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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한국어 ‘ㄱ’에 대응하는 중국어 ‘g’음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한

국어에는 ㄱ, ㄲ의 두 가지 음소가 존재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는 g의 한 

가지 음소만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의 평음과 경음을 변별하는 데 곤란을 겪는다. 그래서 한국어 ‘ㄱ’에 대응되

는 중국어 ‘g’를 찾아서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g음을 중국어 원어

민 발음으로 녹음하여 한국어 원어민 화자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들에게 그 

소리가 ㄱ이나 ㄲ 중 어떤 소리에 가까운지 판단하게 하였다. 청취 실험 결

과 한국인이 중국어 성모 ‘g’를 한국어의 평음 ‘ㄱ’과 경음 ‘ㄲ’으로 판단하였

다. ‘ㄱ’으로 들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개구도가 작은 2성이나 3성인 글자였

고, ‘ㄲ’으로 들리는 경우는 대개 개구도가 큰 1성이나 4성인 글자였다. 한

국어 ‘ㄱ’ 소리에 가까운 ‘g’음을 찾아서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한국인이 ‘ㄱ’으로 인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글자는 1성의 

‘估’, 2성의 ‘国, 革’, 3성의 ‘葛, 古’이다. 1성과 4성의 경우에는 g를 ㄲ으로 

감지한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데 ‘估’ 글자가 예외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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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영향으로 보인다. 운모를 중심으로 보면 ‘e’ 운모의 ‘革, 葛’과 ‘u’ 운모

의 ‘国, 古, 估’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ㄱ’ 발음을 인식하게 할 때

에는 중국어 2,3성과 ‘e, u’ 운모를 활용하되 그 중에서도 ‘革, 葛’과 ‘国, 

古, 估’의 발음을 활용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ㄲ’발음을 

교육할 때에는 활용 가능한 글자가 많긴 하나 그중에서도 ‘嘎, 更, 逛, 剛’

와 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글자로 선정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주제어 : 한국어 교육, 성조, 운모, 연구개음, 지각양상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한국어 ‘ㄱ’ 소리에 대응

하는 중국어 ‘g’음을 찾기 위한 실험적 연구이다. 제2 언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발음이다. 특히 학습자의 

모국어에 없는 발음을 습득하는 데는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어 

연구개 파열음은 발음방법에 따라 평음, 격음, 경음으로 구분되어 

ㄱ, ㅋ, ㄲ의 삼지적 상관속을 갖는다. 하지만 중국어 설근파열음은 

발음방법에 따라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구분되어 g, k의 이지적 상관

속을 갖는다. 즉, 한․중 양국어의 무기 연구개 파열음을 살펴보면, 

한국어에는 ㄱ, ㄲ의 두 가지 음소가 존재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는 

g의 한 가지 음소만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을 변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실

제 교육 현장에서도 중국인 학습자들이 ㄱ, ㄲ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발음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그 동안 이 현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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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분석은 대부분 양 언어 간 음운체계상의 차이점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설명 방법만으로는 별다른 교

육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중급 단계 이상의 학습자에게 양 언

어의 음소를 대상으로 그 차이점을 설명해주면 몰라도 초급 단계 학

습자에게 모국어에 없는 음소를 가지고 차이점만 강조하는 것이 그

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두 

언어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어 발음과 유

사성을 갖는 중국어의 변이음 정보도 잘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서 

중국어 ‘g’음에 대응하는 한국어 ‘ㄱ’를 찾아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 대상 한국어 발음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한국어 발음과 중국어 변이음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한국어

의 평음과 경음에 대응되는 중국어 변이음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맹주억․권영실(2007, 2008)과 高

美淑(2001)의 연구가 있다. 高美淑(2001)은 한․중 파열음과 파찰음에 

대한 VOT 대조연구를 통해 한국어의 경음과 중국어의 무기음이 유

사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어의 평음은 첫 음절에서 발음될 때 

약한 유기음을 가지며 첫 음절에서 발음되지 않는 경우 유성음화 혹

은 무기음화 된다고 하였다. 한국어 단음절의 평음, 경음, 격음의 

VOT는 경음이 제일 짧고, 평음, 격음 순으로 길어진다고 하였다. 맹

주억·권영실(2007, 2008)에서는 한국인 학습자가 중국어의 ‘g’를 ‘ㄱ’ 

혹은 ‘ㄲ’으로 구분하여 듣는 경향이 있는 데 착안하여 실험음성학

적 접근방식으로 그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맹주억․권영실(2007, 

2008)에서는 실험음성학적 연구방법으로 한국어 경음은 음평(제1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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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거성(제4성), 평음은 양평(제2성)과 상성(제3성)의 음높이에 대응되

는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은 

중국어 성조와 관련이 있다고는 지적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음성 

환경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성조 이외에 또 어떠한 요인과 관련 있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중국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g음을 중국인 원어민 발음으

로 녹음한 후 한국인 원어민 화자들에게 들려주어 그 소리가 ㄱ이나 

ㄲ 중 어떤 소리에 가까운지 판단하게 하였다. 청취 실험 결과를 통

해서 중국어 ‘g’음에 대응하는 한국어 ‘ㄱ’를 찾아서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자음은 기류가 성문을 통과하여 입 밖에 나올 때까지 그 어디에선

