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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의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서 보이는 국어 음평과 양평의 향: 

동형동의어를 심으로 

The influence of Chinese high and level tone and rising tone on the pitch of Sino-Korean words 

pronounced by Chinese learners: Focusing on synonym with the same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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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hinese high and level vs. rising tone on the pitch pattern of 
corresponding Sino-Korean words delivered by Chinese learners of Korean and to examine the aspects how these two tones of 
corresponding Chinese words affect the pitch patterns of Sino-Korean words. Scope of this research is limited to the Chinese 
learners of Korean, especially when they pronounce same-form-same-meaning Sino-Korean words. In this study, Chinese 
learners pronounced both Chinese words and corresponding Sino-Korean words. By using the software learners’ pitch pattern 
were recorded,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tone of corresponding Chinese words.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Sino-Korean words were affected by Chinese ‘high and level tone - high and level tone’, ‘high and level tone - rising tone’, 
‘high and level tone - falling-rising tone’, ‘high and level tone - falling tone’ and ‘rising tone - falling tone’ when they started 
with lenis sounds. On the other hand when Sino-Korean words started with aspirated sounds they were affected by Chinese 
‘rising tone - high and level tone’, ‘rising tone - rising tone’, ‘rising tone - falling-rising tone’, ‘rising tone - falling tone’. In 
conclusion, the Chinese learners’ pitch patterns of Sino-Korean words are affected by both Chinese high and level & rising 
tone, especially when Sino-Korean words started with lenis sounds they were more affected by Chinese high and level tone, on 
the other hand Chinese rising tone influence Sino-Korean words more when they were started with aspirated sounds.

  
Keywords: pitch pattern, pitch error, Chinese learners of Korean, Chinese tone, Korean pitch pattern, interference

1. 서론

본 연구의 목 은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국어 음

평(陰平)과 양평(陽平) 각각의 성조 조합이 국인 한국어 학습

자의 응되는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그 양상을 보는 데 있다.  국어(표 어)의 성조는 음평(陰

平, high and level tone), 양평(陽平, rising tone), 상성(上聲, 

falling-rising tone), 거성(去聲, falling tone) 네 가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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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상성 성조 조합이 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응되는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 미치는 부정 인 향에 해 연구한 김

주·유사양(2011)을 참조하여 국어 음평과 양평 성조 조합이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 미치는 향을 연구함으로써 국어 성

조의 향을 과학 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어 성조 체계에 따르면 성조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평성(平聲)과 측성(仄聲)으로 나  수 있다. 평성의 하 분류

로 음평과 양평이 있으며 상성과 거성은 측성에 속하고 있다. 

평성은 순평한 소리이며, 측성은 곡 이 있는 음을 가리킨다. 

김 주·유사양(2011)에서 측성에 속하는 상성 성조 조합이 응

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순평하고 곡 이 없는 국어 성조 조합(즉 평성)

인 음평과 양평 성조 조합이 응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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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성조
음높이 유형 

분석도

음높이 

유형

IPA
기호

음평(陰平) H [55]

양평(陽平) LH [35]

상성(上聲) HLH [214]

거성(去聲) HL [51]

표 1.  국어 성조 체계

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발달에 한 부분의 연구 

(장향실 2002, 황 숙 2006, 정명숙 2003 등)는 국어 성조가 

한국어 억양 는 음높이에 미치는 향에 해 추측하는 데에 

그쳤으나 김 주·유사양(2011)은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에 국

어 성조의 향에 해 음향음성학 으로 연구하 다. 장향실

(2002)는 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이 보이는 오류는 국

어의 성조 때문으로 국인 학습자는 한국어를 발음할 때 성조

의 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하 다. 부분의 학습자가 이미 설

명을 통해 한국어에는 성조가 없다는3)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막상 한국어의 2음  이상의 단어나 문장을 발음하라고 하면, 

학습자는 국어의 향으로 성조나 강세를 넣어 발음하는 경

향이 강하다고 제시하 다. 

황 숙(2006)은 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음높이 실  양상

을 의문문에 국한하여 의문사 의문문, 가부 의문문, 선택의 의

문문의 음높이구. 경계에 실리는 경계 성조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가부 의문문을 제외한 의문사 

의문문과 선택의 문문의 경계 성조를 정확하게 실 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을 모국어 성조의 간섭 때문으로 

설명하 다. 정명숙(2003)은 외국어 학습자들의 음높이 유형은 

자신의 모국어가 갖고 있는 음높이 유형  요소, 즉 단어 강세, 

성조, 강세구의 음높이 유형, 문미 음높이 유형의 특징 등에 모

두 간섭을 받는다고 하 다. 국인의 경우 국어가 원래 가지

고 있는 단어 성조에 향을 받아 한국어를 발화할 때도 동일

하거나 유사한 음높이 유형으로 실 하며 단어 성조의 간섭 

상은 한자어뿐만 아니라 고유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언 하 다. 이상과 같이 기존 연구들은 국어 성조가 한국어 

발음에 향이 있다는 것만 제시하 을 뿐 이러한 향에 한 

원인  양상에 한 구체 이고 실험 인 연구는 아니었다.

