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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끄는 말 

한글에 관한 연구는 국어학의 다방면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글꼴의 형태 

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홉한 실정이다. 물론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정형화된 글 

꼴인 바탕체(명조)와 돋웅체(고틱)의 제작을 위한 자소 모아쓰기의 공간배치 연 

구가 미술계와 업계에서 많이 진전되어 있고， 몇몇 다른 형태의 글괄에 관한 연 

구 또한 많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연구도 글팔 디자이너의 미술적 감각에 

의존한 것으로 많은 경우 컴퓨터를 통한 글꼴의 합성의 기초 자료로 쓰기에는 

미홉한 점이 많다. 

로마자에서는 르네상스 이래 밑선(Baseline) • 세리프(Serif) 동의 기본적 개념 

과， 그 기하학적 배치， 곡선의 수학적 표현 퉁에 관한 아주 상세한 연구 결과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글꼴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작되었 

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막상 한글의 뿌리인 고전，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관한 원전에 충실한 연구가 지금까지 별로 없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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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기하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는 원전의 감각을 충실히 살리 

면서 현재의 컴퓨터 환경에 맞는 글꼴을 제작하기 위한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엿볼 수도 있다는 국어학적 의미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최초의 한글이라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사람들이 이를 현 

대 글자꼴의 눈으로 보고， 현대의 감각에 맞는 글꼴의 제작에 초점을 맞췄기 때 

문인 것 같다. 시중에 통용되는 훈민정음 글꼴은 대부분 원전 자소의 감각을 살 

리면서 현대 글꼴의 제약 조건하에서 제작된 절충식 글꼴이며 따라서 원전의 의 

도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작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아래에서도 밝히겠지만， 훈민 

정음 해례본은 일정한 크기의 틀(상자 Box)에 맞춰 모든 글자를 제작해야 하 

는 현대적 글꼴의 근본 철학과는 다른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는 본 논문에서 이의 규명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고， 또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원전의 글자를 재합성하였다. 이렇게 합성된 글자를 원전의 글자와 비교 

해 보면 (그립 l07t - 10마) • 원전의 감각이나 공간 배치의 면에서 상당히 근접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1가 -11나에서는 이렇게 합성된 글자를 가지 

고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을 다시 썼다. 여기에서도 원전의 감각이 충실히 살아 있 

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매우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합성 결 

과는 훈민정음 해례본 제작자의 공간 배치의 의도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세종대왕은 기하학자이다 .. 라고 하신 홍윤표 선생님의 주장을 간접 

적으로나마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 과정 

2. 1. 분석율 위한 기초 작업 

우리는 한글 학회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을 원전으로 선택하였고， 이에 나오 

는 글자를 스캐너 (Scanner)로 스캔(Scan)하여 그 자료를 빗뱀 (Bitmap)형식으 

로 저장한 후， 그에 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atabase) 에 저장하였다. 표 l은 

우리가 사용한 코드이며 초성과 종성은 통일한 코드를 사용하였지만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하거나 계산올 할 때에는 초성과 종성을 구별하여 자료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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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현대 글꼴， 특히 바탕체 제작의 한 예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 것은 

모든 글.A}는 통일한 크기의 틀(상자: Box) 에 채워져야 하며， 시각적 효과 때문 

에 배열상의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선 (a)는 (밭칭)밑선으로서 

모든 받침의 시각적 바닥이 놓여야 하는 선이고， 선 (b)는 기퉁선으로서 모든 기 

둥의 시각적 오른쪽이 놓여야 하는 선이다. 실제의 글꼴 제작에는 이와 같이 고 

려해야 할 변수(Parameter)가 무수히 많고 모든 글꼴 제작에는 이러한 변수값 

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 글꼴의 근간을 이루는 바탕체(명조) 

와 돋움체(고닥) 형태의 확립은 근본적으로 최정호 님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러 

한 방식은 아직도 우리 현대 글꼴의 기본으로 쓰이고 있다. 

