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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 아어 y er 교 체 현 상의 재 분석

이성민

(한국 외대 )

Le e , S u ng m in . 200 1 . A Re an aly s i s of y e r alt ern ation in Ru s s ian . T he L ing uistic A ss ociation of
K orea J ournal, 9 (3), 1- 24. T his paper reanalyses the y er realization pattern in Rus sian from a new
perspective. F or this purpose I employ the fr amew ork of T ransderiv ational Correspondence T heory (T CT ,
Benua 1997), along w ith Pesetsky (1979) ' s proposal on affix categ orization . T hen I show the neces sity of
cyclic analysis and argue that the hierarchy of constraint s should be CODA COND 》 *suf2 yer 》
*DEL- 2CON yer 》 *yer ] 》 *IDENT - OO 》 *CO M P L E X [ON S E T ] 》 *NO C O D A . T hrough this paper I show that the
current T CT approach provides a more system atic analysis on yer realization pattern than previous
(rule- based and OT ) analyses did . In other w ords, this paper show s a strong possibility of a cyclic
Optimality analysis for Russian m orphology and phonology, w ith respect to the yer alternation . (H anku k
U niv e rs ity of F ore ig n S tu die s )

1 . 서론

슬라브어의 yer 현상은 순환성과 단계성을 원칙으로 하는 어휘 음운론 이후 동일 단계에서의 파생

이라기보다는 단계별로 적절한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예: 러시아어 Peset sky (1979),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Rubach (1984, 1986)).

그러나 언어 현상을 규칙이 아닌 제약으로 분석하는 최적성 이론(Optimality T heory, McCarthy &

Prince 1995)이 도입되면서 다시 모든 언어 현상에 대한 연구는 단계별 분석이 아닌 병렬적 분석을 요

구하였다. 그렇지만 파생과 굴절 현상에 대한 최적성 이론 분석이 시도되면서 병렬적 분석보다는 단계

별 분석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실제적으로 분석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

분석을 위하여 최근 Benua(1997)는 변형 도출 대응 이론(T ransderivational Correspondence T heory,

이후 T CT )을 제안하였다.1)

본 논문은 러시아어 yer 현상을 최적성 이론을 적용하여 재분석한다. 또한 기존의 표준 최적성 이

론의 모델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들에 T CT 를 적용시켜 단계별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논문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2절은 슬라브어, 특히 러시아어와 폴란드어의 yer에 대한 전통적인 분석을 살펴본

다. Havlik의 법칙으로 불리는 생성 음운론 이전의 설명과 생성 음운론에 의한 분석을 제시한 후 이러

한 yer 현상을 초기 최적성 이론에 따라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접미사 부가 단어들에 순환성의 개념

을 도입한 Yearley (1995)의 논문을 중심으로 병렬적 최적성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단계

적 분석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3절은 단계적 분석 이론인 T CT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순환적 최적성 이론에 의해 Yearley의 분석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yer 실현 유형과 yer가 다원

적으로 부가되는 형태를 다룸으로써 순환적 분석 방법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2 . 슬라브어 의 y e r 현상 과 기존의 분석

슬라브어에서 약화모음의 탈락 결과 발생하게 된 yer의 표면화 문제는 슬라브어 음운론의 주요 주

제 중의 하나이다. 슬라브어 역사에서 yer는 본래 이완 고모음(lax high vowel)으로서 완전모음과 동

일한 기능을 하는 모음이었다(Pesetsky 1979: 4). 그러나 슬라브어 음절 구조의 중요한 원칙이었던 열

린 음절 법칙이 파괴되면서 열린 음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 yer의 기능은 감소되

었고 그 중 일부가 체계적으로 탈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대 슬라브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출몰모음

1) 이외에도 Rubach (2000)의 도출형 최적성 이론 (Derivational Optim ality T heory , 이후 DOT )을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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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불리는 zero와 모음의 교체가 나타난다.

