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원고는 한글이나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영문원고도 한글원고의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
성한다. 

2. 한글 원고는 글로 작성해야 하며, 영문 원고는 글 또는 Microsoft Word로 작성할 
수 있다. 

3. 저자가 여럿인 논문의 경우, 제1저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4. 논문의 제목, 소제목, 본문, 각주 등 원고의 모든 글의 크기는 10포인트, 줄 간격은 160%
로 한다.

5. 제목, 소제목은 앞뒤로 한 줄씩만 띄운다. 원고작성자의 소속과 직책은 이름 옆에 괄호를 
치고 명기한다(학회지에서는 각 논문의 첫 쪽의 밑에 저자와 소속을 * 표시로 명기하여 출판
한다). 

6. 연구비 출처를 명기하거나 또는 감사를 나타내는 글은 제목의 어깨에 각주 1)을 달고 각
주 1)에 명기한다.

7. 영문 원고나 영문요약에서 원고 작성자의 영문 이름은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되, 
성을 앞에 적는다. 

(예) 제주 해녀의 생애이야기

   한문인 (제1저자, 한국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전인류 (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1. 서론

     우리는 물질하는 것을 … 

(예)  Han Moon In
      Han Moonin
      Han Moon-In

『한국문화인류학』 원고 작성요령



8. 문단을 바꿀 때 첫째 줄은 두 칸을 들여 쓰는데 원고 첫머리에 들여쓰기를 설정하여 원고 
전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글의 상단에 있는 툴바의 모양 중 문단모양을 클릭하
면 ‘정렬방식’은 첫 번째 것(M), ‘여백’은 좌우 모두 0, ‘줄 간격’은 160, ‘첫 줄’은 들여쓰기에 
표시해 준다.

9.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는 한 칸만 띄운다. 특히 마침표 다음에 두 칸을 띄
우지 않는다.

10. 복합명사나 복합동사는 가능하면 붙여 쓴다.

11. 한글 원고는 한글로 쓰되 꼭 필요한 한자나 외래어는 첫 번째에 한하여 괄호 안에 넣어 
함께 쓴다. 괄호와 앞의 단어 사이는 붙여 쓴다.

12. 논문 제목의 부제는 앞에 ‘:’을 달아 연결한다. 

13. 본문 안의 소제목 번호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14. 주(註)는 모두 각주를 사용한다. 

15. 본문 및 각주의 저술인용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
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

(예) 무교(巫敎)는
     토착적인(native) 종교는
     앤더슨(Anderson)은

(예)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제주 해녀의 생애이야기 

(예) 1. 가족의 역할구조
    1) 핵가족의 부부역할
    (1) 역할의 내용
    가. 농사준비
    가) 벼농사준비



한다. 

  2)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 ① 한글, ② 중국어, ③ 일본어, ④ 영어 
등 비한자권 언어의 순으로 저자를 나열하고,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저자들은 연도순으로 ‘;’
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명의 이름을 모두 기재한다.

   
  4) 3인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저자의 이름에 ‘외’를 붙여 사용한다. 

5) 4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부터 첫 번째 저자의 이름에 '외'를 붙여 사
용한다. 

6) 출판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7) 재인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참고문헌에 원전과 인용논저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또한 인
용 쪽수를 명기해야 한다.

   8) 인터넷 자료를 본문 중에 인용할 경우 각주를 달고, 작성자(기관명), 제목, 웹 주소, 접
속일자를 밝힌다. 

(예) 한문인(1988: 20-21)의 연구에 의하면 …
     … 옳다고 본다(한문인 1988: 20-21).

(예) … 옳다고 본다(한문인 1988: 20-21, 1990: 30; 전인류·박문화 1990: 30-31; 
김가람 1994: 28-154; Anderson 1976; Hong, Pak, and Jang 1988: 54-78). 

(예) … (김가람·이한결 1990). …(Kim and Lee 2010)

(예) … (홍새암·박찬솔·황세찬 1990). … (홍새암 외 1990). 
     … (Hong, Pak, and Hwang 2000). …(Hong et al. 2000). 

(예) …(홍새암 출판예정). 

(예) … 김가람(1990)은 …와 같이 말했다(박문화 2000: 30에서 재인용). 

(예) …(한문인 외 2000). …(Han et al. 2000)



16. 참고문헌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고문헌의 순서는 ① 한글, ② 중국어, ③ 일본어, ④ 비한자권 언어의 순서로 하고, 논
문과 저서의 구별 없이 한글 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 중국어와 일본어 문헌은 저자명 한
자음의 가나다 순, 비한자권 문헌은 알파벳의 순으로 한다. 

  2)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한다. 논문은 학술지나 책 속의 쪽수를 표시한다.

  3) 논문제목은 모두 “ ”, 학술지명 또는 단행본제목은 한글이나 중국어와 일본어는 『 』로 
표시하며, 비한자권 학술지명 또는 단행본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4)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5)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
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6)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출판예정인 저술을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대신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한다.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연도와 장소를 기재한다.

  8) 저자, 연도, 인용문헌 제목 등은 일렬로 표기한다. 한 저자의 문헌 표기가 두 줄 이상일 
때, 두 번째 줄부터는 9칸에서 시작한다. 동일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일 때, 두 번째 문헌부
터는 저자의 이름 부분에 8칸에 해당하는 밑줄을 긋고 연도는 9칸에서부터 시작한다. 
 
  9) 단행본은 출판 장소와 출판사가 명기되어야 하나, 잡지는 출판 장소와 출판사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저자, 작성연도, 제목, 웹주소, 접속일자를 밝힌다. 인터넷 
자료의 저자가 기관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제목, 웹주소, 접속일자를 밝힌다.  

  10) 영문 저자 이름은 성과 이름을 모두 표기한다. 

한국문화인류학회의 홈페이지에 나온 규정에 따르면,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한국문화인류학회,"한국문화인류학 집필요강," 
http://www.koanthro.or.kr/introduce/contribution.htm (2015. 7. 15. 접속)

http://www.koanthro.or.kr/introduce/contribution.htm


  11) 번역서는 원저자를 표기하고 괄호 안에 번역자를 병기한다. (하단 예시 참고)

  12) 자료는 참고문헌 뒤에 한 줄을 띄우고 <자료>라고 표시하고 기재한다. 단행본 형태의 
것은 저술과 마찬가지 형식으로 가나다순으로 먼저 적고 나머지를 기재한다. 한글, 중국어, 일
본어, 비한자권 언어 순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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