王皓⋅李延林(2003)를 통해 국인 학습자의 어 발음 습득

에 한 연구를 보면 국어의 상성이 어의 발음 즉 음높이 

형성에 가장 많이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 다. 그래서 

김 주⋅유사양(2011)은 王皓과 李延林(2003)에 기 어 국어 

상성을 연구 상으로 설정하여 음성학  실험을 통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국어 상성(上聲) 성조 조합이 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응하는 한국어 한자어를 발음할 때 음높

이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고 그 양상도 검토해 보았다. 연구 

결과룰 보면 평음으로 시작하는 한자어가 문장 첫 번째 음 에 

있는 경우에는 국어 상성-음평 발음 조합만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향을 미치고 나머지 세 가지 조합 즉 상성-양

평, 상성-상성, 상성-거성은 거의 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격음으로 시작하는 한자어가 문장 첫 번째 음

에 있는 경우에는 상성-양평 발음 조합에서는 향을 받지 않

지만 다른 조합에서는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 다. 상성-음평 

3) 한국어에서 성조는 변별  요소가 되지 못 하는 것을 가리킨

다.

발음 조합과 상성-거성 발음 조합에서 국인의 한국어 한자어

의 음높이 유형이 국어 음높이 유형과 비슷하게 발화하는 간

섭이 일어남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김 주⋅유사양(2011)를 참조하여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국어의 성조인 음평과 양평 각각의 성조 조합이 

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응되는 동형동의 한자어 발음에 미치

는 향을 규명하고 그 양상을 보는 데 목 이 있다. 

2 국어 기본 성조 체계 

국어의 가장 큰 특징 에 하나는 성조가 있는 것이다. 성

조는 말소리의 높이가 단어 의미의 변별 기능을 수행하며, 음운

론의 층 에서 낱말의 각 음 에 자질로서 부과되는 것을 말하

며 국어의 성조는 굴곡조 성조 (contour tone) 분류에 속한다.

 국어(표 어)의 성조는 음평(陰平, high and level 

tone), 양평(陽平, rising tone), 상성(上聲, falling-rising tone), 거

성(去聲, falling tone) 네 가지로 구성된다. 김 주⋅유사양

(2011)에 따르면 국어의 네 가지 성조의 음높이 유형(pitch 

pattern)은 다음 [표 1]과 같다. 

와 같은 음높이 유형 분석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음평, 양

평, 거성은 각각 H, LH, HLH, HL의 음높이로 실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 음평과 양평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고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해 국어 어휘를 선택

할 때 음평과 양평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어휘를 선

택하 다.4) 국어 어휘와 응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는 

앞에 발음의 향을 받는 상이 일어날 수 있게 때문이다. 따

4) 한국어 평음과 격음이 문장 간에 오는 경우에 앞에 있는 

음의 향을 받을 수 있으니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어

휘를 선택함으로 평음과 격음 원래 음높이 유형을 정확히 측정

할 수 있어 국어 단어의 음높이 유형과 비교할 때도 보다 정

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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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연구 결과의 정확성도 떨어질 수 있다. 한 국어 단어

와 한국어 한자어의 발음의 유사성 정도를 통제하여 실험 연구

의 엄 성을 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 실험을 통

해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응하는 한국어 한자어를 발

화할 때 국어 음평과 양평 성조 조합이 한자어 음높이에 

향을 미치는가?

(2) 향을 미친다면 그 양상은 어떠한가?

   - 음평 성조 조합이 향을 미치는 양상은 어떠한가? 

   - 양평 성조 조합이 향을 미치는 양상은 어떠한가?

3 실험 방법

3.1 실험 상

실험 상자5)는 북경 소재 학교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지 6개 월 된  단계의 국인 학생으로 남자 12명 

여자 48명 총 60명으로 구성되었다. 19세~21세의 학생들로 출

신 지역은 북경, 천진, 하북, 하남, 산서, 섬서, 흑룡강, 료녕, 산

동, 감숙, 안휘, 강, 운남, 경, 귀주, 서 등으로 다양하

다. 한국인 표본을 해 서울출신 남녀 1명씩을 미리 녹음하

다.6)

3.2 실험 문

실험에서 사용된 단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장 첫 번

째 음 이 음평과 양평으로 시작하는 국어 단어와 응되는 

한국어 한자어 총 16 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의 정확성을 확보

하기 해 실험용 단어들 간 유사도를 통제하 다.7) 

본 연구에서는 국어 음평과 양평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오는 단어를 심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단어의 선정 기 으로 

음평-음평, 음평-양평, 음평-상성, 음평-거성; 양평-음평, 양평-양

평, 양평-상성, 양평-거성 8가지 발음 조합을 선정하여8) 이러한 

발음 조합에 따라 각각 국어 단어 두 개씩 그리고 국어 단

어와 응되는 한국어 한자어  문장 첫 번째 음 이 평음과 

격음인 단어 각 한 개씩을 선택하 다. 첫 음 이 경음으로 시

작하는 한국어 한자어( : 끽연)에 응하는 국어 단어가 없

기 때문에 평음과 격음 주로 단어 목록을 구성하 다. 9)

5) 실험 상자는 학문목  학습자로 국에서 이미 고등학교까

지의 정규 교육을 받은 학습자로 표  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6) 구체 인 실험자 구성은 [부록 1]에 제시되었다.
7) 통제 방법은 김 주·유사양(2011)에 상술되어 있다.
8) 국어 성조 체계에 따르면 하나의 성조가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할 때 자신의 성조를 포함한 네 가지 성조와 결합할 

수 있다. 
9) 단어 목록은 [부록 2]와 [부록 3]에 제시되었다.