가 상당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다. 자음은 우선 그 장애를 받는 

자리, 다시 말하면 그 자음이 만들어지는 조음위치(調音位置 place of 

articulation)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장애를 받는 방식, 다시 말하면 그 조음방식(調音方式 manner of 

articulation)에 따라 분류하는 길이 있다(이익섭 1986/2013: 48). 이 장

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체계 대조를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한

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의 차이를 통해 3장에서 제시할 근거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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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 자음체계

한국어 자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목 안이나 입안에서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다. 한국어의 자음은 19개로 구성된다. 먼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으로 나뉜다. 

양순음은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ㅂ, ㅍ, ㅃ, ㅁ/와 같은 소

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치조음은 치경과 치조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ㄷ, ㄸ, ㅌ, ㅅ, ㅆ, ㄴ, ㄹ/가 이에 속한다. 경구개음은 입천장에서 

발음되는 소리로 /ㅈ, ㅉ, ㅊ/가 이에 속한다. 연구개음은 구강 안쪽

의 부드러운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로 /ㄱ, ㄲ, ㅋ, ㅇ/이 이에 해당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음인데, 이는 후두에서 나는 소리로 /ㅎ/가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조음방식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분

류된다. 장애음은 다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분류되고 공명음

은 다시 유음과 비음으로 분류된다. 장애음은 공기가 방출되면서 조

음기관의 장애를 받아 조음되는 음으로, /ㅂ, ㅃ, ㅍ, ㄷ, ㄸ, ㅌ, ㅅ, 

ㅆ, ㅈ, ㅉ, ㅊ, ㄱ, ㄲ, ㅋ, ㅎ/는 이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ㅂ, ㅍ, 

ㅃ, ㄷ, ㄸ, ㅌ, ㄱ, ㄲ, ㅋ/는 기류를 잠시 막았다가 방출하면서 발음

되는데, 이와 같은 소리들을 파열음이라 한다. 그리고 /ㅅ, ㅆ, ㅎ/이 

두 조음기관의 틈 사이를 통해 공기가 마찰을 일으켜서 내는 음인

데, 이러한 소리들을 마찰음이라 한다. /ㅈ, ㅉ, ㅊ/는 기류를 막았다

가 방출하면서 터트리지 않고, 천천히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데 이

를 파찰음이라 한다. 공명음은 성대를 진동시켜 발음되는 것으로, /

ㄹ, ㅇ, ㄴ, ㅁ/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공기가 코로 방출되느냐 그

렇지 않으냐에 따라 또 비음 /ㅇ, ㄴ, ㅁ/과 유음 /ㄹ/로 구분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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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자음 체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는 기의 

유무와 후두의 긴장성에 따라 평음, 경음, 격음으로 분류된다. /ㅂ, 

ㄷ, ㄱ, ㅈ, ㅅ/는 평음이고, /ㅃ, ㄸ, ㄲ, ㅉ, ㅆ/는 경음이며, /ㅍ, ㅌ, 

ㅋ, ㅊ, ㅎ/와 같은 소리는 격음이다. 한국어의 자음 체계를 표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의 자음체계1)

조음위치조음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경음 ㅃ ㄸ ㄲ

격음 ㅍ ㅌ ㅋ

마찰음

평음 ㅅ

경음 ㅆ

격음 ㅎ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ㅉ

격음 ㅊ

공명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2. 중국어의 자음체계

중국어에는 21개의 자음이 있다. 먼저 조음 위치에 의해 쌍순음, 

순치음, 설첨전음, 설첨중음, 설첨후음, 설면음, 설근음으로 분류된다. 

쌍순음은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b, p, m/가 이에 

1) 한국어의 자음 체계는 허용·김선정(2006: 46)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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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 순치음은 아랫입술이 윗니에 닿아 나는 소리로 /f/가 있다. 

설첨전음은 혀끝을 윗니 뒷면에 댔다가 떼면서 만들어진 소리로 /z, 

c, s/가 있다. 설첨중음은 혀끝으로 윗잇몸과 윗니의 경계선 쪽에 댔

다 떼면서 내는 소리인데 /d, t, n, l/가 이에 해당된다. 설첨후음은 

혀끝을 경구개 쪽으로 말아 올리면서 내는 소리인데 /zh, ch, sh, r/가 

이에 속한다. 설면음은 혀 앞부분이 경구개에 닿아 나는 소리로 /j, 

q, x/가 여기에 해당한다. 설근음은 혀뿌리가 연구개에 접촉하여 나

는 소리로 /g, k, h/가 이에 속한다.