(b) 

그림 1. 현대어 글꼴 

그림 2와 그림 3은 몇 가지 원전 글자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글자의 크기는 (특히 위 아래의 크기) 현대적 글꼴과는 달리 크기가 일정하 

지 않고， 좌우의 크기 또한 일정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로쓰기로 쓰여졌기 때문에 위， 아래의 크기는 변화가 심하고， 좌우는 먹줄 사 

이에서 쓰여진 관계로 그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일반적으로 글자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밑선， 기둥선의 개념이 존재한 

혼적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글꼴의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현대 글팔 

의 눈이라는 선입관을 배제하고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이를 분석해 나가야만 한 

다. 그러나 원전의 글꼴을 만든 사랍의 의도를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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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으로 그의 기본 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채택한 방 

식은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서， 우선 글자를 모음의 형태(수평， 수직， 복모음)에 

따라 그리고 받침의 유무에 따라 여섯 가지 유형으로 가른 후 그의 각 자소의 

크기를 조사하여 각 유형별 자소 크기의 통계적 평균치를 그 대표 크기로 태하 

고， 글자를 이루는 각 자소를 감싸는 최소 상자(Box) 중심의 위치를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F、•• ·밟· 툰
솥
 

벼
 그림 2. 원전 글자의 높이가 불균일하다. 

h훌혜 
그림 3. 원전 글자의 폭이 불균일하다. 

를겐 

그립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소들의 크기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림 9가 - 9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성과 종성의 최소 

상자 중심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 

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관찰할 수 었다. 훈민정음 글자의 자 

소의 공간 배치는 매우 초보적인 변수만 가지고도 일차적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자소 중심의 배치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비교적 균일하 

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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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처리 방법은 위와 같이 공간 배치의 기본적 요소를 발견하는 데에만 유 

용한 것만이 아니고 원전에 나오지 않는 글자를 이루는 자소의 크기 및 자소 중 

심 상자의 공간 배치 추정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 

음 절에서 설명되어 있고 이를 통한 자소의 제작 과정의 설명은 제 삼절에서 설 

명되어 있다. 

2.2. 글자의 유형 (Type) 

한글은 그의 구성 원리가 우선 모음의 모양(가로형， 세로형， 복모음)에 따라 

자소의 배치가 크게 달라지고， 또한 받칩의 유무에 따라 그 배치가 크게 바뀐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이 글자들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유형 1 : 받침 없는세로형태의모음(예)}， >>，]:，~， -], ~1.~， ~1. 1 
유형 2 : 받침 없는 가로 형태의 모음 (예) ...J--, μ， -「， TT, -, 、

유형 3 : 받침 없는 복모음 (예)과， 패， 괴， 궈， 궤， 귀， -1, 파， 얘， -" 냄， 

례， 버， 、1. 1, _l 

유형 4 : 받침 있는 세로 형태의 모음， 즉 유형 1 + 받침 
유형 5 : 받침 있는 가로 형태의 모음， 즉 유형 2 + 받침 
유형 6 : 받침 있는 복모음， 즉 유형 3 + 받침 

물론 초성이나 종성이 복자음인 경우， 또는 모음의 형태가 복잡한 정도에 따 

라 위의 유형은 더 세분화될 수 있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분류를 택했다. 다만 그 

림 107} - 10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전 수록 글자는 단지 1907.} 뿐이며 더구나 
유형 3과 6의 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통계적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 

리의 통계적 작업은 주로 유형 1, 2, 4, 5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2.3. 최소 상자의 크기 

자소의 최소 상자는 자소를 싸고 있는 최소 크기 사각형을 말하며， 본 논문에 

서는 혼히 상자라 부른다. 자음 최소 상자의 크기는 폭과 높이를 따로 계산하여 

다른 두 유형과의 관계를 찾았다. 예를 들면 그립 8의 도표 l에서는 x축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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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초성의 폭을 표시하고 y축은 유형 4의 초성의 폭을 표시한다. 이와 같이 하 

여 제l 사분면 위에 대응하는 점을 찍은 후 이를 가장 잘 근사하는 원점을 지나 

는 직선을 찾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초성， 중성 또는 종성의 높이 또는 폭을 

두 개의 유형 대비로 표시한 것이 그림 8이다. 이 그립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 

소들은 일정한 비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우리는 회귀 분석 

이라 부른다. 통계학에서 회귀 분석은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잘 근사하는 직션을 

찾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 

리는 뒤에서 설명할 합성의 과정을 통하여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도록 셜정하는 

것이 더욱 원전의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 직선이 모두 원점을 지나도록 설정하였다. 

