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9(3), 263-28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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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9.3, 263-282. This study acoustically analyzes 

the articulation of Korean vowel in Chinese multicultural families.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uses of Korean vowel articulation errors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Chinese families in the Korean-Chinese vowel system contrast. 

Children and mothers from multicultural Chinese families in Seoul and Gyeonggi 

were asked to speak Korean vowels after looking at the list of articulation words. 

In addition, when acoustically analyzed, it was confirmed that children from multi-

cultural families had different Korean vowel articulation errors depending on their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the child's age. This confirmed that Korean 

vowels were uncertainly articulated because the Chinese vowel system and the 

Korean vowel system, the mother languages of multicultural mothers, did not 

correspond one-to-one. (Woos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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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이라고 일컬어지기보다는 다민족, 다인종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교육부(2006)는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ㆍ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고, 국제 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

자 자녀를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정책 지원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즉, 다문화가정

은 국제 결혼에 따른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생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인구는 백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전환

되었고,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인구 수는 전라북도 인구 수를 이미 넘어섰다. 2020

년 우리나라 외국인 수는 215만 6,417명으로 전라북도 인구 수가 175만 9,8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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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외국인 수는 하나의 행정구역인 도(道) 이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OECD는 한 국가

의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체류가 5% 비중이면 다문화국가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은 2023년 4월 말 기준 

235만 명으로 4.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도 곧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것은 자명하다.

통계청(2022)이 발표한 ‘2022년 다문화가정이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로 ‘언어 장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적 차이’(41.8%)와 ‘사회적 편견’(28.7%)에 이어 ‘언어 장벽’은 19.4%를 차지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우리 사회 내에서 언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청(2022)이 조사한 ‘2022 다문

화가정 정착 필요 정책’에서도 ‘언어 및 한국문화 등 교육 실시’가 높은 비중을 차지(‘언어 및 한국문화 등 교육 실시’는 

52.6%,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는 27.4%, ‘거주지 중심 공동체 형성과 직업 훈련’, ‘취업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경제적 

지원’, ‘기타’는 각각 8.3%, 7.3%, 4.1%, 0.4%로 나타남)하는 것으로 보아, 다문화가정에는 언어와 관련한 교육과 이를 

위한 기초 자료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은 국제 결혼 가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어머니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한국어를 능숙하게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또한, 아동

의 경우에도 언어 습득이 가정에서 1차적으로 먼저 이루어지는데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 어머니로부터 한국어

를 가장 먼저 접하기 때문에 한국어 습득 및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 아동의 경우 한국어 습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중 언어 환경의 아동이 어머니의 모어 영향을 받는 사례를 조사한 연구가 다수 있다. Goldstein과 Washington(2005)

에서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만 4세 아동의 스페인어와 영어 음운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스페인어의 조음 정

확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스페인어에서의 마찰음, 전동음 등은 단일 언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에 비해 이

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에게서 낮은 조음도가 나타났다. Hodson과 Paden(1983)은 조음 명료도가 낮은 아동들은 정

상 발달 아동의 조음 명료도에 비해 높은 조음 오류를 보이는데, 특이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운 과정을 보이거나, 가

장 일탈적인 형태로 산출하는 조음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성인이 유아에게 하는 말인 유아 대상 언어(Child Directed Speech: CDS)가 유아의 초기 언어 습득 과정에서 중요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한 연구물이 있다. Sachs(1972)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전제되지 않는 언어 입력만으로 정상적인 언어 

습득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고, Hoff-Ginsberg(1997)는 어머니 발화의 특성과 유아의 언어 발달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

음을 연구하였다. Hoff과 Naigles(2009)에서는 어머니 언어 입력의 양과 상호 작용이 유아의 언어 습득과 관련이 있음을 

연구하였다. 유아의 초기 언어 습득의 입력-출력 관계를 연구한 Heike(2009)은 독일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한 명의 유아

와 그 어머니를 3년 동안 관찰 연구하여 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언어 유사성이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다. 이혜련과 이귀옥(2005)에서는 이중 언어를 배우는 유아들의 언어 발달과 어머니의 언

어 입력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조승연과 이은주(2012)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조음 음운 장애 아동 어머니들과 

일반 아동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을 비교함으로써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아동의 조음 음운 능력 사이에 밀

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계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조음 양상을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모음 산출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중국인 어머니의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조음 양상을 음향음성학 관점에서 객관적 분석을 시도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중국인 어머니의 조음 오류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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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때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한국어-중국어 모음 체계인 대조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본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 이중모음 체계 대조

다음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모음 체계 대조를 통해 중국계 다문화가정 아동이 겪을 수 있는 모음 산출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학교 문법서와 국립국어원의 표준 발음법 규정에 의하면, 한국어 단모음 체계는 /ㅣ/, /ㅔ/, /ㅐ/, /ㅏ/, /ㅟ/, /

ㅚ/, /ㅡ/, /ㅜ/, /ㅗ/, /ㅓ/ 10개의 모음으로 구성된다.

