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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고 원고) 『문화교차연구』에 투고하는 원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2. (원고 형식)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3. (원고 규격 및 분량) 원고는 A5(152×225) 규격으로 글씨 크기는 11p로 한다. 원고의 분량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페이지 내외로 하며 총 분량이 3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투고된 원고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

4. (원고 작성 도구) 원고는 문화교차연구소가 『문화교차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해

야 한다.

5. (원고 순서) 원고는 논문 제목, 저자 표시, 목차,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

고문헌, 영문초록(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포함), 영문 주제어(5개 내외) 순서로 작성한다. 단 

윈고를 투고할 때에는 소속과 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소속과 저자 표시는 게재가 확

정된 후 요청에 의하여 원고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6. (논문 장르 표시) 원고의 제목 상단에 논문의 장르를 표시한다. 논문 장르는 감정과학, 사회심

리학, 예술학, 한류문화학, 기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는다.

  

7. (논문 설명 표시) 원고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

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8. (저자 표시)

1) 논문의 저자는 저자 또는 저자와 교신저자를 인정한다.

2) 저자인 경우에는 ‘제1저자’, ‘공동 제1저자’, ‘2명이상의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등으

로 구분한다.

3) 저자와 교신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 ‘공동 제1저자와 교신저자’,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와 교신저자’로 구분한다. 

4) 저자 표시는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

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예) 홍길동, 문화교차연구소, 연구원 / E-Mail : aa@bbb.com 

5). 원고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 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 

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제1 저자)

6) 제1 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교신저자 이름 바로 

뒤에 교신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

    (예)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 홍길동(제1저자), 홍길수(교신저자)

        공동 제1저자와 교신저자일 경우 : 홍길동, 홍길순(공동 제1저자), 홍길수(교신저자)  

  

9. (논문 초록) 

   1) 국문 초록은 논문의 논지와 내용을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은 A5용지, 글자 크기 11p로 

주제어 포함하여 1~2 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2) 영문초록(영문 제목, 영문 제자 표시, 본문, 주제어)은 국문 초록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3) 국문 초록 및 영문초록의 주제어는 5개 내외로 한다.

10. (본문 작성) 본문은 아래의 조건에 맞추어 작성한다.

   1) 본문의 글자체는 Kopub체, 글자 크기는 11p, 문단 모양은 들여쓰기 10, 줄간격은 180%

로 한다. Kopub 글씨체는 문화교차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한국출판인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2) 본문의 문장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 

속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거나 원어를 표기한다. 

   3) 제목에 사용되는 장, 절, 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Ⅰ, Ⅱ, Ⅲ ... (14p 진하게, 가운데 정렬)

      1, 2, 3 ... (신명조, 12p, 진하게, 왼쪽 정렬) 

      1) 2) 3) ... (신명조, 11p, 진하게, 왼쪽 정렬, 들여쓰기 10p)

      (1) (2) (3) ... (신명조, 10p, 진하게 왼쪽 정렬, 들여쓰기 20p)

      가, 나, 다 ... (신명조, 10p, 진하게 왼쪽 정렬, 들여쓰기 25p)

      ㄱ, ㄴ, ㄷ ... (신명조, 10p, 진하게 왼쪽 정렬, 들여쓰기 25p)

   4) 성명은 붙여 쓰고, 자 · 호 등은 성명 앞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이황, 퇴계 이황

   5) 인물의 생몰 연대는 이름 뒤 (  )에 표기하되, 첫 번째에만 표시한다.

      (예) 이황(1501-1570)

   6)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쓸 경우에는 한글(한자)로 표기한다. 동일한 한글(한자) 표기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경우, 처음 나올 때에는 반드시 한글(한자)로 표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용상 

필요에 따라 저자가 판단하여 한글로만 표기하거나 한글(한자)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洪吉童), 인의예지(仁義禮智) 등.



   7) 한자 괄호쓰기와 관련하여 “지·우(智·愚), 현·불초(賢·不肖)”와 같이 음이 같거나 직접 표시

인 경우는 ( )로 표기하고, “지혜롭거나 둔하고, 현명하거나 어리석다[智·愚, 賢·不肖]” 등 

풀어서 쓴 경우는 [ ]으로 표기한다.

   8) 책명 기호 , 편명 기호 ｢｣을 사용한다. 전각기호는 사용하지 않으며, 아래한글에서 지원

하는 반각기호 겹낫표 , 홑낫표 ｢｣를 사용한다. 

      ※ 반각기호 겹낫표, 홑낫표(책명 기호, 서명 기호) 입력방법 : 메뉴에서 도구 – 글자판 - 

글자판 바꾸기(단축키 Alt + F2)에서, 기타 탭을 클릭한 후 겹낫표 입력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 클릭. 이후 키보드의 { }를 누르면 책명 기호인 가 나오고, [ ]를 누르면 편명 기호

인 ｢｣으로 입력할 수 있다. 차후 { / }, [ / ] 를 입력해야 할 때는 한글 자판에서 영문 자

판으로 변환하면, 본래의 { / }, [ / ]을 바로 입력할 수 있다. 

11.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 사진, 그래프에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부여하고, 표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할 수 있는 제목을 

함께 적는다.