이러한회귀 분석 방법은원전에 없는글자의 자소의 크기를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면 표 2에는 유형 1에 나온 초성의 크기를 기록했다. 표 

1의 코드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드 8은 ‘tr.’을 나타내는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 1에서는 이 초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표 2의 처음 열에는 그의 

폭과 높이가 0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대로 유형 4에서는 ‘α’이 나타나는데 그 크 

기는 폭 272, 높이 191로 두 번째 열에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유형 l과 유형 

4를 비교하는 그립 8의 도표 l에서 y축의 점으로 찍히게 된다. 표 2의 세 번째 

열에서는 유형 l에서의 ‘tr.’의 크기를 회귀 분석 결과에 의해 폭 293, 높이 252로 

기록되어 있다. 이의 폭 293은 그립 8의 도표 1에서 유형 4와 유형 1의 비례 관 

계인 0.928:1에 의하여 계산된 결과이며， 이의 높이 252는 그립 8의 도표 2에서 

유형 4와 유형 1의 비례 관계인 0.756:1에 의하여 계산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전에 기록되지 않은 자소의 폭과 높이를 구해서 기록한 결과가 회해 

분석 결과로 표시된 표들에 기재되어 있다. 다만 본 논문의 지면 관계상 이 자료 

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원전의 자료와 회귀 분석 결과를 기록하고 이 방법 

으로 불가능한 경우 우리가 적당한 크기로 임의 기록하였다. 물론 다양한 비교 

방법을 구사하면 이와 같은 임의성은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2.4. 최소 상자 중심 자료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에서는 글자 전체를 포함하는 상자(Bounding Box)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자 내의 절대 좌표로 자소의 중심을 표시할 수는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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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는 초성의 중심을 원점으로 설정하고 중성과 종성의 중심을 이 원점에 

대한 상대 좌표로 기록하였다. 그림 9가 - 9다는 이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유형별로 중성과 종성의 중심은 거의 한 점에 집 

중(cluster)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중점으로부터의 변화는 아주 작음을 볼 수 있 

다. 아래의 자료는최소상자중심을분류하기 위한코드묶음을보여 주고 있다. 

자음 전체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높이 가 작은 자음 = 1 2 3 4 21 22 53 55 74 75: 
높이 가 큰 자음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28 29 30 54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동그라미가 들어간 자음 = 6 16 23 30 61 72 73 80 81 82 83 
84 85 86: 

동그라미가 안 들어간 긴 자음 = 5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4 25 26 27 28 29 54 56 57 58 59 
60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6 77 78 79: 

아래로 오목한 자음 = 1 21 24 26 27 
아래로 안 오목한 자음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5 28 29 30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높이 가 보통인 자음 = 2 3 4 5 7 8 17 22 25 29 53 54 
55 56 63 64 74 75 76 78 79: 

높이 가 큰 자음2 = 6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3 

28 30 53 57 58 59 60 61 62 65 66 67 68 69 70 71 
72 73 77 80 81 82 83 84 85 86: 

높이 가 아주 큰 자음 = 6 16 23 26 30 61 65 72 73 80 81 82 
83 84 8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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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자음 =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4 25 27 28 29 
53 54 55 56 57 58 59 60 62 63 64 66 67 68 69 70 
71 74 75 76 77 78 79 ; 

(.7.}음 전체) = (높이가 작은 자음) + (높이가 큰 자읍) ; 
(높이가 큰 X냄) = (동그라미가 들어간 2냄) + 

(동그라미가 안 들어간 긴 자음) : 

(자음 전체) = (아래로 오목한 자음) + 
(아래로 안 오목한 자음) ; 

