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의 계통과 형성

강의 주제

학습목표

한국어의 계통에 관한 제설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

알타이족과의 관계: 만주, 청동기 문화

예맥(濊貊)족의 출현

한국 민족문화의 기틀

▪ 만주지방의 남방 퉁구스족의 일파

▪ 몽고 ∙ 퉁구스족이면서 퉁구스 전통으로부터 이탈

▪ 토이기 ∙ 몽고 ∙ 퉁구스족과 대등한 민족단위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

퉁구스족 + 고아시아족의 혼혈
→ 자체 변화 ⇒ 한민족

예맥(濊貊)퉁구스족

고아시아족과의 관계: 시베리아, 신석기 문화

▪ 한국의 신석기시대 문화 담당 주민은 고아시아족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

민족의 기원 ≠ 언어의 기원

▪ 언어와 민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양자는 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언어학적 연구는 언어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언어 외적 사실의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언어
연구가 좌우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함



한국어의 계통과 형성

기본 용어

어족(語族): 계통상 하나로 묶이는 언어의 집단

동계어(同系語)

친족관계(親族關係)

공통조어(共通祖語)

*소장문법학파



민족의 형성과 삼국의 성립

예맥(濊貊)족과 한(韓)족의 관계

예맥

한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등

삼한의 종족

헐버트: 예맥- 북방기원, 한-남방기원(드라비다어)

역사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예맥과 한은 동종 관계

부여계 언어

한계 언어



한국어의 계통에 관한 제설

알타이어 + 핀-우글어군, 사모예드어

2. 알타이어족설: 만주-퉁구스어군, 몽골어군, 튀르크어군

1. 우랄-알타이어족설: 카스트렌(Castrén)

1) 람스테트(Ramstedt, 1957)의 알타이어 분포도

퉁구스족

몽골족 한국족

튀르크족



한국어의 계통에 관한 제설

퉁구스어

튀르크어

만주어
몽골어



한국어의 계통에 관한 제설

2. 알타이어족설: 만주-퉁구스어군, 몽골어군, 튀르크어군

2) 포페(Poppe, 1965): 한국어 계통에 대한 논의 심화

(1) 한국어와 알타이어와의 친근 관계성

(2) 원시 한국어는 알타이 단일체가 존재하기 전에 분리

(3) 한국어는 알타이어 기층만을 지닌 비알타이어



한국어의 계통에 관한 제설

3) 이기문(1957) 알타이 조어

터키/몽고/퉁구스 공통어 부여/韓공통어

先터키어 몽고/퉁구스 공통어 원시부여어 원시韓어

원시일본어

고대일본어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

중세국어

2. 알타이어족설:



한국어의 계통에 관한 제설

▪ 한국어와 일본어의 친족관계 주장

3. 알타이어족설

4) 아스톤(Aston, 1879), 밀러(Miller, 1980)

▪ Miller: 양 언어는 퉁구스어군과 밀접한 관계



한국어의 계통에 관한 제설

1) 스트리트(Street): 
￭ 북아시아 조어에서 한국어가 먼저 분파된 것
￭ 다른 알타이어보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더 밀접한

관계

2) 김방한(1976): 
￭ 고아시아어족의 하나로 분류되는 길약(Gilyak)어

와의 동계설 주장

알타이어계가 아닌 제 3의 언어기층이 존재했을 가능성 제시

3. 비알타이어 기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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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시아어/북아시아 조어

알타이 조어 한국어

3) 남방기원설: 드라비다어 기원설, 헐버어트(halbert)

스트리트(Street),  김방한
3. 비알타이어 기층설



한국어의 알타이어족설이 미약한 이유

인구어 분류의 근거가 되는 규칙적인 음운의 대응이나

수사를 비롯한 기초어휘의 음운대응이 미약

그리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영어)

phrater frater bhrata brother

pater pater pita father

treis tres trayas three

그리스어와 라틴어, 산스크리트어의 유사성



인구어 음운 대응의 규칙성

라틴어 독일어 영어

pater vater father

frater bruder brother

labium lipp lip

라틴어 [p] vs. 독/영어의 [f]

라틴어 [f] vs. 독/영어의 [b]

라틴어 [b] vs. 독/영어의 [p]

한국어의 알타이어족설이 미약한 이유



한국어의 알타이어족설의 근거

(1) 어두에 자음의 제약이 따른다.

(2) 모음조화 현상이 있다.

(3) 첨가어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4) 명사에 성(Gender)과 수(Number)의 구분이 없다.

(5) 수식어가 항상 피수식어 앞에 놓인다.

(6) SOV 어순으로 구성된다.

(7) 관계대명사나 관사, 전치사, 접속사가 없다.

(8) 보조용언은 본용언 뒤에 놓인다.

(9) 모음교체 및 자음교체가 없다.



고구려어와 알타이어의 대응관계

의미 고구려어 고대일본어 퉁구스어 몽고어

三 密(*mi) mi
五 于次(*uč) itu
七 難隱(*namɨn) nana nadan
十 德(*to) töwö
泉 於乙(*er)                           iri
土地 內/那/奴(*nuo)                                       nā
矢 朱蒙(*čyumuəŋ>syumuəŋ)                                       sumun

한국어의 알타이어족설의 근거



고대 한반도의 국가

숙신

부여 읍루/물길/말갈

고구려

AD 3>6>7세기경



고대 한반도의 국가

마
한

변한

진한

동예

부여



고대 한반도의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



고대 한반도의 언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형성되기 이전 시대의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음

고구려의 언어와 남부의 백제 및 신라의 언어가 서로 달랐다고 한

다면 한민족의 성립은 삼국 통일 후가 하나의 분수령이 됨

남북의 언어가 삼국 시대에 방언적 관계에 있었다면 한민족의 기

본적 성립은 그 역사가 훨씬 소급됨



고구려, 백제, 신라어의 비교

의미 고구려 백제 신라 중세국어

城 忽 已 城叱 잣
水 買/米 勿 勿 믈
原 夫里 火/伐 벌
熊 功 熊 곰
黑 今勿 今勿 검-
牛 首 쇼
林 所非 숲
峰 述 수리
永 吉 길-
溫 多沙 -



한국어의 형성과 발달

<출처: 7차 과정 고등학교 문법교과서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