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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CT기술의 발 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결문 검색은  간편해지고 있다. 하지만 결문을 기반으로 양형을 측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아직까지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양형이 법률상의 형량에서 많은 가 과 감경요소가 용되는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고, 법 의 주  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 결문의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AI 용에 
합하게 만드는 것에 을 맞추어 양형 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이론 , 통계  분석을 통해 양형을 

측하는 데에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을 악하 다. 한, 재 공개되어있는 결문  강력범죄 결문 50건을 분석함으로써 

결문에 필수 으로 포함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 구조에는 기본정보, 양형 정보, 양형 이유, 선고형의 결정 
이유와 같은 필수 정보뿐 아니라, 결문의 구체  내용에서 드러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범의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 다. 이는 향후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 주제어 : 양형, 양형 측, 결문, 결문 구조, AI

ABSTRACT

With the advancement of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earching for judgments through the internet has 

become increasingly convenient. However, predicting sentencing based on judgments remains a challenging task for individuals. This 

is because sentencing involves a complex process of applying aggravating and mitigating factors within the framework of legal 

provisions, and it often depends on the subjective judgment of the judge. Therefore, this research aimed to develop a model for 

predicting sentenc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by focusing on structuring the data from judgments, making it suitable for AI 

applications. Through theoret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we identified variables with high explanatory power for 

predicting sentencing. Additionally, by analyzing 50 legal judgments related to serious crimes that are publicly available, we presented 

a framework for extracting essential information from judgments. This framework encompasses basic case information, sentencing details, 

reasons for sentencing, the reason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sentence,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offenders, victims, and 

accomplices evident within the specific content of the judgment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law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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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을 통해 결문을 검색하는 것은  간편해

지고 있다. 헌법재 소에서도 지능형 통합검색을 통해 

일상용어로 헌법재 소의 결문  발간 자료 등을 찾

아볼 수 있게 하는 검색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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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2020R1A6A1A03040583)

http://dx.doi.org/10.7472/jksii.2024.25.1.91

J. Internet Comput. Serv. 
ISSN 1598-0170 (Print) / ISSN 2287-1136 (Online)
http://www.jics.or.kr
Copyright ⓒ 2024 KSII



인공지능기술 용을 한 강력범죄 결문 기반 양형 측 구조모델 개발 기  연구

92 2024. 2

정보(https://glaw.scourt.go.kr/)를 통해서도 다양한 결문

과 법령을 공개 이다. 검색이 용이해진 과정에는 ICT

기술의 발 이 있다. IC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데이터의 

형태  치를 정형화하고 별하는 것이 원활해졌기 

때문이다. ICT기술의 발달로 법률, 의료 등 문 서비스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온라인 법률 서

비스 시장이 확 되고 있다.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는  

세계 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연어처리 기반 인공지능인 

GPT-3나 비지도 학습에 기반한 자율성장 인공지능 개발 

등으로 빠른 속도로 발 하고 있다[1]. 미국의 경우, 

COMPAS라는 인공지능 형량 단 알고리즘의 활용해 형

을 양정한 사례가 있다[2].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단 기

의 수치화가 비교  용이한 양형 단에 있어 재범 

험성을 단하는 알고리즘은 활용 이지만, 결의 여

러 요소를 로그램화·시스템화하는 시도는 아직 진행형

이다[3]. 반면 국내에서는 련 연구 진행이 더디고, 국외

마  실질  사용자는 법무당국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내

에서는 더더욱 개인이 이를 이용해 실제에 용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양형의 측이 어려운 이유는 법률상의 법정형에서 

양형기 의 양형인자를 통해 가 과 감경이 발생하고, 

기  내에서 법 의 주  단이 들어가는 복합 인 

형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양형인자를 수치화 

는 계량화할 경우 양형의 측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

지만 양형인자의 수치화를 한 객  기 을 찾기 어

려울 뿐 아니라 양형 과정이 획일화됨으로써 구체 으로 

타당한 양형을 실 하기 곤란해지는 문제 이 있다(양형

원회, 2023년 12월 6일). 따라서, 양형 측범주를 좁히

는 데에는 AI기술 용을 한 양형 련 데이터의 형태

를 정형화하고 이를 통해 학습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결문은 지속 으로 축 되는 자료로서, 빅데이터 

활용에 가치있는 데이터이지만 이 의 연구들은 이론  

분석  통계  양형 연구를 심으로 행해져왔다. 최근 

발 한 ICT기술과 목하여 법률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 

결문을 정량 으로 측정하거나 학습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결문을 정량 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면 방 한 결문 데이터

