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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ang , By ong - s eon . 200 1 . A S tudy of Kore an Rom aniz ation as an
Inte r- ling u al Phone tic/ Lette r T ran s lation : S y llable - bas ed Eng lis hiz ation .
T he L ing uis tic A ssociation of K orea J ournal, 9 (3), 25- 50. T he m 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to w rite Korean Romanization for general
purposes such as all geographical, pers onal and company names, cultural
sites and properties , and road signs . In this paper, discussing the problem s
of the previous Rom anization sy stem s, I propose i) that Korean
Rom anization should be an inter - lingual phonetic/ letter translation betw een
Korean and one of the languages using Rom an letters , ii) that the target
language for the tr anslation should be English w hich is regarded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in the 21 Century and is used w idely in the w orld,
iii) that the term 'Englishization ' should be used instead of 'Romanization ' .
Also, I propose a 947 syllable- based Englishization system for general

people . (Je onju U niv e rs ity )

1 . 서론

1830년대에 한글을 로마자로 표기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여러 가지의

로마자표기법이 개인적으로 , 정부안으로 , 학회안으로 , 남북협상안으로 , ISO제

출안으로 , 외국인 또는 한국인에 의해 발표 , 사용되어 오고 있다 (최현배 ,

1961; B. J . Lee , 1971; 김충배 , 1978; 이상억 , 1981; 이맹성 , 1979; 도형수 ,

1992; 문교부 , 1948, 1959, 1984 ; 문화관광부 , 2000 ; 이현복 , 1981; M art in ,

1968; McCun e & Reich au er , 1939; 신경구 , 1989 ; 김복문 , 1996a , b ; 윤만근 ,

* 1본 논문은 2001년도 전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 * 본 논문은 대한언어학회와 한국번역학회 2001년 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을 수정 , 보완한 것임 . 학술대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분들과 익명의 두 분

의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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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배양서 , 1979 ; 서정수 , 1991 참조). 문화관광부에서는 구 로마자 표기법

(문교부 , 1984)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표기

법을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 8호에 의해 개정 , 확정 , 고시

하였다 .

필자는 양병선 (1997, 2000a )에서 , 한 국가의 언어정책은 순수한 언어학적

인 이론에만 근거하여서는 안되며 , 사회적 , 경제적 , 역사적인 제 현상을 고

려하여야 하며 , 이러한 사회언어학적인 요인을 무시한 언어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양병선 (2000b )에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21세기

의 국제어인 영어의 철자와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표기 , 즉 한글을 영어알

파벳을 이용하여 표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1)하고 , 한글인명 영자표기법을

제안하였다 . 하지만 문화관광부 (2000)의 새로운 표기법은 기존의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안과 사회적인 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

며 ,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명 , 회사명 , 단체명을 비롯하여

성씨표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표기법이었다2). 결국 성에 관해서는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하기로 하였고 (문

1) 한국인들이 접촉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영어 사용자들이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한글을 로마자로 표기하자는 주장 (한
글의 로마자 표기법의 영자화 - Anglicization , Englishization- 은 B. J . Lee (1971), 배양

서 (1976)에서 한 바 있으나 자세하고 광범위한 최초의 영어발음기준 로마자표기법은

김복문 (1996a, b )의 모의발음부호법이다 . 이 표기법의 문제점과 본고와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양병선 (2002)을 참조 .
2) 이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영어알파벳을 이용하여

표기하며 영어발음과 철자를 중심으로 표기한다는 사실이다 . 일반인들이 자신의 인

명표기 시 , 지금까지 정부안으로 채택된 적이 없는 , , , , 등의 표기를

ah/ ar, u/ uh, ee, oo, oh 등으로 표기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 여권의 인명표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 (김세중 , 2001)에 다르면 , 일반인들은 성씨의 표기에서 대다수

가 경 (kyung ; 72.8%), 구 (koo, 57.7%), 국 (kook, 54.2%), 노 (noh ; 40.3%), 두 (doo,
75.4%), 명 (myung ; 68.3%), 문 (m oon, 84.0%), 박 (park , 97.3%), 범 (bum ; 53.2%), 변

(byun ; 77.1%), 부 (boo; 80.0%), 석 (suk; 46.4%), 선 (sun ; 74.6%), 순 (soon ; 93.7%), 아

(ah; 83.3%), 오 (oh; 96.3%), 우 (w oo; 98.1%), 유 (yoo; 50.1%), 육 (yook; 38.7%), 윤

(yoon ; 63.3%), 이 (lee; 98.4%), 정 (jung ; 48.9%, chung ; 20.4%), 주 (joo; 60.0%), 천

(chun ; 60.3%), 추 (choo; 54.1%), 편 (pyun ; 62.8%), 현 (hyun ; 92.1%)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일반인들이 정부안과 달리 표기하는 이유는 강제규정이 없었고 학

교에서 로마자표기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 (김세중 , 2001) 만이 아니

다 . 기존의 정부안이 일반인들의 인식과 현실을 너무나 무시한 표기법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 기존의 로마자 표기법과 성씨표기 시안 , 문화관광부 (2000)의 문제점에 대

한 자세한 논의는 양병선 (200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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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광부 , 2000 ; 제3장4항 (2)), 국립국어연구원은 관계 전문가 10명으로 성

씨 표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8월 8일과 10월 4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여권의 인명 표기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분석을 하였으며 이에 바탕을

두어 시안을 마련하였다 (김세중 , 2001). 필자는 양병선 (2002)에서 국어의 로

마자 표기법이 통일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상에 존재

하는 자연언어 중에서 문자와 발음이 완전하게 1대1로 대응되는 언어는 없

으며 로마자 한글자가 여러 가지 음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 그런데 기존의

정부안의 표기법은 한글 자음과 모음을 로마자 글자로 1대1대응을 기본원

칙 (1음운 1기호 또는 1자모 1기호 )으로 삼았다 . 그러다 보니 알파벳의 음가

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불일치가 생기며 결국에는 표기법을 자주

수정하여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로마자표기법은 한글

자음과 모음 대 영어 알파벳의 1대1 대응 표기보다는 음절간 1대 1 대응하

는 표기법을 강구하여 문자와 발음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음절간 근접음을

대응시킴으로서 언어간의 음운체계의 차이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

였다 . 즉 모음표기를 이탈리아어를 기준으로 한 일본식 로마자표기법을 따

른 기존의 로마자표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결국 성씨의 로마자 표기

시안 과 문화관광부 (2000)의 로마자표기법도 많은 문제점을 지녔음을 지적

하고 로마자표기의 통일을 위해서는 일반인용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

본고는 i ) 인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 대학명 , 은행 , 신문사명 , 기관명 , 행정

구역명 , 자연지명 , 교통관련지명 등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3)은 한글과 로마자 사용 언어간 음자번역 (in t er - lin gu al ph on et ic/

let t er t r an s lat ion )의 일종이며 번역의 기준은 세계어인 영어이어야 함을 주

장하고 ii) 1음운 1기호를 원칙으로 하는 기존의 로마자표기법과는 달리 음

3) 필자는 로마자표기법은 도로표시 , 지명 , 인명 , 문화재명 , 회사 및 기관명 등 일

반인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일반사회용과 언어학자나 특수 전문분야 (예 : 기계번역 , 외

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를 다루는 전문가가 필요한 특수목적용 즉 전문가용으로 대

별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이상억 , 1982; Klein , 1982; 이현복 , 1981)에 동의한다 . 전문

인용의 예로서는 언어학적 연구목적으로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Yale System, 한글 맞춤법을 그대로 로마자로 저장했다가 100% 환언하는 기

계번역과 같은 목적으로 쓰이는 한글 로마자 번자법 (윤만근 , 1998), 한글이 없다고

가정하고 한글을 대신하여 음소와 운소를 완전구별하기 위한 우리말 로마자 표음

법 (윤만근 , 1998) 등이 있다 . 본고는 이러한 전문가용보다는 일반인들의 도로표시 ,
인명 , 지명 , 문화재명 , 회사 및 기관명 등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사회용 표기법

을 중심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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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자언어인 한국어의 특징을 살려 1음절 1표기를 하는 일반인용 음절단

위 영자표기법을 제안함으로써 iii ) 복잡한 음절간 음운현상을 이해하지 못

하는 일반인들에게 사용하기 쉬운 표기법을 제시함으로서 다양하게 표기되

는 인명 , 지명 , 회사명 , 기관명 등의 영자표기를 통일하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서 본고는 제2장에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 시 고려할 사항인 로

마자 표기의 목적 , 주체 , 그리고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 기존의 로마자표기

의 용어선택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 제3장에서는 국어의 로마자 표

기법은 한글 (s ource lan guag e : 출발언어 )을 로마자를 사용하는 다른 언어

(t ar g et lan gu ag e : 도착언어 )로 표기하는 이른바 언어간 번역임을 강조하며 ,

세계어로 인식되는 영어를 음자번역의 목표언어로 설정하여야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 제4장에서는 일반인이 인명 , 회사명 , 대학명 , 은행 , 신문사명 , 기관

명 , 행정구역명 , 자연지명 , 교통관련지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한 )국어의

음절단위 영자표기법 의 원칙과 표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일반인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947음절 영자표기표를 제시한다 . 제5장은 국어의 로마

자 표기법의 정착을 위한 제안을 함으로써 결론에 가름한다 .

