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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time adverbs in Korean and Chinese

LV B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ster of Ar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of the time adverbs in Korean and

Chinese.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 adverbs that was

selec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help Chinese learners under-

stand the meaning of time adverbs and correctly grasp the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of the adverbs. Provide the helpfulness for

Chinese learners.

Firstly, the paper presented the purpose and the necessity. It also

showed the research object and research method. Moreover, we have

searched and discussed the education content structure of education an-

gle and the content of time adverbs in Korean textbooks.

Second, the paper present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classified

the concept and types of time adverbs in Korean and Chinese, and ex-

plained the comparison of time adverbs in Korean and Chinese.

Thirdly, we extracted the time adverbs that appeared together in

four Korean textbooks and did a comparative analysis with International

standard mode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n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and 민현식(1999)'s classification criteria, ‘지금/이제’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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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방금’ are selected as the synonym of this paper. At last, through

the definition of the dictionary and the previous researches, analyzed

and concluded the mean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verbs ‘지금/

이제’- ‘在/正在’ and ‘아까/방금’-‘刚刚/刚才/才/刚’ in Korean and Chinese.

Finally, after conclusion the time adverbs that was selected

through the definition of the dictionary and the previous researches,

supposed that it will be more effective and easier for Chinese and

Korean learners who learning time adverbs. people who haven't spoken

to Chinese think the Chinese language is exactly the same as Korean,

they could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Chinese language in it's

characteristics. So the research materials on these are needed. Based on

the conclusion, this paper hopes to have a positive effect in theory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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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언어에 따라 시간 표현은 다르다. 중국어는 고립어인데 반하여 한국어

는 교착어이다. 양국 언어는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며 차이점도 많다. 근년

에 한중 양국은 문화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이

점점 늘어나며,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양국 간의 언어는 서로 다르므로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이나 한국어를 배

우는 중국인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때 뭐가 어렵다고 물어보면 시제나 조사, 동

사, 형용사, 높임법 등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양국 언어는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며 차이점도 많기 때문이다.

그 중에 중국인 학습자 가장 흔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부사이다.

부사는 통사적으로 볼 때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문장에서 부사가 없으면 감정이나 뜻을 정확하게 표

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시간부사는 문장 속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사 중에서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

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시간부사는 문법이나 활용적인

측면에서 공통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이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인 학습

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중국어 시간부사의 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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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한국어 시간부사를 사용할 때 혼동을 일으켜 오류가 많이 발

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간부사는 일대일 대응되는 것

도 아니다. 한 언어 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유의어들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지만 사용 범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 “곧"과 “이따가"는 미래시간을 나

타내는 부사지만 중국어의 “马上” 하나의 단어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

立刻”，“马上”두개 이상의 단어로 대응 된다. 또한 “금방"과 “바로"도 중

국어의 “立刻” 하나의 단어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立刻”, “马上“, “ 就

要”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대응된다. 그리고 “지금"과 “이제"는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이지만 “现在”만의 단어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现在”，

“目前”， “如今”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대응되며 “즉시"와 “당장"도 마찬가

지로 “马上”만의 단어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随时, 立刻, 马上" 두 개

의상의 단어로 대응된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시간부

사를 사용할 때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

한편, 외국인 학습자는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모국어 화자와 의사소통

을 하는 것은 목적이다. 그런데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그 외국어의 문법 규칙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규칙을 한 문장에서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문장에서도 자신이 표현하

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한국어 시간 부사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규칙이 있다. 따라서 모국어 화자

는 문장과 상황에 맞게 유의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외국인 학습

자들은 외국어에 대해 직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의어의 의미 차이와

변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두껍다/두텁다',

‘서늘하다/시원하다', ‘뜻밖에/의외로'를 보면 한국인 학습자들이 이런 유의

어들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은 의미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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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르고 구별 방법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따라서 유의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차이와 변별방법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부사 유의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

기 위하여 한중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와 차이를 정리하여 중국인 학습자

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논문을 쓰기 시작

하였다. 또, 중국어와 한국어의 시간부사에 대한 비교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한국어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간부

사를 대조하여 양국 간 시간부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중국어의 시간부사

와 한국어의 시간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을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최근에 한중 양국 언어의 대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

며, 한중 두 언어의 피동문 대조, 사동문 대조, 그리고 형용사 대조, 어순

대조 등 있었는데 이같이 통사론적, 의미론적, 또 음운론적 측면에서 비교

적 연구가 많이 이루었지만 시간부사에 관한 구체적인 대조연구의 성과가

많지 않다.