를 통해 객  지표를 추출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양형 

측에 양질의 데이터를 축 할 수 있다. 한 기존 RNN 

방식을 통한 LJP(Legal Judgment Prediction)는 결문과 

같은 텍스트 순차 데이터를 모델링하기에 좋지만 무 

길면 모델의 정보가 손실되는 단 이 있고, BERT 방식 

한 긴 텍스트를 사용하기에 부족한 이 있다. 주로 일

반 인 말뭉치의 비정형 데이터로 훈련된 모델은 법률 

분야에서 제 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4]. 한 이

번 연구와 후속 연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양형 측이 가

능해진다면, 양형에 한 국민 불신을 제거하고 양형에 

한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법률 사각지

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양형 련 연구들을 통해

서 주된 양형 련 연구의 분석방법을 악하고 측력

이 높은 변인과 낮은 변인은 무엇인지 악했다. 더 나아

가 양형 측을 해 결문 구조에 등장하는 기본 정보

와 환경 정보  양형 인자를 악하여 결문을 정량화

하기 한 틀을 구축했다. 결문에서 드러나는 가해자·

피해자·공범의 정보 한 취합한 결문의 구조 분석을 

진행하 다.

2. 개념  이론  배경

2.1 양형

양형은 법정형에서의 형의 종류를 선택한 후 법률상 

가 ·감경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 에서 구체

으로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넓게는 선고 여

부(선고유 )나 집행여부(집행유 )를 결정하는 것까지

를 포함하는 개념이다[1][5]. 형벌은 범죄에 상응한 책임

을 제로 하고, 형벌의 지배  학설에 따르면 일반 방 

 특별 방의 목 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2.2 양형 이론

일반 으로, 법 이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은 두 가지

로 분류된다. 먼  형사사법체계의 공정함과 균형을 주

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공정함, 불균형, 편견됨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는 규범 ·법  시각(Normative/Legalistic Perspective)

이라 불리고, 후자는  심 시각(Focal Concerns 

Perspective)이다[6][7][8][9].

규범 ·법  시각에 따르면 양형은 형식 합리 인

(formal rational) 과정으로 본다. 형식성은 법  문제가 

으로 법에 근거하여 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형이 범죄의 유형  심각성과 범죄경력, 즉 법  요인

들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며, 공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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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양형 이론의 두 가지 시각

(Table 1) Two Perspectives of Sentencing Theory

양형이론 의        미

규범 ·법  시각

형식 합리 인 과정이며, 양형이 범죄
의 유형  심각성과 범죄경력, 즉 법

 요인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며 공
정하다는 것이다.

 심 시각

실질 합리  는 주  합리 인 과
정이며, 법 이외에도 윤리 , 감정

, 정치  고려 등의 법 외  고려
가 포함되어 양형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심 시각은 양형이 실질 합리  는 주  합

리 인 과정으로 본다[10][11]. 법 이외에도 윤리 , 감정

, 정치  고려 등의 법 외  고려가 포함되어 양형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 들의 세 가지 주  심

과 목 이 있고, 그 세 가지는 죄상의 인식, 재범 험으로

부터 지역사회의 보호, 양형결정의 실제  강제와 결과에 

한 정의의 토 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하지만 법 은 

제한된 정보하에서 죄상, 험성, 기타 실체를 단함에 

있어 범죄자의 인종, 성, 연령, 계층과 같은 지 특성과 같

은 고정 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10][12][13][14]. 이러

한 이론들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늙은 사람보다는 은 사

람이, 상류층보다는 하류층이, 백인보다는 소수인종이, 더 

인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양형의 불균형이 발생

한다고 말한다. 규범 ·법  시각에서 양형이 법  요인

인 범죄 심각성과 범죄 경력으로 결정된다는 것에 더불

어서  심 시각에서는 해악의 정도, 범행책임의 

인정여부와 같은 요인들도 법 의 양형 단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하게 여겨진다[15].

2.1.3 양형기

양형기 은 법 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 으로서, ‘법정형’ 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를 선택하

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 ·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 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

행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 이다.

양형기 은 원칙 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법 이 양

형기 을 이탈하는 경우 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  사유 없이 양형기 을 반할 수는 없다.

양형 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 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거나 사회 으로 요한 범죄의 양형기 을 우

선 설정하고 진 으로 양형기  설정 범 를 확 하고 

있다. 2009년 처음 시행하여 재는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 이 시행 이며 양형 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한 추가 양형기  설정 작업  기존 양형기 의 수정·보

완을 지속 으로 진행하고 있다(양형 원회, 2023년 7월 

9일).