3.3 실험 방법

녹음은 북경 소재 학교 한국어과 강의실에서 실시하 고 

연구자와 학생이 1:1로 녹음을 진행하 다. 실험용 문장은 국

어와 한국어 모두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 는데 국어는 ‘ㅇ

ㅇ也很常见’을 한국어 문장은 ‘ㅇㅇ도 많이 보인다’를 사용하

고 문장을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 다. 실험의 정확성을 확

보하기 해 녹음될 자료를 미리 주거나 연습을 시키지 않았다. 

녹음은 SAMSUNG사의 YP-VX10)녹음기와 YP-VP마이크를 

사용하 으며, 음성 분석 로그램 Praat Ver. 5.1.3.1을 통해 녹

음된 음성 일을 분석하 다. 실험 상자인 국인 학습자는 

한국인과 같은 녹음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문장을 읽으면서 머

뭇거리거나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 녹음시간은 한국인보다 30  

정도 더 소비되었다. 녹음된 wave 일은 총 2592개이다. 실험 

상자 한 사람의 발화를 두 번 녹음하여 측정된 부분의 음높

이 유형 곡선을 찰하고 평균값을 구하 다. 

실험을 통하여 우선 국인 학습자들과 한국인이 발음한 한

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을 국 별로 정리하 다. 다음 이 두 

집단의 음높이 유형을 비교하 다. 이를 통해 국인 학습자들

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의 정확성을 확인하 다. 이

어서 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한자어를 발음할 때 한국인과 

차이가 있는 음높이를 응하는 국어 어휘의 음높이와 비교

하 다. 이를 통해 국어 음평과 양평 각각의 성조 조합이 

응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4. 분석 결과

4.1 모국어 단어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4.1.1 국인의 모국어 단어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국어 음평과 양평 성조가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국어 단어에 한 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분석 결과를 보면 

개개인의 발음 방식, 목소리 그리고 성별에 따라 음높이 유형의 

음높이 수치의 차이가 있었지만 체 으로 보면 국인 화자

들의 음평과 양평의 발음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고 

국어 성조 체계에 따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그림 

8]은 음평과 양평 성조 조합의 각 어휘의 음높이 유형을 보여

다.11)

10) SAMSUNG YP-VX은 NR(Noise Reduction) 기술로 녹음 장

소의 주  소음을 감소시키며 녹음 일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11) 여기서 상성과 결합된 네 가지 국어 성조 조합에 따라 분

석된 음높이 유형도를 각각 한 개씩 표로 기술하 다. 즉 主

觀(상성-음평), 整形(상성-양평) 保守(상성-상성), 整頓(상성-거성)
이다. 여기서 국인 남1의 음높이 유형 분석 곡선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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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인 화자가 발음한 국어 단어

 ‘觀光( )’의 음높이 유형

그림 3. 국인 화자가 발음한 국어 단어 

‘公主(공주)’의 음높이 유형

그림 4. 국인 화자가 발음한 국어 단어 

‘騷動(소동)’의 음높이 유형

그림 2. 국인 화자가 발음한 국어 단어 

‘工程(공정)’의 음높이 유형

그림5. 국인 화자가 발음한 국어 단어 ‘狂奔( 분)’의 

음높이 유형

그림 7. 국인 화자가 발음한 국어 단어 

‘傳染( 염)’의 음높이 유형

그림 8. 국인 화자가 발음한 국어 단어 

‘强化(강화)’의 음높이 유형

그림 6. 국인 화자가 발음한 국어 단어 

‘圖謀(도모)’의 음높이 유형

1) 음평 성조 조합의 음높이 유형

 [그림 1]은 국인 화자들이 국어 음평-음평 조합을 발

음할 때 보이는 HmHm의 음높이 곡선을 나타낸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국어 성조 체계의 규칙에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국인 화자들이 국어 음평-양평 성조 

조합을 발음한 음높이 유형 곡선은 HmLH 형식으로 나타나며 

국어 성조 체계의 규칙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국어 음평-상성 조합의 음높이 유형이 앞에서 

언 한 국어 성조 체계의 규칙에 맞게 HmHLH의 음높이 유

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림 4]를 통해 국어 음평-거성 조합의 음높이 유형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HmHL의 음높이 유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국어 성조 체계의 규칙과 통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국어 음평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단어들의 음높이 유형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觀光( ; 음평-음평)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HmHm, 工程

(공정; 음평-양평)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HmLH, 公主(공주; 음

평-상성)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HmHLH, 그리고 騷動(소동; 음

평-거성)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HmHL이다.  음평과 네 가지 

국어 성조와 결합할 때 네 가지 성조 조합이 부 국어 성

조의 규칙에 맞는 것도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양평 성조 조합의 음높이 유형

 [그림 5]는 국인 화자들이 국어 양평-음평 조합을 발

음할 때 보이는 LHHm의 음높이 곡선을 나타낸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국어 성조 체계의 규칙에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보듯이 국인 화자들이 국어 양평-양평 성조 

조합을 발음한 음높이 유형 곡선은 LHLH 형식으로 나타나며 

국어 성조 체계의 규칙에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국어 양평-상성 조합의 음높이 유형이 앞에서 

언 한 국어 성조 체계의 규칙에 맞게 LHHLH의 음높이 유

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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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높이 

유형
HHL(%) LH(%) HH(%)

인원수

(백분율) 35명(62.0%) 12명(22.0%) 9명(16.0%)

표 2.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 ’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13)

그림 9. 한국인 화자들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평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단어의 음높이 유형

그림 10. 한국인 화자들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격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단어의 음높이 유형

 [그림 8]을 통해 국어 음평-거성 조합의 음높이 유형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LHHL의 음높이 유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

며 이는 국어 성조 체계의 규칙과 통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국어 양평이 문장 첫 번