2 . 국어 로마자 표기 의 목적 , 주체 및 정의

2.1. 국어의 로마자 표기의 목적 및 주체

최초의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인들의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서양인

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고4), 따라서 초창기의 로마자표기법은 외교적인

목적이나 선교적인 차원에서 , 외국인들에 의해 각기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따라서 각기 자기 모국어의 자 , 모음에 바탕을 두고 표기되었

다 . 한국인에 의해 주도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 1931년부터 시작되어

4) 1832년 (순조 32년 ) 독일인 의사 시볼트 (Philipp Franz J . B . van Siebold

1796- 1866)가 일본정부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작성한 것 (김민수 , 1973)과 1835년 영

국인 선교사 W . H . Medhur st가 인도네시아의 Batavia에서 공식적으로 출판된 중국

어 - 한국어 - 일본어 비교어휘집 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기중 , 1988). 1881년부터 1900년

까지의 표기법을 국적별로 보면 , 영어계 6가지 , 불어계 3가지 , 독일어계 1가지 , 일본

어계 1가지 등이 있다 (도형수 , 1992). 이후로 1935년까지 약 27종의 로마자표기법이

있었다 (정인섭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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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의 한국 최초의 로마자표기법 통일안인 조선어학회안 , 최초의 정부

안인 1948년 한글을 로오마자로 적는법 (문교부 , 1948), 두 번째 정부안인

1959년의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문교부 , 1959), 학술원이 중심이 되어 세

번 째 정부안으로 공표된 1984년 1월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문교부 ,

1984), 이 문교부안이 학문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표기법

이라 판단하여 한달 만인 1984년 2월에 한글학회에 의해 발표된 우리말

로마자 적기 (한글학회 , 1984) , 문화관광부 내의 산하단체인 국립국어연구원

의 주관 하에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고시 제2000- 8호에 의해 확정 , 고시

된 현행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문화관광부 , 2000) 등이 있다 .

로마자 표기의 근본적인 목적은 비 로마자 언어를 서구언어를 중심으로 이

루어진 로마자로 표기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 있다 . 이러

한 목적 외에 , 중국어의 한어병음표기 (1959년 Pynyin 표기 )는 지역어간의 발

음을 통일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어의 로마자표기 (1954년 내

각고시 )는 외국인을 위해 일본글자를 완전히 로마자로 바꾸어 표기하기 위한

목적을 겸하고 있다 . 반면 훌륭한 소리문자인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외

국인들의 편리성과 내국인이 외국인들과의 접촉이나 한국을 알리는 목적으

로 사용된다 . 이중 제1의 목적은 외국인에게 한국의 인명 , 지명 , 기관명과 같

은 고유명사를 이해하도록 한국인의 필요와 한국인에 의하여 표기되는 것이

며 (영어관광홍보책자 , 영어로 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여권 및 신용카드의

영문 이름표기 , 영문도로 안내판 등), 제2의 목적은 외국인이 자신들의 상업

적인 목적이나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과 외국인과 외국인끼리의 한

국인이나 한국에 관한 정보교환이나 의사 소통 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예 :

영자신문 , 군사지도 등). 따라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와 같이 사용하기 위한 표기로서 (배양서 , 1976, 32) 국어의 고유명사

를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로 바꾸는 언어간 번역 (in ter - lingual tr anslat ion )

이다 .

그간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의 주체는 외국인 , 특히 영어권 외국인이라는

의견 (이상억 , 1981, 1982)과 내국인이라는 의견 (신경구 , 1989)이 대치하고 있었

다 . 하지만 개항기나 , 일제치하 , 미군정 같은 시기와는 달리 , 현재와 같이 한

국어의 사용인구가 78,000,000여명으로 세계 11위인 한국어 사용자의 위상과

(부록 3참조), OECD국가의 일원이며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할 능력을 갖춘

한국의 위상을 생각하고 , 21C는 국제화 , 정보화시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어

의 로마자 표기는 내 , 외국인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 다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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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목적에 따라 이의 주체도 달라질 것이다 . 즉 , 한글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주

체는 한국인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을 위하여 한국인에 의해 표기되어야 하며 ,

외국인들은 한국인이 정한 표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단 한국인에 의한 로마

자표기 시 유의 할 점은 이를 읽고 , 말하고 , 사용하는 주체는 외국인이며 이

를 위해 외국어의 음운체계를 염두에 두어야하고 , 또한 이 로마자표기를 문자

든지 음성이든지 외국인으로부터 듣거나 받았을 경우 이 표기나 발음을 한국

어로 환언하여 이해하는 것은 한국인이라는 점 (국어로의 환언성 )을 유의하여

로마자표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3.2 참조).

2.2. 로마자의 정의 및 발전

페니키아문자에 모음을 추가한 그리스 문자가 알파벳의 시초이며 이 알파벳

은 그리스 문자를 모태로 하여 두 개의 문자체제로 발전했다 . 하나는 , 라틴문

자라고도 불리는 로마자로 라틴인이 라틴어를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자

이며 , 다른 하나는 키릴문자 (러시아문자) 이다 . 로마자는 로마가 에트루리아를

항복시킨 후 서유럽을 정복함으로써 서방세계에 널리 전파되었다 . 이후 현대

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유럽에서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 남북 아메리카 ,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까지 로마자가 사용되고 아시아에서도 터키 , 말레이지

아 , 인도네시아 , 베트남에서 로마자를 사용하게 되었다5).

중세에 들어서면서 라틴어는 서유럽의 공통어로 사용되었으나 , 현재는 로

마 교황청이나 학술연구에서만 사용되는 사어로 전락하여 버렸으며 (Grim es

2000), 처음에는 1자 1음이었던 로마자는 유럽 각 국어에 전파되면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졌다 . 또한 각 언어의 알파벳의 명칭도 언어마다

다양하게 달라졌으며 알파벳 자체에도 특수기호를 붙인 문자를 각 언어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이탈리아어는 éèíìóòúù , 독일어는 äöü , 프

랑스어는 à âçëéèïüùû , 스페인어는 áéíñóüú , 포르투칼어는 áàâãçëéèêïíóòôõüú ,

덴마크어와 노르웨이어는 åæ ø, 스웨덴어는 åäö, 핀란드어는 äö, 폴란드어는

5) 로마인이 맨 처음 에투리아 문자를 차용하던 기원전 4세기에는 26자 가운데 21
자만을 받아들이는데 그쳤다 . 기원전 3세기가 되면서 라틴인은 새로이 C의 변종으로 G
를 만들었으며 기원전 1세기 무렵 그리스를 정복한 후 그리스어를 베낄 필요가 생기자

Y와 Z를 추가하여 라틴어에서는 알파벳 23개의 문자가 로마자로 사용되었다 . 라틴어에

서는 중세에 들어서도 I와 J, V와 U, W를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며 15세기에 들어

서서 J를 I와 구별하였으며, U를 V, W와 구별하여 사용한 것은 16세기에 들어서였다

(세계문자연구회 , 1997: 157- 1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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ó , 알바니아어는 çë, 루마니어는 î 등의 특수기호를 이용한 로마자

를 사용하고 있다 . 다른 모국어 사용자끼리 원활한 대화를 위해 폴란드의 L .

L . Zam enh of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어 (Art ificial Lang uag e)인 에스페란토어6)

조차도 특수기호인 를 사용하고 있다 . 단지 영어만이 이러한 특수기호

를 이용하지 않으며 A - Z까지 26자만을 이용하여 표기하고 있다 (세계문자연

구회 , 1997). 따라서 국어를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알파벳 26자를 이

용하여 표기하는 것을 로마자표기 혹은 Rom anization 또는 Latin azat ion이라

부르는 것은 너무 애매 모호하며 잘못된 표현이며 64개의 로마자 사용언어

중 (부록 1참조) 영어를 기준으로 하는 영자표기법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3 . 번역으로서 의 로마자 표기

3.1. 언어간 음자번역 (P h on et ic/ Let t er T r an slat ion )으로서의 로마자 표기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식에는 한글의 실제 음에 일치하여 표기하

는 음성표기방법 (phon et ic tr an scr ipt ion )과 철자에 충실하도록 한 음소표기

방식 (phon em ic tr an scr ipt ion )으로 크게 구별되며 , 이는 음성기호를 이용하여

말소리를 정밀하게 표현하는 정밀음성표기법 , 음운단위로 표기하는 음운표

기법 , 글자 형태 중심의 형태표기법으로 세분화하여 구별하며 , 문자를 쓰인

내용을 참고하되 실제 발음에 따라 표기하는 전사법 (t r an scr ipt ion ) 혹은 표

음주의 , 본래의 철자에 따라 1대1로 대응시키는 전자법 (t r anslit er at ion ) 혹은

정자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7)(이상억 , 1981; 도형수 , 1992).

6) ESPERANT O (LA LINGVO INT ERNACIA ) [ESP]는 서로 다른 모국어 사용

자끼리 원활한 대화를 위해 폴란드의 L. L . Zamenhof에 의해 1872년부터 1885년 사

이에 만들어진 인공어 (Artificial Language)로서 주 사용지는 프랑스로서 약

200- 2000명 정도가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 약 115개 국가에서 약 2,000,000명 정

도만이 사용하고 있을 뿐 (Grimes 2000), 실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언어이다 . 이는

각 나라마다 약 2,000명 정도만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실용도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 Esperanto어의 운명은 국어의 로마자표기에 상당히 중요한 점을 시사한

다 . 인위적인 로마자를 이용한 국어의 로마자표기도 특수한 사람들 몇몇만이 사용할

것이며 이는 결국 Esperanto어와 같이 일반인들로부터 외면당하며 특수계층에만 사

용되는 운명에 처하리라는 점이다 .