양형기  용에 있어 한국은 개별  양형기 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범죄유형별로 형량범 를 정한 양형기

표와 양형인자표를 통해 양형을 결정한다. 각 범죄 유

형의 형량범 를 다시 감경 ·기본·가 이라는 3단계 권

고 역으로 나  후 구체  양형인자를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양형인자의 평가는 각 상 범죄별로 

악하나, 양형인자의 분류와 평가원칙은 공통으로 사용

된다. 양형인자는 가 인자와 감경인자,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그리고 행 인자와 행 자/기타인자로 구

분된다[16].

가 인자는 책임, 즉 형량을 증가시키는 인자이고, 감

경인자는 그와 반 로 책임을 감소시키는 인자이다. 특

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구분은 향력과 권고

역의 구분이다. 특별양형인자는 형량에 큰 향력을 가

지면서 권고 역 결정에 사용된다. 일반양형인자는 특

별양형인자에 못 미치는 향력을 지니고, 권고 역 결

정에는 사용되지 아니하지만, 권고 역 내에서의 형량 

결정에는 사용된다. 행 인자와 행 자/기타인자의 구분

은 범죄행  자체에 련되는 요소를 행 인자로, 피고

인과 련된 요소는 행 자/기타인자로 구분한다. 행

인자와 행 자/기타인자  행 인자를 더 하게 고려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양형과 련한 선행연구 5편을 통해 기

존 연구들의 분석방법  양형 측에 향력이 높은 변

인을 악하 다. 한 한국심리과학센터(KAPS)에서 공

개된 강력사건 결사례의 5  강력범죄(살인, 강도, 

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범죄) 하 심 결문 50건을 분

석하여 결문 구조를 정형화하 다. 결문은 범죄의 

다양한 양상을 포함하고 경합과 같이 다수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실제 50개의 결문에 약 150개의 사건

정보로 구성된다. 하 심으로 한정한 이유는 3심 제도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 내에서 법원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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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결문 구조화 방식

(figure 1) Method of structuring judgment

으로 법률심을 진행하고, 하 심인 1심과 2심은 사실

에 한 단, 사실심을 진행하므로 범죄에 한 구체

인 사실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강력범죄로 한정한 이유

는 용 유형이 명확하며, 다른 범죄에 비해 상 으로 

정형화된 형태이므로 구조화  용에 용이할 것으로 

단되었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된 선행연구  1편은 피해자 심으

로 연구된 것이며, 나머지는 양형요인  법률 ·법률외

 변수를 상으로 한 연구이며, 모두 통계  양형 연구

이다.

법  요소인 범죄 심각성  범죄경력 부분이 선행연

구 부분에서 양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

를 통해 범죄 심각성과 범죄경력이 양형에 미치는 향

력이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 인 인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3과 표 4는 강력사건 결사례의 결문을 통해 

결문 구조를 정형화한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측정되는 정

보를 부분을 취합할 수 있는 형태이며, 뿐만 아니라 

결문 기본정보, 결문 내의 양형정보, 양형 이유, 선고형

의 결정, 가해자·피해자·공범의 기본정보를 취합할 수 있

는 형태를 갖추었다. 가해자·피해자·공범의 정보의 경우 

모든 결문에 체 정보가 등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되는 경우가 있어 가능한 많은 정보를 포 하며 취합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했다.

(표 2) 선행연구와 측력이 높은 변인

(Table 2) Prior research and Variables with high 

predictive

연구 측력이 높은 변인

피해자 련 요인과 양형: 
폭력범을 심으로(이민
식, 2009)[17]

인구학 변인(종교 유무), 범죄 심각성 
 범죄경력 (범죄 심각성, 범죄경력), 

피해자 련 특성(피해자 수, 미성년자, 
피해도발, 동정심)

살인미수범죄의 양형에 
한 경험  연구 제 1

기 양형기  용 황 
분석(이민식· 박미랑, 
2010)[18]

특별양형인자(미필  고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계획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_미필  고의 피해자 
처벌불원의 경우 형량감소, 계획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의 경우 형량 
증가

살인범들의 양형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이민식, 
2006)[19]

교육수 , 범죄경력(최 수감연령), 
범죄유형과 심각성(범인 수, 주범여부, 
흉기사 소지여부, 사체유기훼손여부, 
살인유형(강도강간)), 
피해자 련특성(피해자 수)

메스암페타민사범의 양
형에 있어서 법  요소
와 법외  요소의 향
( 이 민 식 · 박 미 랑 , 
2010)[20]

범죄 심각성(공범 수, 범행유형, 
계속성), 범죄경력(동종 과, 이종 과, 

범 과), 법 외 변수(범행부인정도, 
변호인유형), 인구학  특성(성별)

도범죄의 양형에 있어 
법 요소와 법외  요소
의 향(박미랑·이민식, 
2013)[21]