한·중 시간부사에 대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주로 한중 시간부사

교육, 한중 시간부사 대조 등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한·중 시간부사 관한 논의는 최건(2002), 오옥매(2004), 刘巧云（2007)，

최경아(2007), 김춘화(2009), 웅문도(2011), 양단(2011), 곽풍(2012), 황혜려

(2012), 최옥춘(2013), 한학철(2013), 강춘영(2013), 고산(2013), 진희릉

(2015), 최경아(2007), 한학철(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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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화(2001)에서는 “빈도를 나타내는 유의 시간부사인 ‘때로-이따금-가

끔-간간 이’, ‘늘-항상-언제나’ 등을 대상으로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문을 바

탕으로 치환 검증법을 통해 의미 변별 정보를 밝히고 ‘격자틀’과 ‘정도비교

선’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崔健（2002）에서는 “시간부사어 ‘항상'과 ‘經常', ‘줄곧'과 ‘壹向, 壹直',

‘방금'과 ‘剛, 剛才'에 대한 대조연구와 ‘이미', ‘벌써'등이 중국어에서의 대

응 표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오옥매(2004)에서는 “공시적 시각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現在'의미를

대조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현재 시간의미의 문장에서의 기능, 위치를 고

찰하고 중국어와 한국어의 ‘現在'시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제시하고 중

국어와 한국어의 대응관계를 논의하였다.

刘巧云（2007）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시간부사 중 과거시간을 나

타내는 부사를 중심으로 한국어는 ‘아까, 방금, 금방, 이제'를 대상으로 위

치분포를 조사하고 공기관계의 제약 및 담화기능에 대해 대조연구"를 하였

다.

최경아(2007)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을 위해 현재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시간부사 유의어의 현황을 기관별, 단계별로 비교하여 유의

어 27 쌍을 선정하였으며 시간부사의 유의어군들의 변별적 자질을 분석하

여 유의어의 공통 의미 정리하고 의미 자질 분석, 문법적, 활용적 특징에

대한 비교 분석, 연어 관계 활용을 통한 지도 등으로 시간 부사 유의어 교

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춘화(2009)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의미를 대조 분석하여 의미, 결합기능, 통사기능 등 측면에서 같은 점과 다

른 점"을 제시하였다.

홍윤기(2009)에서는 “상부사를 지속상, 반복상, 순간상으로 분류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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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의 특성을 다루었다. 학습자들이 상부사의 상적 의미를 단계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타언어를 통해 학습자에게 상부사의 상적 의

미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최화정(2010)에서는 “출현 횟수, 의미, 시제 제약, 상 제약, 서법 제약 등

의 면에 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계속-내내-쭉-줄곧’, ‘다시-또-도로’,

‘아직-여태’, ‘우선-먼저’들을 비교하였으며 격자형 비교표, 정도 차이 비교

표 등의 방법으로 시간부사 유의어 교육 방안"을 구축하였다.

웅문도(2011)에서는 “ ‘벌써'와 ‘이미'의 여러 특징을 분석하여 그 차이

점을 정리했는데 교육내용을 구축했으며 한국어 모어 학습자와 중국인 학

습자의 ‘벌써'와 ‘이미'의 사용양상"을 살펴보았다.

양단(2011)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 표현 방식 및 상 부사 분류를

제시하고 완료상 부사, 예정상 부사, 진행상 부사, 순서상 부사, 순간상 부

사, 지속상 부사, 반복상 부사의 분류에 따라 한중 상부사의 특성"을 분석

하였다.

곽풍(2012)에서는 “은희경(殷熙耕)의 『새의 선물 』(중역본 『鳥的禮

物』3))과 신경숙(申京淑) 『외딴방』4) (중역본 『單人房』5)) 원본 및 중

역본을 대상으로 소설에 출현된 시간부사를 활용하여 시간부사와 상부사

두 측면에서 한·중 시간부사의 특징을 밝히고 대응관계를 살펴보고 공통점

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분석했다.