(1) a . 러시아어: kusok2)(nom.sg.) / kusk + a (gen . sg .) '조각

den ' (nom. sg.) / dn ' + a(gen. sg .) '날 '

son (nom. sg.) / sna (gen . sg .) '꿈 '

rot (nom. sg.) / rt + a(gen. sg .) '입 '

b . 폴란드어: ose t (nom. sg.) / ost + u (gen . sg .) '엉겅퀴 '

wapien (nom . sg.) / wapn + ia(gen. sg .) '석회암 '

p e l(gen. pl.) / p + a(nom . sg.) '꿀벌 '

den (gen. pl.) / dn + o(nom. sg.) '밑바닥 '

(1)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슬라브어에서는 동일한 단어의 굴절형에서 모음이 표면화되거나 탈락

된다. (1a)의 예들은 단수 주격에서는 모음 e나 o로 표면화된 모음이 단수 소유격에서는 표면화되지

않는 예들을 보여준다. (1b)의 단어 oset와 w apien 역시 단수 주격에서는 e나 ie로 표면화된 모음이

단수 소유격에서는 표면화되지 않는다. P e 과 den은 복수 소유격의 형태로서 단수 주격인 p a와 dno

에서는 표면화되지 않는 모음이 표면화된 예이다.

이와 같은 yer의 표면화 문제를 기술(記述) 음운론에서는 Havlik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이 법칙에

의하면 단어의 끝에서부터 계산하여 홀수 위치의 yer는 탈락되고 짝수 위치의 yer는 완전모음화되어

표면화된다. 예를 들어 (2a)에서 dEnEnica의 기저 yer 중 끝에서 첫 번째 yer 인 - nE- 음절의 yer는

탈락되고 짝수 위치인 - dE- 음절의 yer는 전설 모음으로 표면화된다. (2b)에서도 짝수 위치인 - E -

음절의 yer만이 표면화된다.

(2) a . dEnEnica → dennica '서광 '

2 1

b. sO E E s e '태우다 '
3 2 1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즉, 아래 (3)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짝수 위치의 yer만이 모음으로 표면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치의 yer가 모음으로 실

현되는 예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a . dEnE Ek * dne k (dene ek) '날 '

b . ogOnOk * ogok (ogonok) '불 '

이처럼 단어에서 yer가 다중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Havlik의 법칙은 올바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한다.3) 따라서 Havlik의 법칙은 음운적 규칙성에 의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슬라브어의 통시적

현상에 대한 하나의 유형화일 뿐이다.

한편 Lightner (1972)의 생성 음운론 분석에서는 yer의 기저형을 이완 고모음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이완 고모음이 다음 음절에 yer가 후행한다면 모음으로 표면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 분석은 다음과 같이 Peset sky (1979)의 모음 하강규칙으로 결합된다.

(4) - cons - cons

+syl [- hi] / ___ C +syl

+hi +hi

2) 고딕체로 표기된 모음은 기저형의 yer가 표면화된 것을 나타낸다 .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Is a enko(1970)는 어간과 접미사의 결합에서는 마지막 yer만이 zero와 교체하고 어간의

다른 모음들은 모두 완전모음으로 표면화된다는 규칙을 가정하여 해결하고 있다 . 그에 의하면 (3a)의 dEnE Ek은

dene + Ek의 과정을 이루어 dene ek/ dene ka의 모음/ zero 교체를 이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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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s - tns

(Pesetsky , 1979)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면 Havlik의 법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yer의 다중적 실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eset sky는 이러한 규칙을 바탕으로 어휘 음운론에

의해 단어 dEnE Ek의 yer 표면화를 분석하고 있다. 즉, 가장 안쪽의 괄호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순환

마다 yer는 완전모음으로 실현되고, 마지막 어미의 yer는 후순환 규칙인 Y- Deletion에 의해 삭제된다.

(5) [ [ [ [ d n ] k ] k ] ]

Cycle 1: ____

Cycle 2: Y- Lowering e

Cycle 3: Y- Loweing e

Cycle 4: Y- Loweing e

Post - Cyclic : Y- Deletin

Other Rules : denekek dene ek (Pesetsky , 1979)

이러한 어휘 음운론에 의한 yer의 분석 방법의 또 다른 예로 Rubach (1984)의 폴란드어 분석을 들

수 있다.