다음으로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

로 구분된다. 파열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잠시 폐쇄시켰다가 갑

자기 터뜨리듯이 내보내면서 발음하는 소리인데, 중국어에서는 /b, p, 

d, t, g, k/가 이에 속한다. 마찰음은 공기가 구강의 좁은 틈을 통과하

면서 마찰을 일으켜 나는 소리로 /f, s, sh, x, h, r/가 이에 해당한다.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완전히 파열하지 않고 조금씩 개

방해서 공기를 통과시키면서 내는 소리인데, 중국어에서는 /z, zh, c, 

ch, j, q/가 이에 속한다. 비음은 코로 공기가 통하도록 하여 내는 소

리인데 /m, n/가 있다. 유음은 혀 앞부분으로 구강의 중앙부를 폐쇄

하고 혀의 양측으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발음되는 소리로 /l/가 이에 

속한다.

기의 유무에 따라 유기음과 무기음이 대립된다. 유기음은 조음할 

때 공기를 강하게 확산시키며 내는 소린데 중국어에서는 /p, t, k, c, 

ch, q/가 있다. 무기음은 발음할 때 수반한 공기가 거세게 나지 않는 

소린데 /b, z, zh, j/가 이에 해당한다. 중국어의 자음 체계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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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어의 자음 체계2)

조음위치

조음방법
쌍순음 순치음

설첨

전음

설첨

중음

설첨

후음
설면음 설근음

파열음
무기 무성 /b/ /d/ /g/

유기 무성 /p/ /t/ /k/

마찰음
무성 /f/ /s/ /sh/ /x/ /h/

유성 /r/

파찰음
무기 무성 /z/ /zh/ /j/

유기 무성 /c/ /ch/ /q/

비음 유성 /m/ /n/

유음 유성 /l/

3.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체계 차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을 변별하지 못하는 원인

은 일차적으로 목표어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데에

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어 자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방출되면서 조음기관의 장애를 받아 생성되는 음으로, 우선 그 장애

를 받는 위치에 따라 분류될 수 있고, 또 장애를 받는 방식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발음 과정에서의 정확성에 관여하는 

음운론적 정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음 위치이고 다른 하나는 조

음 방식이다. 한국어 평음/ㄱ/과 경음/ㄲ/은 모두 혀의 윗부분을 연구

개 부근으로 들어 올려 내는 음으로, 조음 위치는 같다. 그러나 조음 

방식에 차이가 있다. 평음/ㄱ/과 경음/ㄲ/은 다 기류를 잠시 막았다가 

방출하면서 만드는 파열음이지만 긴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ㄲ/

2) 중국어의 자음 체계는 한용수(2004)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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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두를 긴장시켜 조음하는데 반해, /ㄱ/은 그런 과정을 거치진 않

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두 소리의 조음 과정

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발음의 정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 /ㄱ/과 /ㄲ/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조음 위치
조음 방식

기의 유무 후두 긴장 유무

ㄱ 연구개 무 무

ㄲ 연구개 무 유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을 변별하지 못하는 원인

은 목표어의 음운정보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데서

도 찾을 수 있지만, 모국어의 언어 지식이 목표어를 습득하는 데 장

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체계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의 두 가지 정보

에 관여한다. 따라서 우선 이 두 정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

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조음 위치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어 /ㄱ, ㄲ/

과 중국어 /g/는 모두 구강 안쪽의 부드러운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다. 물론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3) 이들의 발음 위치는 같다. 그런데 

조음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ㄱ, ㄲ/와 /g/는 모두 기류를 잠시 막았

다가 터뜨리며 내는 파열음에 속하지만, 그 기류의 긴장도가 높으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즉 한국어 /ㄱ/의 경우 

3) 중국어에서는 /g/를 설근음으로, 한국어에서는 /ㄱ, ㄲ/를 연구개음으로 부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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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내부 기류의 긴장도가 낮아 약하게 파열되는 음이고, /ㄲ/은 후

두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기류의 긴장성을 가진 소리다. 반면에 중국

어 /g/는 이러한 기식의 긴장성에 변별자질이 없다. 한국어 /ㄱ, ㄲ/과 

중국어 /g/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조음 위치
조음 방식

기의 유무 후두 긴장 유무

ㄱ 연구개 무 무

ㄲ 연구개 무 유

g 연구개 무 -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변별자

질인 /ㄱ,ㄲ/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Ⅲ. 중국어 ‘g’ 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양상

1. ‘g’의 출현 환경

중국어 g에서 변이음의 음성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g

를 성모로 하는 모든 음절을 실험예문으로 삼았다. g는 <표 3>의 

실험예문과 같이 19개의 운모와 결합하며, 각 음절은 성조별로 총 

53개의 음절을 조합한다.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는 20대 여성 3명과 남성 2명, 모두 5명의 

중국인이 본 실험의 발음자로서 한 번씩 발음하였다. 출신 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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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 병
음 1성 2성 3성 4성

ga 嘎 * * *

gai 该 改 盖

gan 甘 * 赶 干

gang 刚 * 岗 杠
gao 高 * 搞 告

ge 哥 革 葛 各

gei * * 给 *

gen 跟 * * 亘

geng 耕 * 耿 更

gong 工 * 拱 共

gou 勾 * 狗 够
gu 估 * 古 固

gua 瓜 * 寡 挂
guai 乖 * 拐 怪

guan 观 * 馆 惯
guang 光 * 广 逛

gui 归 * 鬼 柜
gun * * 滚 棍

guo 锅 国 果 过

<표 3> 실험예문 g를 성모로 하는 음절

는 산동성 1명, 하북성 2명, 하남성 2명이었다.4) 한국인이 중국어 음

운체계에 익숙하지 못한 면을 고려하여 발음자로 하여금 조금 느린 

4) 발음자는 모두 정확한 표준 발음을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중국 북방 

지역 출신이다. 이에 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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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또박또박 읽게 하였다. 사전에 실험취지를 알려주지 않았으