황혜려(2012)에서는 “한자어 시간부사와 유의관계 있는 한자어 시간부

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사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사

용빈도가 높은 10개의 한자어 시간부사를 사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용어 시

제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최옥춘(2013)에서는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위한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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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공통으로 제시된 시간부사 ‘아까’와 ‘금방’, ‘내내’와 ‘계속’, ‘자꾸’

와 ‘자주’, ‘때때로’와 ‘가끔’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유의어군을 분석하였으

며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예문 분석을 통해 한·중 시간부사를 대조하였

다. 그리고 ‘아까/금방'과 ‘剛才/方才/剛才/剛剛/才/马上’, ‘내내/계속’과 ‘始終

/一直/永遠/连连/连续’, ‘자꾸/자주’ ‘老是/老/頻頻/常/常常/屢次’, ‘때때로/

가끔’과 ‘間或/偶尔/時爾/時時/時常/不時’를 대조 분석"을 하였다.

한학철(2013)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 표현 중에서 과거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명사와 시간부사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분석했으며 (“벌써

/이미, 아까/방금"을 중심으로) 한중 언어의 시제제약 측면에서 대응관계를

제시하고 아울려 중국인 학습자들이 과거를 나타나는 시간부가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유형화하고 오류원인을 밝히고 중국인 학습자들에 알맞은

시간부사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춘영(2013)에서는 “어휘적 측면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시간부사 유

의어를 분석하여 대응되는 중국어와 대조했다. “다시, 또, 바로, 지금, 아직,

여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말뭉치의 용례에서 나타나는 결합 구성 정보를

통해 유의어간의 의미를 변별했으며 한국어의 시간부사유의어를 대응하는

중국어가 어떤 의미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용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

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에게 정확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

다.

고산(2013)에서는 “한국어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간부사를 대조 분석하

여 의미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의 시간부사의 보이는 통사적, 의미

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서 한중 시간부사의 시상 표현 기능 차이"를 밝혔다.

진희릉(2015)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부사 유의어를 사용할 때 경

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

시간부사의 시제, 상과의 결합을 분석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시간부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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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대조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교수ㆍ학습 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한중 시간부사에 대한 정리해 보았다. 지금까지 연구를 살펴

보면 시간부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조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한

중 시간부사 의미에 관한 대조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부사는 한자어를 한정하고 그 한자어는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인지 아닌지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여 단순히 한정되는 중국어의

의미적이나 시제제약 측면에서 대조하고 그치는 연구가 많았으며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에 대해 의미적이나 통사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앞선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초중고급 단계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어능력시험과 교재에 어휘 목록

을 제시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한중 시간부사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부사 유의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능력시험 어휘 목록 및 한국 내의 4개의 한국어 교재

를 참조하여 시간부사 목록을 설정한다.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 어

휘 목록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시간부사를 추출하여 민현식(1999)의 분류에

따라 유형화했다. 유형별로 “지금—이제, 아까-방금" 2쌍의 시간부사 유의

어를 선정하여 본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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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시간부사에 대한 양국의 대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중

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시간부사를 공부할 때 나타나는 문제와 원인을 제

시하고 연구 목적과 의미를 밝히겠다.

제Ⅱ장에서는 한중 시간부사의 개념 및 유형을 고찰하겠다.

제Ⅲ장에서는 시간부사의 선정 방법을 제시하고 선정된 시간부사들의

의미 차이성을 밝히고 한중 시간부사들의 대응 관계를 제시하고 대조 분석

을 하겠다.

제Ⅳ장에서는 선정된 한중 시간부사를 대조하고 분석하여 나타난 공통

점과 차이점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시간부사 학습 과정에서 어

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논문 요약정리하

고 결론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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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중 시간부사 개념 및 유형

시간 부사는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인식한 모든 시간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사에 의해 표현되는 의미론은 어휘의 의미에 의

해서만 완전히 드러날 수 있으므로 부사의 의미만으로도 적절하게 분류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시간부사에 대한 연구는 크게 시제와 상과 시간부사와

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고, 시간부사의 하위분류에 대한 연구와 유의 시간

부사를 분석하고 변별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王路，2011). 따라서 이

장에서 시간 부사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정의에 따라 한국어과 중국어 시

간부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각각 정리하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어과 중국어 시간 부사의 비교도 검토해보겠다.

