈 곉 곊 곋 곌 곍 곎 곏

AD00

AD40 굀 굁 굂 굃 굄 굅 굆 굇 굈 굉 굊 굋 굌 굍 굎 굏

AD80 궀 궁 궂 궃 궄 궅 궆 궇 궈 궉 궊 궋 권 궍 궎 궏

ADC0 귀 귁 귂 귃 귄 귅 귆 귇 귈 귉 귊 귋 귌 귍 귎 귏

AE00

AE10 긓 긔 긕 긖 긗 긘 긙 긚 긛 긜 긝 긞 긟

AE40 김 깁 깂 깃 깄 깅 깆 깇 깈 깉 깊 깋 까 깍 깎 깏

AE80 꺀 꺁 꺂 꺃 꺄 꺅 꺆 꺇 꺈 꺉 꺊 꺋 꺌 꺍 꺎 꺏

AEC0 껀 껁 껂 껃 껄 껅 껆 껇 껈 껉 껊 껋 껌 껍 껎 껏

AF00

AF40 꽀 꽁 꽂 꽃 꽄 꽅 꽆 꽇 꽈 꽉 꽊 꽋 꽌 꽍 꽎 꽏

AF80 꾀 꾁 꾂 꾃 꾄 꾅 꾆 꾇 꾈 꾉 꾊 꾋 꾌 꾍 꾎 꾏

AFC0 꿀 꿁 꿂 꿃 꿄 꿅 꿆 꿇 꿈 꿉 꿊 꿋 꿌 꿍 꿎 꿏

B000

B010 뀓 뀔 뀕 뀖 뀗 뀘 뀙 뀚 뀛 뀜 뀝 뀞 뀟

B020 뀠 뀡 뀢 뀣 뀤 뀥 뀦 뀧 뀨 뀩 뀪 뀫 뀬 뀭 뀮 뀯

B030 뀰 뀱 뀲 뀳 뀴 뀵 뀶 뀷 뀸 뀹 뀺 뀻 뀼 뀽 뀾 뀿

B040 끀 끁 끂 끃 끄 끅 끆 끇 끈 끉 끊 끋 끌 끍 끎 끏

B050 끐 끑 끒 끓 끔 끕 끖 끗 끘 끙 끚 끛 끜 끝 끞 끟

B060 끠 끡 끢 끣 끤 끥 끦 끧 끨 끩 끪 끫 끬 끭 끮 끯

B070 끰 끱 끲 끳 끴 끵 끶 끷 끸 끹 끺 끻 끼 끽 끾 끿

B080 낀 낁 낂 낃 낄 낅 낆 낇 낈 낉 낊 낋 낌 낍 낎 낏

B090 낐 낑 낒 낓 낔 낕 낖 낗 나 낙 낚 낛 난 낝 낞 낟

B0A0 날 낡 낢 낣 낤 낥 낦 낧 남 납 낪 낫 났 낭 낮 낯

B0B0 낰 낱 낲 낳 내 낵 낶 낷 낸 낹 낺 낻 낼 낽 낾 낿

B0C0 냀 냁 냂 냃 냄 냅 냆 냇 냈 냉 냊 냋 냌 냍 냎 냏

B0D0 냐 냑 냒 냓 냔 냕 냖 냗 냘 냙 냚 냛 냜 냝 냞 냟

B0E0 냠 냡 냢 냣 냤 냥 냦 냧 냨 냩 냪 냫 냬 냭 냮 냯

B0F0 냰 냱 냲 냳 냴 냵 냶 냷 냸 냹 냺 냻 냼 냽 냾 냿

B100

B140 녀 녁 녂 녃 년 녅 녆 녇 녈 녉 녊 녋 녌 녍 녎 녏

B180 놀 놁 놂 놃 놄 놅 놆 놇 놈 놉 놊 놋 놌 농 놎 놏

B1C0 뇀 뇁 뇂 뇃 뇄 뇅 뇆 뇇 뇈 뇉 뇊 뇋 뇌 뇍 뇎 뇏

표 7. 유니코드 한 자 마디의 뒤섞기 부호분석
Table 7. Scrambling code analysis of hangul syllables in unicod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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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

B210 눓 눔 눕 눖 눗 눘 눙 눚 눛 눜 눝 눞 눟

B240 뉀 뉁 뉂 뉃 뉄 뉅 뉆 뉇 뉈 뉉 뉊 뉋 뉌 뉍 뉎 뉏

B280 늀 늁 늂 늃 늄 늅 늆 늇 늈 늉 늊 늋 늌 늍 늎 늏

B2C0 닀 닁 닂 닃 닄 닅 닆 닇 니 닉 닊 닋 닌 닍 닎 닏

B300

B340 덀 덁 덂 덃 덄 덅 덆 덇 덈 덉 덊 덋 덌 덍 덎 덏

B380 뎀 뎁 뎂 뎃 뎄 뎅 뎆 뎇 뎈 뎉 뎊 뎋 뎌 뎍 뎎 뎏

B3C0 돀 돁 돂 돃 도 독 돆 돇 돈 돉 돊 돋 돌 돍 돎 돏

B400

B410 됓 됔 됕 됖 됗 되 됙 됚 됛 된 됝 됞 됟

B420 될 됡 됢 됣 됤 됥 됦 됧 됨 됩 됪 됫 됬 됭 됮 됯

B430 됰 됱 됲 됳 됴 됵 됶 됷 됸 됹 됺 됻 됼 됽 됾 됿

B440 둀 둁 둂 둃 둄 둅 둆 둇 둈 둉 둊 둋 둌 둍 둎 둏

B480 뒀 뒁 뒂 뒃 뒄 뒅 뒆 뒇 뒈 뒉 뒊 뒋 뒌 뒍 뒎 뒏

B4C0 듀 듁 듂 듃 듄 듅 듆 듇 듈 듉 듊 듋 듌 듍 듎 듏

B500

B540 땀 땁 땂 땃 땄 땅 땆 땇 땈 땉 땊 땋 때 땍 땎 땏

B580 떀 떁 떂 떃 떄 떅 떆 떇 떈 떉 떊 떋 떌 떍 떎 떏

B5C0 뗀 뗁 뗂 뗃 뗄 뗅 뗆 뗇 뗈 뗉 뗊 뗋 뗌 뗍 뗎 뗏

B600

B640 뙀 뙁 뙂 뙃 뙄 뙅 뙆 뙇 뙈 뙉 뙊 뙋 뙌 뙍 뙎 뙏

B680 뚀 뚁 뚂 뚃 뚄 뚅 뚆 뚇 뚈 뚉 뚊 뚋 뚌 뚍 뚎 뚏

B6C0 뛀 뛁 뛂 뛃 뛄 뛅 뛆 뛇 뛈 뛉 뛊 뛋 뛌 뛍 뛎 뛏

B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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