표 1. 한국어 모음 체계(국립국어원)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i] ㅟ[y] ㅡ[ɨ] ㅜ[u]

중모음 ㅔ[e] ㅚ[ɸ] ㅓ[ʌ] ㅗ[o]

저모음 ㅐ[ɛ] ㅏ[a]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 순서에 따라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으로 나뉜다. 반모음이 모

음에 수행하는 위치에 따라 한국어 이중모음은 다음 <표 2>와 같이 분류된다.

표 2. 한국어 이중모음 체계(국립국어원)

상향 이중모음
‘j-’계 이중모음 ㅑ[ja], ㅕ[jə], ㅛ[jo], ㅠ[ju], ㅖ[je], ㅒ[jæ]

‘w-’계 이중모음 ㅘ[wa], ㅝ[wə], ㅞ[we], ㅙ[wæ]

하향 이중모음 ‘j-’계 이중모음 ㅢ[ɰj]

다음으로 중국어의 모음 체계를 살펴 보겠다. 중국어의 모음 체계는 설면 원순모음 a[ɑ], o[o], e[ʏ], i[i], u[u], ü[y], 

ê[E], 설전 원음 모음 ɪ̈[ɿ], ɪ̈[ʃ], 권설원음 단모음 er[ɘr] 총 10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장찌엔, 2018). 

한편, 중국어에도 반모음과 모음을 결합한 이중모음이 있다. 즉, 하향 이중모음 /ai/[ɑi], /au/[ɑu], /ʏi/[əi], /ʏu/[ou] 네 가

지다(장찌엔, 2018). 다음 <표 3>은 한국어, 중국어 모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한국어, 중국어 모음의 유사점과 차이점(박덕유 외, 2012: 94)

한, 중 유사한 모음 한국어에만 있는 모음 중국어에만 있는 모음

한국어

ㅣ[i]

ㅟ[y]

:

:

:

중국어

i[i]

ü[y]

ㅔ[e]

ㅐ[ɛ]

ㅡ[ɨ]

e[ɤ]

ê[e]

er[ə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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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어는 이중모음과 삼중모음도 있다. 이중모음은 두 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모와 주

요 모음 사이에 위치하는 개음(介音)은 반모음으로 기술되고, 주요 모음 뒤에 위치한 모음운미는 긴장된 주요 모음과는 

달리 이완되어 발음된다. 삼중모음은 VVV형태를 지닌 복모음(複母音)을 삼중모음이라 한다. 현대 중국어의 음절 구조

상 무려 3개 존재하는 모음을 단 하나의 음절로 발음하려면 주요 모음을 축으로 앞뒤의 모음을 빨리 입 안에서 조음해야 

한다. 운미는 긴장모음이 아닌 조음시 힘이 가해지지 않는 짧은 이완모음으로 미끄러지듯이 발음하여 하나의 음절 구조

를 만들어낸다(이해우, 2013: 64). 따라서 중국계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어 모음을 발음할 때 대체로 단모음은 한국어

와 중국어가 잘 대응되는 편이지만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중국어와 대응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2 모음과 스펙트로그램, 포먼트 관련성

음향음성학은 화자가 발화한 말소리가 청자의 귀에 도달하기까지의 음파 형태를 음파 자체 분석과 객관적이고 시각

적인 데이터 자료로 수집하여 분석한다. 음성학(phonetics)은 소리의 생성, 소리의 전파, 소리의 입력이라는 세 가지 방면

의 말소리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발음 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소리는 음파의 형태로 청자에게 전

달되는데 이때 음파의 물리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가 음향음성학(acoustic phonetics)이다.

음파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음향분석기로 분석한다. 사용할 수 있는 음향분석기로는 스펙트럼 분석

기(sound spectrograph)가 있는데, 음파에서 진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검게 나타나고 그 배음들은 그보다 흐리

게 표시가 된다. 이때 에너지가 밀접한 주파수 대역을 가리켜 포먼트(formant)라고 한다. 말소리는 음조(pitch), 소리의 

세기(loundness), 음의 자질(quality), 강세(stress), 어조(intonation) 등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모음은 구강 내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 혀의 높이나 입술 모양 등에 의해 구분되므로 자음에 비해 상호 간의 차이가 불

분명하지만, 혀의 위치를 상하, 전후로 움직일 때 구강 내 공간이 여러 형태의 모양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 결과 성대를 진

동시켜 나오는 공기의 음파 역시 여러 모양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모음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화자가 모음

을 조음할 때 각각의 모음 조음에 따른 혀의 모양 변화는 구강이 다양한 모양의 공명실(resonance chamber)을 갖게 하는

데 이 다양한 모양의 공명실을 통과하여 나오는 음파를 포착하여 나타낸 것이 바로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이다.