(6) [ [ [ [ p s ] - k ] k ] ]

Cycle 2: p s + - k

________ 1s t Palatalization4)

pes + - k Low ering

pjes + - k Lab./ vel.5)

Cycle 3: pjes + - k + k

pjes + - + k s t Palatalization

pjes + 6) + k Low ering

______________ Lab./ vel.

Cycle 4: pjes + + k + -

________________ 1s t Palatalization

pjes + + ek + - Low ering

________________ Lab./ vel.

Post - Cyclic : pjes + + ek Yer - Deletion

pjes + e + ek Vow el Spell- out7)

p 'jes + e + ek Surface Palatalization8)

4) 1s t Palatalization (Rubach 1984: 112)
[+obstr , - coron, +high] → [- high, +coron, +strid] / ____ [- cons, - back]

5) Lab ./ vel.(Labio- velar j - insertion ) (Rubach 1984: 177)
j / [- coron] ___ [+syll, - high, - back]

6) Rubach는 폴란드어 문법에서 필요한 규칙의 적용시 탈락될 수 있는 표면화되지 않는 중간 단계의 음소 / /
을 가정한다 . (5)의 예에서 구개음화를 일으키지 않는 후설 고위 모음 / / -i / / 가 / / 로 하강하고 , 다시 spell- out 규칙

에 의해 이 모음은 / o/ 나 / e/ 로 변하게 된다 .
7) Vow el Spell- out (Rubach 1984: 141)

[+syll,- high,+back,- round,- low ] ┌
││

[+rnd] / __ CC #

| [+syll, - tense, - rnd, low ]
[- back] ]pret

이 규칙에 의해 두 개의 자음을 선행하는 추상적인 후설 비고위 모음 / / 는 어말 음절이나 모음 / e/ 앞에서는

/ o/ 모음으로 , 과거 시제에서는 모음 / e/ 로 변하게 된다 .
8) Surface Palatalization :
[+cons] [+high, - back] / __ ([- seg])[- cons, +high, - back] (Rubach,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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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ach, 1984)

Rubach는 pies '개 '의 지소형 pieseczek을 (5)의 러시아어의 예와 마찬가지로 각 단계별로 1s t

Palatalization, Low ering, Lab./ vel.의 음운 규칙을 순환적으로 적용시킨 후 마지막 후순환 단계에서

yer 삭제에 의해 올바른 출력형을 도출해 낸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Rubach의 가상적 음소 / / 의

경우에서처럼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다.

한편 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yer의 형상 문제는 크게 3가지 견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Yearley , 1995). 첫째는 yer가 단순한 삽입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9) 그러나 공시적으로 yer의 교체

현상이 바람직한 음절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삽입의 결과라는 이러한 분석은 러시아어에 있어서는 적

용될 수 없는 분석 방법이다. 러시아어는 삽입되는 모음이 [e]와 [o] 중 어떤 모음인지를 예상할 수 없

고, 동일한 음절구조를 갖는 단어들에서 출몰모음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10)

두 번째 가능성은 yer가 기저 단계에서 빈 모라(empty mora)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Spencer (1985)와 Szpyra (1992)가 제안한 폴란드어에 대한 이러한 가정은 기저형의 빈 모라인 yer가 보

궐규칙(default rule)에 의해 모음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저적인 특별한 위치에 yer가 존

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표면적으로 동일한 음절 구조에서 yer의 발생, 미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삽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어에 있어서는 그 출몰모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Yearley , 1995).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법인 세 번째 방법은 Rubach (1986), Kenstowicz & Rubach (1987)

가 제안한 것처럼 yer는 기저적으로 모라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완전명시된 모음이라는 것이다. 이 방

법을 채택하면 yer 표면화가 음절 적격성 조건에 의한 음절 구조와 연관될 수 있고, 기저적으로 완전

명시된 자질을 가지므로 출몰모음의 형상을 예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Yearley , 1995).11) 본 논문에

서도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yer는 기저적으로 모라없는 모음이라고 가정한다.

이제 초기 최적성 이론에 의해 러시아어 yer 현상을 분석한 Yearley (1995)의 분석을 살펴본다.