째 음 에 치하는 단어들의 음높이 유형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狂奔( 분; 양평-음평)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LHHm, 

圖謀(도모; 양평-양평)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LHLH, 傳染( 염; 

양평-상성)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LHHLH, 그리고 强化(강화; 

양평-거성)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LHHL이다.  양평과 네 가

지 국어 성조가 결합할 때 네 가지 성조 조합이 부 국어 

성조의 규칙에 부합하다는 것을 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1.2 한국인의 모국어 단어 음높이 유형

김 주⋅유사양(2011)에 따르면 국어와 달리 한국어에는 

성조가 없으나 한국어 평음과 격음의 음높이 유형은 서로 다르

다. 구체 으로 말하자면  다음 [그림 9]와 같이 한국인 화자들

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평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단어를 발

음할 때 동일한 LH 음높이 유형으로 발화한다. 그러나 문장 첫 

번째 음 에 격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발음할 때 동일한 HL 

음높이 유형으로 발음한다. 

국어 단어의 음높이 유형은 성조에 따라 다양하고 성조 체

계에 따라 발음되어 고정되는 반면에 한국어 단어들은 고정된 

음높이 유형이 없고 문장 안에서 음높이 유형이 발화자의 의도, 

발화 습 에 따라 다소 변하게 되지만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평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주로 

LH로 나오고 격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주로 HL로 나온다. 이는 Jun(2000)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2 국인의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본 에서는 국인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 

양상의 분석 결과를 ·한 양국 화자들의 모국어 음높이 유형의 

양상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에서 제시한 연구 질문을 검토하

고 분석 결과는 평음과 격음으로 나 어 논의하겠다. 

4.2.1 평음으로 시작하는 한자어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한국인의 발화 음높이 유형과 달리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은 

화자의 한국어 발음 수 12)과 발음 방식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서로 차이를 보 다. 단어 별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비교하겠

다. 

우선, 국인 화자가 발음한 평음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한 분석 결과를 보겠

다.

1) 음평으로 시작하는 국어 어휘에 응되는 한국어 한자

어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1)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 ’의 음높

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

어 한자어 ‘ ’의 음높이 유형은 [표2]와 같이 'HHL, LH, HH' 

실 되었는데 이  62%를 차지한 ‘HHL’를 표 유형으로 하

다. 앞서 기술한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 ’의 음높이 유형은 

‘LH’로서 국인 화자가 발음한 ‘ ’의 음높이 유형과의 차이

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이를 다시 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국어 ‘觀光( ; 음평-음평)’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Hm'Hm' 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2) 실험 상을 선정했을 때 같은 수 의 국인 학습자를 택

했지만 실험할 때 개인의 노력도와 개인의 발음 능력 등으로 

인해 한국어 음높이 유형의 정확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3) 녹음 일을 분석했을 때 네 명 여자 학습자들의 발음은 제

로 녹음되지 못 해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정리했을 때 제외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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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높이 

유형
HL(%) LH(%) HHL(%)

인원수

(백분율) 40명(71.5%) 6명(10.5%) 10명(18.0%)

표 5.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소동’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음높이 

유형
HL(%) LH(%) HLH(%)

인원수

(백분율) 42명(75.0%) 7명(12.5%) 7명(12.5%)

표 3.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공정’의 음높이 

유형 분석결과

음높이 

유형
HL(%) LH(%) HLH(%)

인원수

(백분율) 33명(59.0%) 8명(14.5%) 15명(25.5%)

표 4.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공주’의 음높이 유형 

분석결과

국인 화자가 한국어 ‘ ’을 발화할 때 국어 성조의 향을 

의식하면서도 한국어 발음에 아직 익숙하지 못하여 이러한 양 

언어와 모두 차이가 나는 음높이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 ’의 음높이 

유형을 보면 먼  국어 단어 ‘觀光’의 음높이 유형인 

‘Hm'Hm' 과 유사한 ‘HH’ 로 보이다가 ‘HHL’ 로 하강되는 음높

이 유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어 성조의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어 음평-음평 성조 조합은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평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한자

어 음높이 유형 발음에 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2)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공정’의 음높

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국인 화자들

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공정’

의 음높이 유형은 체로 ‘HL, LH, HLH’로 나  수 있다. 이  

‘HL’이 75%로 가장 많아 이를 표 음높이로 하 다.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공정’의 음높이 유형은 ‘LH’로서 국인 화자가 

발음한 ‘공정’의 음높이 유형과 차이가 있었다.  에 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국어 ‘공정(工程; 음평-양평)’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는 ‘HmLH'로 국인 화자가 한국어 한자어 ‘공정’을 

발화할 때 국어 성조의 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어 음평-양평 발음 조합은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고 평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 유형  발음

에 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공주’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주’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국인 화자들

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공주’

의 음높이 유형은 체로 ‘HL, LH, HLH’로 실 되었다. 백분율

에 따라 ‘HL’를 표 음높이 유형으로 선정하 다. 한국인 화자

가 발화한 ‘공주’의 음높이 유형인 ‘LH’와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국어 ‘公主(공주; 음평-상성)’의 음높

이 유형 분석 결과인 ‘HmHLH'와 비교해 보면 국어 성조 조

합인 음평-상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소동’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동’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국인 화자들

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소동’

의 음높이 유형은 체로 ‘HL, LH, HHL’  실 되었는데 이  

71.5%를 차지한 ‘HL’를 표 유형으로 하 다. 이는 한국인 화

자가 발화한 ‘소동’의 음높이 유형인 ‘LH’와 다른 결과이다. 이

를 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국어 ‘騷動(소동; 음평-거성)’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인 ‘HmHL’와 비교해보면 국어 성조의 

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어 음평-거성 발음 조합

은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평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향을 주고 있었다.