스펙트로그램은 소리나 파동을 시각화하여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시간 축과 주파수 축의 변화에 따라 진폭의 차이를 

농도 등의 차이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포먼트에 의해 만들어진 스펙트럼 장점은 포먼트 주파수에 해당하는 수직축에 따

한, 중 유사한 모음 한국어에만 있는 모음 중국어에만 있는 모음

ㅏ[a]

ㅜ[u]

ㅗ[o]

ㅑ[ja]

ㅖ[je]

ㅘ[wa]

ㅝ[wə]

ㅞ[we]

:

:

:

:

:

:

:

:

a[A]

u[u]

o[ɔ]

ia[ja]

ie[ie]

ua[ua]

uo[uo]

üe[yE]

ㅓ[ə]

ㅕ[jə]

ㅛ[jo]

ㅠ[ju]

ㅒ[jɛ]

ㅙ[wɛ]

ㅢ[ɰi]

ai[aɪ]  ei[ei]

ao[aö]  ou[oö]

ia[iA]   ie[iE]

iao[iaʊ]  iou[ioʊ]  uai[uae]

uei[ueɪ]  an[an]   ian[iɛn]

uan[yɛn]  en[ən]  in[in]

uen[uən]  ün[yn]  ang[aŋ]

iang[jaŋ]  uang[uaŋ]  eng[əŋ]

ing[iəŋ]  ueng[uəŋ]  ong[öŋ]

iong[yö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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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나의 검은 점을 만든다. 그 포먼트 주파수가 변경되지 않으면 수평의 검은 띠를 얻는데, 그 길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포먼트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가에 달려있다. 포먼트 주파수가 증가될 때 검은 띠는 위로 굽으며, 감소할 때는 아래

로 굽는다. 검은 띠는 소리내는 것을 중단할 때 사라진다(고도흥, 1999: 142). 스펙트로그램을 통하여 소리를 음향분석기

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각기 모음의 다양한 특징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공명실의 모양에 따라 이곳을 통과하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음파의 모습을 포착하여 8개의 스펙트로

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며 각 모음의 단어는 ‘heed, hid, head, had, hod, hawed, hood, who’이다.1)

그림 1. 미국 영어 모음의 스펙트로그램(Ladefoged, 2006: 186)

<그림 1>에서 가로축은 모음의 길이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모음의 주파수 값을 나타낸다. 검은색 띠로 표시된 포먼트

는 강도가 셀수록 색이 짙게 나타나며 강도가 약할수록 옅은 색으로 나타난다. 청자가 듣는 모음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

는 것은 이러한 포먼트 주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의 모음 소리는 각기 다른 음조(pitch)를 동시에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청자의 귀에 도달하는 음조는 성대

의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음의 파동을 갖는다. 음조의 변화는 단어나 문장에서 강세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

으며 화자의 발화 소리를 듣고 청자가 음조의 높낮이를 구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청각적 특성(auditory property)을 가

지고 있다. 음조는 성도의 길이에 반비례하는데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성도의 길이, 즉 조음기관이 길기 때문에 음조가 

여자와 아이에 비하여 낮으며 음의 진동수와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음조와 다르게 청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음조를 상음음조(overtone pitch)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모음이 고모음, 저모음, 전설모음, 후설모음 등과 같이 모음의 변별적 자질(distinctive qualities)을 구분해 주는 중

요한 요소가 되며, 상음이 나타나는 순간에 발성 기관의 공기 진동수(frequency)의 값을 포먼트(formant)라고 한다. 포먼

1) 이 단어들은 Holbrook과 Fairbanks(1962)의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에서 모음 분석을 위해 처음 사용된 이후 현재의 

Ladefoged(2006)에 이르기까지 음향음성학적 모음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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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주파수(formant frequency)는 발화시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 상에 일정한 값을 가지고 나타나는 선들의 집합 중 

에너지가 집중되는 부분이며, 이 값을 통해 모음들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즉, 모음을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 모음의 소리 입자(sound segment)의 포먼트 주파수를 측정하여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진폭의 단

위는 보편적으로 Hz2)로 표시한다.

포먼트 값은 일반적으로 F1 값과 F2 값의 측정만으로도 각 모음의 개별적인 특성을 구별할 수 있다. F1 값은 모음 조음

시 혀의 높이에 관계하며 F2 값은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림 1>을 통하여 미국 영어 모음 8개

의 제1포먼트, 제2포먼트, 그리고 제3포먼트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한 음형 주파수는 

다음에 제시한 <그림 2>와 같이 조음음성학에서의 모음도와 많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미국 영어 모음 음형대 도표(Ladefoged, 2006: 189)

<그림 1>에서 나타난 각 모음의 값들을 근거로 하여, 고모음일수록 F1이 낮은 주파수 값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맨 위

에 놓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주파수를 높게 잡는다. 또한 F2의 주파수 값은 그래프의 가로축을 기준으로 설정하는데, 후

설모음일수록 F2 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축의 왼쪽으로 갈수록 주파수를 높게 설정한

다. <그림 2>는 이와 같이 음향음성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개별 모음의 포먼트 값을 도식화한 것인데 이는 전통적인 조음

음성학이 제시하는 영어의 모음 분포도와 흡사한 형태로 표시된다.