Yearley는 어말이나 어두 위치와 같이 yer가 나타나는 위치별로 yer 교체 현상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Yearley는 yer가 기저적으로 모라없는 모음이고, 출력형의 음절핵은 언제나 모라를 가져야 한다는 가

정을 하고 MSEG[ ] 제약과 PARSE - V 제약을 제시하고 있다. MSEG[ ] 제약은 출력형의 모라가 입

력형의 모라에 정확하게 대응되어야 한다는 제약으로 McCarthy & Prince(1995)의 대응이론

(Correspondence T heory )의 DEP 제약과 동일한 개념의 제약이다, 따라서 MSEG[ ] 제약에 의하면 모

라가 없는 yer를 출력형에서 표면화시키지 않는 것을 최적형으로 선택한다. 기저형의 yer가 모라없는

모음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PARSE- V 제약은 입력형의 모음이 출력 후보형의 모음과 정확하게 대응

되어야 한다는 제약으로 대응 이론에서는 MAX 제약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기저형의 yer가 출력형에

서 삭제되지 않고 표면화될 것을 요구한다. 기저형의 yer가 모음이기 때문이다.

Yearley는 이 두 제약간의 서열을 MSEG[ ] PARSE- V로 규정하고, 이 외에
* COMPLEX[CODA]와 NO CO D A 제약을 사용하여 기저적으로 어말 음절에 yer를 갖는 단어를 분석하고

있다(Yearley 1995).12)

(7) / ku sOk/ * COM P LE X [CODA ] M SE G [ ] PA R SE - V N O CO D A

a ☞ ku .s Ok . *

b . ku s < O > k . * ! * **

9)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로는 폴란드어의 yer를 분석한 Laskov sky와 Gorecka, Czaykow ska- Higgins,
Bethin 등을 들 수 있다 (Yearley 1995: 538).

10) 예를 들어 kost ' or 모닥불 '와 그 단수 소유격 kostr a는 모음/ zero 교체가 발생하지만 , 동일한 음절 구조를

갖는 kostr a '아마 껍질 '와 그 복수 소유격 kostr에서는 이러한 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Yearley 1995: 538).
11) 물론 이러한 방법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예를 들어 , 동일하게 완전명시된 모음 체계에서 yer만이 기저적으로

모라와 연결되지 않고 다른 모음들은 모라와 연결되는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단점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
12) Yearley (1995)의 논문에서는 더 이상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후보들의 음운 제약들에 음영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Yearley의 예를 인용한 분석에 한해서는 음영 표시를 하지 않는다 .



6 이성민

위의 (7)에서 kusok '조각 '의 단수 주격형 분석에서는 기저형 - sOk의 yer가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첫 번째 후보가 최적형으로 도출된다. Yer가 표면화되지 않는 두 번째 후보는 최상위 제약인
* COMPLEX[CODA]를 위반하여 탈락된다. 음절말음이 - sk- 와 같이 두 개의 분절음으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말 음절에서의 yer의 실현 여부를 Yearley는 * COMPLEX[CODA]

MSEG[ ] PARSE - V, NO CO D A 제약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 파생이나 굴절 단계에서 yer가 어중에서 실현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Yearley는 둘 이상의 yer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 Ok과 - En이라는 두 개의 특정 접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8) / ud ar + E n + -i j / *COM P LEX [CODA ] M SE G [ ] PA RSE - V N O CO D A

a . u .d a .rE .n -i j . *! *

b . ☞u .d ar .< E > .n -i j * **

(8)의 udarn-i j '돌격의 '의 기저 yer는 모음으로 실현되지 않고 탈락된다. 첫 번째 후보 * udaren -i j는

기저의 모라없는 yer가 출력형에서는 모라를 가지게 되므로 MSEG[ ] 제약을 위반하여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적형인 두 번째 후보는 NO CO D A 제약을 두 번 위반하지만 더 나은 후보형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들만을 적용시키면 (9)의 m-i slen-i j '심중의 는 yer가 탈락되는 두 번째 후보
* m-i sln-i j가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

(9) / m -i s l + E n + -i j / * COM P LE X [CODA ] M SE G [ ] P A RSE - V N O CO D A

a . m -i s .lE .n -i j . *! **

b .☜ m -i s .l< E > n -i j . * **

Yer가 표면화되는 (9a)는 기저형과 표면형의 모라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 제약인 MSEG

[ ]를 위반한다. 따라서 yer가 표면화되지 않는 두 번째 후보가 최적형이 되지만, 이것은 올바른 형태

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Yearley는 다음과 같은 제약을 가정한다.