7) Yale System , 문교부 (1959)는 전자법을 따랐으며 MR System과 문교부 (1984)
는 전사법을 따랐고 , 문화관광부 (2000)는 원칙적으로는 전사법을 따랐으나 한글복원

을 전제로 하는 학술연구와 같은 특수분야에서는 전자법을 허용하였다 (제3장 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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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을 로마자를 이용하여 로마자를 사용하는 다

른 언어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 즉 한글의 자모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일종

의 언어간 문자번역 (Int er - lingu al let ter t ranslat ion )을 의미한다 . 문자번역이

란 한 언어의 문자체계를 다른 언어의 문자체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고려할 것은 문자체계의 등가성만을 생각하느냐 (전자법) 아니면 음성체계

까지 고려하느냐 (전사법 )는 점이다 . 국어의 로마자표기의 경우는 단지 문자체

계의 번역만으로는 부족하다 . 현재와 같은 지구촌시대에는 , 과거와 달리 , 외국

인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다 . 이 경우 문자체계만을 번역하는 수준을

넘어서 음성체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 즉 국어의 로마자표기는 단지 문자만

이 아닌 음가까지 고려한 음자번역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

3.2. (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음자 번역과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다음과 같은 번역과정을 거친다 . 제1단계는 한

글의 글자 (문자 )를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언어문자로 바꾸는 언어

간 문자번역이다 . 이 단계의 주체는 한글의 음운체계와 특성을 잘 아는 한

국인이어야 하되 제2단계를 고려하여 어떤 외국어를 기준으로 할 것인 가

를 정하고 한국어와 기준 외국어의 음운체계를 고려하여야 한다8). 제2단계

는 로마자로 쓰여진 문자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음운체

계에 따라 음성으로 발음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언어 내 음성번역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의 주체는 당연히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음성 , 음운체

계에 따라 발음하게 된다 .

일반적인 번역의 과정은 1단계 , 혹은 제2단계에서 마무리를 한다 . 하지만

국어의 로마자표기는 한글로의 환언성이라 일컫는 제3단계의 번역과정이

필요하다 . 제3단계는 로마자표기를 외국인이 음성화하는 것을 한국인이 한

글로 번역하여 이해하거나 한글로 환언하는 외국어→한글의 언어간 문자번

문교부 (1948)는 절충식 , 북한안 (1956년 , 조선과학원 )은 전자법을 따르되 받침은 전사

법으로 하는 절충식이다 (양병선 , 2002).
8) 제 1단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국어의 발음을 외국인의 인식 하에 표기하게

하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예를 들면 영어권 사용자는 국어의 폐쇄음

, , ' , ' , , ' , ' , , '의 구별을 하지 못하며 한국인은 인식하지 못

하는 ' , , '의 위치에 따른 유 , 무성을 달리 구분한다 . 또한 하나의 음소인 '
'의 경우도 위치에 따라 r/ l로 따로 인식한다 . 하지만 이들의 표기는 국어의 특징을

살려 표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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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정이 필요하다9). 이러한 3단계의 과정을 거쳤을 때 언어의 기본 목적

인 의사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 반면 이러한 번역과정의 역순은 국어의

로마자표기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의 음자번역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언어간 문자번역 한국인 한국인 언어간 문자번역

언어내 음성번역

외국인

3.3. 로마자 표기법의 목표언어로서의 영어

위에서 국어의 로마자표기는 한글을 로마자를 사용하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

는 것임을 알아보았다 . 또한 로마자의 근원이었던 라틴어는 로마 교황청에서나

사용되는 특수목적 언어이며, 로마자는 각 언어마다 각각 다르며 읽는 법 (즉

발음, 명칭, 음가)도 언어마다 각각 다르다는 것도 알아보았다. 따라서 국어의

9) 물론 1단계에서 2단계를 거치지 않고 3단계로 통하여야하는 경우가 있다 . 외국

인과 내국인간에 음성을 통하지 않고 편지나 E- m ail, fax등을 통한 의사 소통의 경

우와 기계번역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전자법이 필요하

다 . 하지만 21세기의 국제화시대에는 외국인과 내국인간의 직접대화는 필수적이다 .
따라서 음자 및 음성번역과정이 절대적이다 .

이 단계를 고려하여 자음표기 (특히 폐쇄음과 파찰음 )의 경우 외국인의 음운체계

와 인식에 근거하여 어두에서 , , , 을 k, t, p, ch 로 표기하는 것 (예 : MR
System , 문교부 , 1984)은 한국인들이 , , , 으로 인식하므로 문제가 있는 표

기법이다 . 하지만 '의 경우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인명 , 지명 , 회사명 등에서는 어

두에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성씨 김 의 표기가 kim으로 굳어진 점등을 참작하여

의 경우 g/ k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4.4참조 ). 반면 모음 뒤에 오는

/ r/ (post - vocalic / r/ )은 영국영어에서는 발음이 되지 않으나 미국영어에서는 발음을

하곤 한다 . 이러한 음운현상 때문에 모음 아 를 ar 로 표기하는 것을 미국인의 경우

에는 상당히 꺼려한다 (김린 교수와의 개인의견 ). 하지만 한국인의 경우 이 둘의 발

음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 이러한 경우 한국인의 인식에 맞추어 아 / a :/ 는 기본적

으로 ar로 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3.1 참조 ).



34 양병선

로마자표기는 번역으로서 목표언어 즉 어느 언어로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

다. 이 절에서는 로마자표기의 목표언어로서 영어를 택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의 사회언어학적인 요인을 들어보겠다 .

첫째, 한글 표준어의 모음은 의 10개의 단

모음과 의 11개의 이중모음으로 총 21개 로

이루어졌다(이희승 외, 1994, 216). 따라서 [a, i, u , e, o]의 5개 모음으로 이루어

진 라틴어 (이탈리아어)로는 한글의 표기가 불가능하며 영어의 단모음은 11개이

며 여기에도 나름대로의 규칙성이 있다10). 따라서 단모음이 10개나 되는 국어

의 모음 표기는 라틴어 (이탈리아어)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영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11). 둘째, 21세기의 세계어, 과학, 기술 언어로서의 영어 (양병선,

2000b ; Cryst al, 1995, 1997 참조)의 위치이다 . Grimes (2000)의 연구에 의하면(부

록 3 참조), 현재 사용되고 있는 6,809개의 세계 언어12) 중 영어는 341,000,000

명이 모국어로 사용하며 제2국어 사용자를 합하면 전 세계의 104개 국가에서

10) 로마자 표기법을 영자발음과 철자 기준으로 하는 국어의 영자표기법으로 하여

야 한다는 것에 대한 대다수의 반론은 영어의 철자와 발음과의 무원칙성에 기인한다 .
예로서 영어의 경우 우 의 표기는 to , too , tw o , through, threw , clue , shoe로 표기되

며, a의 경우는 dame [ei], dad [æ ], father [a:], call [ :], village [i], many [e]의 경우

에서처럼 다양하게 발음이 된다 . 따라서 영어의 철자와 발음 기준 로마자 표기법은 혼

란을 야기 시킨다는 지적이다 . 하지만 Katamba (1994), Crystal(1997), Scragg (1973),
Sampson (1985), Stubbs (1980), Vachek (1973)는 영어 철자와 발음과의 규칙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양병선, 2000b:§3.3 참조).

11) IPA (1999)에 의하면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들의 단모음의 수는 다음과 같다 .
American English (i e æ u o , ; 11개 ), Catalan (i e æ u o ; 8개 ),
Croatian (i e a u o; 5개 ), Czech (i:/ i :/ u :/ u o:/ o a:/ a ; 10개 ), Dutch (i(:) (:) : a :
y (:) u (:) (:) ; 10개 ), French (i y e ø a u o ; 11개 ), Galician (i e æ a
u o ; 7개 ), German (i y e ø : a a: u o ; 16개 ), Hausa (i i: e e: a a:
u u : o o:; 10개 ), Hug arian (i i: y y : ø ø: e: u u: o o: a:; 14개 ), Igbo(i i e a u
u o o ; 8개 ), Irish (i e æ u o a; 12개 ), Portuguese (i i~ ~ e e~ u

o õ a; 14개 ), Slovene (i e u o a; 8개 ), Sw edish (i: e : y : u- :
u : o: : a ; 17개 ), T aba (i a u ; 5개 ), T ukang Besi(i a o; 5개 ),
T urkish (i y e a u o; 8개 ). 이처럼 로마자 사용언어의 모음의 수는 언어마다

각각 다르며 이 발음에 따른 표기도 언어마다 나름대로의 규칙에 따라 달리 표기하

고 있다 . 반면 이탈리아어는 일본어 (i e a u o; 5개 ) 같이 5개로 이루어졌다 . 따라서

모음이 9개인 한국어 (i e ø a u o ; 9개 - 장모음 제외 )를 이탈리아나 일본어처

럼 표기하는 것을 일반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12) 현재 사용되는 6,809개의 세계 언어의 지역별 분포는 아메리카 (1,013개 ; 15%),
아프리카 (2,058개 ; 30%), 유럽 (230개 ; 3%), 아시아 (2,197개 ; 32%), 오세아니아 (1,311
개 ; 19%)이다 (Grime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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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00,000명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사용 언어 중 (부록 1) 가장 많은 국가

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국어 또는 제2국어로 사용하고 있다13)(Cry st al,

1995, 1997). 이는 비록 영어가 중국어에 비해 사용인구는 적을지라도 사용분

포로 보면 중국어에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

제어 , 세계어로서의 영어의 위치가 확고함을 보여준다 . 이는 또한 유럽의 대

부분의 국가에서 일반 중등교육과정의 학생들이 배우는 외국어 가운데 영어

가 압도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이며 , 심지어 문화적 자존심이 강하고 언어국수

주의로까지 불리는 프랑스마저 84%가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택하여 배우고

있으며 (복거일 , 1998), 일본의 경우에도 영어 공용화론을 주창하기에 이르렀다

(후바나시 , 2001) . 셋째 , 한국인이 맨 처음 접하는 외국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는 영어14)이며 이는 곧 한국 인명 , 지명 등을 로마자로 표기하

는 최초의 언어는 영어라는 사실이다 .