다음의 <표 4>는 Ladefoged(1993: 193) 가 연구한 미국 영어의 1,2,3 포먼트의 평균값과 Fry(1979: 79)가 영국 영어의 

1,2 포먼트의 평균값을 나타낸 표이다. 

2) 기본 주파수는 1초당 성대(vocal cords)가 떨리는 횟수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 기본 주파수를 나타내는 단위로는 19세기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히 헤르츠(Heinrich Hertz, 1857~1894)의 이름을 따서 Hz(Hertz)를 사용한다(Laver, 1994). 대화에서 성인 남자의 기본 

주파수는 평균적으로 약 120 Hz이며, 여자는 약 220 Hz, 10세 정도의 어린이는 약 330 Hz이다. 기본 주파수의 최대역은 성인 남자의 경

우 약 50~250 Hz이며, 여자는 약 120~480 Hz, 어린이는 약 200~500 Hz이다(Clark and Yallp,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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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Ladefoged(1993)과 Fry(1979)의 영어 화자의 F1, F2, F3 포먼트

연구자 포먼트 i ɪ ɛ æ ɑ ɔ ʊ u

Ladefoged
F1 280 400 550 690 710 590 450 310

F2 2250 1920 1770 1660 1100 880 1030 870

Fry
F1 300 360 570 750 680 600 380 300

F2 2300 2100 1970 1750 1100 900 950 940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스펙트럼, 특히 제1, 제2포먼트의 분포는 모음의 음질을 구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

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포먼트의 분포 현상은 조음 기관의 상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제1포먼트는 턱의 열림 정도를 나

타낸다. 턱을 많이 내려서 입을 벌릴수록 값이 높아진다. 제2포먼트는 주로 혀의 앞뒤의 위치를 나타낸다. 혀가 앞으로 갈

수록 높아지고 뒤로 갈수록 낮아진다. 제3포먼트는 입술의 둥근 정도를 나타내는데 대체로 입술을 둥글게 하면 낮아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음향 분석 프로그램은 Praat이다. Praat은 암스테르담 대학의 Paul Boersma와 David Weenink

가 만든 음성분석 및 변형 프로그램으로 현재 외국어 학습자의 발음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음성 분석 프로그램이 가지지 못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자신의 실험 

환경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스크립트 언어로 반복되는 작업을 차례대로 기록하여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

은 자료를 분석할 때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음역이 높고 좁음에 상관없이 음성 분석이 가능하여 생성된 음성을 

세분화하여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고 음소의 차이나 변화에 대하여 단순히 청각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않아도 소리를 시

각화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음향음성학을 연구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Praat은 

다양한 소리의 결과를 음성 파형,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 등으로 시각화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 대상 및 실험 도구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한국-중국 7세, 9세 아동 각각 

30명과 동일 연령 한국인 7세, 9세 아동 각각 30명이다. 중국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국내 결혼 이주 여성의 국적이 

중국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에서 결혼이민자 가구가 82.4%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여성은 82%, 남성은 

17.5%의 비율로 결혼이주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계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그의 아동을 연구 대상으

로 삼았다.

다문화가정 아동 모집 방식은 기존에 연구자가 알고 있던 서울, 경기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과 서울, 경기 다문화가

정 센터에 연락하여 연구 대상을 소개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한국인 아동의 공통된 선정 기준은 국

내에서 출생하고 국내에서 성장하였으며, 중국 거주 또는 중국어 교육 기관에서 중국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한 경험이 없

고, 부모나 교사에 의해 시각적, 청각적,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으며 조음에 장애가 없다고 보고되는 아동을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 도구는 중성 산출 과제를 작성하였다. 중성 산출 과제 검사 낱말 목록은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을 골고루 배치하도록 하였고, 1~3음절 내 다양하게 분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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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어 중성 산출 과제 검사 낱말 목록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시소, 기차 바퀴, 위 그네, 그늘 옥수수, 단추

중모음 세모, 그네 외가, 기괴 머리, 컵 모자, 포도

저모음 책꽂이가 있어요, 고래 우산, 사탕, 나무

3.2 연구 방법 및 자료 처리

본 연구는 연구자가 아동의 거주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모든 검사는 센터에서 마련한 조용한 교실에서 아동