며, 실험취지를 유추할 수 없도록 예문의 순서는 무작위로 배열하였

다. 조사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잡음이 없는 공간에서 한 

명씩 미리 마련된 설문지를 읽어보도록 하였다.5)

NO. 이름 성별 나이 출신지 직업

1 Zhang 여 23 하북성 대학생

2 Yuwen 남 29 산동성 대학원생

3 Chenji 남 26 하북성 대학원생

4 Xiying 여 26 하남성 대학원생

5 Chen 여 27 하남성 대학원생

<표 4> 실험 발음자 정보

실험결과는 청각적 분석에 의존하므로, 본 연구에서의 청취실험은 

기본적인 한국어 음운론 지식을 갖춘 국어국문학과 전공 학생6)들을 

대상으로 했다. 중국인 5명이 발음한 53개의 문항으로 5개의 척도7)

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주관적 판단을 즉시 반영하며 짧은 음을 제

대로 듣고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녹음은 2번씩 들려주었다. 들려

준 예문의 순서는 <표 5>와 같다.

5) 녹음은 삼성전자 SHW-M250L(갤럭시 S2) 스마트폰의 음성녹음 기능을 사

용하였고 녹음된 파일은 MP3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6)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재학생 중 ‘국어학개론’과 ‘국어음운

론’ 강좌를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9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7) 1번: ‘ㄱ’ 소리, 2번: ‘ㄱ’에 가까운 소리, 3번: ‘ㄱ’과 ‘ㄲ’의 중간 소리, 4번: 

‘ㄲ’에 가까운 소리, 5번: ‘ㄲ’ 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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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예문 NO. 예문 NO. 예문

1 嘎 20 革 39 赶
2 给 21 工 40 盖

3 甘 22 亘 41 干

4 棍 23 岗 42 杠
5 高 24 搞 43 拐

6 哥 25 葛 44 估
7 过 26 该 45 国
8 柜 27 观 46 刚
9 耕 28 耿 47 更

10 共 29 固 48 改

11 挂 30 狗 49 够
12 各 31 古 50 拱

13 寡 32 瓜 51 勾

14 怪 33 告 52 乖

15 跟 34 馆 53 滚
16 广 35 光

17 归 36 鬼

18 逛 37 惯
19 锅 38 果

<표 5> 실험 예문 순서

2 중국어 ‘g’ 음의 한국인 지각 양상

한국인 학생 119명을 대상으로 53개의 발음을 들려준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53개의 단어를 한국인 학생에게 중국인 학

생의 발음으로 들려줬을 때 48개(90.6%)의 단어가‘ㄲ’로 들리며 단지 

5개(9.4%)의 단어가 ‘ㄱ’로 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험결과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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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중국인의 g 발음은 대체로 ‘ㄱ’보다는 ‘ㄲ’에 가깝게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표 6> 실험 결과

문항

번호
글자 성조

ㄱ

소리

ㄱ에

가까움

ㄲ에

가까움

ㄲ

소리

ㄱ

(%)

ㄲ

(%)

1 嘎 1성 2 2 43 67 4(3.5%) 110(96.5%)

2 更 4성 2 3 45 65 5(4.3%) 110(95.7%)

3 亘 4성 2 3 43 65 5(4.4%) 108(95.6%)

4 逛 4성 1 4 51 56 5(4.6%) 107(95.4%)

5 刚 1성 5 50 57 5(4.6%) 107(95.4%)

6 乖 1성 2 4 58 47 6(5.4%) 105(94.6%)

7 杠 4성 1 7 46 58 8(7.1%) 104(92.9%)

8 光 1성 3 6 45 58 9(8%) 103(92%)

9 观 1성 3 7 52 50 10(8.9%) 102(91.1%)

10 甘 1성 1 4 51 50 5(4.7%) 101(95.3%)

11 告 4성 1 5 47 54 6(5.6%) 101(94.4%)

12 干 4성 2 4 44 57 6(5.6%) 101(94.4%)

13 该 1성 2 8 55 45 10(9%) 100(91%)

14 怪 4성 3 2 48 51 5(4.8%) 99(95.2%)

15 瓜 1성 3 8 37 62 11(10%) 99(90%)

16 共 4성 9 6 42 55 15(13.3%) 97(86.7%)

17 挂 4성 6 10 36 60 16(14.2%) 96(84.8%)

18 惯 4성 3 13 45 50 16(14.4%) 95(85.6%)

19 够 4성 5 8 35 59 13(12.1%) 94(87.9%)

20 过 4성 3 12 31 62 15(13.8%) 93(86.2%)