(10) SO N O R I T Y : 음절초 성분에서는 공명도 차이가 나지 않는 자음군이 나 타날

수 없다.13)

이 제약은 음절초 자음군은 음절말음에서보다 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음절초 위치에서도 자음들

사이의 공명도 차이가 큰 경우에만 자음군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어에서 / ln/과 같은 음

절초 자음군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제약을 최상위 제약으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올바른 결과가 도

출된다.

(11) / m -i s l+E n +-i j/ S O N O R I T Y
*COM P LEX [CODA ] M SE G [ ] PA RSE - V

a .☞ m -i s .lE .n -i j . *

b . m -i s l< E > .n -i j . * ! *

c . m -i s .l< E > n -i j . * ! *

이와 같이, SO N O R I T Y 제약을 가정함으로써 세 번째 후보 * m-i sl<E >n-i j .가 탈락될 수 있다, 즉, yer가

13) Yearley는 러시아어 음절초 자음군에서 파열음 + 비음 (po.smer .tno '사후로 ' , kon .kre .tno '구체적으로 ' )이나

파열음 + 유음 (u .po.tre .blat ' '사용하다 ' ), 마찰음 + 비음 (ka.tor . nik '유형수 ' ), 마찰음 + 유음 (za .x lost ' '곰팡이 냄

새 ' ) 등의 유형과 같이 자음들 사이에 공명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결합은 존재할 수 있지만 , 파열음 + 파열음이나 파

열음 + 마찰음 , 마찰음 + 파열음 , 마찰음 + 마찰음의 경우는 나타날 수 없으며 , 유음과 비음은 결코 음절초 자음군

을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 이러한 제약을 가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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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화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음절의 음절초 자음군 - ln- 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공명도 차이가 나지

않는 유음 + 비음 자음군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m -i sl<E> .n-i j .로 음절화된 두 번째 후보는 첫

번째 음절이 - sl의 복합 음절말음을 형성하므로 * COMPLEX[CODA] 제약을 위반하여 탈락된다. 따라

서 기저형의 두 개의 모라가 출력형에서는 3개의 모라를 형성하는 첫 번째 후보가 MSEG[ ] 제약은

위반하지만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Yearley는 이 분석이 러시아어 파생 접미사 중 지소형 명사를 형성하는 접미사 - Ok14)과 형용사 접

미사 - En이 부가된 단어들을 제외한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5) 그러나 이러한 - Ok,

- En 유형의 접미사가 부가되는 형태에서는 언제나 이 접미사를 선행하는 어기의 yer가 모음으로 표면

화되는 특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Yearley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12)의 예를 분석한다면 denok '날(dimin.) '의 최적형은 첫 번째 후보 dnok으로

도출될 것이다. 세 번째 후보 denok은 모라수를 일치시키는 MSEG[ ] 제약을 두 번 위반하므로 탈락

되기 때문이다.

(12) / dE n + Ok/ S O N O R I T Y
* COM P LE X [CODA ] M SE G[ ] PA R SE - V

a .☜ d < E > n ok . * *

b . den < O > k . * ! * *

c . de .n ok . ** !

14) 또다른 지소형 접미사로는 - Ek이 있으며 Yearley는 이를 - Ok의 변이형으로 나타낸다 .
15) Yearley에 의하면 예외가 되는 이 두 접미사만이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될 수 없는 특수한 형태소이고 이것

은 이미 Peset sky (1979)와 같은 표준 생성 이론에서 입증되었던 것처럼 이 접미사들이 완전한 단어에만 부가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사실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