따라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 시 로마자 사용 언어 중 영어를 국어로마자

표기의 목표언어로 삼아야하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명칭도 < 한글을

영어 알파벳을 이용하여 표기하는 법> 즉 < (한 )국어의 영자표기법>

(A n gliciza t ion 혹은 E n glis h izat ion )이어야 한다 . 하지만 만약 목표언어가

영어가 아니고 로마자를 사용하는 모든 언어이어야 한다면 이는 한글을 추

상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무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며 이는 곧 국제음성기호

(IP A )나 일반인이 거의 사용치 않고 있는 에스페란토어를 이용하여 한글을

표기하는 것 , 또는 한글을 그대로 적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글을 배우도

록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

4 . (한 )국어의 음 절단위 영자 표기법

4.1. 음절단위 영자 표기

13) 2000년 1월 23일자 LA T imes에 의하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숫자는

427,000,000로서 726,000,000를 사용하는 북경어를 이어 세계 두번 째임을 밝히고 있다 .
이는 같은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인 스페인어 (3위 :266,000,000)와 포르투갈어 (6
위 :165,000,000), 독일어 (10위 :121,000,000)를 합한 수와 비슷한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실

정이다 .

14) 주체사상이 강한 북한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영어의 붐이 일어났으며 현재

는 인민학교 (초등학교 ) 4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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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준어의 모음은 의 10개의 단모음과

의 11개의 이중모음으로 총 21개로 이루어

졌으며 10개의 단모음 중 , 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이희승 외,

1994: 216). 한글의 표준어의 자음은

의 19개이며 받침에 쓰이는 자음은 ㄳ ㄵ ㄶ

ㄺ ㄻㄼ ㄽ ㄾ ㄿ ㅀ ㅄ 의 27자로 이루

어져 있다. 하지만 한글의 받침소리로 발음되는 자음은 , , , , , ,

의 7개이고, 이들 이외의 받침은 중화되어 이들 중의 하나로 발음된다 (이희

승 외, 1994:218). 따라서 한글의 음절수는 철자단위로는 최대 11,172개 (모음

21× 자음 19×받침 28 (받침 없는 것 포함 ))이며 음운단위로는 최대 3,192

개 (모음 21×자음 19×받침 8 (받침 없는 것 포함 ))이다 .

하지만 , 실제 사용되는 음절수와 음절종류를 조사한 역순사전 (고유어), 발

음사전 (발음 ), 조선어 (북한말 ), 고려대모음말 (일반언어)에 의하면 , 실제 사용되

는 한글의 음절글자는 , 철자상으로는 2,394개 (조선어 )에서 1,548개 (우리말 ),

발음만을 고려한 경우는 1,453개 (장단을 고려해도 2,047)뿐이 사용되지 않

고 있다 (김흥규 외 , 1997). 하지만 양병선 (2000b )의 조사에 의하면 성씨 180

개 (김혜숙 , 2000)를 포함하여 이름에 사용하는 음절수는 331개 (21,497명 조

사 ), 행정구역명 , 자연지명 , 교통관련지명에 사용되는 음절수는 432개 (로마

자표기용례사전 (2000)에 수록된 7,331개 명소 조사 ) 정도 있다 . 또한 김흥규

외 (2000)에 의하면 고유명사에 사용되는 음절수는 약 960개 정도이다 . 이중

외래어에 사용된 음절을 제외하면 약 947여 음절 정도가 일반인이 로마자

표기 시 사용하는 음절이다 (부록4 참조 ). 따라서 한글의 철자단위 11,172개

의 음절수 중 실제 일반인용 로마자표기에 필요한 음절수는 1,000여 개 정

도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한글의 모음 21자 , 자음 19자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각 음절간의 음운현상을 일일이 설명하여야 하는 기존

의 로마자표기법 대신 음절단위로 로마자표기를 하자는 것15)이 음절단위

15)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코드를 살펴보면 한글 자모를 코드화하지 않고 음절단

위 (글자별 )를 코드화 했다 . 1987년의 KS C 5601 완성형 코드 (한글 2,350자 ), 1990년

의 KS C 5657 (한글 2,350+ 옛한글 1,677자 ), 1995년의 KS C 5700 표준코드 (한글

11,172자 ), 이 KS C 5700을 정식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 등록된 ISO 10646
한글코드 등이 모두 음절단위로 이루어 졌다 (홍윤표 , 1995). 이는 곧 한국어를 로마

자로 기계번역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한글 자모를 로마자로 번역하는 것보다 11,172
음절을 기계번역하면 일반인이 사용하기 손쉬운 기계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하며 결국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의 편리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언어간 음자번역으로서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연구 37

영자표기법이다 . 즉 국어의 음절단위 로마자 표기법은 음절별 전사법을 택

하여 최대 3,192개 (실제로는 947개∼1,453개 )의 음절을 구분하여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으로서 , 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는 훨씬 간편한 표기법이 될 것이다 . 이는 국어는 1글자가 1음절어인 것과

강세박자 언어인 영어와는 달리 음절박자언어임도 고려한 것이며 전사법을

택한 기존의 로마자표기법의 문제점인 국어로의 환언성에 대한 문제점 (양

병선 , 2002 참조 )을 보완하기 위한 표기이다 .

4.2. 한국어의 음절단위 영자 표기법의 기본 원칙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영자로 표기한다 (영자표기법 ).

2) 국어의 영자표기는 1음절 1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음절단위 표기법).

3) 국어의 영자표기는 소리나는 대로 적되 (전사법 ) 음절을 벗어난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음절단위 표음주의 )16).

4 ) 국어의 영자표기는 음절단위 영어 발음 및 철자에 의해 표기하며 가

장 근접한 음운을 기준으로 한다 (영어발음기준 모의발음부호법 ).

5) 국어의 영자표기는 음절의 형태에 따라 달리 표기하도록 하며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음절사이에 붙임표 (- )를 허용한다 .

6) 국어의 영자표기는 한국어의 음운체계에 따른다. 다만 의미상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는 혼용을 허용하며17) 언어미학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외 글

16) 음절단위 표음주의를 채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중의 하나는 음절간의 음운변

화가 일어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심사위원의 지적이다 . 예를 들어 독립

문 , 신라 , 강릉 , 문래동 , 학문리 , 석남동 , 옥련동 은 [동닙문 , 실라 , 강능 , 물래동 , 항문

리 , 성남동 , 옹년동]으로 발음되는데 음절을 벗어난 음운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

는다 면 발음과 표기가 동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 하지만 , §3.2에서 지적한대로

영자표기법은 외국인이 발음하는 것을 듣고 한국인이 국어로의 환언하여 이해하여

야한다 . 따라서 Dorklipm oon, Shinla, Gaangleung , Moonlae- dong , H arkmoon- li,
Suknam - dong , Orklyun - dong이라 표기하고 외국인이 [독립문 , 신라 , 강릉 , 문래동 ,
학문리 , 석남동 , 옥련동 ]이라고 발음한다면 발음이 한국인처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
이를 듣는 한국인이 다른 지명이나 이름으로 혼동할 리는 없다 . 오히려 기존의 표기

법처럼 음절단위를 벗어난 전사법을 택할 경우에는 국어로의 환언성에 문제가 발생

한다 (자세한 논의는 양병선 (2002) 참조 ). 예를 들어 '옥련동 을 Ongnyen - dong '으로

표기하면 옥련동 인지 옹년동 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 이는 음절 이상의 단위

에서는 음성 및 음운변화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영자표기에서 국어로의 환원에 대

한 문제를 극소화함으로써 전사법과 전자법의 장점만을 취한 것이다 .
17) 영어의 경우에는 r/ l의 구별이 명확하나 국어의 경우는 하나로 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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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가능한 한 지양한다 (언어 주체성 및 언어 미학성).

7) 국어의 영자표기 시 가능한 한 철자 수가 적은 표기를 한다 (경제성).