21 柜 4성 4 8 40 53 12(11.4%) 93(88.6%)

22 归 1성 2 9 47 45 11(10.6%) 92(89.4%)

23 盖 4성 5 8 42 50 13(12.3%) 92(87.7%)

24 工 1성 7 9 40 51 16(14.5%) 91(85.5%)

25 固 4성 8 9 33 57 17(15.6%) 90(84.4%)

26 棍 4성 7 10 43 45 17(16.2%) 88(83.8%)

27 哥 1성 10 11 28 60 21(19.2%) 8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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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험 결과8)                   (계속)

문항

번호
글자 성조

ㄱ

소리

ㄱ에

가까움

ㄲ에

가까움

ㄲ

소리

ㄱ

(%)

ㄲ

(%)

28 各 4성 8 12 36 52 20(18.5%) 88(81.5%)

29 勾 1성 7 14 51 37 21(19.2%) 88(80.8%)

30 耕 1성 7 12 37 50 19(17.9%) 87(82.1%)

31 跟 1성 5 13 43 44 18(17.1%) 87(82.9%)

32 锅 1성 8 11 32 54 19(18.1%) 86(81.9%)

33 馆 3성 2 12 51 34 14(14.1%) 85(85.9%)

34 赶 3성 5 13 50 35 18(17.4%) 85(82.6%)

35 广 3성 5 13 56 26 18(18%) 82(82%)

36 高 1성 9 14 38 43 23(22.1%) 81(77.9%)

37 狗 3성 5 18 52 28 23(22.3%) 80(77.7%)

38 改 3성 9 12 46 34 21(20.7%) 80(79.3%)

39 果 3성 8 10 38 40 18(18.7%) 78(81.3%)

40 寡 3성 6 18 43 34 24(23.7%) 77(76.3%)

41 岗 3성 3 19 43 30 22(23.1%) 73(76.9%)

42 拐 3성 6 17 44 28 23(24.2%) 72(75.8%)

43 搞 3성 3 27 40 31 30(29.7%) 71(70.3%)

44 鬼 3성 6 17 41 30 23(24.4%) 71(75.6%)

45 耿 3성 4 21 43 27 25(26.3%) 70(73.7%)

46 滚 3성 8 23 42 26 31(31.3%) 68(68.7%)

47 拱 3성 9 20 45 21 29(30.5%) 66(69.5%)

48 给 3성 13 23 42 18 36(37.5%) 60(62.5%)

49 国 2성 19 27 35 22 46(44.6%) 57(55.4%)

50 估 1성 22 18 20 36 40(41.7%) 56(58.3%)

51 古 3성 18 28 35 18 46(46.5%) 53(53.5%)

52 葛 3성 31 33 29 20 64(56.6%) 49(43.4%)

53 革 2성 31 35 23 10 66(66.7%) 33(33.3%)

8) 학생들이 선택한 1번에서 5번까지를 중간소리인 3번을 제외하고 통계를 

다시 작성하면 오른쪽 두 칸이 된다. 중간소리인 3번은 ‘ㄱ’과 ‘ㄲ’을 구

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제외한 수치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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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에 대한 해석

앞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g의 변이음이 나타날 수 있는 음성 출

현 환경에 대한 변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성조에 따른 변인을 

전제로 하여, 이에 어떠한 변이음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

다. 다음으로 성모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는 운모 설위의 고저, 

즉 개구도에 따른 변인을 전제로 하여, 운모별로 어떠한 변이음 양

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성조는 1~4성을 모두 포

함하며, 운모의 설위는 저, 반저, 반고, 고 4가지를 포함한다.

1 성조에 따른 해석

중국어의 성조에는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의 4가지가 있다. 葉

寶奎․金鐘讚(2001)에 따르면, 중국어의 성조는 두 개의 두드러진 특

징이 있는데 첫째는 조류가 적고, 둘째는 조치의 구별이 명확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一平, 二昇, 三曲, 四降으로 결론지었

는데 아래의 그림으로 중국어의 성조를 설명하였다.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

〔그림 1〕중국어 조치오도표기도 (葉寶奎·金鐘讚(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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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성은 음평조, 고평조, 555조라고도 한다. 성조가 높고 고르다. 

즉 5도에서 5도로 발음하며 조치는 555이다. 예를 들어 ‘剛, 甘, 高’

이 이에 속하는데 이 발음에 대한 한국인 인식 양상은 ‘ㄱ:ㄲ’의 인

식 비율이 ‘剛’은 5(4.6%):107(95.4%), ‘甘’은 5(4.7%):101(95.3%), ‘高’는 

23(22.1%): 81(77.9%)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ㄱ’보다는 ‘ㄲ’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성은 양평조, 고승조, 345조라고도 한다. 중음에서 고음까지 올

라간다. 즉 3도에서 5도로 발음하며, 조치는 345이다. ‘國, 革’의 성

조가 이에 해당된다. 이 발음에 대한 한국인 인식 양상은 ‘ㄱ:ㄲ’의 

인식 비율이 ‘國’은 ‘46(44.6%):57(55.4%), ‘革’는 66(66.7%):33(33.3%)’

으로 나타났다. 실험에서 ‘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체로 높게 나

타난 소리 중의 하나이다.