지 까지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음평으로 시작하는 국

어 어휘에 응되는 평음으로 시작되며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 양상을 살펴보았다. 화

자의 한국어 수 과 발음 능력 등 개인의 차이를 배제하고 

체 으로 보면 국인 학습자들이 발화한 한국어 한자어 ‘공

정’, ‘공주’, ‘소동’의 음높이 유형은 ‘HL’로 한국인 화자와 차이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

’의 음높이 유형은 다른 세 가지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과 조

 차이 있는 ‘HmHL’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반 으로 국

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한자어 ‘ ’, ‘공정’, ‘공주’, ‘소

동’을 발음할 때 응되는 국어 어휘 즉 ‘觀光’(음평-음평), 

‘工程’(음평-양평), ‘公主’(음평-상성), ‘騷動’(음평-거성)의 음높

이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양상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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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높이 

유형
LH(%) LHH(%)

인원수

(백분율) 43명(77.0%) 13명(23.0%)

표 6.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 분’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음높이 

유형
LHL(%) LH(%) LHH(%)

인원수

(백분율) 6명(11.0%) 43명(76.5%) 7명(12.5%)

표 8.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 염’의 음높이 유형 

분석결과

음높이 

유형
LH(%) LHL(%)

인원수

(백분율) 19명(34.0%) 37명(66.0%)

표 9.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강화’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음높이 

유형
LHLH(%) LH(%) LHH(%)

인원수

(백분율) 6명(11.0%) 42명(75.0%) 8명(14.0%)

표 7.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도모’의 음높이 유형 

분석결과

2) 양평으로 시작하는 국어 어휘에 응되는 한국어 한자

어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1)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 분’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분’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국인 화자들

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 분’

의 음높이 유형은 ‘LH, LHH’로 실 되었다. ‘LH’ 음높이 유형

은 77%의 높은 백분율로 표 음높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 분’의 음높이 유형인 ‘LH’와 매우 비

슷한 결과이다. 이를 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국어 ‘ 분(

분; 양평-음평)’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인 ‘LHHm’와 비교해

보면 국어 성조와 한국인 발음한 ‘ 분’의 음높이가 비슷한 

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성조 조합은 부

정 인 향을 게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

어 양평-음평 발음 조합은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평음

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향을 덜 주고 

있었다.

(2)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도모’의 음높

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모’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국인 화자들

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도모’

의 음높이 유형은 ‘LH, LHLH, LHH’ 실 되었는데 이  75%를 

차지한 ‘LH’를 표 유형으로 하 다.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도모’의 음높이 유형인 ‘LH’와 매우 비슷하 다. 국인 화자

들이 발화한 국어 ‘圖謀(도모; 양평-양평)’의 음높이 유형 분

석 결과인 ‘LHLH'와 비교해 보면 국어 성조 조합인 양평-양

평의 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 염’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염’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국인 화자들

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 염’

의 음높이 유형은 ‘LHL, LH, LHH’ 실 되었는데 이  76.5%를 

차지한 ‘LH’를 표 유형으로 하 다.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 염’의 음높이 유형은 ‘LH’로서 국인 화자가 발음한 ‘ 염’

의 음높이 유형과 비슷하 다.  에 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국어 ‘傳染( 염; 양평-상성)’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는 

‘LHHLH'로 국인 화자가 한국어 한자어 ‘ 염’을 발화할 때 

국어 성조의 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즉 국어 양평-상성 

발음 조합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고 평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 유형 발음에 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강화’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

어 한자어 ‘강화’의 음높이 유형을 평균으로 정리하면 체로 

‘LHL’로 실 되었다. [표 9]를 보면 66% 국인 화자는 ‘강화’

를 발음 할 때 ‘LHL’의 음높이로 발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앞서 기술한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강화’의 음높이 유형은 

‘LHL’로서 국인 화자가 발음한 ‘강화’의 음높이 유형과 처음

에는 비슷한 LH의 곡선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인 순수 H로 끝나

는 것과 달리 국인들이 발음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LH로 올

라다가 다시 L로 내리는 곡선이 보이는 차이 을 발견할 수 있

다. 한 이를 다시 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국어 ‘强化(강화; 

양평-가성)’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LHHL'와 비교하면 국

인 화자가 한국어 ‘강화’를 발화할 때 국어 성조의 향을 받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어 양평-거성 발음 조합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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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높이 

유형
HHL(%) HL(%) HH(%)

인원수

(백분율) 4명(7.0%) 45명(81.0%) 7명(12.0%)

표 10.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추 ’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음높이 

유형
HL(%) HLH(%)

인원수

(백분율) 44명(79.0%) 12명(21.0%)

표 11.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청렴’의 음높이 

유형 분석결과

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평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 유형 발음에 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 까지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양평으로 시작하는 국

어 어휘에 응되는 평음으로 시작되며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 양상을 살펴보았다. 화

자의 한국어 습득 수 과 발음 능력 등 개인의 차이를 배제하

고 체 으로 보면 국인 학습자들이 발화한 한국어 한자어 

‘ 분’, ‘도모’, ‘ 염’의 음높이 유형은 ‘LH’로 한국인 화자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강화’의 음높이 유형은 한국인의 음높이 유형과 다르게 ‘LHL’ 

양상으로 국어 ‘强化(강화)’의 음높이 유형 ‘LHHL’과 유사하

여 국어 양평-거성 성조 조합이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 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으로 평음으로 시작하는 한자어 음높이 유형 발음에

서 응하는 국어 단어가 음평-음평, 음평-양평, 음평-상성, 

음평-거성, 양평-거성 조합의 경우에 간섭이 일어났고 나머지 

성조 조합에서는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향을 주지 않았다. 