4.3. 영어철자 및 발음 기준 모음 표기

4.3.1. 단모음

영어를 목표언어로 설정하여 로마자로 표기할 경우 한글과 영어의 음운체계

는 근본적으로 달라 완벽한 1대1 대응은 불가능하다 (안호삼 , 1957; 신경구 ,

1989; 도형수 , 1992). 따라서 국어의 단모음을 영자로 표기 시에는 i) 양국 언어

의 음가가 동일한 것은 등가성을 확보하여 표기하고 (예 : [e], [æ ], [i],

[ / :(r )]), ii) 음가가 동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근접음을 수용하고

(예 : [o/ ], [u/ u :], [i/ i :]18), iii) 근접음이 없는 경우에는 (예 : , ) 1

대1 대응을 통한 규율을 정하여 표기하되 (김복문 , 1996a), 기존의 표기법 중 일

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표기를 선택하여 표기한다 . 또한 개음절과 폐음절 , 그

리고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을 각각 달리 구별하여19) 다음과 같이 표기한

다 .

반면 , 국어의 경우는 폐쇄음의 경우 , , , , , , , , 의 구별이

명확하나 영어의 경우는 그렇치 못하다 . 이러한 경우에는 국어의 음운체계에 따라

구별하여 표기하거나 (g/ k/ kk, d/ t/ tt , b/ p/ pp), 하나로 표기한다 ' ' (l). 하지만 김/ 킴 ,
길/ 킬 , 박/ 팍의 경우에는 킴 , 킬 , 팍 등 국어의 고유인명 , 지명 등에 사용되지 않는

음절의 경우에는 의미상의 혼돈이 없기 때문에 kim , kil, park '으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이유는 그간 수 차례에 걸친 로마자표기법의 개정

으로 하여 다양한 표기법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의도이다 .
18) 중세영어에서는 현재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처럼 장모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모음위에 짧은 줄 (m acron)을 사용하였다가 후에 특수문자를 사용치 않기 위해 같

은 모음을 두 번 사용함으로써 장모음을 표시하였다 . 장 , 단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현대국어의 특징과 a, e, o 가 , , 에 사용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와

의 경우 개음절에서 - aa, - ee 로 표기하며 는 어느 경우든지 oo 로 표기한다 .
19) 모음을 개음절 , 폐음절 , 모음으로 구별하여 표기하는 것은 표에서처럼 영어의

경우 개음절과 폐음절이 달리 표기된다는 특징을 고려한 것이며 모음만 있는 경우

는 §4.2의 6항의 원칙에 따라 언어미학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외자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성명의 경우에는 외자를 사용하는 성씨가 없으며 (김세중 , 2001) 이는

기존의 정부안 (문화관광부 (2000) 포함 )이 일반인의 성씨에 적합치 않아 성씨표기 로

마자표기 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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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경우 개음절은 - aa를 원칙으로 하나 기존의 표기가 - a로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 a로 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20)

(예 : 가 g aa (원칙 )/ g a (허용 ))
2) 와 의 표기 시 , 영어의 경우에 - ng [ ] 앞에는 [r ]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받침이 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 aa, - o '로 표기하며 단 혼란

이 야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 aa는 - a로 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 (예 : 양

yaang (원칙 )/ yang (허용 ))
3) 한글의 모음은 개음절과 종성이 비음인 경우에 장음으로 나타난다 (이승환 외 ,

1998) . 따라서 받침이 '인 안 은 ahn, 온 은 ohn으로 표기하며 의 경우

도 개음절의 경우에는 oh로 표기한다 . 폐음절의 경우에는 or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성원칙에 따라 의미의 혼란이 없는 경우에는 r은 생략을

허용한다21).
4) 이 와 유 는 원칙적으로 yee, yoo 로 표기하여야 하나 성씨의 경우 두음법칙

을 따르지 않는 성씨는 리 , 류 로 발음되므로 lee, lyoo 로 표기한다

5) 의 경우, 개음절인 경우 - eh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22) 의미의 혼란이

없는 경우에는 - h를 생략하는 것을 허용한다 .

4.3.2.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한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모음에 반모음인 y , w 를 조합하

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20) bar[ba:r], car[ka:r], far[fa:r], gar[ga:r], jar[ a:r], mar[ma:r], par[pa:r], tar[ta:r],
var[va:r]에서처럼 폐음절과 마찬가지로 개음절의 경우 를 - ar 로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의 표기가 - a 로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개음절에서는 - aa로 표기한다 . 하지만 - a로 끝

나는 개음절의 경우는 항상 a 가 / æ/ 로 발음되는 폐음절과는 달리 / a :/ 로 발음되

므로 (예 : ca [ka:], da [da:], fa [fa :], ha [ha:], la [la :], m a [m a:], pa [pa:], t a [t a :],
va [va:]) 경제성원칙에 입각하여 의미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는 a 도 허용한다 .

21)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 , 미국영어의 경우 o가 [a]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 : bob, bod, bog , bop, dog , doll, don, dot , g ob, god, g ot , hog, hop, hot, job ,
John, lob , log , long, lop, lot , m ob, m od, m om , nob, nod, nog, not , od, on, op. pod,
pol, pom, pop, sob, s od, sol, sop, tod, tog , T om , top, tot ), 달리 발음되는 경우도

많다 (예 : do [du:/ dou], hon [h n], m onk [m k], month [m n ], to [tu :]). 따라서

오 를 o 로 표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 하지만 영국영어에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경제성원칙에 의해 폐음절의 경우에는 o 도 허용토록 한다 . 하지만

do, to, nor , or 등의 발음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오 의 표기는 oh 로 한다 .

22) 이는 영어의 경우 re[ri:/ rei], be[bi:], he[hi:], me[mi:], she[ i:], we[w i:], ye[ji:]
처럼 - e로 끝나는 경우 - e음은 폐음절과는 달리 [i:]로 발음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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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개음절 폐음절 모음 영의 예

y a (a ) y ar y ah yard, yarn, shark, sharp, yah [ja:]

yur yu y uh shuck, shun, shut , yuck , yum

y o y o y o yo[jou], yob, yock, York, (shock, shop, shot )

y oo y oo y oo

y ae y a y ae y ak , y am , yang , yap (shad, shag , sham )

y e (h ) y e y eh y ell, y elp , y en , y es , y et , sh ed

ui u i u i

w a (a ) w aa w aa

w oh w o(r ) w oh w or d , w orm , w ork , w orn , w og , w on , w op,

w ae w a w ae sw ag , sw am , sw ang , w ag , w ax ,

w e (h ) w e w eh w eb, w ed, w ell, w en, w et , sw ell

w ee w i w ee
w ee, w ig , w ill, w in g , w in k , w it , sw ig ,
sw ill, sw in , sw ing , tw ig , tw ill, tw in , tw it

1) 의 경우 개음절의 경우 y aa 를 원칙으로 하나 의미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

는 y a 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며 , 폐음절의 경우 받침이 으로 끝나는 경

우도 ya (a) 로 표기토록 한다23).
2) 가 로 소리나는 경우 의미의 혼동이 없으면 ee/ i 로 적는다 .(예 : 희 hee)
3) 의 표기는 개음절의 경우 w eh 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의 혼

란이 없는 경우 w e 도 허용한다24) .
4) 음절어두가 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단모음 와 이중모음/y/ 앞에서 구개음

화현상이 나타나므로 와 이중모음 앞에서는 sh로 표기하며 (§4.4 참조 ), 이때

sh- 뒤에서는 y, w를 생략한다25) . (예 : 샤 는 sha(a) , 쇼 는 sho 로 표기함 ).

4.4. 영어철자 및 발음 기준 자음 표기

한글의 표준어의 자음은

23) 이는 단모음 에서 지적하였듯이 영어의 경우 - ng [ ] 앞에는 [r ]이 나타나

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음절의 받침이 인 경우에 한해 - aa로 표기토록 하

고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 a로 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 .
24) 이는 웨 를 w e 로 표기할 경우 [w i(:)]로 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25) 즉 시 , 신 , 심 등은 shi, shin , shim 으로 표기한다 .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

는 영어의 shift , shil, shim , shin , ship, shit , shimp 를 한국인은 시 로 표기하며

shark, sharp 는 샤 로 , shuck, shun, shut 은 셔 로 , shock, shop, shot shorn , short
은 쇼 로 , shack, shad, shaft , shag, sham 은 섀 로 , shoe 는 슈 로 , shell, shelf 은

셰 로 표기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 따라서 이중모음의 경우 sh로 시작되는 표기

의 경우는 y나 w를 표기하지 않는다 . 단 쉬 의 경우는 시 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w를 생략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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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9개이며 받침에 쓰이는 자음은 ㄳ ㄵ ㄶ ㄺ ㄻㄼ

ㄽ ㄾ ㄿ ㅀ ㅄ 의 27자로 이루어져 있다 .

