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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x 0 0  

완전 탐색 : 그냥 다 해보기



완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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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탐색 (Brute-force) :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시도해보는 것!

•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탐색해보는 것

• 따라서 실패할 일이 없다. 

• 당연히 하나씩 다 대입해보면서 풀면 정확도 100%

• 그렇다면 완탐은 최강의 문제풀이 방법인가?



완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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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완탐은 최강의 문제풀이 방법인가?

• 꼭 그렇지만은 않다

• 굉장히 쉬운 방법임과 동시에 시간 복잡도는 최악
• 모든 경우를 다 시도해보는 방법이므로 당연히…

• 문제의 제한을 잘 보고, 시간 복잡도 분석을 했을 때, 
제한시간 내에 돌아갈 정도의 시간 복잡도라면 시도해볼만 한 방법

• Tip : 모든 문제풀이의 기초 방법
• 문제를 마주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 수 있는가?’ 를 먼저 생각해보면 좋다



• 아홉 난쟁이의 키가 주어졌을 때, 합이 100이 되는 일곱 난쟁이 찾기

• → 9개의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 합이 100이 되는 7개의 자연수 찾기

•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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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난쟁이 # 2 3 0 9  – 일곱 난쟁이



• 9개 중 순서에 상관없이 7개 뽑는 경우의 수 : 9
7
= 36 = 𝑂(1)

• 그냥 9명 중에서 7명 고르는 경우의 수를 다 해 보면 된다!

• 구현은 7중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 등으로

• 9명 중에서 고르지 않을 2명을 선택하는 식으로 구현하면 2중 반복문

2020-1 Gori 정기스터디 7

일곱 난쟁이 # 2 3 0 9  – 일곱 난쟁이



• 2중 반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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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난쟁이 – 반복문 구현 # 2 3 0 9  – 일곱 난쟁이

sort(h, h + 9);

for (int i = 0; i < 9; i++) {
for (int j = i + 1; j < 9; j++) {

if (sum - h[i] - h[j] == 100) {
// 전체 합에서 두 개 뺐더니 100이면 답을 찾은 것
// 나중에 출력할 때 두 개만 빼면 된다
print[i] = print[j] = false;

}
}

}



vector<int> h(9);
vector<int> picked;
bool visited[9];
int sum;

int main() {
for (int i = 0; i < 9; i++) {

cin >> h[i];
}

solution(7);

return 0;
}

• 재귀함수 구현 – main()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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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난쟁이 – 재귀함수 구현 # 2 3 0 9  – 일곱 난쟁이



• solution(int to_pick) : 고를 게 to_pick개 남은 상태에서 앞에서부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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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난쟁이 – 재귀함수 구현 # 2 3 0 9  – 일곱 난쟁이

void solution(int to_pick) {
// [여기에 기저 케이스 부분 입력]

for (int i = 0; i < 9; i++) {
if (!visited[i]) {

picked.push_back(num[i]);
visited[i] = true;
sum += num[i];
solution(to_pick - 1);
picked.pop_back();
visited[i] = false;
sum -= num[i];

}
}

}



• 아직 고르지 않았다면, picked에 넣어주고, 골랐다고 표시해주고, sum도 그때그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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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난쟁이 – 재귀함수 구현 # 2 3 0 9  – 일곱 난쟁이

void solution(int to_pick) {
// [여기에 기저 케이스 부분 입력]

for (int i = 0; i < 9; i++) {
if (!visited[i]) {

picked.push_back(num[i]);
visited[i] = true;
sum += num[i];
solution(to_pick - 1);
picked.pop_back();
visited[i] = false;
sum -= num[i];

}
}

}



• 골라야 할 개수를 하나 줄여서 다시 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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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난쟁이 – 재귀함수 구현 # 2 3 0 9  – 일곱 난쟁이

void solution(int to_pick) {
// [여기에 기저 케이스 부분 입력]

for (int i = 0; i < 9; i++) {
if (!visited[i]) {

picked.push_back(num[i]);
visited[i] = true;
sum += num[i];
solution(to_pick - 1);
picked.pop_back();
visited[i] = false;
sum -= num[i];