(아래로 안 오목한 자음) = (높이가 보통인 자음) + 
(높이가 큰 자음2); 

(자음 전체) = (높이가 아주 큰 자음) + 
(높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자음) ; 

이 코드 묶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유형을 26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유형별 

구분은 표 3가， 3나에 기록되어 있다. 이 분류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모음의 중 

심은 ‘}’, ‘ H’, ‘ t ’, ‘ R ’의 경우와 ‘}’, ‘ ~1 ’， ‘ 1’, ‘헤’의 경우가 다르고 또 ‘ l ’의 
경우가 다르며 또 가로 모음인 경우 ‘...l-’, ‘μ’의 경우와 ‘T ’, ‘TT’의 경우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또한 받침의 크기와 열린 모양에 따라 중심이 이동하므로 이와 같 

이 세분화된 것이다. 

3. 글팔 합성 

우리의 연구 목적은 첫째 훈민정음 해례본 글자를 구성하는 가장 간단한 기하 

학적 원리를 찾고자 함에 있고 또 이를 이용하여 원본에 없는 글자를 합성하려 

는 데에 었다. 글꼴 합성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흥미로운 일일뿐 아니라 우리 이 

론의 타당성 테스트로 간주될 수도 있다. 우리의 방식은 수학적 자동 방식이므로 

원전의 190자로부터 논리적으로 가능한 수십만 개의 글자의 조합도 가능하다는 

뭇이다. 다만 실제로 사용의 필요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는 글자는 대략 현대어 

11, 192자， 옛한글 수천자 동을 포함한 약 이만 자 정도이다. 우리의 합성 결과를 

보면 글자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인 반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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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자음이나 복잡한 중성을 가진 글자는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 이는 원전의 글 

자가 대부분 간단한 모양밖에 없는 관계로 복잡한 글자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글자 합성의 제일 처음 문제는 위의 분석 결과가 자소의 크기와 자소 

의 중심 좌표를 줄뿐이고 실제의 자소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소는 

매우 다양한 크기로 나타나야 하는데， 어떻게 주어진 최소 상자에 자소를 채워 

넣을(fit)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를 해결한 것이 아래의 자소의 크기 변환 알고 

리듬 (Resize Algorithm)ol다. 

3.1 . 자소 크기 변환 알고리듬 (Resize Algorithm) 

자소를 주어진 최소 상자에 채워 넣는 크기 변환 알고리듬의 중요한 요구 조 

건은 글Þ-}의 전체 크기는 변하여도 획의 굵기는 일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때 획의 굵기가 변한다면 자소의 굵기가 제각각이 되어 조형이 깨지게 되므 

로， 획의 굵기를 유지하는 크기 변환 알고리듬이 필요하게 된다. 또 하나의 중 

요한 요구 조건은 목각이 갖는 투박하면서도 불규칙해 보이는 감을 어떻게 유지 

하면서 변환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우선 각 자소의 대표 형태를 원전으로부터 선돼하여 빗뱀 (Bitmap)으 

로부터 외곽선(Out!ine)을 추출하여 작은 선분(Line Segment)의 형태로 저장하 

고 이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대표 자소에 변환을 가하였다. 우리 

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가로획과 세로획의 균일화를 피하였고 

이를 통하여 목각 특유의 불규칙한 가운데에서의 질서의 감을 구현하고자 하였 

다. 자소 크기 변환 알고리듬은 자소의 대체적 형태에 따라 달리 구성하였는데 

이는 크게 아래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3.1.1. 가로획과 세로획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모음과 "', L , t:: 풍의 ~}음) 

그립 4는 이러한 알고리듬을 도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획의 

끝 부분이나 획이 만나는 부분은 고정이 되도록 알고리듬이 구현되었고， 이러한 

부분 고정 방식이 바로 획의 굵기를 유지하는 기본이 된다. 이의 구체적 설명은 

수학적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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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의 외각선 자료 부분적인 형태를 잡은 모습 

텍二홉;; 

새로운 상자를 잡은 모습 크기가 변환된 자소 

그림 4. 

