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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제정일: 2015. 4. 17.

개정일: 2016. 3. 25.

개정일: 2018. 8. 17.

1. 논문 작성 일반규칙

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논문의 작성은 워드프로세스 ‘글’로 작성하고, 전

자우편(journal@pac.or.kr)으로 제출한다.

나. 논문 편집은 A4 사이즈로 위아래 여백 각 35mm(머리말 꼬리말 0mm), 좌우여

백 각 30mm, 글자체는 신명조, 크기 11pt, 장평 95, 자간 –11, 줄 간격은 160%

로 한다.

다. 본문의 각 문단은 한 자 들여쓰기, 참고문헌은 세 자 내어쓰기를 하고 양쪽 정

렬을 한다. 단, 블록 인용, 표와 그림의 제목, 각주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라. 논문은 국문 초록(제목, 저자명과 소속 및 직위, 국문 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

문헌, 영문 초록 순으로 한다. 부록의 첨부가 필요할 경우 부록의 위치는 참고

문헌과 영문 초록 사이로 한다.

마. 국문 초록은 논문 내용을 6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서술하고, 영문 초록은 논문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영문 600단어 내외 권장). ‘핵

심어(영문 초록은 Keywords)’는 독자가 논문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용

어 3~5개를 선정하여 초록 한 줄 아래 나열한다.

바. 지원받은 기금의 출처, 학위 논문 등과의 관련성, 저자의 이메일, 교신저자 등의

표기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소에 별표(*)를 사용하여 각주 형태로 기술한다.

사. 본문의 소제목들은 수준별로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서로 사용한

다.

2. 각주의 작성

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있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

(APA)의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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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6th ed.)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문헌의 인용: 단순한 자료의 출처는 각주로 작성하지 않고, 본문 내의 인용으로

표기한다.

(1) 본문 중 저자의 인용

◦국내문헌: 성과이름(출판연도)

◦동양문헌: 성과이름(원어, 출판연도) 또는

성과이름(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서양문헌: 성(원어, 출판연도) 또는

성(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김수철(2014)은 …라고 지적했다.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2013)는 …을 주장하였다.

맥루언(McLuhan, 1981/2012)은 …라고 정의했다.

(2) 저자명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

◦국내문헌: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출판연도)

◦동양문헌: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원어, 출판연도) 또는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서양문헌: 문장의 끝에 (성 원어, 출판연도) 또는

문장의 끝에 (성 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을 지적한다(김수철, 2014).

…을 주장하였다(內藤正中, 2013).

…라고 정의한다(McLuhan, 1981/2012).

(3) 재인용

원전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우선 표기하고, 쌍점(:) 뒤에 재인용한 자료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표기

 김수철(2014: 박희수, 2012 재인용)은 … 라고 지적했다.

…라고 정의한다(McLuhan, 1981: 이희승, 2012 재인용).

(4) 직접 인용

◦단문의 인용: 인용문은 따옴표(“ ”)로 표시하고, 인용문 끝에 쪽수를 괄호

로 쓴다. 번역서는 번역서 쪽수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김수철(2014)은 “미디어 플랫폼에 따른 콘텐츠의 변형이 중요하다”(12쪽)고 주장했다.

맥루언(McLuhan, 1981/2012)은 “미디어는 … ”(132쪽)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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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의 인용: 별도의 블록을 만들어 따옴표 없이 제시하고, 블록 전체를

내어쓰기 한다. 블록의 끝에 저자명, 출판연도, 쪽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분석대상판결의 매체별 건수 221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재판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월간지와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각각 75.0%, 66.7%로

높게 나타났고, 일간신문 40.0%, 인터넷매체 38.3%, 방송 36.6% 순으로 나타났다(한수도,

2014, 123쪽).

(5) 여러 저자의 단일 연구 인용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의 경우

- 본문 중 저자의 인용: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기재

- 저자명이 본문 중 나오지 않는 경우: 한국과 동양 저자명은 가운뎃점( )

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서양 저자명은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김수철과 박희수(2014)는 …라고 지적했다.