}
}

}



• 재귀가 끝나고 돌아왔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작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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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난쟁이 – 재귀함수 구현 # 2 3 0 9  – 일곱 난쟁이

void solution(int to_pick) {
// [여기에 기저 케이스 부분 입력]

for (int i = 0; i < 9; i++) {
if (!visited[i]) {

picked.push_back(num[i]);
visited[i] = true;
sum += num[i];
solution(to_pick - 1);
picked.pop_back();
visited[i] = false;
sum -= num[i];

}
}

}



void solution(int to_pick) {
if (to_pick == 0) {

if (sum == 100) {
sort(picked.begin(), picked.end());
for (int it : picked) {

cout << it << '\n';
}
exit(0);

} else {
return;

}
}

// ...
}

• 재귀함수의 기저 케이스 (Base case) : 재귀함수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없는, 최소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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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난쟁이 – 재귀함수 구현 # 2 3 0 9  – 일곱 난쟁이



Void solution(int to_pick) {
if (to_pick == 0) {

if (sum == 100) {
sort(picked.begin(), picked.end());
for (int it : picked) {

cout << it << '\n';
}
exit(0);

} else {
return;

}
}

// ...
}

• 더 이상 고를 게 없는 경우 (7개를 모두 고른 경우)가 기저 케이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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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난쟁이 – 재귀함수 구현 # 2 3 0 9  – 일곱 난쟁이



void solution(int to_pick) {
if (to_pick == 0) {

if (sum == 100) {
sort(picked.begin(), picked.end());
for (int it : picked) {

cout << it << '\n';
}
exit(0);

} else {
return;

}
}

// ...
}

• 합이 100이 된다면 골랐던 것들을 정렬해서 출력 후 종료, 아니면 그냥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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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난쟁이 – 재귀함수 구현 # 2 3 0 9  – 일곱 난쟁이



• 고리 회원 N명이 있고, 치킨 종류는 M종류가 있다.

• 회원마다 각 치킨의 선호도가 있고, 
한 사람의 만족도는 시킨 치킨들 중 선호도가 가장 큰 값으로 결정된다.

• 치킨을 최대 세 가지 종류만 시키려 한다. 회원들의 만족도 합의 최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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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치킨치킨 # 1 6 4 3 9  – 치킨치킨치킨



• 예를 들어 N = 4, M = 6이면, 입력 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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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치킨치킨 # 1 6 4 3 9  – 치킨치킨치킨

1 2 3 4 5 6

6 5 4 3 2 1

3 2 7 9 2 5

4 5 6 3 2 1

1번 사람 →

2번 사람 →

3번 사람 →

4번 사람 →

1번 사람의 3번 치킨에 대한 선호도

4번 사람의 5번 치킨에 대한 선호도



• 치킨을 선택하면, 각 사람의 만족도는 각 행 중 최댓값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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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치킨치킨 # 1 6 4 3 9  – 치킨치킨치킨

1 2 3 4 5 6

6 5 4 3 2 1

3 2 7 9 2 5

4 5 6 3 2 1

1번 사람 →

2번 사람 →

3번 사람 →

4번 사람 →

→ 만족도 4

→ 만족도 6

→ 만족도 9

→ 만족도 5

= 만족도 합 24



• 어떻게 풀까? 하고 문제 제한을 다시 봤더니

• 고리 회원의 수 𝑁 (1 ≤ 𝑁 ≤ 30), 치킨 종류의 수 𝑀 (3 ≤ 𝑀 ≤ 30)

•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 수 있는가?’