3.1.2. 사션이 률에간 경우 (^, ^, *, å 풍의 자음) 

자소의 외각선 자료 새로운상자를 잡은 모습 

크기가변환된 자소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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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이 들어간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예와 같이 일정부분을 선돼 고정할 수가 

없고， 또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우의 비율에 따라 그 기울기가 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극접 (extreme point)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자소의 굵기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변환을 하여 준다^. ;;;의 경우는 윗부분의 획을 ‘ λ’에 얹 

는 형태로 간주하여 변환을 복합적으로 적용한다. 이의 구체적 설명 역시 수학적 
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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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곡션이 들어간 경우 (0. 6 , 효， 0의 자음) 

원이 있는 자소는 상자의 모양에 관계없이 원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즉 

원을 타원의 형태로 바꾸어 변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 세로 중 단축 
을 기준으로 하는 상자를 가정 변환하게 된다. 물론 기준이 되는 곳은 새로 잡은 

상자의 중심이다. 그리고， 내부의 원의 경우에 있어서의 변환은 글자의 굵기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맞추어 계산을 통한 변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변환 방식은 

그림 6에 도시되어 있다. 또한， 위의 경우와 같이 Ò. 동 õ의 경우 역시 합성의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 이의 구체적 셜영 역시 수학적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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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새로운 상자를 잡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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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소의 조합을 통한 글자의 형성 

앞서 제시한 자료로부터 각 자소의 중심과 상자 크기를 계산， 코드로부터 글 

자를 만들게 된다. 다음의 그림은 ‘각’자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립 7의 결과는 이러한 방식만으로 합성한 예이다. 다만 글자가 복잡한 자소 

를 가진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소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그링 107t - 10마의 결과물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자소 사이의 거리가 일청하지 

않는 등 상당히 불규칙한 면이 많음을 알 수 었다. 이는 원전 자체가 상당히 불 

규칙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술 연구용으로는 당연한 일이나， 대중이 사용하는 

글꼴을 제작한다는 업장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변수(Parameter)를 더 세분화하고， 많은 규칙성을 부여하면 해결될 수 있 

는 문제이다. 특히 상자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그 간격을 조정하는 방법을 도입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림 7. 

4.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최초의 한글이라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훈민정음 해례본 글 

꼴의 기하학적 공간 구성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훈민정음 글꼴이 매우 간단한 공간 배치의 원리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을 높였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고려한 연은 매우 단순한 몇 가지 변수에 불과한 것 

이며 실제로는 이 보다 새로운 연들을 분석해야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우리 연구의 의의는 이러한 면을 시도했다는 데에 있으며， 앞으로 사계의 

전문가들의 많은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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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래 문화체육부의 제의로 시작된 것으로， 우리의 연구를 지원하 

여 주신 문화체육부， 특히 임원선 사무관님과 서울대학교 수학연구소 대역해석 

학 연구센터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또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홍윤표， 안상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고， 그 동안 우리를 지원하여 

주신， 현대 미디어 시스템의 이진기 사장님， 김준완， 강태원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표시하고 싶다. 우리의 연구에 많은 도웅을 주신 현대 미디어 시스댐의 

최현주 님 ， 양한한 님 ， 백명주 넙， 김청한 님， 탁신해 님， 김진영 님께도 감사의 

돗을 표하고 싶고， 끝으로 우리에게 폰트를 위시한 컴퓨터 산업 전반에 걸쳐 도 

움을 주시고 있는 한국 마이크로 소프트 홍선기 상무님께도 이 자리를 벌어 감 

사의 뭇을 표시하고 싶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우리가 얻은 자소의 크기와 자소 최소 상자의 중 

심에 관한 구체적 수치 자료를 싣지 못하였다. 보다 구체적 자료를 원하시는 분 

은 저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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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끼 19 뻐 37 55 나 73 뱅 91 괴| 
2111 20 바 38 ~I 56 u 74 92 

