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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어때, 머리가 슬슬 아파오지?

학생: (해열진통제 두 알을 먹으며) 음, 조금이요. 쓰레드가 서로 얽히는 모든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교수: 사실 그렇지. 병행되는 코드 몇 줄이 이해가 안되는 걸 보면 놀라곤 하지.

학생: 저도 그래요! 컴퓨터 과학자로서 다섯 줄의 코드도 이해할 수 다는 것이

당혹스럽기도 해요.

교수: 오,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게. 병행 알고리즘에 대한 초기 논문들을 살펴보면

잘못된 것들이 가끔 있다네! 그리고 저자들은 보통 교수들이지!

학생: (헉) 교수님들이 ...어... 틀릴 수 있다고요?

교수: 그래,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영  비밀 중에 하나야.

학생: 비밀을 지킬게요. 하지만 만약 병행 코드가 그렇게 어렵다면, 그리고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면, 올바른 병행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죠?

교수: 그것이 제대로 된 질문이 되겠군, 그렇지? 간단한 몇 가지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야 하네! 쓰레드 간의 복잡한 상호 동작을 피하고,

잘 알려진 그리고 확실하게 검증된 기법을 사용하여 쓰레드들의 동작을 관리해야

하네.

학생: 간단한 락이나 생산자-소비자 큐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수: 정확하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패러다임이야. 자네가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동작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네. 둘째는 정말 필요할 때 병행성을

사용하되 피할 수 있으면 전적으로 피해야 하네. 어설프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처럼

나쁜 것은 다네.

학생: 그렇군요. 그러면 쓰레드가 필요 는 데 사용하는 이유는 무 인가요?

교수: 바로 그거야. 세 번째는 정말 병렬화가 필요하다면 다른 단순화된 방식을 찾아봐

야해. 예를 들어 병렬 데이터 분석 코드를 위한 맵리듀스 기법은 락이나 컨디션

변수 또는 다른 우리가 다뤘던 골치아픈 녀석들이 갖는 복잡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병렬성을 달성하는 훌륭한 예제이지.

학생: 맵리듀스요? 흥미진진하게 들리는군요. 찾아 읽어봐야겠어요.

교수: 훌륭해! 꼭 읽어보게. 결국에는 그런 것을 아주 많이 해야 할 거야. 우리가 배운

주제들은 소개에 지나지 않아. 읽고, 또 읽은 후에 좀 더 읽어보게! 그리고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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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해 보고 코드도 작성해 보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작성해 보게나. Gladwell이
“아웃라이어(Outlier)”에서 말했듯이 대략 10,000 시간을 투자해야 그 분야에

진정한 전문가가 된다네. 수 시간만으로는 그 시간을 다 채울 수가 지.

학생: 와우, 우울하게 받아 드려야 할지 희망적으로 받아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자라고 믿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병행 코드를 좀 더 작성해봐야 할

시간이 되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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