• 치킨은 무조건 3종류 시키는 게 이득이므로

• 치킨 M종류 중 3종류 선택 : 𝑀
3
= 𝑂(𝑀3)

• 선택한 치킨들에 대해 모든 회원들의 만족도 계산 : 𝑂(𝑁)

• 넉넉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돌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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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치킨치킨 # 1 6 4 3 9  – 치킨치킨치킨



•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치킨에 대해 3개씩 골라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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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치킨치킨 # 1 6 4 3 9  – 치킨치킨치킨

1 2 3 4 5 6

6 5 4 3 2 1

3 2 7 9 2 5

4 5 6 3 2 1

1 2 3 4 5 6

6 5 4 3 2 1

3 2 7 9 2 5

4 5 6 3 2 1

1 2 3 4 5 6

6 5 4 3 2 1

3 2 7 9 2 5

4 5 6 3 2 1

1 2 3 4 5 6

6 5 4 3 2 1

3 2 7 9 2 5

4 5 6 3 2 1

1 2 3 4 5 6

6 5 4 3 2 1

3 2 7 9 2 5

4 5 6 3 2 1

1 2 3 4 5 6

6 5 4 3 2 1

3 2 7 9 2 5

4 5 6 3 2 1

1 2 3 4 5 6

6 5 4 3 2 1

3 2 7 9 2 5

4 5 6 3 2 1

...



• 입력받고 재귀함수 bf()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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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치킨치킨 – 구현 # 1 6 4 3 9  – 치킨치킨치킨

int n, m, ma[31][31], max_sum;
Vector<int> picked;

int main() {
cin >> n >> m;
for (int i = 0; i < n; i++) {

for (int j = 0; j < m; j++) {
cin >> ma[i][j];

}
}

bf(); cout << max_sum << '\n';

return 0;
}



• 재귀함수에서 고르고, 재귀 돌리고, 다시 골랐던 걸 빼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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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치킨치킨 – 구현 # 1 6 4 3 9  – 치킨치킨치킨

void bf() {
// 기저 케이스 부분

for (int i = (picked.empty() ? 0 : picked.back() + 1); i < m; i++) {
picked.push_back(i);
bf();
picked.pop_back();

}
}



• 지금까지 고른 게 없으면 인덱스 0부터, 골랐던 게 있으면 맨 마지막 원소 다음 원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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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치킨치킨 – 구현 # 1 6 4 3 9  – 치킨치킨치킨

void bf() {
// 기저 케이스 부분

for (int i = (picked.empty() ? 0 : picked.back() + 1); i < m; i++) {
picked.push_back(i);
bf();
picked.pop_back();

}
}



• 기저 케이스 : 고른 개수가 3이면, 즉 다 골랐으면, 만족도 합을 구해서 최댓값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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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치킨치킨 – 구현 # 1 6 4 3 9  – 치킨치킨치킨

void bf() {
if (picked.size() == 3) {

int sum = 0;
for (int i = 0; i < n; i++) {

sum += max({ma[i][picked[0]], ma[i][picked[1]], ma[i][picked[2]]});
}

max_sum = max(max_sum, sum);
return;

}

// ...
}



• 지금 구현한 방식처럼, 재귀함수에 인자를 넣지 않는 식으로 구현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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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치킨치킨 – 구현 # 1 6 4 3 9  – 치킨치킨치킨

void bf() {
if (picked.size() == 3) {

int sum = 0;
for (int i = 0; i < n; i++) {

sum += max({ma[i][picked[0]], ma[i][picked[1]], ma[i][picked[2]]});
}

max_sum = max(max_sum, sum);
retur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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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x 0 1  

백트래킹?



백트래킹?

• 백트래킹 (Backtracking, 퇴각 검색) : 음… 완전 탐색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 일반적인 완전 탐색처럼 무식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라는 개념을 도입한 완전 탐색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

• 가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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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의 핵심 :  가지치기

• 가지치기 (Pruning) : 백트래킹의 핵심

• 모든 경우를 탐색해보지 않고, 
가망이 없는 (== 유망하지 않은) 경우를 만나면
더 탐색하지 않고 바로 윗 단계로 올라간다.

• 탐색하다가 가망이 없어 보인다면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고,
바로 탐색을 종료하고 위로 올라가서 다른 경우를 탐색한다.