맥루언과 퓰리처(McLuhan, & Pulitzer, 1911)는 …라고 주장했다.

…이라고 볼 수 있다(김수철 박희수, 2014).

…라는 점에 주목한다(McLuhan, & Pulitzer, 1995).

◦세 명 이상의 저자가 함께 수행한 연구의 경우

- 저자가 세 명 이상 여섯 명 미만인 경우: 처음 인용할 때만 모든 저자

명을 표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과 ‘등’(또는 ‘외’)를 사용

하여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는 두 번째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의

성과 ‘et al.’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저자가 여섯 명 이상인 경우 : 처음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명 다음에

‘등’(또는 ‘외’)이나 ‘et al.’을 표기한다.

 김수철, 박희수, 그리고 최수연(2014)은 …라고 지적했다. 김수철 등은 후속 연구에서 … 주

목했다.

…이라고 볼 수 있다(김수철 박희수 최수연, 2014). …라고 한다(김수철 등, 2014).

맥루언, 퓰리처, 그리고 허스트(McLuhan, Pulitzer, & Hearst, 1910)는 …라고 주장했다. 맥

루언 등은 … 한다고 한다.

…라는 점에 주목한다(McLuhan, Pulitzer, & Hearst, 1910). 또한 …도 지적되었다

(McLuhan et al.,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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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 편 이상 연구의 인용

◦한 괄호 안에 두 개 이상의 인용을 표기할 경우, 국내문헌(저자명의 가나

다 순), 동양문헌(국가명의 가나다 순), 서양문헌(저자명의 알파벳 순) 순

으로 배열하고, 각 연구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동일 저자의 연구를 두 편 이상 인용할 경우, 출판연도 순으로 배열하되,

저자명은 한 번만 표기한다. 출판연도가 동일할 경우는 제목의 가나다 순

(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출판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기재한

다.

 관련 연구들(김수철, 2010; 박희수, 2013; 內藤正中, 2010; Hearst, 1910; Pulitzer, 1911)은 이

러한 결과를 …

최근 연구들(김수철 박희수, 2012, 2013)은 …

이러한 연구(김수철, 2011a, 2011b)는 …

3. 참고문헌의 작성

가. 일반규정

(1) 참고문헌은 본문 다음 ‘참고문헌’이라는 제목 아래 나열하되, 본문에 인용하

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기재한다.

(2) 참고문헌은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순으로 열거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

순,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의 가나다순, 서양문헌의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3) 제1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참고문헌에 함께 포함될 경우, 단독 연

구를 앞에 배열한다.

(4) 동일 저자의 문헌은 출판 연도순으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에 출판된 문헌이

두 편 이상일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출판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5) 국내문헌과 동양문헌의 저자명은 저자의 완전한 성명을 원어 그대로 표기한

다.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Surname)을 적고, 이름(first name, middle name)

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생략 표시로 마침표를 찍는다. 저자가 다수

인 경우, 국내문헌과 동양문헌의 저자는 가운뎃점( )으로 구분한다. 저자가

다수인 서양문헌의 경우는 쉼표(,)로 구분하되, 마지막 저자는 ‘&’로 구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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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헌의 종류별 표기

(1) 단행본

저자명 (출판연도). 단행본명.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국내 저작물

제목은 꺽쇠(< >) 안에 표기하고, 서양 저작물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되, 주

제목과 부제목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편집서일 경우, 국내 편집

서는 저자명 뒤에 ‘(편)’, 서양 편집서는 ‘(Ed.)’ 또는 ‘(Eds.)’를 표기한다. 판

수(edition)는 제목 뒤에 (제2판) 또는 (2th ed.) 등으로 표기한다. 출판사가

위치한 도시(미국은 주 포함)와 출판사명을 기재하고, 둘 사이는 쌍점(:)으로

구분한다. 보고서는 보고서의 일련번호를 제목 뒤 괄호 안에 기재한다.