1. 시간부사의 개념

시간은 인류의 생활, 직업이나 노동 생산 등 많은 방면에서 우리와 떨

어질 수 없다. 먼저 ‘시간’의 개념을 살펴보겠다. 온영두(1985)는 “공간과

더불어 인간의 존재양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언어에도 그에 대한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어서 시상(tenseandas-pect), 처격 (locative)범주

(category)의 설정 등에서 보듯 문법의 주요과제가 되어 왔다"고 정의 하

였다. 손남익(1995)은 “연속체를 비연속적인 체계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 체계이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 (1999) “시간은 명

사이고 (1)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2)시각(時刻) (3)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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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할 틈 (4) 어떤 일을 하기로 정하여진 동안 (5) 때의 흐름 (6)『물

리』지구의 자전 주기를 재서 얻은 단위이다.”이론적으로 고전 물리학에서

는 공간에서 독립한 변수 곧 절대 시간으로 다루어졌으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는 양자가 물리적 사건을 매개로 하여 사차원의 시공 세계

를 형성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까오위엔, 2014). 위의 선행연구에 의해

‘시간’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시간’은 첫째로 어떤 시각에

서 다른 시각까지의 동안, 또는 그 길이다, 둘째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정

한 일정한 길이의 동안이다, 셋째 철학에서,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끊임

없이 이어져 머무름이 없이 일정한 빠르기로 옮아간다고 생각 되는 것, 공

간과 더불어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라는 의미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

할 것이다(왕로, 2011).

시간부사는 시간의 의미를 갖는 어휘이며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담당

하는 부사이다. 시간 부사에 대해 정의 최초 시작은 최현배(1937)이다. 이

러한 특성을 반응하는 정의는 최초 최현배(1937)부터이다. 최현배(1937)에

서 시간부사는 “때어찌씨는 그 일이 들어남을 때로서 꾸미는 어찌씨”라고

하였고 권선옥(1985)도 “발화 문장 에서 의미상 시간을 나나내는 말이며,

문법적 범주로는 부사어로 기능하는 통어적 단위”라고 하였다. 조현선

(1986)은 “시간부사는 자연시간의 흐름선상의 시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

지 나타나는 부사로서 시각적인 의미가 짙게 암시되어지는 부사를 말한

다.”라고 정의하였다. 김선희(1987)는 “추상적인 시간의 체계나 개념을 나

타낼 수 있는 언어 표현을 시간어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석규(1988)에서

는 종래의 시간부사의 기준 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간부사를

“첫 번째 기준으로써 일정한 시제를 표시하는 것, 즉, 과 거, 현재, 미래 중

어느 시제에 속하는 것과 어떤 일정한 시제에 속하지 않는 것, 즉 어느 시

제에나 속할 수 있고, 어느 시제에나 속하지 않을 수 도 있다. 다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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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시제와 부관한 것”으로 나누었다. 홍종선(1991)은 “시간적 위치의 개념

을 갖는 어휘들을 시간 부사”라고 하였다. 김태우(1992)는 역시 “발화 현

장을 중심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는 시간부사라고 하였다. 김민수

(1971)에서는 “시간부사용어는 어떤 서술의 시간을 표현하며, 시간부사나

체언의 부사격으로 이루어진다. 용언이나 서술격의 뜻을 제한한다.”그리고

서정수(1996)에서 “시간부사어란 시간과 관련되는 낱말로서 문장이나 절

또는 동사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하였다. 민현식(1999)에서는

“[+시간성]이라는 공통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간어의 개념을 정의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간부사는 시제와 상과 밀접관계가 있고

시제와 상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역할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제나 상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보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양

상을 가지고 문장의미에서 각기 다른 의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언어가 다르면 시간부사의 의미 영역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와 중국어 시간부사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과 중국어 시간

부사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2. 한국어 시간부사의 개념 및 유형

한국에서 1881년에 처음 프랑스 선교사들이 저술한 조선어 문법

(Grammaire Coreenne) 에서 시제의 용어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1890년

Underwood의 한영문법 에서 볼 수 있다. 1908년에 한국학자 최광옥의 대

한문전 에서 처음에 국어 시제는 현재, 미래, 과거로 나누었다, 1910년 주

시경의 국어 문법 에서는 “이때, 간때, 올때”라고 하여 현재, 과거, 미래 시

제로 분류하였다(만리, 2010). 한국에서 시간부사에 대한 구분을 여기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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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였다. 한국어 시간부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논의는 김민수(1971), 최

현배(1937, 1985), 서정수(2005), 박덕유(2006), 손남익(1995) 등이 대표적

이다.