31 1\ 21 A 39 _._ 57 111 75 IJ. 93 • 

41L 22 M 40 ‘} 58 ~ 76 94 

51 1l 23 。 41 ..Ji 59 iI 77 뻐 95 

61 1..å 24 ^ 42 60 ~ 78 M 96 」
71[: 25 iJ. 43 .:.L 61 lb 79 A 
81II 26 * 44 -- 62 IIJ 80 。。

9 근 27 격 45 ~ 63 l1A 81 0 
10 면 28 E 46 녁l 64 DA 82 

11 æ 29 n 47 65 범 83 

12 æ 30 * 48 --- 66 Hl 84 효。 

13 2A 31 49 67 HI 85 .LL - 。。

14 ~ 32 50 68 ILQ 86 5 
15 ~ 33 51 69 1 87 파: 
16 ~ 34 70 HA 88 ..::.예 
17 口 35 53 나 71 UE 89 

18 닙 36 il 54 LI 72 t를 90 ~ 
표 1. 자소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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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Z 

l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원전 회귀분석 

유형l 유형4 유형 l 유형4 

157 275 162 194 157 275 162 19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0 279 189 193 220 279 189 19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38 272 218 185 238 272 218 185 
0 0 272 191 293 252 272 191 

180 270 190 209 180 270 190 20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0 273 197 183 220 273 197 183 
208 284 193 198 208 284 193 19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장6 250 216 211 246 250 216 211 

0 0 0 0 0 0 0 0 
212 2CJ7 194 190 212 207 194 190 
249 268 240 205 249 268 240 205 

0 0 0 0 0 0 0 0 
208 290 221 222 208 290 221 222 
159 284 0 0 159 284 147 214 
260 267 221 192 260 267 221 192 
258 258 0 0 258 258 239 195 
202 291 197 242 202 291 197 242 
129 326 132 224 129 326 132 224 
160 315 0 0 160 315 159 226 
142 340 135 253 142 340 135 253 

0 0 0 0 160 315 159 226 
130 318 129 230 130 318 129 230 
203 328 0 0 203 328 202 235 
124 327 129 241 124 327 129 24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표 2. 유형 1과 유형 4의 자소 크기의 원본 자료와 

회귀 분석에 의한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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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S 초성/중성/종성 유형 초성/충성/종성 

자음 / 1 21 / 
1 31 32 33 34 / 8 39 43 / 
높이가 아주크지는 높이가 작은자음 
않은자음 

자음 / 24 26 27 / 
2 31 32 33 34 / 9 39 43 / 

없음 동그라미가들어간 
자음 

자음 / 24 26 27 / 
3 35 36 37 38 / 10 39 43 / 

높이가 아주크지는 동그라미가 안들어간 
않은자음 긴자음 

자음 / 24 26 27 / 
4 35 36 37 38 / 11 39 43 / 

없음 높이가 작은자음 

자음 / 아래로 안오목한 
5 51 / 자음/ 

자음 12 39 43 / 
높이가 작은자음 

자음 / 아래로 안오목한 
6 51 / 자음/ 

없음 13 39 43 / 
높이가큰자음 

1 21 / 높이가 큰 자음2 / 
7 39 43 / 14 39 43 / 
높이가큰자음 높이가 작은자음 

표 3가. 자소 중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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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초성/중성/종성 유형 초성/충성/종생 

높이가 큰 자음2 / 자음 / 
15 39 43 / 21 49 / 

높이가큰자읍 자음 

자음 / 자음 / 
16 39 43 / 22 49 / 

없음 없음 

높이가 작은자음 / 자음/ 
17 44 48 / 23 93 / 

자음 자음 

동그라미가 안들어간 자음/ 
긴 자음/ 24 93 / 

18 44 48 / 없음 
자음 

동자그음라 /미가 들어간 자음 / 
25 31 32 33 34 / 

19 44 48 / 높이가 아주큰자음 
자읍 

자음 / 자음 / 
20 44 48 / 26 35 36 37 38 / 

없읍 / 높이가 아주큰자음 

표 3나. 자소 중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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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유형 4) 초성의 폭 \y(유형 5) 초성의 폭 \y(유형 5) 종성의 폭 
y = 0.928 x / I'y = -0.959 x - / I-y = 0.978 x 