 김수철 (2015). <디지털시대>. 서울: 책세상.

박희수 (편) (2013). <세계의 언론법>. 부산: 책고을.

Hearst, W. R., Pulitzer. J., & McLuhan, H. M. (Eds.) (1950). History of privacy: Arising

issues of privacy in public spac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최수연 (2013). <대량 조정처리신청 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조사연구 2015-001). 서울: 언

론중재위원회.

(2)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 호수, 쪽수. 순으로 하되, 국내

학술지명은 꺽쇠 안에 표기하고, 쪽이 여러 면에 걸칠 경우 붙임(-)으로 표

기한다. 서양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주요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

자로 한다. 권수는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호수는 권수 뒤 괄호 안에 기재하

되, 이전 호의 쪽수가 다음호로 이어지는 연속번호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호수를 적지 않는다.

 김수철 (2015). 언론조정중재모델의 새로운 모색. <언론과 인권>, 1권 1호, 14-24.

Hearst, W. R. (1950).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Journal of Human Rights, 18(3),

123-142.

(3) 편저 속의 한 장(Chapter)이나 논문

편집된 책에 포함된 한 장이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인용한 장의 저자명 (출

판연도). 장의 제목. 편집자명 (편). 편집서명 (쪽수). 출판지: 출판사명. 순으

로 표기한다. 서양문헌은 편집자명 앞에 ‘In’을 쓰고 이름(first name, middle

name)의 첫 글자를 쓰고 성(Surname)을 기재한다. 마지막 편집자 성 뒤에

‘(Ed.)’ 또는 ‘(Eds.)’를 쓴다. 이때 국내 편집서명은 꺽쇠 안에 표기하고 서양

편집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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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철 (2013). 소송의 사회적 비용과 언론중재제도. 박희수 최수연 (편). <미디어법제의 미

래> (123-142쪽). 서울: 새미디어.

Hearst, W. R. (1950). The Relations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cy. In J. Pulitzer, &

H. M. McLuhan (Eds.), Privacy and Big Data: Surveillance or Public good? (pp.

703-732). Trenton, NJ: Ablex.

(4) 번역서 또는 편역서

원저자 (원저 출판연도). 원저 제목(출판본). 역자 (번역서 출판연도). 번역서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하고, 역자명 뒤에 ‘(역)’ 또는 ‘(편역)’을 표기

한다.

 McLuhan, H. M. (2013). Remedies for damage to reputation (3rd ed.). 김수철 (역) (2014).

<명예의 훼손과 구제>. 서울: 서울출판사.

(5)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발표자명 (발표연도와 월).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발표 도시명(:발표 장소 표

기 가능). 순으로 표기한다. 논문명은 꺽쇠 안에 기재한다.

 최수연 (2014, 8월).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대전: 언론연구소.

(6) 학위논문

국내 대학 학위논문은 저자명. (학위 수여 연도). <논문제목>. 학위 수여 대

학과 학위명. 순으로 한다. 서양 대학의 경우, 학위명, 수여 대학, 국가명(미

국은 도시 및 주)을 쉼표(,)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논문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한다. 미출판 논문에 대해서는 학위명 뒤에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Unpublished master’s thesis를 표기한다.

 박희수 (2015). <부정적 보도의 강도가 조정 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McLuhan, H. M. (1995). A Study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cross-border

complaints on med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Syracuse, NY.

(7) 신문, 잡지, 또는 뉴스레터

출판일자가 명확한 경우 저자명 뒤에 출판년, 월을 괄호 안에 표기하고, 불

명확한 경우는 출판 연도와 월만 표기하거나, 출판 연도와 계절을 표기한다.

신문기사는 게재면을 기재하고, 여러 면에 걸쳐 실린 경우는 해당 면 모두를

기입한다. 신문의 사설이나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하고, 특정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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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은 기고자의 이름을 저자명으로 한다. 익명의 기고자는 기사의 제목 두

세 단어로 작성자를 대신한다.