하지만 한글의 받침소리로 발음되는 자음은 , , , , , , 의 7개이

고, 이들 이외의 받침은 중화되어 이들 중의 하나로 발음된다 (이희승 외,

1994). 따라서 초성에 쓰이는 19개의 자음은 구별할 필요가 있으나 받침의 경우

에는 7개의 자음만 구별하여 표기한다26). 폐쇄음과 파찰음의 경우에 영어사용

자 외국인의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에 대한 인식보다는 한국인의 인식을 따

라27)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한글 음절초 음절말 (받침 )

파열

, , g/ k kk , k k , k , k
, , d , t t , t t , t , t
, , b , pp , p p , p , p

파찰 , , j , jj , ch t , t , t
마찰 , , s/ sh , s s , h t , t , t
비음 , , m , n , ø m , n , n g
유음 l l

받침

, , , , , , , k, t , p
, , , , , k, n , l, p

, , k, m , p

1) 음절초에서 은 g 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음인 / g/ 가 전설모음

/ i/ 앞에서 경구개음화 되는 현상28)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음 앞과 이중모

음 앞의 은 k 로 표기토록 한다29). (예 : 김 Kim, 길 Kil, 경 Kyung, 광

26) 겹받침 , , , , , 은 어말과 자음 앞에서 각각 [ , , , ]으로

발음되며, , , 은 각각 [ , , ]으로 발음된다 (이희승 외, 1994). 하지만 다음

음절의 첫소리에 따라 달리 발음되나 본 논문은 음절단위를 벗어난 음운현상은 고려치

않는다 .
27) 폐쇄음과 마찰음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이 별개의 음소로 구별되는 영어 사용

자의 경우는 국어의 폐쇄음과 마찰음인 , , , 의 경우 어두에서는 무성음으

로 발음되고 유성음 사이에서는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뚜렷이 구분하여 인식

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경우에는 유/ 무성음이 변이음인 관계로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유성음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
28) 이러한 영어의 예는 gill, g in , g inger 의 예가 있다 .
29) 양병선 (2000b )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성명에서 사용되는 음절중에서 / ,

/ , / 의 경우는 구별된 음절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 의 구별된 음절은

쾌 의 경우 하나뿐이다 . 또한 국어의 행정구역 , 지명등에 사용된 음절의 경우에도

의 경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그리고 영어의 경우 gy - 뒤에는 항상 자음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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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a)ng ).
2) 음절초에서 은 s 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모음 와 이중모음

/ y/ 앞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므로 모음 와 이중모음 앞에서 은

sh 로 표기한다30). (예: 시 , 신 , 심 은 shi, shin , shim )

5 . 결론

본고는 일반인용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언어간 번역임을 강조하고 시

대적인 제 상황을 고려하여 목표언어를 영어로 삼아야 하며 (한)국어의 영자

표기법 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영어알파벳으로

바꾸는 1음운 1기호를 원칙으로 하는 기존의 로마자표기법과는 달리 음절박자

언어인 한국어의 특징을 살려 1음절 1표기를 하는 국어의 음절단위 영자표기

법을 제안하였다 . 이 표기법을 근거로 하여 인명 , 회사명 , 대학명 , 은행 , 신문

사명 , 기관명 , 행정구역명 , 자연지명 , 교통관련지명 등 일반인용 로마자 표기법

에 필요한 947음절 영자표기법을 부록4에 제시하였다31).

m, n, p, r , t , v 만 뒤따르지 국어의 이중모음처럼 모음이 뒤따르지 않는다 . 따라서

/ 의 경우에는 단모음 와 이중모음 앞에서 k로 표기해도 의미상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 이는 문교부 (1984)안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서 성씨표기에서 김 (kim ),
경 (kyung ), 계 (kye), 곽 (kw ak ), 권 (kw on ) 등으로 굳어진 것을 고려한 것이다 (김세중 ,

2001).
30)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sh로 표기되는 경구개 치경 마찰음 / / 는 국어의 음소에는

없는 소리이다. 하지만 영어의 / / 소리는 국어의 / s/ (즉 ) 이 구개음화 될 때 나는 변

이음이다. 이러한 국어의 현상은 이 단모음 와 이중모음 앞에서 일반적으로 나타

나는 현상이다 . 이러한 국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은 s/ sh로 표기하도록 하며, 단모음

와 이중모음 앞에서는 sh 로 표기한다 .
31) 익명의 심사위원이 지적하였듯이 §4에서 제시한 본 표기법은 상당히 복잡한

표기법인 듯 하다 . 하지만 , 본 표기법은 로마자표기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원칙으로 제시된 것 일뿐 일반인들은 이러한 표기의 원칙을 이해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즉 일반인들은 부록4에 제시한 일반인용 947음절 영자표기법에 따라 글자를

그대로 표기하면 간단하기 그지없는 표기법이다 . 한글의 복잡한 음운현상에 대한 지

식이 없어도 한글 글자만 아는 사람이면 영자표기를 쉽게 할 수 있다 . 일반인용 로

마자표기법은 언어학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간편한 것이어

야 하며 복잡한 원칙을 만들고 이해하는 것은 전문가인 언어학자의 몫일 것이다 .
본 표기법의 간편성은 문화관광부 (2000)에서 발행한 417쪽 짜리 로마자표기 용례

사전 과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본 표기법은 부록4에 제시한 것처럼 2쪽이면

일반인이 쉽게 영자표기를 할 수 있다 . 하지만 문화관광부 (2000)를 포함한 기존의

표기법은 음절사이의 복잡한 음운현상을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 삼천

리 - > [삼철리]/ [삼천니 ]/ [삼천리]) 모든 단어와 지명 등의 표기를 일일이 나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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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함으로

서 결론에 가름한다 .

1) 인명 , 회사명 , 대학명 , 은행 , 신문사명 , 기관명 , 행정구역명 , 자연지명 ,

교통관련지명 등 일반인용 로마자 표기법은 < (한 )국어의 영자표기법> 이어

야 하며 영어 알파벳 26자를 이용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2) < (한 )국어의 영자표기법> 은 국어의 글자가 음절단위로 이루어져 있

음을 인식하고 자음과 모음을 로마자로 1대1로 대응하여 표기하는 기존의

표기법대신 1음절어 중심의 영어 발음과 철자를 기준으로 하는 음절단위의

표기를 한다 .

3 ) 부록 4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반인용 영자표기 음절표 (947자 )를 , 기초

한자 1,800자처럼 만들어 전 국민에게 보급하고 , 특히 초등학교 영어교실에

서 교육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인명을 포함한 영자표기를 제대로 하도록 한

다 . 특히 각 시 , 도청 여권계 , 신용 카드 발급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개

정안에 따라 영문이름을 표기토록 법제화하며 주민등록증에 성명표기를 영

자로 표기함으로써 로마자 표기법의 통일화를 기한다 .

4 ) 현재 IS O에서는 한글의 코드를 11,172개를 할당해 놓은 상태이다 (홍

윤표 1995 참조 ). 따라서 한국어를 로마자로 기계 번역하는 경우에도 기존

의 한글 자음과 모음를 로마자로 번역하는 것 대신에 11,172개 음절별 기

계번역을 하도록 한다 .

5 ) 마지막으로 언어간 음자번역은 완벽한 1대 1 대응은 불가능하다 . 따

라서 일반인용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도 순수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음

운의 1대 1 대응의 완벽성보다는 사회언어학적인 요인을 근거로 하는 근접

성과 편리성이 로마자 표기법의 통일성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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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 로 마 자 사 용 언 어 (총 6 4 개 언 어 )

서유럽 : 영어 , 라틴어 , 이탈리아어 , 아에트로망어 , 독일어 , 팔로아이시어 , 웬

드어 , 프리스어 , 웨일즈어 , 아일랜드어 , 아이슬랜드어 , 브레튼어 , 프랑

스어 , 카탈로니아어 , 바스크어 , 스페인어 , 포르투칼어 , 덴마크어 , 노르

웨이어 , 스웨덴어 , 핀란드어

동유럽 : 폴란드어 , 리투아니아어 , 에스토니아어 , 체코어 , 슬로바키어 , 슬로베

누어 , 세르보 크로아트어 , 알바니아어 , 루마니아어

아시아 : 터키어 , 크루드어 , 이어 , 미야요 (묘 )어 , 리스어 , 부이어 , 베트남어 ,
타갈로그어 , 말레이어 , 쟈바어 , 마두라어

아프리카 : 에베어 , 프루베어 , 하우저어 , 모시어 , 만딩고어 , 스와힐리어 , 워로

프어 , 요르바어 , 줄루어

오세아니아 : 피지어 , 사모아어 , 워리오어

아메리카 : 영어 , 쵸크타우어 , 쿠라어 , 델라웨어어 , 이누이트어 , 구아라니어 ,
나바호어 , 오지브에어 , 세네카어 , 시오크스어

기타 : 에스페란토어

부 록 2 : 영 어 가 사 용 되 는 국 가 수 및 이 름 (총 10 4개 국 가 )

본 자료는 Ethnologue (14th edition ; 2000): Vol. 1 Language of the W orld, ed.
by Barbara F . Grimes (2000)에서 추출한 자료임