제3성은 상승조, 강승조, 214조라고도 한다. 반저음에서 저음까지 

내려간 뒤 다시 반고음까지 올라간다. 즉 2도에서 1도까지 내려와서 

다시 4도까지 올라가며 조치는 214이다. 예를 들어 ‘改, 果, 搞’와 같

은 것들이 있다. 이 발음에 대한 한국인 인식 양상은 ‘ㄱ:ㄲ’의 인식 

비율이 ‘改’는 21(20.7%):80(79,3%), ‘果’는 18(18.7%):78(81.3%), ‘搞’는 

30(29.7%):71(70.3%)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ㄱ’보다는 ‘ㄲ’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성은 거성조, 고강조, 531조라고도 한다. 고음에서 저음까지 내

려간다. 즉 5도에서 1도까지 내려가며, 조치는 531이다. ‘告, 共’이 여

기에 해당되는데 이 발음에 대한 한국인 인식 양상은 ‘ㄱ:ㄲ’의 인식 

비율이 ‘告’는 6(5.6%):101(94.4%), ‘共’은 15(13.3%):97(86.7%)’로 나타났

다. 두 발음 모두 ‘ㄱ’보다 ‘ㄲ’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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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절의 음고는 비록 전체 음절의 구성요소와 모두 관련이 있지

만, 성모 g같은 경우에는 항상 음절의 첫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주로 

처음 시작하는 음고와 관련된다. 주지하다시피, 발음할 때 음고가 높

아질수록 인두와 후두의 긴장도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제1성(555)

과 제4성(531)에 있어서 g를 발성할 때 마침 5도의 음고에서 출발하

므로, 이에 따라 g의 후두 긴장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생각

해볼 수 있다. 즉 제1성을 발음할 때 성조는 지속적으로 높고 또한 

팽팽하고, 제4성을 발음할 땐 높은 데서 시작하여 낮은 데로 향한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제2성(345)과 제3성(214)에 있어서 성

모 g를 발성할 땐 좀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다른 곳으로 향하므로, 

이에 따라 성모g의 후두 긴장도가 비교적 낮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성조가 g의 음고에 미치는 영향으로 그것에 따른 g의 후두 

긴장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g의 변이음 양

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g의 음절을 성조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7> 성조별 분류9)

1성

嘎(4회:110회), 该(10회:100회), 甘(5회:101회), 刚(5회:107회), 高(23

회:81회), 哥(21회:88회), 跟(18회:87회), 耕(19회:87회), 勾(21회:88회), 

估(40회:56회), 工(16회:91회), 瓜(11회:99회), 乖(6회:105회), 观(10

회:102회), 光(9회:103회), 归(11회:92회), 锅(19회:86회)

2성 国(46회:57회), 革(66회:33회)

3성

赶(18회:85회), 岗(22회:73회), 搞(31회:71회), 葛(64회:49회), 给(36

회:60회), 耿(25회:70회), 狗(23회:80회), 拱(29회:66회), 古(46회:53회), 

寡(24회:77회), 拐(23회:72회), 馆(14회:85회), 广(18회:82회), 鬼(23

회:71회), 滚(31회:68회), 果(18회:78회), 改(21회: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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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盖(13회:92회), 干(6회:101회), 杠(8회:104회), 告(6회:101회), 各(20

회:88회), 亘(5회:108회), 更(5회:101회), 够(13회:94회), 共(15회:97회), 

棍(17회:88회), 过(15회:93회), 柜(12회:93회), 挂(16회:96회), 怪(5회:99

회), 逛(5회:107회), 固(17회:90회), 慣(16회:95회)

<표 7>에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인이 ‘ㄱ’으로 인식한 비율이 높

게 나타난 글자는 1성의 ‘估(40회)’, 2성의 ‘国(46회), 革(66회)’, 3성의 

‘葛(64회), 古(46회)’이었다. 2성과 3성의 경우에 ‘ㄱ’으로 인식하는 경

우가 많았다. 1성인 ‘估’ 글자가 예외로 나타나긴10) 하지만 결국 위

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제 실험 결과에서도 성조가 높은 1성과 4성의 

경우에는 g를 ㄲ으로 감지한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ㄲ’으로 인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글자는 1성의 ‘嘎(110회), 刚(107회)’, 4성의 更

(110회), 亘(108회), 逛(107회)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에서 중국

인 학습자에게 ‘ㄱ’음을 교육할 때는 2성, 3성에 속하는 글자‘国, 革, 

葛, 古’를, ‘ㄲ’음을 교육할 때는 1성, 4성에 속하는 글자 ‘嘎, 刚, 更, 

亘, 逛’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운모에 따른 해석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조가 성모에 미치는 영향을 상정할 수 있는

데, 그동안 많은 학자들은 이 현상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왔다. 이에 

비해 운모가 성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운모는 설위의 고저, 즉 구강의 개폐와 관계가 있다. 구강의 

9) 괄호 안의 숫자 표시는 ‘ㄱ:ㄲ’에 대한 인식 횟수이다.