먼저 김민수(1971)에는 “時間副用語는 어떤 서술의 시간을 표현하며, 시

간부사나 체언의 副用格으로 이루어지고 용언이나 述格詞의 不達意의 뜻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최현배(1937,1985)에서는 “시간부사를 ‘때 어찌씨'라고 칭하였으며 “그

일이 들어 남을 때로서 꾸미는 어찌씨"라고 정의를 내렸다.

손남익(1995)에서는 “한국어에서 시간을 나타내 주는 기능을 하는 모든

부사를 시간부사 범주에 포함"시켰다.

서정수(2005)에서는 “시간과 관련되는 낱말로서 문장이나 절 또는 동사

구를 한정하는 수식어"라고 하고 시간부사류 개념을 정의하였다.

박덕유(2006)에서는 “시간부사는 시제는 아니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반드시 시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 관

계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시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간부사에 대한 개념 정의는 시간성과 문장에서

기능과 연관되어 거론되어 왔다. 한국어 시간부사는 문장 속에서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위치상 이동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한국어 시간부사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시제와 상과 관련하여 구분하였다. 이에 분류하는 대

표적인 연구는 김민수(1971), 최현배(1971), 홍종선(1991), 손남익(1995), 민

현식(1999), 서정수(2005)등이 있다.

김민수(1971)에서는 “시간부사는 그 술어의 세 시간 표현— 현재, 과거,

미래와 일치되어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하위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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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김민수(1971)시간부사의 분류

过去时 아까(당일내), 벌써, 이미, 어느덧(미정)

现在时 곧, 방금

将来时 장차, 이따(당일내)

최현배(1961)에서는 “때 어찌씨(副词）에 대해 때의 점을 보이는 것과

때의 길이를 보이는 것,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그리고 때의 번수를 보이

는 것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때의 점을 보이는 것

가. 지난적: 그러께, 일찍, 그저께, 이미, 벌써, 어제, 하마

나. 이적: 오늘, 이제, 방금, 금방, 인제,

다. 올적: 훗날, 내일, 차차, 다음

(2) 때의 길이(동안)를 보이는 것

항상, 늘, 오래, 잠시, 영구히, 얼핏, 잠간, 곧

(3)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가. 앞선 때: 일찍, 먼저,

나. 같은 때: 한꺼번에, 함께, 같이

다. 뒤선 때: 다음, 나중

(4) 때의 번수를 보이는 것

번번, 가끔, 드디어, 매일, 아직, 자주, 처음, 매번, 비로소, 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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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선(1991) 에서는 “어휘 의미를 기준으로 시간부사를 ‘시점 시간부

사, 시역 시간부사, 방향 시간부사, 반복 시간부사’ 4가지 하위분류"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표2> 홍종선(1991)에서의 시간부사의 하위분류

시점

시간부사

순간성

시점
갑자기, 문득, 마침, 때마침

비순간성

시점
오늘, 어제, 금방, 곧, 지금

시역

시간부사

한동안, 하루 종일, 한참, 언제나, 언제든지, 밤새, 잠깐, 밤

새도록

방향

시간부사

기준시

이전
먼저, 우선, 미리, 아직, 벌써, 이미

기준시

이후
나중에, 앞으로, 이후로, 곧바로, 이담에

반복

시간부사

자꾸, 자주, 수시로, 또다시, 가끔, 간혹, 이따금, 때로, 때때

로

손남익(1995)에서는 “시간부사는 통사론적 자유부사 중의 한 유형으로

서 시간부사를 과거시제 시간부사, 현재시제 시간부사, 미래시제 시간부사,

또한 순간성 시간부사, 지속성 시간부사, 무시제형 시간부사"로 처리하였

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손남익(1995)에서의 시간부사의 하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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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부 사