 한국신문 (2014, 2, 28). 미디어 콘텐츠 투자 늘었다. 3면, 4면.

최수연 (2013, 3, 4). 신생 미디어 플랫폼, 부작용 대비해야. <한국신문>, 11면.

McLuhan, H. M. (2013, July 5). Interactive storytelling and multimedia. The New York

Times, pp. B1, B5.

신생 미디어 플랫폼 (2013, 3, 4). <한국신문>, 11면.

다. 온라인 자료 표기

(1) 정기간행물

학술논문과 동일하게 표기하되, 제목 뒤에 출처 형태를 [전자매체본],

[On-Line], [Electronic version] 중 하나로 기재한다. 마지막에 독자들이 접

근할 수 있는 게시주소(URL: )를 제시한다(외국문헌의 경우 Retrieved from

라고 표기). 인쇄본 없이 온라인 상에서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권, 호수

기입 없이 간행물명과 URL만 제시한다.

 김수철 (2015). 언론조정중재모델의 새로운 모색 [전자매체본]. <언론과 인권>. 1권 1호. 14-24.

URL: http://www.pressandrights.go.kr/reference/journal.jsp

Achankeng, F (2014).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Engaging the colonial factor

[On-line]. African Journal on Conflict Resolution, 13(2), 11-38. Retrieve from

http://www.ajol.info/index.php/ajcr/article/view/101863/91902

(2) 비정기간행물

저자나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제목을 저자명으로 간주하여 표

기한다.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Engaging the colonial factor (n. d.). Retrieve from

http://www.ajol.info/index.php/ajcr/article/view/101863/91902

(3) 연구보고서 또는 세미나 자료

기관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와 같이 문서 제공자와 문서 작성자가 구

분되는 경우는 기관명을 먼저 기재하고 웹 사이트 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문서 작성자를 먼저 쓰고자 할 경우에는 웹 사이트에 문서가

게재된 연도와 논문 제목을 기입한 후 괄호 안에 연구보고서의 이름을 표기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어뷰징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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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

=193&menu_orderby=2&tabYn=N

최수진 김정섭 (2014).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어뷰징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2014-19). URL:

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

=193&menu_orderby=2&tabYn=N

(4) 기타 전자 매체 자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기재한다. 온라인상에서 읽은 기사는 기사 작성

자를 쓰고, 괄호 안에 기사 작성일을 표기한다.

 통계청 (2013). 정기간행물 연도별 증감현황.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O#Su

bCont

금준경 (2015, 1, 14). 어뷰징 기자들과 대화 “클러스터링? 검색기사 막기 힘들 것”. <미디어

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28

라. 법률 자료의 표기

(1) 판례

우리 판례는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순으로 기재하고, 미국판례는 사건이름,

판례집 권수, 판례집 이름, 해당 판례의 첫 페이지, 판결 연도 순으로 한다.

판례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판례명(연도)’, 또는 ‘(판례명, 연도)’로 표기

하고, 외국 판례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헌재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

Brown v. Board of Educ., 347 U.S. 483 (1954)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 (E. D. Wis. 1972)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 (D. Kan. 1981), aff’d, 727 F.2d, 888 (10th Cir.

1984)

(대법원, 2013. 2. 14.)

Lessard v. Schmidt(1972) 또는 (Lessard v. Schmidt, 1972)

(2) 법령

우리 법률은 법률명 다음에 법률시행일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미국의 법률

명, 권, 출처, § 절 번호, 시행연도 순으로 표기하고, 법령을 본문에서 인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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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법률명(시행연도)’로 기재한다. 법률개정안은 개정법률안명 다음에 대

표발의자와 발의일자를 기재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1. 4.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재영, 2015. 1. 30.)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 9401 (1988)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4. 표와 그림

가.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목을 붙이고, 표 또는 그림의 상단에

제시한다.

나.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꺽쇠 안에 표기(예시: <표1>

참조.) 한다.

다. 표, 그림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는 표와 그림의 하단 왼쪽에 출처를

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