과 연구자가 일대일로 시행하였다. 검사 방법은 아동이 글자가 적혀진 카드나 그림이 적혀진 카드를 보고 낱말을 자발적으

로 발화하도록 하였다. 카드를 제시하는 순서는 무작위로 하였다. 검사자와 아동이 90도 각도로 앉아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 전에 검사자는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을 알려주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카드를 보여 줄 거야. 뭔지 

말해 봐.” 그 다음 카드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발화하도록 하였다. 아동에게 낱말 카드를 보여주며 ‘이건 뭐죠?’라고 질문

하여 목표 음소를 유도한다. 만약 아동이 목표 낱말을 조음하지 못한다면 오류로 처리하고 다음 카드를 제시하였다. 한편 

아동의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응?”, “뭐라구?” 또는 “선생님이 잘 못 들었어. 다시 말해줘.”라고 되물어서 

자가수정(self-correction)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바르게 대답하면 1점, 오답을 말하면 0점으로 채점하였고, 2개 

연속으로 틀리면 검사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이 음운 산출 오류를 보일 때는 왜 그러한지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질문과 인터뷰를 하기

도 하였다. 예를 들면, ‘시소’를 ‘시수’라고 산출하는 아동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는다고?”라고 되물어서 자가

수정(self-correction)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시수’라고 읽게 된다면 “혹시 ‘시소’라는 것은 못 들어봤니?”

라고 하며 /ㅗ/ 산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어머니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는 우선,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을 실시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평가 등급은 6단계로 구

분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결과, 1~3급에 해당하면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를 ‘하’, 4~6급이 나오면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를 ‘상’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과 같은 방식으로 음운 산출 과제를 실

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설문지와 검사 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회수된 자료에 사용된 실증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아동의 연령,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른 모음 산출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차이 검

증인 이원변량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 아동이 검사 목록 낱말 데이터를 입력할 때, 목록의 단어들을 지연 없이 산출을 잘하면 ‘상’으로, 산출을 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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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하’로 처리하였다.

실험의 신뢰도는 평가자 간 신뢰도의 일치율(%)로 산출하였다. 제1평가자는 연구자, 제2평가자는 동대학원에서 음운

론을 전공하고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제2평가자에게 검사 절차와 기록 방법, 채점 기준을 설명한 

후, 각 집단별 아동의 음성 파일을 무작위로 추출해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어 전사하도록 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를 구

하기 위해 평가자 간의 평가 결과가 일치한 음소 항목 수를 전체 음소 항목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 = 일치한 음소 수 / 전체 음소 수 * 100

과제별 평가자 간 신뢰도는 98.3%으로 나타났다.

오류에 관한 척도는 오류 빈도(회)가 아닌, 각 분석 단위 안에서 발생한 오류의 횟수를 총 출현 횟수로 나눈 오류 발생

률(ratio of error) 즉, 오류율(%)을 기본 사항으로 측정하였다.

오류율  
분석단위내해당음소의출현빈도 회 

오류발생빈도 회 
×

4. 한국-중국 다문화가정 아동의 단모음, 이중모음 조음 양상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음 조음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음 조음 오류를 아동 연령별, 어머

니의 한국어 숙달도별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가정의 단모음 조음 양상을 살펴보았다.

4.1 다문화가정의 단모음 조음 양상

4.1.1 다문화가정 아동의 단모음 조음 양상

다음은 아동의 연령별 단모음 조음 오류를 가정 종류와 함께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6. 아동 연령별 단모음 조음 오류 기술 통계

연령 가정 종류 평균 표준편차 N

7세

다문화가정 아동 6.67 4.105 30

일반 가정 아동 14.17 1.683 30

합계 10.42 4.897 60

9세

다문화가정 아동 13.57 2.402 30

일반 가정 아동 17.00 .000 30

합계 15.28 2.41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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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가정 종류 평균 표준편차 N

합계

다문화가정 아동 10.12 4.819 60

일반 가정 아동 15.58 1.853 60

합계 12.85 4.555 120

표 7. 아동 연령별 단모음 조음 오류 개체 간 효과 검정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 모형 1731.100 3 577.033 90.674 .000

절편 19814.700 1 19814.700 3113.662 .000

연령 710.533 1 710.533 111.652*** .000

가정 종류 896.533 1 896.533 140.880*** .000

연령 * 가정 종류 124.033 1 124.033 19.490*** .000

오차 738.200 116 6.364

합계 22284.000 120

수정 합계 2469.300 119

* p<.05, **p<.01, ***p<.001

단모음에 대한 사례를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111.652, 

p<.001). 가정 종류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140.880, p<.001). 연령과 가정 종류 상호 작용 효과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19.490, p<.001).