손남

익

(195

시

간

부

과거시제

진작, 갓, 지금껏, 아까, 금방, 종래,

막, 이제까지, 방금, 이미, 벌써, 요사이,

아직, 여직껏,

시간

부사

과거시

제
벌써, 이미, 방금, 아까, 아직, 진작, 막, 지금껏

현재시

제
요즘, 지금, 현재, 당금

미래시

제
금후, 당장, 이후, 향후, 어서, 얼른, 이따, 조만간

순간성
갑자기, 문득, 잠시, 그제야, 곧바로, 별안간, 불시

에

지속성 내내, 당분간, 늘, 겨우내, 줄곧, 한참, 때때로, 밤낮

무시제

형

드디어, 언제든지, 어느새, 마침내, 언제, 먼저, 미

리, 얼마간, 언제나, 우선, 오래도록， 일찍

민현식(1999)에서는 “시간부사를 시제관련 시간부사와 상 관련 시간부

사로 나누고 시제 관련 시간부사를 시제부사, 상 관련 시간부사를 상부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시제부사는 기본 시제부사와 부차 시제부사로 세

분화하고 기본 시제부사는 선행시(과거), 동시 또는 일치시(현재), 후행시

(미래), 미지시, 부정시 등으로 나누고 부차 시제부사는 직전 선행시와 직

후 선행시로 나누었다. 상 시제부사를 문법상의 시간부사와 어휘상의 시간

부사로 나누었으며 다시 어휘상의 시간부사를 순서상, 순간상, 지속상, 반

복상으로 하위분류하였고 문법상의 시간부사를 완료상과 진행상"으로 하위

분류하였다.

<표4> 민현식(1999)에서의 시간부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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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현재시제 현재, 당금, 지금, 요즈음,

미래시제
향후, 금후, 조만간, 당장에, 얼른, 이

따, 어서

순간성

홀연, 갑자기, 잠시간, 곧바로, 잠시,

그제야, 언뜻, 냉큼, 불시에, 대번에, 별

안간, 문뜩,

지속성

줄곧, 겨우내, 종일토록, 그사이, 잠

깐, 내내, 늘, 잠간, 당분간, 온종일, 대

대로, 어언, 밤새, 밤낮,

무시제형

일찍, 난생, 우선, 드디어, 마침내, 오

래, 마침, 오래도록, 먼저, 얼마간, 언제,

미리, 언젠가, 어느덧, 언제나, 어느새

등

양

태

부

사

거리성

양태부사
멀리, 멀찍, 가까이

방향성

양태부사
세로, 그리, 거꾸로, 높이, 가로세로

빈도성

양태부사

또, 가끔, 때때로, 다시, 간간이, 간

혹, 더러, 거듭, 단박, 그때그때, 단김

에, 날마다,

민현

식

(199

9)

시

제

부

사

기본

시제

부사

선행시

(과거)

지난해, 전에, 어제, 작년, 일찍이, 옛

날, 그제

동시

또는

일치시

(현재)

지금, 요즈음, 이제, 올해, 오늘

후행시

(미래)
모레, 후에, 내일, 앞으로, 내년, 장차

미지

시
어느 때, 어느 날, 언제

부정 아무 날, 아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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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차

시제

부사

직전

선행시
조금 전, 갓, 방금, 아까, 금방

직후

선행시

조금 후, 금방, 이따가, 곧, 바로,

즉시

상

부

사

어

휘

상

순

서

상

선

행

상

시초 원래, 비로소, 처음, 본래, 최초

비교 우선, 먼저

사전 어서, 미리, 일찍, 앞서,

동

시

상

일시 일시에, 한꺼번에, 동시에,

적시 적시에, 때마침, 마침,

상태 더불어, 함께, 같이

서정수(2005)에서는 “부사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부사유어를 자

유 부사류어와 제약 부사류어로 나누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류, 즉 시

간부사류어는 자유 부사류어에 속하며 시점/순간 부사류어, 시간대/시역 부

사류어, 시작점 부사류어, 동안 부사류어, 잦기 부사루어, 차례 부사류어"로

하위분류하였다.