도표 1 x(유형 1) 도표 5 x(유형 2) 도표 9 x(유형 4) 

y(유형 4) 초생의 높이 Jy(유형 5) 초성의 높이 Jy(유형 5) 종성의 높이 
y = 0 . 756 x I y = O. 765 x I y = 0 . 928 x 

ι 

도표 2 x(유형 1) 도표 6 x(유형 2) 도표 10 x(유형 4) 

y(유형 4) 충성 의 폭 \y(유형 5) 중성 의 폭 
y= O.995x / Iy= 0.986x 

도표 3 x(유형 1) 도표 7 x(유형 2) 

y(유형 4) 충성 의 높이 \y(유형 5) 중성 의 놓이 
y= 0.718x Iy= 0.880x 

도표 4 x(유형 1) 도표 8 x(유형 2) 

그립 8. 유형 대비 자소 크기의 회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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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유형 2 유형 3 

. @ @ . @ 

앤} @ 

유형 4 유형 5 유형 6 

. @ . 
G’ . @ 

@ 

유형 7 유형 8 유형 9 

. . . 
G 8 8 

G 8 8 

그림 9가. 초성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중성과 종성의 중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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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0 유형 11 유형 12 

8 

o 

유형 13 유형 14 유형 15 

. . . 
o 8 æ 
〔긴 8 æ 

유형 16 유형 17 유형 18 

@) ø e 
φ CD 

그림 9나. 초성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중성과 종성의 중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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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9 유형 20 유형 21 

. . 

o @ 
@ 

@ 
@ 

유형 22 유형 23 유형 24 

G ctl g 
@ 

유형 25 유형 26 

ø 8 

0) 0) 

그림 9다. 초성의 중심율 기준으로 한 중성과 종성의 중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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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P 켈H 구과 업 를‘- ~ 철 ̂  
합성 켈{ " ~ 를L-를 Z--51 흩J ^ -r;-

BMP 2i 휠흩 훨혼 붓! :고 g5 으| ...., ^ 
합성 Z-5-1 흘흩 豊 벚| .1 g3 으| ~ 

BMP 과* 납4 군 업 떠I:1· ·훌 :실 ~ 

합섬 11‘*; 벌 루‘- ~ 땀 옷 필 
BMP 구 어 필F -뭘R『‘- 흰C::J파 흩혜 훨4 

흩ru~ ‘g 
.., 
어 A1]e 빽· 밸l ~ 흩핵 CI 

BMP 고l 〈껴 고| @빼 ~ {:~ 쏘 

합성 고| 。* 고| @빼 ~ t:~ 쏘 

BMP .t:~ 쿄} ·화l 훌; ·넋 뀔; 뻐| 
합성 t:~ 꾀· 회{ 훌; 늄k 훌홈 뻐H 

그림 10가. 원전 수륙 글자(BMP)와 합성된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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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P v、} 룹 호를를b :롤 ·말 큰 t닐E 길4 
흔~è:l 사· 룸 훌괄 롤 괄 불 길4 

BMP 넙 :날 :십 모 ·입 11 '1 
~ 

합성 념 1 L=l=· ;y 롤 입 11 그l 

BMP ., .. • -흩.， 겪l E흉 러 .우 셔 • 1:그 

합성 밀· 톨 ....... 궈| 콩 2~ 우를를 ^~ 
BMP *껴 ·루| IE그h --흩;! .EI t-톨=- 럽 
합성 어| 후| 됨· .1 1:1 c 펌 -• 

BMP 노 를콘 납 불 :벌 ·표f ·폴 
합성 노 로 납 불 벌 파· 훌 

BMP :모 l {)J- ^~ ·명| 
c: ·불| =4 -

합성 모| 口1. ^~ 명 l 1:: 로| ó -
그림 10나. 원전 수록 글자(BMP)와 합성된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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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P ·후 l ·처| ·치{ ·亡< •• AI그헤 .며 횡l -.-
합성 "tl *11 ~H 손 셜 뇨마 *04 