기술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9세인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 17.00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7세

인 다문화가정 아동은 6.6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의 단모

음 조음 오류는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 가정 아동보다 단모음 조음 오류가 높다. 그리

고 다문화가정 7세 아동은 9세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단모음 조음 오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4.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단모음 조음 양상

다음은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가 아동의 단모음 조음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어머니의 한국어 숙

달도별 단모음 조음 오류를 가정 종류와 함께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별 단모음 산출 오류 기술 통계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 가정 종류 평균 표준편차 N

하
다문화가정 아동 8.13 5.050 30

합계 8.13 5.050 30

상

다문화가정 아동 12.10 3.689 30

일반 가정 아동 15.58 1.853 60

합계 14.42 3.07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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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한국어 숙달도 가정 종류 평균 표준편차 N

합계

다문화가정 아동 10.12 4.819 60

일반 가정 아동 15.58 1.853 60

합계 12.85 4.555 120

표 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별 단모음 산출 오류 개체 간 효과 검정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 모형 1132.550 2 566.275 49.564 .000

절편 15189.505 1 15189.505 1329.472 .000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 236.017 1 236.017 20.658*** .000

가정 종류 242.672 1 242.672 21.240*** .000

오차 1336.750 117 11.425

합계 22284.000 120

수정 합계 2469.300 119

* p<.05, **p<.01, ***p<.001

단모음 산출 오류에 대한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F=20.658, p<.001). 가정 종류의 경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21.240, p<.001). 기술 통계 수치

를 살펴 보면,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가 높은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 M=15.58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숙달도가 ‘하’ 집

단인 다문화가정 아동인 경우에는 M=8.13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

가 아동의 단모음 산출 오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가 낮을수록 아동은 단모음 산출 

오류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은 7세 아동이 9세 아동보다 단모음 산출 오류도 많이 보

였다.

4.2 다문화가정의 이중모음 조음 양상

4.2.1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모음 조음 양상

다음은 아동의 연령별 이중모음 산출 오류를 가정 종류와 함께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0. 아동 연령별 이중모음 조음 오류 기술 통계

연령 가정 종류 평균 표준편차 N

7세

다문화가정 아동 8.37 4.888 30

일반 가정 아동 25.50 2.515 30

합계 16.93 9.460 60

9세

다문화가정 아동 23.03 4.817 30

일반 가정 아동 30.00 .000 30

합계 26.52 4.87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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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가정 종류 평균 표준편차 N

합계

다문화가정 아동 15.70 8.823 60

일반 가정 아동 27.75 2.874 60

합계 21.73 8.905 120

표 11. 아동 연령별 이중모음 조음 오류 개체 간 효과 검정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 모형 7886.492 3 2628.831 196.810 .000

절편 56637.075 1 56637.075 4240.196 .000

연령 2755.208 1 2755.208 206.272*** .000

가정종류 4356.075 1 4356.075 326.122*** .000

연령 * 가정 종류 775.208 1 775.208 58.037*** .000

오차 1549.433 116 13.357

합계 66073.000 120

수정 합계 9435.925 119

* p<.05, **p<.01, ***p<.001

이중모음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206.272, p<.001). 가정 종

류의 경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326.122, p<.001). 연령과 가정 종류 상호 작용 효과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58.037, p<.001).

기술 통계 수치를 살펴 보면, 9세 한국인 아동의 경우 30.00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7세인 다

문화가정 아동은 8.37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의 이중모음 

조음 오류는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 가정 아동보다 더 많은 이중모음 조음 오류를 보

인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 7세는 9세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이중모음 조음 오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아동의 연령별 모음 조음 오류에 대해 살펴 보았다. 아동의 연령이 아동의 모음 조음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아동 연령별 실험 모음 기술 통계

연령 가정 종류 평균 표준편차 N

7세

다문화가정 아동 8.37 4.888 30

일반 가정 아동 25.50 2.515 30

합계 16.93 9.460 60

9세

다문화가정 아동 23.03 4.817 30

일반 가정 아동 30.00 .000 30

합계 26.52 4.873 60

합계

다문화가정 아동 15.70 8.823 60

일반 가정 아동 27.75 2.874 60

합계 21.73 8.90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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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아동 연령별 실험 모음 개체 간 효과 검정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 모형 7886.492 3 2628.831 196.810 .000

절편 56637.075 1 56637.075 4240.196 .000

연령 2755.208 1 2755.208 206.272*** .000

가정종류 4356.075 1 4356.075 326.122*** .000

연령 * 가정 종류 775.208 1 775.208 58.037*** .000

오차 1549.433 116 13.357

합계 66073.000 120

수정 합계 9435.925 119

* p<.05, **p<.01, ***p<.001

모음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206.272, p<.001). 가정 종류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326.122, p<.001). 연령과 가정 종류 상호 작용 효과의 경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58.037, p<.001).

기술 통계 수치를 살펴 보면, 9세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 30.00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7세인 

다문화가정 아동은 8.37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모음 

조음 오류가 적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모음 조음 산출을 잘한다는 의미이다.