10) 이 글자는 1성 글자 중 ‘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데 그 원인은 뒤

에서 논의하는 운모의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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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 즉 개구도는 음향의 공명과 연관이 있는데, 개구도가 클수록 

향도가 커지고 개구도가 작을수록 향도가 작아진다. 주지하다시피, 

발음할 때 향도가 커질수록 후두의 긴장도가 더욱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향도가 가장 큰 운모와 결합되는 성모의 후두 긴장도는 상대

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발음할 때 g의 긴장도 차이는, 가장 가까이 결합되는 운모의 향도

에 달려있고, 향도의 크기는 또한 구강의 개폐, 즉 설위의 고저에 의

해 결정된다. 따라서 g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운모의 향도, 즉 개구도

의 크기를 주된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g’에 결합 가능한 운모는 

a, e, ai, ei, ao, ou, an, en, ang, eng, u, ua, uo, uai, ui, uan, uang, ong, 

un이 있는데 총 19가지이다. 이 중에는 ‘g’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

는 단운모는 ‘a, o, e, u’이다. 이 4개 단운모의 개구도 크기를 고찰하

기 위하여, 우선 중국어 단운모의 발음 특징을 알아보자.

葉寶奎․金鐘讚(2001)에 따르면, 중국어 단운모는 하나의 운모로 

구성된 운모이고 모두 10개다. 발음 특징에 따라 단운모는 또한 ‘설

면단운모, 설첨단운모, 권설단운모’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개구

도는 설면단운모와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첨단운모와 권설

단운모를 논외로 한다. 설면단운모를 발음할 때 설위의 고저, 전후, 

입술의 모양과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설위의 고저는 구강의 개구

도 크기와 관련된다. 설위가 높아질수록, 개구도는 작아진다. 설위가 

낮아질수록, 개구도는 커진다. 설위의 고저와 개구도의 크기에 근거

하여 모음은 고모음 ‘i/u/ü’, 반고모음‘e/o’, 반저모음‘ê’, 저모음‘a’로 

나눌 수가 있다. 단운모의 설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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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설면단운모 발음 

약도(葉寶奎․金鐘讚 2001 참조)

위에서 보듯이, a발음할 때 구강이 가장 크게 열리고, 설위는 가장 

낮다. ‘ê’발음시 입은 a보다 조금 작게 벌리고, 설위는 a보다 조금 높

다. o발음할 때 입의 반은 닫고, 설위는 중간이고, 개구도가 a보다 작

다. e발음할 때 개구도와 설위의 고저는 모두 o와 같다. i, u, ü발음

시 설위는 가장 높고 개구도가 제일 작다. 이렇게 운모의 개구도 크

기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 오는 성모g의 후두 긴장도에도 차이가 존

재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다. 따라서 g의 변이음 양상을 분석하

기 위하여, 본 연구는 g의 음절은 운모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괄호 안의 숫자 표시는 ‘ㄱ:ㄲ’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횟수이다.

단운모 예시

a

嘎(4회:110회), 该(10회:100회), 甘(5회:101회), 刚(5회:107회), 高(23

회:81회), 改(21회:80회), 盖(13회:92회), 赶(18회:85회), 干(6회:101회), 

岗(22회:73회), 杠(8회:104회), 搞(31회:71회), 告(6회:101회)

o
共(15회:97회), 拱(29회:66회), 工(16회:91회), 勾(21회:88회), 狗(23

회:80회), 够(13회:94회)

e

革(66회:33회), 葛(64회:49회), 各(20회:88회), 跟(18회:87회), 亘(5

회:108회), 耕(19회:87회), 更(5회:101회), 给(36회:60회), 耿(25회:70

회), 哥(21회:88회)

<표 8> 운모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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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瓜(11회:99회), 乖(6회:105회), 观(10회:102회), 光(9회:103회), 归(11

회:92회), 锅(19회:86회), 国(46회:57회), 古(46회:53회), 寡(24회:77회), 

拐(23회:72회), 馆(14회:85회), 广(18회:82회), 鬼(23회:71회), 滚(31

회:68회), 果(18회:78회), 棍(17회:88회), 过(15회:93회), 柜(12회:93회), 

挂(16회:96회), 怪(5회:99회), 逛(5회:107회), 固(17회:90회), 慣(16

회:95회), 估(40회:56회)

<표 8>을 살펴보면, g에 가까이 결합하는 ‘a’ 단운모 글자는 대부

분 ‘ㄲ’음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嘎(4회), 该(10회), 甘(5회), 干(5회), 

刚(5회), 告(6회)’의 여섯 글자의 발음은 ‘ㄱ’ 소리로 인식한 학생수는 

극히 적었다. ‘ㄱ’ 발음으로 인식한 수가 높게 나타난 글자는 ‘e’단운

모의 ‘革(66회), 葛(64회)’과 ‘u’ 단운모의 ‘国(46회), 古(46회), 估(40회)’

였다. 앞에서 해석한 것처럼 개구도가 가장 큰 a의 경우에는 g를 ㄲ

으로 감지할 경향이 높았으며, 반면에 개구도가 가장 작은 u의 경우

에는 ㄱ으로 감지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국인 학

습자에게 ‘ㄱ’음을 교육할 때는 g에 가까이 결합하는 ‘e, u’ 단운모 

글자 ‘国, 古, 估, 革, 葛’를, ‘ㄲ’음을 교육할 때는 g에 가까이 결합하

는 ‘a’ 단운모 글자 ‘嘎, 该, 甘, 干, 刚, 告’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Ⅴ. 맺음말

한국어에는 ㄱ, ㄲ의 두 가지 음소가 존재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

는 g의 한 가지 음소만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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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습자는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을 변별하는 데 곤란을 겪는다. 