실험 결과를 보면 국어 음평 성조가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경우에 해당 단어의 발음은 뒤에 발음과 무 하여 'H' 

즉 고음에서 발음하기 시작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 게 

국어 음평 성조 조합은 한국어 평음으로 시작되는 한자어의 

발음과 서로 정 반 의 발음 유형을 가지고 있음으로 국어 

발음에 익숙한 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국어 성조인 음평의 

향을 받아 응 한국어 한자어를 발음할 때 음높이에 오류를 

범한다. 반면에 국어 성조인 양평의 음높이 유형은 ‘LH’로 실

 되었는데, 즉 한국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며 평음으

로 시작되는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과 비슷하게 음에서 고음

까지 올라가는 형식으로 실 되었다. 이에 따라 국인 학습자

들이 평음으로 시작되는 한자어를 발음할 때 국어 양평 성조 

조합에 응하는 한자어를 발음할 때 ‘강화’를 제외한 모든 단

어들은 정확한 음높이 유형으로 발음하 다. 그리고 문제가 있

는 ‘강화’의 발음 유형을 분석하면, 국인 학습자들이 이 한자

어의 음높이 유형을 체 ‘LHL’로 발음하 는데 이를 보면 

국인 학습자들이 ‘강화’를 발음할 때 처음에는 한국인과 비슷하

게 ‘LH’로 발음한 것은 분명하 는데, 문제는 단어 말에 다시 

‘L’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이는 ‘양평-거성’ 조합의 향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성조 조합을 분리시켜 보면 양평은 'LH'로 ‘강화’

의 음높이에 부정 인 향을 주지 않는 반면에 거성의 ‘HL' 

음높이는 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한자어 ‘강화’를 발음할 때 

마지막에 음으로 내리는 향을 주고 있었다. 결론 으로 양

평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할 때 응하는 평음으로 시작

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이 둘의 비슷한 음높이 유형으로 국인 학습자들이 

국어 양평 성조 조합에 응하는 평음으로 시작되는 한국어 한

자어를 배울 때 유리할 수도 있다.

4.2.2 격음으로 시작하는 한자어 음높이 유형 분석 결

과  논의

본 에서는 국인 화자가 발음한 격음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한 분석 결과

를 보겠다.

1) 음평으로 시작하는 국어 어휘에 응되는 한국어 한자

어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1)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추 ’의 음높

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0]을 보면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추 ’의 음높이 유형은 ‘HL, HHL, 

HH’로 실 되었는데 이  81%을 차지한 ‘HL’를 표 유형으로 

하 다.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추 ’의 음높이 유형은 ‘HL’로

서 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국어 ‘秋波(추 ; 음평-음평)’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HmHm'와 차이가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어 음평-음평 발음 조합은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격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 유형 발

음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청렴’의 음높

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1]에서 보듯이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청렴’의 음높이 유형은 ‘HL’와 

‘HLH’ 두 가지로 나타났다. 이  79%의 국인 확자가 ‘HL’의 

음높이로 발음함으로 이를 표 음높이 유형으로 선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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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높이 

유형
HL(%) HLH(%)

인원수

(백분율) 45명(81.0%) 11명(19.0%)

표 12.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참고’의 음높이 

유형 분석결과

음높이 

유형
HL(%) HLL(%)

인원수

(백분율) 51명(91.5%) 5명(8.5%)

표 13.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창고’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음높이 

유형
LHL(%) HL(%) LH(%)

인원수

(백분율) 32명(58.0%) 10명(17.5%) 14명(24.5%)

표 14.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태풍’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었다. 한국인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청렴’을 발음한 

음높이 유형은 ‘HL’인 것과 비슷하며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 국어 ‘淸廉(청렴; 음평-양평)’의 성조의 음높이 유형인 HmLH

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어 음평

-양평 성조 조합은 격음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

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3)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참고’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참고’의 음높이 

유형은 ‘HL’와 ‘HLH’ 로 실 되었다. 체 인원수 81%를 차지

한 ‘HL’ 음높이 유형은 표 음높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참고’의 음높이 유형인 ‘HL’와 매

우 비슷하 다. 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국어 ‘參考(참고; 음

평-상성)’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인 ‘HmHLH'와 비교해 보면 

국어 성조 조합인 음평-상성의 향을 그다지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창고’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3]에서 보듯이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창고’의 음높이 유형은 체로 

‘HL’와 ‘HLL’로 나타났다. 91.5%의 국인 화자는 ‘HL’의 음높

이 유형으로 ‘창고’를 발음 했기 때문에 이를 표 음높이 유형

으로 선정하 다. 한국인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창

고’을 발음한 음높이 유형은 ‘HL’인 것과 비슷하며 국인 화

자들이 발음한 ‘ 국어 ‘倉庫(창고; 음평-거성)’의 성조의 음높

이 유형인 HmHL와 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어 음평-거성 성조 조합은 격음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부정 인 향을 

덜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 까지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음평으로 시작하는 국

어 어휘에 응되는 격음으로 시작되며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 양상을 살펴보았다. 화