범죄 심각성(범죄유형, 문  조직  
범행, 흉기휴 야간손괴침입, 피해 함, 
범죄개수), 범죄경력(동종 과 실형 
개월 수), 법정진행요인(진지한 반성, 
자수·자백, 우여부, 처벌불원), 
법외 요인(성별, 직업유무, 
생계형범죄)

표 3은 결문에서 기본 으로 가지고 있는 필수 정보

를 토 로 만든 구조이다. 표4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범이 지닌 개인  정보를 각각 입력할 수 있다. 선행연

구에서 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난 인구학 변인  

종교유무와 성별이 모두 포함된다. 종교유무는 표4의 14

번 기타특징에 입력이 가능하다, 선행연구 모두에서 

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나는 범죄 심각성은 표3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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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정보와 양형 이유, 선고형의 결정에 입력이 가능하고, 

범죄경력은 표4의 범죄 력 부분을 통해 입력 가능하다. 

이외에도 법 외 변수  변호인 유형도 표3을 통해 입

력이 가능하다. 한 가해자의 경우에는 표4의 피해자와

의 계, 공범과의 계 등을 통해 특별양형인자 는 일

반양형인자로 분류되는 친족 계 혹은 신고의무자, 인  

신뢰 계 이용 범죄 등도 악이 가능하다.

(표 3) 결문 기본정보·양형정보·양형 이유·선고형의 결정 

구조

(Table 3) The structure of basic information of 

the judgment, sentencing information, 

reasons for sentencing, reasons for 

the decision of the sentence

기본정보 항목

1. 사건번호

2. 판결선고일

3. 심급

4. 유/무죄

5. (강력)범죄유형

6. 죄명

7. 관할법원

8. 변호사(국선/사선)

9. 기수/미수/경합

10. 단독/공동

10-1. 공범 수

양형정보 항목

1. 양형종류

2. 양형정도(개월)

3. 양형정도(금액)

3. 법령의 적용

3-1.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2. 상상적 경합 유무

3-2-1. 형이 가장 무거운 죄

3-3. 경합범가중유무

3-4. 누범가중유무

3-4. 명령

양형 이유 항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1. 유형의 결정

2-2. 특별양형인자

3. 배심원양형의견(국민참여재판)

선고형의 결정 항목

1. 불리한정상

2. 유리한정상

(표 4) 가해자·피해자·공범 기본정보 구조

(Table 4) The structure of the basic information 

of offenders, victims, accomplices

구분 항목

1. 연령

2. 성별

3. 국적

4. 직업

5. 피해자와의 관계

6. 공범과의 관계

7. 주거지

8. 등록기준지

9. 범죄전력횟수

9-1. 범죄전력

9-2. 범죄전력양형종류

9-3. 범죄전력양형정도

9-4. 범죄전력양형금액

10. 성장환경

10-1. 과거

10-1-1. 

가족형태

10-1-2. 

범죄피해경험

10-1-3. 

경제·생활수준

10-2. 현재

10-1-1. 

가족형태

10-1-2. 

범죄피해경험

10-1-3. 

경제·생활수준

10-3. 기타

11. 주취상태

12. 장애 및 질환 여부

13. 착의

14. 기타특징

5. 결론  함의

기존 양형과 련한 연구들은 다수가 양형에 향

을 미치는 양형인자에 한 이론  논의 혹은 법 ·법외

 요소의 향력에 한 통계  연구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법 ·법외  변인들의 향력에 한 선행연구들

을 통하여 측력이 높은 변인들과 결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 구조를 정형화했다. 선행연구와 강

력범죄 결문을 기반으로 하여 인공지능에 용 가능한 

구조 구축에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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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해외와 비교하여 인공지능기술과 양형

을 목한 연구가 비교  소수이며, 인공지능보다는 통계

와 련한 연구가 많았다. 해외의 경우 COMPAS와 같은 

재범 측 알고리즘을 법무당국에서 사용한 사례가 있으

며, LJP(Legal Judgment Prediction)에 한 연구 등, 인공지

능기술을 통한 결  양형, 재범 측 연구가 진행  

용되고 있는 추세이다[4][22][23]. 국내에서도 2018년 기

계학습 모델을 통한 형량 측 연구가 진행되었고[24],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서 본 연구를 진행하 다.

향후 진행될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틀을 이용하여 생성된 학습데이터로 이용, 기존 말뭉치 

형태인 긴 텍스트의 비정형데이터를 바로 학습시키는 방

식과의 효과성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

해 역추   검증의 과정을 거쳐, 보다 나은 학습 데이

터세트를 제공할 수 있게되면, 궁극 으로는 인공지능기

술의 용을 통한 양형 측으로 일 성과 신뢰성 있는 

양형 측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국민의 양형 

불신을 감소시키고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체의 

사회  비용을 일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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