• ‘유망하지 않은 경우를 배제함으로써 풀이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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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의 핵심 :  가지치기

• 완전 탐색에서 가능한 상태를 모두 트리로 나타냈을 때 이러한 상태가 된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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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1) (2, 3)(2, 2)

(3, 1) (3, 2) (3, 3) (3, 4) (3, 5)



백트래킹의 핵심 :  가지치기

• 아예 가망이 없어서 더 탐색해봐야 손해인 노드는 더 탐색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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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1) (2, 3)(2, 2)

(3, 1) (3, 2) (3, 3) (3, 4) (3, 5)



• 대표적인 백트래킹 문제

• N-Queen Problem : N×N 크기의 체스판에 퀸 N개를 서로 공격할 수 없게 놓는 것.

• N이 주어지면,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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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9 6 6 3  N - Q u e e n



퀸의 공격 범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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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9 6 6 3  N - Q u e e n

조건에 맞게 4×4 체스판에

4개의 퀸을 배치한 경우 중 하나



• 어떻게 풀 수 있을까?

• 우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 수 있는가?’

• 그냥 아무렇게나 N개의 퀸을 놓아보고, 되는지 판단하고, … 이를 반복하면?

• 문제의 제한 : 1 ≤ 𝑁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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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9 6 6 3  N - Q u e e n



• 처음에 빈 N×N 체스판 위에 놓을 수 있는 퀸의 위치 수 : 𝑁2

• 그 다음에 놓을 수 있는 퀸의 위치 수 : 𝑁2 − 1

• 그 다음 : 𝑁2 − 2

• …

• 총 N개의 퀸을 놓아보는 모든 경우의 수 ≈ 𝑁2 𝑁
= 𝑁2𝑁

•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면 𝑂(𝑁2𝑁)

• N이 최대 15까지 입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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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9 6 6 3  N - Q u e e n



• 저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고, 경우의 수를 조금씩 줄여보자.

• 일단 한 행에 퀸은 하나밖에 올 수 없음이 자명하다.

• 각 행에 퀸을 하나씩만 놓아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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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9 6 6 3  N - Q u e e n



• 첫 행에 놓을 수 있는 퀸의 위치 수 : 𝑁

• 둘째 행에 놓을 수 있는 퀸의 위치 수 : 𝑁

• …

• N개의 행에 각각 하나씩, 총 N개의 퀸을 놓는 경우의 수 : 𝑁𝑁

• 이것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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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9 6 6 3  N - Q u e e n



• 여기서 가지치기를 도입해 보자!

• 완전 탐색을 하되, 가망이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면서 진행하다가,
가망이 없는 경우 바로 탐색을 종료하는 식으로 진행하자.

• 즉, 중간에 어딘가 잘못 놓은 곳이 있어서, 
아무리 다른 곳에 퀸을 놓아도 정답이 되지 않을 경우, 
그냥 상위 단계로 올라와서 아까 놨던 퀸을 다시 놓아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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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9 6 6 3  N - Q u e e n



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초기 체스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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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일단 1행에서, 1열에 한번 놓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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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그 다음 2행으로 가서, 1열에 놓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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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애초에 조건에 위배되므로, 남은 두 행을 어떻게 채우든 이 상태라면 정답이 나올 수 없다.

• 더 탐색해봐도 가망이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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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2행에 놓았던 퀸을 빼고, 이번에는 2열에 놓아보자.

• 근데 이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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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다시 빼고, 3열에 놓아보자

• 이번에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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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3행으로 가서, 또 1열부터 놓아보자.

• 일단 1열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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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2, 3, 4열 모두 놓을 수 없다.

• 더 이상 조건을 만족하면서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 상위 레벨로 되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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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결국 2행의 퀸이 4열까지 왔다

• 3행을 또 채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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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3행의 1열은 안 되고, 2열은 된다.

• 2열에 놓아보고 마지막 4행으로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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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그런데, 1~3행을 저렇게 채워두면 4행에는 어느 곳에도 퀸을 놓을 수 없다.