자의 한국어 습득 수 과 발음 능력 등 개인의 차이를 배제하

고 체 으로 보면 국인 학습자들이 발화한 한국어 한자어 

‘추 ’, ‘청렴’, ‘참고’, ‘창고’의 음높이 유형은 ‘HL’로 한국인 

화자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어 성조 

조합인 음평-음평, 음평-양평, 음평-상성, 음평-거성 이 네 가지 

성조 조합은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격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에 향을 미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양평으로 시작하는 국어 어휘에 응되는 한국어 한자

어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1)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태풍’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

어 한자어 ‘태풍’의 음높이 유형을 평균으로 정리하면 체로 

‘LHL’로 실 되었다. [표 1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LHL’ 음높

이 유형은 58% 차지함으로 다른 음높이 유형보다 큰 비 을 

차지하 다. 앞서 기술한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태풍’의 음높

이 유형은 ‘HL’로서 국인 화자가 발음한 ‘태풍’의 음높이 유

형과의 차이 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이를 다시 국인 화자

들이 발화한 국어 ‘颱風(태풍; 양평-음평)’의 음높이 유형 분

석 결과 ‘LHHm' 와 비교하면 국인 화자가 한국어 ‘태풍’을 

발화할 때 국어 성조의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어 양평-음평 성조 조합은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격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 유형 발음에 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피로’의 음높

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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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높이 

유형
LHL(%) HL(%) LH(%)

인원수

(백분율) 11명(19.5%) 8명(14.0%) 37명(66.5%)

표 16.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평등’의 음높이 

유형 분석결과

음높이 

유형
HL(%) LHL(%)

인원수

(백분율) 16명(29.0%) 40명(71.0%)

표 17.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평등’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음높이 

유형
LHL(%) HL(%) LH(%)

인원수

(백분율) 11명(19.5%) 10명(17.5%) 35명(63.0%)

표 15. 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피로’의 음높이 

유형 분석결과

[표 15]를 보면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피로’의 음높이 유형은 체로 

‘LH, LHL, HL’ 세 가지로 실 되었다. ‘LH’ 음높이 유형은 

체 음높이 유형의 63%을 차지함으로 표유형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한국인이 발음한 ‘피로’의 음높이 유형인 ‘HL’과 비교하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국

어 ‘疲勞(피로; 양평-양평)’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인 ‘LHLH'

와 비교해 보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LH’ 음높이 유

형은 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한국어 단어 ‘피로’의 음높이 유

형과 유사하 다. 이를 근거로 국어 양평-양평 성조 조합은 

격음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에 음높이 

유형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3)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평등’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6]을 보면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평등’의 음높이 유형은 체로 

‘LH, LHL, HL’ 세 가지로 실 되었다. 66.5%의 국인 화자가 

‘LH’의 음높이로 발음했기 떄문에 이를 표 음높이 유형으로 

선정하 다. 이를 한국인이 발음한 ‘평등’의 음높이 유형인 

‘HL’과 비교하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인 화자

들이 발화한 국어 ‘平等(평등; 양평-상성)’의 음높이 유형 분

석 결과인 ‘LHHLH'와 비교해 보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

하는 ‘LH’ 음높이 유형은 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한국어 단어 

‘평등’의 음높이 유형과 유사하 다. 이를 근거로 국어 양평-

상성 발음 조합은 격음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

어 한자어에 음높이 유형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4)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평론’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1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

어 한자어 ‘평론’의 음높이 유형을 평균으로 정리하면 체로 

‘LHL’로 실 되었다. [표 17]을 보면 71%의 국인 화자가 한

국어 ‘평론’을 발음할 때 ‘LHL’의 음높이로 발음한 걸 알 수 있

었다. 앞서 기술한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평론’의 음높이 유형

은 ‘HL’로서 국인 화자가 발음한 ‘평론’의 음높이 유형과의 

차이 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이를 다시 국인 화자들이 발

화한 국어 ‘評論(평론; 양평-거성)’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LHHL' 와 비교하면 국인 화자가 한국어 ‘평론’을 발화할 때 

국어 성조의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어 양

평-거성 성조 조합은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격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 유형 발음에 향을 미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지 까지 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양평으로 시작하는 국

어 어휘에 응되는 격음으로 시작되며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 양상을 살펴보았다. 화

자의 한국어 습득 수 과 발음 능력 등 개인의 차이를 배제하

고 체 으로 보면 국인 학습자들이 발화한 한국어 한자어 

‘태풍’, ‘피로’, ‘평등’, ‘강화’의 음높이 유형은 부 ‘LH’로 한

국인 화자가 발음한 ‘LH’의 음높이 유형과 차이가 있다는 을 

발견할 수 있다.  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태풍’, ‘피로’, ‘평

등’, ‘강화’의 음높이 유형인 ‘LH’를 국어 어휘의 음높이 유형

(즉, 颱風-LHHm, 疲勞-LHLH, 平等-LHHLH, 强化-LHHL)과 유

사하여 국어 성조 조합인 양평-음평, 양평-양평, 양평-상성, 

양평-거성 이 네 가지 성조 조합은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격음으로 시작하는 한자어 음높이 유형 발음에

서 응하는 국어 어휘가 양평-음평, 양평-양평, 양평-상성, 

그리고 양평-거성 조합의 경우에 간섭이 일어났고 나머지 성조 

조합에서는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거의 향을 주지 않았다. 