United Kingdom; American Samoa, Andorra, Anguilla, Antigua and Barbuda,
Aruba, Australia, Bahamas, Barbados, Belize, Bermuda, Botsw ana, British
Indian Ocean T erritory , British Virgin Islands , Brunei, Cameroon, Canada,
Cayman Islands , Cook Islands, Denmark, Dominica, Ecuador, Eritrea, Ethiopia,
Falkland Islands , Fiji, F inland, Gambia, Germany, Ghana, Gibraltar , Greece,
Grenada, Guam, Guyana, Honduras , India, Ireland, Israel, Italy, Jamaica, Japan,
Kenya, Kiribati, Korea, South , Lebanon, Lesotho, Liberia, Malawi, Malaysia
(Peninsular ), Malta, Marshall Islands , Mauritius , Mexico, Micronesia, Midw ay
Islands, Montserrat , Namibia, Nauru , Netherlands Antilles ,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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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eria, Niue, Norfolk Island, Northern Mariana Islands, Norw ay, Pakistan,
Palau,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 Pitcairn, Puerto Rico, Rw anda, Saudi
Arabia,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olomon Islands , Somalia, South
Africa, Sri Lanka, St . Helena, St . Kitts - Nevis , St . Lucia, St . Pierre and
Miquelon, St .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Swaziland, Switzerland,
T anzania, T okelau , T ong a, T rinidad and T obago, T urks and Caicos Islands ,
U.S . Virgin Islands , Uganda, UAE, USA, Vanuatu, Venezuela, W ake Island,
Western Samoa, Zambia, Zimbabwe

부 록 3 : 사 용 자 수 에 의 한 30대 언 어 (2000년 기 준 )

본 자료는 Ethn ologue (14th edit ion ; 2000): Vol. 1 Lang uag e of the W orld, ed .
by Barb ar a F . Grim es (2000)에서 추출한 자료임

순위 언어명 주요국가 사용인구 (모국어/ 제2국어포함 ) 사용국가 수

1 CHINE SE , MANDARIN Chin a 874,000,000/ 1,052,000,000 15
2 ENGLISH Unit ed King dom 341,000,000/ 508,000,000 104
3 HINDI India 366,000,000/ 487,000,000 16
4 SPANISH Spain 322,200,~358,000,000/417,000,000 43
5 BENGALI Bangladesh 207,000,000/ 211,000,000 8
6 P ORT UGUESE Portug al 176,000,000/ 191,000,000 33
7 RUSSIAN Rus sia 167,000,000/ 277,000,000 30
8 JAPANE SE Japan 125,000,000/ 126,000,000 26
9 GERMAN, STANDARD Germany 100,000,000/ 128,000,000 40
10 F RENCH Fr ance 77,000,000/ 128,000,000 53
11 KOREAN Kor ea , S outh 78,000,000 31
12 CHINE SE , W U China 77,175,000
13 JAVANESE Indonesia , J av a , Bali 75,500,800 3
14 VIET NAME SE Viet Nam 68,000,000 19
15 T ELUGU India 69,666,,000/ 75 ,000,000 6
16 CHINE SE , YUE China 66,000,000
17 MARAT HI India 68,022,,000/ 71,000,000 2
18 T AMIL India 66,000,000/ 74,000,000 14
19 T URKISH T urkey 61,000,000 35
20 URDU Pakis tan 60,290,000/ 104,000,000 20
21 CHINE SE , MIN NAN China 45,000,000 8
22 CHINE SE , JINYU China 45,000,000
23 GUJARAT I India 46,100,000 17
24 P OLISH Polan d 44,000,000 20
25 ARABIC, EGYPT IAN SP OKEN Egypt 46,306,0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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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UKRAINIAN Ukraine 47,000,000 25
27 IT ALIAN Italy 62,000,000 29
28 CHINE SE , XIANG China 36,015,000
29 MALAYALAM India 35,706,000 8
30 CHINE SE , HA KKA China 33,000,000
31 KANNADA India 35,346,000/ 44,000,000
32 ORIYA India 32,000,000 6
33 PANJABI, W E ST ERN P akis t an 30,000,000

부 록 4 : 음 절 단 위 국 어 의 영 자 표 기 법 : 인명 , 회사명 , 대학명 , 은행 , 신문사
등 기관명 , 행정구역명 , 자연지명 , 교통관련지명 용 (총 947 음절 )
(자료 추출 : 인명: 양병선(2000b ), 고유명사. 일반명사 : 김흥규 외 (1997, 2000),
행정구역명/ 자연지명/ 교통관련지명 :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2000), 기업/ 대
학명/ 은행명/ 신문사명 : 국립국어연구원 (1996))