BMP ·힘 ·비 육 .닙 g￥ .c그 를| 
""T'" 의fil I 

합성 훌」 t11 --움.， t며 압· I그 루| -T-

BMP 여 를 아 L::J‘ :너 ål ·혹 • 

합성 어 를c를I 아 수 L~ ål 톡 
BMP ·풋 1: 21 τ1 i!H • t를i를 ·발 l • 

송ru è:그껴 풋 1: 21 --1 2H 톨 c를I 월l • 
BMP ·촉 「 -를「해 '1:: ·러| J1l :밀 -
합성 Z--틀1 .., 력 1: 러| 1l 밀 -… -

BMP ·표| ·극 l --L‘i----- .톨t:::I 호 핀| 벼 

합성 III 객 l 노._ 톨 호 '?I 벼 

그림 10다. 원전 수륙 글자(BMP)와 합성된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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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P ·로 ·밟 .LI- 。| ·이· 샤 .~、"c: 

합성 로 밟 t L=l· 。 l O~ ^~ ~、i

BMP A p를요를 L- 어| --f--1 -21 납 -;- -
합성 ~ 요톨를- 』톨 어| --믿1- 21 브 

BMP 업 :널 서 ·러 버 t를=를= 갤폰 
합성 웹 널 서 21 버 를 τ=를 훌。훌 

BMP .-;1 」투 。a그- <>밑i 삽 표 납 " 합성 --a1- 요C::I ó 삽 료 납 %F 
BMP 으f t:~ 。* i\Þ E효 훌훌 므I 

ru~ 으￥ t:~ 이: 지: 밀· 훌늘 므| 
BMP 훌률 4놓 흩 를를; 걷S 련 .~여、 톨훌 

a‘~~ 겉혹 ~ 룹 ~ 룬3 93 펄 
•-

그림 10라. 원전 수록 글자(8MP)와 합성된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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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P t회 ?해 섭 l I--*1 혹 들흘 병 
합성 벼 7여 셉| 드# 혹 꿈 바r 

BMP 훌 1상 .t1=*: 싣 씬l ·받 도| 
합성 훌 *양 걷E 싣 씬 닙L-F 포| 

BMP 길렐 끓 -.tI헤그 :심 :잣 ·몇 ·톨 
합성 섭 굶 범 ~、l 짖· 훌 I흩= 

BMP :뿔 
합성 벌 

_-_‘-

BMP 

합성 

BMP 

합섬 

그림 10마. 원전 수록 글자(BMP)와 합성된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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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R폐 른1 외· LI. 
를I를그 롤 2~ 훌융 쳐~ 로 / 를、1. 

。# 우| I뎌 t:lH ;한 서 말 볕E 
'1:: T 1:1 01 트릎 E를 A아 EI -흩t:I -
xf.. 。1= 모'c: M 어 /S 다l 쳐0 

롤 어 를g -t4=- 룬1 뭇 
'1: 효 객F I그 

bl 93 노 口1. 벌} 1:1 포} .., t:l1 口 l 킹~ A0셰 이· 어| • 
노 L-I tsl. LH 01 LI 필· 
LI 1~ LI 저l LI 훌 이· 
시· AH 러· 납I E를 샤| I그 - - -‘룰--

j 풍 트릎 LH '1: .1 。 l ^f. 를흩 

그림 117~. 합성 글자로 다시 쓴 언해본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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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휩· 면5 뼈L- 口1.

촌3 A0에 EI 흔!，. 1:1. 
--T1- tsl. 7。헤 견| -0-1 
날멘 o~ 요 v @빼 C그 

-, 였l tsH --흩;:! ιi 

십 --. 해| 7여 명| 를를 

. 4--1 -를요를 E t느::1 를g LI 
I::!빼 1:1. 서 A.t ，~ 

오 AI 처| 를.를 널 
￥를를l M 를를를를 口| 로 -

티· AH LI 닙A 
돈릎 21. 태| 

그림 11 나. 합성 글자로 다시 쓴 언해본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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