실험 결과를 보면 국어 양평 성조가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경우에 해당 단어의 발음은 뒤에 발음과 무 하여 'LH' 

즉 음에서 발음하기 시작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 게 

국어 양평 성조 조합은 한국어 격음으로 시작되는 한자어의 

발음과 서로 정반 의 발음 유형을 가지고 있음으로 국어 발

음에 익숙한 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국어 성조인 양평의 

향을 받아 응 한국어 한자어를 발음할 때 음높이에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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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다. 반면에 국어 성조인 음평의 음높이 유형은 ‘HmHm’

로 실  되었는데, 즉 한국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며 평

음으로 시작되는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과 비슷하게 고음에서 발

음하기 시작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국인 학습자

들이 국어 음평의 모든 성조 조합에 응하는 격음으로 시작

되는 한자어를 발음할 때 정확한 음높이 유형으로 발음하 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한국어 한자어음

높이 유형에서 학습자의 모국어인 국어의 성조 특히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음평과 양평 성조 조합의 향 즉 간섭 

상이 있는가에 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응하는 한국어 

한자어를 발화할 때 국어 음평과 양평 성조 조합이 한자어 

음높이에 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 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그 양상도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평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에서 응하는 

국어 단어가 음평-음평, 음평-양평, 음평-상성, 음평-거성, 양

평-거성 조합의 경우에 간섭이 일어났다.

2) 격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에서 응하는 

국어 어휘가 양평-음평, 양평-양평, 양평-상성, 그리고 양평-거

성 조합의 경우에 간섭이 일어났다.

실험 결과를 보면 국어 성조 음평과 양평은 같은 평성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에 서로 다른 향 양

상을 보인다. 즉 음평 성조 조합은 주로 평음으로 시작하는 한

국어 한자어 음높이에 향을 미치는 반면에 양평 성조 조합은 

체로 격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에 향을 미

친다. 이러한 상이 나타나는 원인도 밝혔다.

본 연구는 국어 성조가 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음

높이에 미치는 향을 실험을 통하여 연구하 다. 그러나 체

으로 실험에서 사용된 단어의 수과 실험 참여자의 수가 어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은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어 성조가 한국어 발음 습득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습득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국인 학습자의 한국

어 발음 습득 특히 음높이의 습득에 있어 문제  혹은 어려운 

을 심층 분석하여 교육 장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교육 방안

을 제시하는 활발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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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부록 1. 실험 상

성별
연
령

출신 
지역

성별
연
령

출신 
지역

중국
인 

화자

남1 20 북경 여19 21 섬서
남2 20 북경 여20 20 섬서
남3 19 북경 여21 20 감숙
남4 20 흑룡강 여22 20 흑룡강
남5 20 흑룡강 여23 20 흑룡강
남6 20 하남 여24 20 흑룡강
남7 21 하남 여25 20 길림
남8 20 하남 여26 20 길림
남9 20 하북 여27 20 요녕
남10 20 하북 여28 21 요녕
남11 19 하북 여29 20 요녕
남12 21 산서 여30 20 산동
여1 19 북경 여31 20 산동
여2 20 북경 여32 20 산동
여3 20 북경 여33 20 산동
여4 20 북경 여34 20 안휘
여5 19 북경 여35 19 안휘
여6 20 북경 여36 20 절강
여7 20 북경 여37 20 절강
여8 20 천진 여38 20 종경
여9 20 천진 여39 20 종경
여10 20 천진 여40 19 종경
여11 20 산서 여41 21 사천
여12 20 산서 여42 20 사천
여13 20 산서 여43 21 사천
여14 20 하남 여44 20 운남
여15 21 하남 여45 20 운남
여16 20 하북 여46 19 광서
여17 20 하북 여47 20 광서
여18 20 하북 여48 20 귀주

한국 남 27 서울 여 25 서울

부록 2. 국어 음평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단어

국어 단어 성조 응 한자어 평음/격음

觀光

[kuan55, kuaŋ55]
음평-음평

[kwan, kwaŋ] 평음

秋波

[tɕʻiou55, bo55]
추

[cʰu, pʰa ] 격음

工程

[kuŋ55, tʂəŋ35]
음평-양평

공정

[koŋ, cəŋ] 평음

清廉

[tɕʻiŋ55, liæn35]
청렴

[cʰəŋ, rjəm] 격음

公主

[kuŋ55, tsu214]
음평-상성

공주

[koŋ, cu] 평음

參考

[tsʻan55, kʻɑu214]
참고

[cʰam, ko] 격음

騷動

[sɑu55, tuŋ51]
음평-거성

소동

[so, doŋ] 평음

倉庫

[tsʻɑŋ55, kʻu51]
창고

[cʰaŋ, go] 격음

부록 3. 국어 양평이 문장 첫 번째 음 에 치하는 단어

국어 단어 성조 응 한자어 평음/격음

狂奔

[kʻuɑŋ35, bən55] 양평-음
평

분

[kwaŋ, bun] 평음

颱風

[tʻai35, fʻəŋ55]
태풍

[tʰɛ, pʰuŋ] 격음

圖謀

[tʻu35, mou35] 양평-상
성

도모

[to, mo] 평음

疲勞

[bʻi35, lɑu35]
피로

[pʰi, ro] 격음

傳染

[tʂuan35, ʐan214] 음평-상
성

염

[cən, jəm] 평음

平等

[bʻiŋ35, təŋ214]
평등

[pʰjəŋ, dɨŋ] 격음

强化

[tɕʻiɑŋ35, huɑ51] 음평-거
성

강화

[kaŋ, hwa ] 평음

評論

[bʻiŋ35, luən51]
평론

[pʰjəŋ, ron] 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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