4.2.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이중모음 조음 양상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별 이중모음 산출 오류를 가정 종류와 함께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4. 한국어 숙달도별 이중모음 산출 오류 기술 통계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 가정 종류 평균 표준편차 N

하
다문화가정 아동 12.63 8.869 30

합계 12.63 8.869 30

상

다문화가정 아동 18.77 7.762 30

일반 가정 아동 27.75 2.874 60

합계 24.76 6.576 90

합계

다문화가정 아동 15.70 8.823 60

일반 가정 아동 27.75 2.874 60

합계 21.73 8.905 120

표 15. 한국어 숙달도별 이중모음 산출 오류 개체 간 효과 검정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 모형 4920.342 2 2460.171 63.744 .000

절편 42458.076 1 42458.076 1100.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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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 564.267 1 564.267 14.620*** .000

가정 종류 1614.006 1 1614.006 41.819*** .000

오차 4515.583 117 38.595

합계 66073.000 120

수정 합계 9435.925 119

* p<.05, **p<.01, ***p<.001

이중 모음 검사에 대해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F=14.620, p<.001). 가정 종류의 경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41.819, p<.001).

기술 통계 수치를 살펴 보면,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가 높은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 M=27.75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숙달도

가 ‘하’ 집단인 다문화가정 아동인 경우에는 M=12.63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

도가 아동의 이중모음 조음 오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가 낮을수록 아동은 이중모음 조음 

오류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은 7세 아동이 9세 아동보다 이중모음 조음 오류도 많이 보였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별 모음 조음 오류에 대해 살펴 보았다.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가 아동의 모음 조음

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한국어 숙달도별 실험 모음 기술 통계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 가정 종류 평균 표준편차 N

하
다문화가정 아동 12.63 8.869 30

합계 12.63 8.869 30

상

다문화가정 아동 18.77 7.762 30

일반 가정 아동 27.75 2.874 60

합계 24.76 6.576 90

합계

다문화가정 아동 15.70 8.823 60

일반 가정 아동 27.75 2.874 60

합계 21.73 8.905 120

표 17. 한국어 숙달도별 실험 모음 개체 간 효과 검정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 모형 4920.342 2 2460.171 63.744 .000

절편 42458.076 1 42458.076 1100.100 .000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 564.267 1 564.267 14.620*** .000

가정 종류 1614.006 1 1614.006 41.819*** .000

오차 4515.583 117 38.595

합계 66073.000 120

수정 합계 9435.925 119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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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14.620, 

p<.001). 가정 종류의 경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41.819, p<.001). 기술 통계 수치를 살펴 보

면,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가 높은 한국인 아동의 경우 M=27.75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숙달도가 ‘하’ 집단인 다문화

가정 아동인 경우에는 M=12.63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가 아동

의 모음 조음 오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가 낮을수록 아동의 모음 조음 오류가 높아지는 것을 의

미한다.

4.3 한국-중국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음 조음 오류 원인 분석

이 절에서는 한국-중국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음 조음 오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가정 아

동은 중국인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에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인 어머니의 모어인 중국어 모음 

체계가 아동의 한국어 모음 조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중국인 어머니의 모

음 조음 오류를 음향음성학적으로 접근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음 조음 오류 원인이 중국인 어머니가 사용하는 모어

인 중국어 모음 체계와 대조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중국어 단모음 대응 

관계를 나타내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은 같은 분류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나 모음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1:1 대

응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표 18. [±원순성], [±고설성]에 따른 한, 중 모음의 대응 관계(이해우, 2013)

변별자질 한국어 중국어

[±원순성] 고모음 /u/와 /ɨ/ /u/

[±원순성] 중모음 /o/와 /ʌ/ /ɤ/

[±고설성] 원순음 /u/와 /o/ /u/

[±고설성] 비원순 /ɨ/와 /ʌ/ /ɤ/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단모음을 산출할 때 [±원순성]에 의해 변별되는 고모음 /ɨ/와 /u/, 중

모음 /ʌ/와 /o/, 그리고 [±고설성]에 의해 변별되는 원순음 /u/와 /o/, 비원순음 /ɨ/와 /ʌ/를 변별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발음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국어 모음 /u/는 변이음으로 의미가 구별되지 않는데 중국어 모음 /u/는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u]와 [ʊ] 두 가지 변이

음이 존재한다. 다음 모음 사각도를 보면 [ʊ]는 [u]와 [o]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아동은 중국어 /u/의 변이

음인 [ʊ]의 영향을 받아 /u/와 /o/를 혼동하여 단모음 조음 오류가 나타남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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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음 사각도(엄익상, 2016: 37)

실제로 다문화가정 아동이 많은 오류를 보이는 것이 [시소]였다. [시소]의 [소]를 다문화가정 아동은 /수/로 발음하여 /

시수/라고 조음 오류를 보였다. 많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오류를 보였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4. 다문화가정 아동의 /시소/[시수] 스펙트로그램