가 ga(a) 각 gark 간 garn 갈 garl 감 garm 갑 garp 갓 gart 강 gaang 갖 gart 개 gae
객 gak 갠 gan 갯 gat 갱 gang 거 gur 걱 guk 건 gun 걸 gul 검 gum 겁 gup
것 gut 겉 gut 게 ge(h) 겨 kyur 격 kyuk 견 kyun 결 kyul 겸 kyum 겹 kyup 경 kyung
곁 kyut 계 kye(h) 곗 kyet 고 go(h) 곡 gork 곤 gorn 골 gorl 곰 gorm 곱 gorp 곳 gort
공 gong 곶 go(r)t 과 kwa(a)곽 kwaak 관 kwaan 괄 kwaal 광 kwaang괘 kwae 괭 kwang 괴 koe
굉 koeng 교 kyo 구 goo 국 gook 군 goon 굳 goot 굴 gool 굼 goom 굽 goop 굿 goot
궁 goong 궉 kwork 권 kwo(r)n궐 kworl 궤 kwe(h) 귀 kwee 귄 kwin 귓 kwit 규 kyoo 균 kyoon
귤 kyool 그 geu 극 geuk 근 geun 글 geul 금 geum 급 geup 긍 geung 기 kee 긴 kin
길 kil 김 kim 깃 kit 깊 kip 까 kka(a) 깍 kkark 깎 kkark 깔 kkarl 깜 kkarm 깡 kkaang
깨 kkae 깽 kkang 꺼 kkur 꺽 kkuk 껌 kkum 껍 kkup 껑 kkung 께 kke(h) 꼬 kko(h) 꼭 kkork
꼴 kkorl 꼼 kkorm 꼽 kkorp 꽁 kkong 꽃 kkort 꽈 kkwaa 꽝 kkwaang꽹 kkwang꾀 kkoe 꾸 kkoo
꾹 kkook 꾼 kkoon 꿀 kkool 꿈 kkoom 꿉 kkoop 꿍 kkoong꿩 kkwong뀌 kkwee끄 kkeu 끈 kkeun
끌 kkeul 끔 kkuem 끝 kkeut 끼 kkee 끽 kkik 낌 kkim 나 na(a) 낙 nark 난 narn 낟 nart
날 narl 남 narm 납 narp 낫 nart 낭 naang 낮 nart 낯 nart 낱 nart 내 nae 냄 nam
냇 nat 냉 nang 냥 nyaang너 nur 넋 nuk 넌 nun 널 nul 넓 nul 넘 num 넝 nung
네 ne(h) 넥 nek 넷 net 녀 nyur 년 nyun 념 nyum 녕 nyung 노 noh 녹 nork 논 norn
놀 norl 놈 norm 놋 nort 농 nong 높 norp 뇌 noe 뇨 nyo(h) 뇽 nyong 누 noo 눅 nook
눈 noon 눌 nool 뉴 nyoo 늄 nyoom 늉 nyoong느 neu 늑 neuk 는 neun 늘 neul 늙 neuk
늠 neum 능 neung 늦 neut 늪 neup 늬 nui 니 nee 닉 nik 닌 nin 닐 nil 님 nim
닛 nit 닝 ning 다 da(a) 닥 dark 닦 dark 단 darn 닫 dart 달 darl 닭 dark 담 darm
답 darp 닷 dart 당 daang 대 dae 댁 dak 댐 dam 댓 dat 댕 dang 더 dur 덕 duk
던 dun 덜 dul 덤 dum 덧 dut 덩 dung 덮 dup 데 de(h) 덴 den 뎅 deng 도 doh
독 dork 돈 dorn 돋 dort 돌 dorl 돔 dorm 돗 dort 동 dong 되 doe 된 doen 두 doo
둑 dook 둔 doon 둘 dool 둠 doom 둥 doong 뒤 dwee 뒷 dwit 드 deu 득 deuk 든 deun
들 deul 듬 deum 듭 deup 등 deung 디 dee 딘 din 딜 dil 딤 dim 딧 dit 딩 ding
따 ttaa 딱 ttark 딴 ttarn 딸 ttarl 땀 ttarm 땅 ttaang 때 ttae 땡 ttang 떠 ttur 떡 ttuk
떨 ttul 떼 tte(h) 또 ttoh 똑 ttork 똘 ttorl 똥 ttong 뚜 ttoo 뚝 ttook 뚱 ttoong 뛰 ttwee
뜀 ttwim 뜨 tteu 뜬 tteun 뜰 tteul 뜸 tteum 뜻 tteut 띠 ttee 라 la(a) 락 lark 란 larn
랄 larl 람 larm 랍 larp 랏 lart 랑 laang 래 lae 랜 lan 램 lam 랩 lap 랫 lat
랭 lang 략 lyark 량 lyaang 러 lur 럭 luk 런 lun 럴 lul 럼 lum 럽 lup 럿 lut
렁 lung 레 le(h) 렉 lek 렌 len 렐 lel 렘 lem 렙 lep 렛 let 렝 leng 려 lyur
력 lyuk 련 lyun 렬 lyul 렴 lyum 렵 lyup 령 lyung 례 lye(h) 로 lo(h) 록 lork 론 lorn
롤 lorl 롬 lorm 롯 lort 롱 long 뢰 loe 료 lyo 룡 lyong 루 loo 룩 look 룰 lool
룸 loom 룽 loong 류 lyoo 륙 lyook 륜 lyoon 률 lyool 륭 lyoong 르 leu 륵 leuk 른 leun
를 leul 름 leum 릅 leup 릇 leut 릉 leung 리 lee 릭 lik 린 lin 릴 lil 림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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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lip 릿 lit 링 ling 마 ma(a) 막 mark 만 marn 말 marl 맑 mark 맘 marm 맛 mart
망 maang 맞 mart 매 mae 맥 mak 맨 man 맴 mam 맹 mang 머 mur 먹 muk 먼 mun
멀 mul 멈 mum 멋 mut 멍 mung 메 meh 멕 mek 멘 men 멜 mel 멧 met 며 myur
멱 myuk 면 myun 멸 myul 명 myung 몇 myut 모 mo(h) 목 mork 몬 morn 몰 morl 몸 morm
못 mort 몽 mong 뫼 moe 묘 myo 무 moo 묵 mook 문 moon 물 mool 뭇 moot 뭉 moong
뭐 mwo(h)뭔 mworn므 meu 믄 meun 믈 meul 믐 meum 미 mee 민 min 믿 mit 밀 mil
밍 ming 및 mit 밑 mit 바 ba(a) 박 bark 반 barn 받 bart 발 barl 밤 barm 밥 barb
방 baang 밭 bart 배 bae 백 bak 밴 ban 뱀 bam 뱃 bat 뱅 bang 버 bur 벅 buk
번 bun 벌 bul 범 bum 법 bup 벙 bung 벚 but 베 beh 벼 byur 벽 byuk 변 byun
별 byul 볍 byup 병 byung 보 bo(h) 복 bork 볶 bork 본 born 볼 borl 봄 borm 봉 bong
봐 bwa(a) 봤 bwart 부 boo 북 book 분 boon 불 bool 붓 boot 붕 boong 브 beu 블 beul
비 bee 빅 bik 빈 bin 빌 bil 빔 bim 빗 bit 빙 bing 빛 bit 빠 ppa(a) 빡 ppark
빤 pparn 빨 pparl 빵 ppaang 빼 ppae 뺨 ppyarm뻐 ppur 뻔 ppun 뼈 ppyur 뽀 ppo(h) 뽐 pporm
뽑 pporp 뽕 ppong 뿌 ppoo 뿔 ppool 삐 ppee 사 sa(a) 삭 sark 산 sarn 살 sarl 삼 sarm
삶 sarm 삽 sarp 삿 sart 상 saang 샅 sart 새 sae 색 sak 샌 san 샘 sam 샛 sat
생 sang 서 sur 석 suk 선 sun 설 sul 섬 sum 섭 sup 섯 sut 성 sung 세 se(h)
셈 sem 셋 set 셨 shut 소 so(h) 속 sork 손 sorn 솔 sorl 솟 sort 송 song 쇄 shae
쇠 soe 수 soo 숙 sook 순 soon 술 sool 숫 soot 숭 soong 숯 soot 숲 soop 쉬 shee
쉼 shwim 스 seu 슥 seuk 슨 seun 슬 seul 습 seup 승 seung 시 see 식 sik 신 shin
실 shil 심 shim 십 ship 싱 shing 싸 ssa(a) 싹 ssark 싼 ssarn 쌀 ssarl 쌈 ssarm 쌍 ssaang
쌕 ssak 쌩 ssang 썰 ssul 쏘 sso(h) 쑤 ssoo 쑥 ssook 쓰 sseu 쓴 sseun 쓸 sseul 씀 sseum
씨 ssee 씩 ssik 씬 ssin 씻 ssit 아 ah 악 ark 안 ahn 앉 arn 알 arl 암 arm
압 arp 앗 art 앙 aang 앞 arp 애 ae 액 ak 앰 am 앵 ang 야 yah 약 yark
얀 yarn 얄 yarl 양 yaang 얘 yae 어 uh 억 uk 언 un 얼 ul 엄 um 업 up
었 ut 엉 ung 에 e(h) 엔 en 엘 el 여 yuh 역 yuk 연 yun 열 yul 염 yum
엽 yup 엿 yut 영 yung 옆 yup 예 ye(h) 옛 yet 오 oh 옥 ork 온 ohn 올 orl
옮 orm 옴 orm 옷 ort 옹 ong 와 wa(a) 완 waan 왕 waang 왜 wae 외 oe 요 yo
욕 yok 용 yong 우 woo 욱 wook 운 woon 울 wool 움 woom 웃 woot 웅 woong 워 woh
원 worn 월 worl 위 wee 윗 wit 유 yoo 육 yook 윤 yoon 율 yool 융 yoong 윷 yoot
으 eu 은 eun 을 eul 음 eum 읍 eup 응 eung 의 ui 이 yee 익 ik 인 in
일 il 임 im 입 ip 잇 it 잉 ing 잎 ip 자 ja(a) 작 jark 잔 jarn 잘 jarl
잠 jarm 잡 jarp 잣 jart 장 jaang 재 jae 잿 jat 쟁 jang 저 jur 적 juk 전 jun
절 jul 점 jum 접 jup 젓 jut 정 jung 젖 jut 제 je(h) 젬 jem 조 jo(h) 족 jork
존 jorn 졸 jorl 좀 jorm 좁 jorp 종 jong 좋 jort 좌 jwa 죄 joe 주 joo 죽 jook
준 joon 줄 jool 줌 joom 줍 joop 중 joong 쥐 jwee 즈 jeu 즉 jeuk 즐 jeul 즘 jeum
즙 jeup 증 jeung 지 jee 직 jik 진 jin 질 jil 짐 jim 집 jip 짓 jit 징 jing
짚 jip 짜 jja(a) 짝 jjark 짠 jjarn 짬 jjarm 짱 jjaang 째 jjae 쩌 jjur 쩍 jjuk 쩔 jjul
쪼 jjo(h) 쪽 jjork 쫄 jjorl 쫑 jjong 쭈 jjoo 쭉 jjook 쯤 jjeum 찌 jjee 찍 jjik 찔 jjil
찜 jjim 차 cha(a) 착 chark 찬 charn 찰 charl 참 charm 찹 charp 찻 chart 창 chaang 채 chae
책 chak 챙 chang 처 chur 척 chuk 천 chun 철 chul 첨 chum 첩 chup 첫 chut 청 chung
체 che(h) 쳐 chur 초 cho(h) 촉 chork 촌 chorn 촛 chort 총 chong 최 choe 추 choo 축 chook
춘 choon 출 chool 춤 choom 충 choong취 chwee 츠 cheu 측 cheuk 층 cheung치 chee 칙 chik
친 chin 칠 chil 칡 chik 침 chim 칩 chip 칫 chit 칭 ching 카 ka(a) 칸 karn 칼 karl
캄 karm 캐 kae 커 kur 컴 kum 켜 kyur 코 ko(h) 콜 korl 콧 kort 콩 kong 쾌 kwae
쿠 koo 쿨 kool 쿰 koom 쿵 koong 퀴 kwee 크 keu 큰 keun 클 keul 큼 keum 키 kee
타 ta(a) 탁 tark 탄 tarn 탈 tarl 탐 tarm 탑 tarp 탕 taang 태 tae 택 tak 탱 tang
터 tur 턱 tuk 턴 tun 털 tul 텃 tut 텅 tung 테 te(h) 토 to(h) 톤 torn 톨 torl
톱 torp 통 tong 퇴 toe 투 too 퉁 toong 튀 twee 트 teu 특 teuk 튼 teun 틀 teul
틈 teum 티 tee 틱 tik 틴 tin 틸 til 팀 tim 팅 ting 파 pa(a) 판 parn 팔 parl
팡 paang 팥 part 패 pae 팽 pang 퍼 pur 퍽 puk 펀 pun 펄 pul 펑 pung 페 pe(h)
편 pyun 평 pyung 폐 pye(h) 포 po(h) 폭 pork 폰 porn 폴 porl 폼 porm 퐁 pong 표 pyo
푸 poo 푹 pook 푼 poon 풀 pool 품 poom 풋 poot 풍 poong 프 peu 픈 peun 플 peul
픔 peum 피 pee 픽 pik 핀 pin 필 pil 핍 pip 하 ha(a) 학 hark 한 harn 할 harl
함 harm 합 harp 핫 hart 항 haang 해 hae 핵 hak 햅 hap 행 hang 햇 hat 향 hyaang
허 hur 헌 hun 헐 hul 험 hum 헛 hut 헤 heh 혀 hyur 혁 hyuk 현 hyun 혈 hyul
혐 hyum 협 hyup 형 hyung 혜 hye 호 ho(h) 혹 hork 혼 horn 홀 horl 홉 horp 홍 hong
화 hwa(a) 확 hwaak 환 hwaan 활 hwaal 황 hwaang홰 hwae 횃 hwat 횅 hwang 회 hoe 획 ho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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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hoeng 효 hyo 후 hoo 훅 hook 훈 hoon 훌 hool 훤 hwon 훨 hwol 훼 hwe(h) 휘 hwee
휴 hyoo 휼 hyool 흉 hyoong흐 heu 흑 heuk 흔 heun 흘 heul 흙 heuk 흠 heum 흡 heup
흥 heung 희 hee 흰 huin/hin히 hee 힌 hin 힐 hil 힘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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