그래서 한국어 ‘ㄱ, ㄲ’에 대응되는 중국어 ‘g’를 찾아서 한국어 교육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한국인이 ‘ㄱ’

으로 인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글자는 1성의 ‘估’, 2성의 ‘国, 革’, 

3성의 ‘葛,古’이다. 1성과 4성의 경우에는 g를 ㄲ으로 감지한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데 ‘估’ 글자가 예외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운모의 영

향으로 보인다. 운모를 중심으로 보면 ‘e’ 운모의 ‘革, 葛’과 ‘u’ 운모

의 ‘国, 古, 估’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ㄱ’발음을 인식하게 

할 때에는 중국어 2,3성과 ‘e, u’ 운모를 활용하되 그 중에서도 ‘革, 

葛’과 ‘国, 古, 估’의 발음을 활용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리고 ‘ㄲ’발음을 교육할 때에는 활용 가능한 글자가 많긴 하나 그중

에서도 ‘嘎, 更, 逛, 剛’와 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글자로 

선정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파열

음 ‘ㄷ, ㄸ, ㅂ, ㅃ’에 가까운 중국어 글자도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실험 예문에서는 성모 ‘g’가 다양한 개구도의 운모와 결합하고, 네 

가지 성조가 분포되어 있었다. 청취 실험 결과 한국인이 중국어 성

모 ‘g’를 한국어의 평음 ‘ㄱ’과 경음 ‘ㄲ’으로 판단하였다. ‘ㄱ’으로 

들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개구도가 작은 2성이나 3성인 글자였고, 

‘ㄲ’으로 들리는 경우는 대개 개구도가 큰 1성이나 4성인 글자였다. 

이러한 원리를 전제로 하여, 한국어 ‘ㄷ’은 개구도가 작은 ‘u’ 운모의 

2성 글자 ‘独, 毒’과 가깝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ㄸ’은 개

구도가 큰 ‘a’ 운모의 4성 글자 ‘大’, ‘ㅂ’은 ‘u’운모로 하는 3성의 글

자 ‘补, 捕’, ‘ㅃ’는 ‘a’운모로 하는 4성의 글자 ‘霸, 爸’에 가깝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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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g’ Sound in Chinese

equivalent to ‘ㄱ/ㄲ’ Sound in Korean

Kim, Eok-jo

(Professor, Dongguk University(Gyeong-ju))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nd ‘g’ sound in Chinese equivalent to ‘ㄱ’ 

in Korean. While there are two phonemes ‘ㄱ’ and ‘ㄲ’ in Korea, there is 

only one phoneme, ‘g’ in Chinese. Due to this difference, Chinese learners 

of Korean have a difficulty in distinguishing lenis from fortis in Korean. 

Thus, this study aims to look for ‘g’ sound in Chinese equivalent to ‘ㄱ’ 

in Korean so that it can be us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ccordingly, this study recorded various ‘g’ sounds in Chinese in native 

Chinese pronunciations and let native Korean speakers hear the sounds. 

And this study asked them to judge whether the sounds were closer to 

‘ㄱ’ or ‘ㄲ’.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find 

‘g’ sound similar to ‘ㄱ’ sound in Korean and to use i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letters of which the percentage of Korean people’s 

perception as ‘ㄱ’ was high include ‘估’ in Tone 1, ‘国, 革’ in Tone 2 

and ‘葛’ and ‘古’ in Tone 3. With Tones 1 and 4, the tendency for their 

perception of ‘g’ as ‘ㄲ’ is high, and Letter ‘估’ appears to be an 

exception. It seems that the reason may be an impact of Chinese vow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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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Chinese vowels, ‘革’ and ‘葛’ with the Chinese vowel ‘e’ and 

‘国,’ ‘古’ and ’估’ with the Chinese vowel ‘u’ are included. To make 

Chinese learners of Korean recognize the pronunciation of ‘ㄱ,’ it is 

desirable to teach students, utilizing Chinese Tones 2 and 3 and Chinese 

vowels ‘e’ and ‘u,’ and especially, the pronunciations of ‘革’ and ‘葛’ and 

‘国,’ ‘古’ and ‘估.’ In addition, there are lots of letters that can be 

utilized in the education of the pronunciation of ‘ㄲ’; however, it is 

desirable to teach them choosing letters, which take a high percentage, 

such as ‘嘎,’ ‘更,’ ‘逛’ and ‘剛.’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tone, Chinese vowels, velar sound,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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