그림 5.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시소/[시수]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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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반 가정 아동의 /시소/[시소] 스펙트로그램

위의 <그림 4~6>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은 그의 어머니의 발음과 유사하게 모음을 조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가정 아동의 스펙트로그램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 아동과 

중국인 어머니는 /시소/를 [시수]라고 조음을 하고 있고, 특히 [수]에서 [ㅜ] 모음에 더 강하게 힘을 주어 발음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반 가정 아동은 /시소/를 [시소]로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부터 이중모음에 대해 살펴보겠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한국어, 중국어 이중모음 체계 대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한국어 이중모음 체계는 /ㅑ/[ja], /ㅒ/[jɛ], /ㅕ/[jə], /ㅘ/[wa], /ㅙ/[wɛ], /ㅛ/[jo], /ㅠ/[ju], /ㅢ/[ɨj]가 있다. 이에 비해 중국

어의 이중모음은 /ai/, /au/, /ɤi/, /ɤu/ 네 가지가 있다. 그 중의 /ɤ/[əi]는 /ㅢ/와 발음이 비슷하다. 이를 제외한 이중모음인 

/iɑ/, /iɤ/, /yɤ/, /uɑ/, /uɤ/는 이중모음이 아니지만 음성적으로 실현할 때 이중모음과 유사하다. 특히 그 중 /ia/, /iɤ/, /ua/, 

/uɤ/는 /ㅑ/, /ㅒ/와 음가가 비슷하다.

따라서 이중모음 /ㅑ/[ja], ㅒ/[jɛ/, /ㅢ/[ɨj]를 제외한 이중모음은 중국어에 비슷한 음이 없어 조음할 때 어려움을 겪어, 다

문화가정 아동이 이중모음 조음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중모음 /ㅘ/[wa], /ㅝ/[wʌ]는 중국어와 비슷한 음이 없어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조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단모음화하여 조음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림 7. 다문화가정 아동의 /병원/[병언]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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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병원/[병언] 스펙트로그램

그림 9. 일반 가정 아동의 /병원/[병원] 스펙트로그램

위의 <그림 7~9>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은 /병원/에서 이중모음 /원/을 [언]으로 조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인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인 어머니 역시 /병원/에서 /원/을 [언]으로 단모음화하여 조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1대1 대응을 이루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일반 가정 

아동은 /병원/의 /원/을 [원]으로 정확하게 이중모음하여 조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아동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먼저 언어 습득을 하기 때문에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은 이

루 말할 수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는 것에서‘진입’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조음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중국계 다문화가정이 많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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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중국 다문화가정 아동과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조음 양상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은 한국어 단모음뿐 아니라 이중모음에서 많은 조음 오류를 보이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한국어와 중

국어의 모음 체계가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단모음 조음 오류에

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문화가정 아동은 [ㅗ]와 [ㅜ] 조음 오류를 특히나 많이 보였다는 점이다. 한국어 모음 [ㅜ]는 변이

음으로 의미가 구별되지 않는데 중국어 모음 [u]는 u와 ʊ 두 가지 변이음이 존재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중국어 [u]의 변

이음인 ʊ의 영향을 받아 [ㅜ]와 [ㅗ]를 혼동하여 단모음 조음 오류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아동이 많

은 오류를 보이는 것이 [시소]였다. [시소]의 [소]를 다문화가정 아동은 /수/로 발음하여 /시수/라고 조음 오류를 보였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중국어와 비슷한 음운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이중모음에서도 조음 오류를 많

이 보였다. 이중모음 ㅑ, ㅒ, ㅢ를 제외한 이중모음은 중국어에 비슷한 음이 없어 조음할 때 어려움을 겪어, 다문화가정 아

동이 이중모음 조음 오류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중모음 ㅘ, ㅝ는 중국어와 비슷한 음이 없어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조

음하였는데, 다문화가정 아동은 이처럼 이중모음을 단모음화하여 조음 오류를 일으킨다.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행한 실

험을 다문화가정 중국인 어머니에게도 동일 실험을 수행하였다. 중국인 어머니의 조음 오류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같은 

조음 오류를 보였고, 음향음성학적으로 비교ㆍ분석하였을 때도 그러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진하였던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음 조음 오류를 실험 연구를 통해 조음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중국인 어머니의 모어인 중국어와 한국어의 모음 체계 대조를 통해 음향음성학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음 조음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모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를 음향분석기로 

측정하고 양화하여 제시한 점이 의의가 있다. 또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평정자 간의 일치도 등 기본 자료의 타당성과 신

뢰성을 확보하여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원변량분석을 통하여 변량원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점에서도 의

의가 있다.

다만 연령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국어 단모음 조음의 정확도가 높아져가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또래와의 교류 등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등에서 사회적 교류가 늘면서 

한국어 모음 조음 정확도가 높아져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 논의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기초 연구로 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한국어 모음 조음에 대한 교육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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