• 잘못 놓은 경우이다. 다시 3행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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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3행의 2열에 마지막으로 놓았으니, 3열부터 다시 놓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자

• 그런데 3, 4열 둘 다 놓을 수 없다. 다시 2행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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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그런데 2행은 이미 4열까지 왔기 때문에, 즉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봤기 때문에,
다시 1행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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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이제 1행의 퀸을 옮겨서, 2열에 놓아보고 다시 2~4행을 채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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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2행에서는 4열에만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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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3행에서는 1열이 되니까 일단 놓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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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4행에는 1, 2열은 안 되고, 3열에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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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마지막 행까지 도달했으므로, 
‘체스판 위에 퀸 N개 놓는 경우의 수’ 하나를 찾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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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의 수는 배제하면서 완전 탐색을 진행하는 방식이
백트래킹(가지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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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트래킹 대표 문제 – N-Queen # 9 6 6 3  N - Q u e e n



int n;
int row[15]; // row[x] : x번째 행에 퀸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int cnt; // 경우의 수

int main() {
cin >> n;

// solution(x) : x번째 행에 퀸을 놓아보는 함수
// 0번째 행부터 시작
solution(0);
cout << cnt << '\n';

return 0;
}

• main() 부분

2020-1 Gori 정기스터디 58

N-Queen – 구현 # 9 6 6 3  N - Q u e e n



• solution()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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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ueen – 구현 # 9 6 6 3  N - Q u e e n

// solution(x) : x번째 행에 퀸을 놓아보는 함수
void solution(int x) {

// 기저 케이스 부분

// x행의 0열~(n-1)열까지 보면서 퀸을 놓아보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계속 진행
for (int i = 0; i < n; i++) {

row[x] = i;
if (check(x)) {

solution(x + 1);
}

}
}



• solution() 부분 – 퀸을 놓아보고, 조건을 만족해야만 다음 solution(x+1)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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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ueen – 구현 # 9 6 6 3  N - Q u e e n

// solution(x) : x번째 행에 퀸을 놓아보는 함수
void solution(int x) {

// 기저 케이스 부분

// x행의 0열~(n-1)열까지 보면서 퀸을 놓아보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계속 진행
for (int i = 0; i < n; i++) {

row[x] = i;
if (check(x)) {

solution(x + 1);
}

}
}



• solution() 부분 – 기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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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ueen – 구현 # 9 6 6 3  N - Q u e e n

void solution(int x) {
if (x == n) {

// 체스판 맨 밑 row까지 왔으면, 하나의 방법을 찾은 것
// 경우의 수를 하나 추가하고 return
cnt++;
return;

}

// ...
}



• solution(n)을 호출했다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며 마지막 행까지 채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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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ueen – 구현 # 9 6 6 3  N - Q u e e n

void solution(int x) {
if (x == n) {

// 체스판 맨 밑 row까지 왔으면, 하나의 방법을 찾은 것
// 경우의 수를 하나 추가하고 return
cnt++;
return;

}

// ...
}



• check(x) : 현재 x행까지 채운 상태일 때, 지금까지 채운 체스판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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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ueen – 구현 # 9 6 6 3  N - Q u e e n

bool check(int x) {
for (int i = 0; i < x; i++) {

if (row[x] == row[i] || x - i == abs(row[x] - row[i])) {
return false;

}
}

return true;
}



• 세로로 겹치는 퀸이 있는지, 대각선으로 겹치는 퀸이 있는지 확인

2020-1 Gori 정기스터디 64

N-Queen – 구현 # 9 6 6 3  N - Q u e e n

bool check(int x) {
for (int i = 0; i < x; i++) {

if (row[x] == row[i] || x - i == abs(row[x] - row[i])) {
return false;

}
}

return true;
}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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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1  분해합

# 1 5 2 6  가장 큰 금민수

# 1 0 1 8  체스판 다시 칠하기

# 1 0 6 5  한수

# 1 4 5 0 0  테트로미노

# 6 6 0 3  로또

# 1 7 5 9  암호 만들기

# 1 9 8 7  알파벳

# 1 5 6 8 4  사다리 조작

# 2 6 6 1  좋은수열

# 2 2 3 9  스도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