      (예) <표 1> 조중빈의 몸표, [그림 1] 김홍도의 씨름

   2) 표의 제목은 상단의 중앙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의 중앙에 제시한다.

   3) 표 및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조판할 수 있도록 선명해야 한다.

   4) 캡션의 경우 가로쓰기를 유지한다. 

12. (인용문) 인용문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

   1)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

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할 때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좌

우를 각각 5글자씩 들여 쓰고, 글자 크기는 10, 줄 간격은 150으로 한다.

   2) 인용문 문단의 처음과 끝에 따옴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 인용문 안에서 인용이 되는 경

우에는 따옴표를 사용한다.

   3) 본문과 인용문 사이는 앞뒤로 한 줄씩 띄운다.

   4) 본문에 원전 자료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번역문을 “.......” 속에 기록하고, 인용문이 끝

나는 부호 뒤에 각주로 처리하여 한문 등 원전 자료의 원문을 표기한다.

   5) 한문 또는 외국어 문장을 인용할 때는 번역문을 본문에 게재하고, 원문은 각주에서 처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본문 내의 인용 문헌) 본문 내 인용하는 문헌의 표시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1)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2017)은 … 



          홍길동(2017, pp. 25-26)은… (2017년도 문헌의 25-26쪽을 의미함)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 끝에 괄호를 사용하며,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한 연구(홍길동, 2017; Smith, 2017)에 의하면…

   3) 저자가 다수일 경우 최초 6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ㅇㅇㅇ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단, 참

고문헌에는 모든 저자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외(2017)

          Anderson et al.(2017)

14. (각주) 각주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1) 본문의 근거 문헌이나 인용문의 출전은 각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번호는 1) 2) 3) 

등으로 부여한다.

   2) 각주의 글자체는 신명조 또는 바탕, 글자 크기는 9p, 문단 모양은 내어쓰기 13.2, 줄 간

격 130%로 한다.

   3) 동양고전을 인용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論語』, 「學⽽」 제8장.

           『孟⼦』, 「盡⼼ 下」 제25장.

           『⼤學』, 「經⼀章」.

           『中庸』, 제23장.

   4) 원전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저자명, 작품 제목, 책이름 및 권수(卷數), 관련 페이지를 표기하

고(필요시 부가적인 내용 괄호에 삽입 가능), 콜론(:)을 표기한 후 큰따옴표(“ ”)를 표시하

여 표점이 가해진 해당 원문을 표기한다.

      (예) 朴趾源, 『燕岩集』 卷2, 「答巡使書」 p.25 (『韓國⽂集叢刊』 252집, p48) : “若吾所樂者

善, ⽽所敬者天也. 如之何遏我善⽽禁吾敬也?” 

          論語, ｢學而｣ :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5) 인용된 단행본의 저자가 1인 일 때는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발행 연도, 인용 페이지’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페이지 표시에서 한 페이지는 p로 표시하고, 여러 페이지는 pp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 『다 좋은 세상』 (국민출판사, 2001), p. 80.

          홍길동, 『다 좋은 세상』, (국민출판사, 2001), pp. 80-82. 

   6) 2인 이상의 공동 저자로 된 논문 또는 단행본인 경우는 대표 저자의 성명만 인용하여 “ㅇ

ㅇㅇ 외”라고 표기하거나 이름 사이에 쉼표(,)로 표시하며, 본인의 논문, 저서를 인용할 경

우에는 저자란에 ‘졸고’, ‘졸저’ 등의 표현을 쓰지 않고 필자의 성명을 그대로 쓴다. 

      (예) 홍길동 외 ㅇ명, 『다 좋은 세상』 (국민출판사, 2001), p. 80.



          Paul F. Lazarsfeld,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et,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Columbia University Press, 1948), p. 69.

    7) 번역서의 경우는 ‘저자명, 역자명, 『도서명』, 출판사, 발행 연도, 인용 페이지’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세부 내용 기재 필요시 부가적인 내용을 괄호에 삽입할 수 있다.

      (예)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저, 박미애 역, 『문명화과정Ⅰ』(한길사, 1999), pp. 68-69.

          옌푸 저, 양일모, 이종민, 강중기 역, 『천연론』(소명출판, 2008), pp. 18-19.

          스피노자 저, 강영규 역, 『에티카』(서광출판사, 2015), p. 62. (「제1부」 정의3).

    8)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사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 · 호 · 집 수, 학회명, 발행 연도, 인용 페이지’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논문명”, 『학술지명』 제ㅇ집, (ㅇㅇ학회, 2024), p. 23.

          조중빈, “입장 바꾸지 말고 생각을 고치자: 새 정치를 위한 시론(試論),” 『사회과학연

구』 28:2(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p. 31.

          이사마, “법가의 유가적 기원,” 『계간 춘추』 2016년 봄(춘추사, 2016), pp. 

101-102.

          Alex E. Fernandez Jilberto,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1(SAGE 

Publications, 1991 Winter), p. 32.

    9)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명” 학회명(지역명, 발표 연월)으

로 표기한다.

      (예) 김민주,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이론,” 한국정치학회 춘계 학술 대회(서울, 1988

년 5월).

          Stephen Haggard,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San Diego, U.S.A., Septemb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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