<표5> 서정수(2005)에서의 시간부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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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순간

부사류어

느닷없이, 방금, 갑자기, 대뜸, 막, 이제, 금방,

당장, 즉시, 돌연, 이내, 시방, 당장, 곧, 아까, 접

때, 이따가, 순간적으로

시간대/시역

부사류어

요즘, 옛날에, 근래에, 과거에, 새벽에, 종래, 오

전에, 오늘, 원래, 어제, 일찍이, 본디, 본래, 오늘

날, 앞으로, 장래에

시작점 부사류어 아침부터, 이제부터, 지금부터

동안 부사류어
한참, 오랫동안, 일 년 내내, 끊없이, 영원히,

영구히, 하루 동안, 며칠간, 잠간

잦기 부사류어

늘, 항상, 항시, 가끔, 때때로, 여전히, 줄곧, 날

마다, 해마다, 자주, 간혹, 이따금, 왕왕, 번번히,

자꾸, 누차, 수시로

차례 부사류어
5이미, 차차, 벌써, 처음에, 아직, 아직껏, 점차,

여태, 점점, 나중에, 미처, 당초에, 날로

시간부사의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기관에 따라 여러 의견이 존

재하지만 시간부사의 분류는 다양하고 불분명하여 하나의 합의점을 도출하

여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명백한 정의가 없고 개념이 모호하다.

3. 중국어 시간부사 개념 및 유형

중국어의 시간부사에 대한 연구는 黎錦熙(1924)의 『新著國語文法』 로

부터이다. 黎錦熙(1924)에서는 “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상세한 분류와 묘사"를 하였다. 黎錦熙는 “시간부사

를 과거, 현재, 미래, 부정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부

정시를 나타내는 시간부사를 ‘연속, 촉박함, 빠름과 느림, 갑작스러움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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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여부
已、已经 이미

발생

시간

과거

시점/순

간

曾、曾经 예전에

刚、才、刚刚 좀 전에, 아까, 방금

正在、正、在 ...하고 있다.

타내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연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부사인 ‘常常, 往往, 時時'는 앞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이들 부사

의 의미로 볼 때, 사물 혹은 동작 발생, 발화의 시간을 표시하는 시간부사

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동작발생, 변화의 중복과 빈도를 표시하는 중복 빈

도 부사로 분류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곽풍, 2012).

그 이후에 王力(1943)에서 “시간부사를 더 세부적으로 8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呂叔湘（1942）에서는 “제한어(부사) 7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에 시간 제한어는 바로 시간부사"이다.

太田辰夫（1958）에서는 “부사를 역사적으로 현대 중국어의 문법을 고

찰함으로서 부사를 7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시간부사는 또 다시 ‘과

거, 현재, 미래, 부정시, 불변, 반복과 잦기' 7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赵元任（1968）에서는 “부사를 9유형으로 유형화했는데 그 중에 시간부

사는 음절별로 단음절어와 다음절어"로 나누었다.

黄伯荣， 廖序东（1997）에서는 “시간부사를 시가의 완료여부, 발생시

간, 시간의 길이, 사건의 중복, 사건의 순서와 사용빈도 6유형"으로 하위분

류를 하였다.

<표6> 黄伯荣，廖序东（1997）의 중국어 시간부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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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미래
将、将要、就、就要 이따, 금방, 곧,

시간의

길이

立刻、马上、终于,

顿时
드디어, 즉시, 바로, 당장

사건의

중복

常、常常、时常、时

时、往往
항상, 자주, 자꾸, 흔히

사건의

순서
渐渐、早晚 조만간, 점점

사건

빈도

再、屡次、偶尔, 再

三
가끔, 다시, 누차

陸儉明·馬真(1985)에서는 시간부사 분류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였

다. 그들은 먼저 “어떤 특정한 시간 즉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일만을 설

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시간부사를 정시 시간부사와 부정시 시간부사 두

가지로 나누었다. 정시 시간부사에 대해는 나타내는 시태에 따라 “과거를

나타내는 시태와 현재를 나타내는 시태,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시태"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매 유형을 또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했는데 부정시 시

간부사에 대해 나타내는 시태의 다름에 따라 18개의 하위 단위로 분류 하

였다(郭枫, 2012）. 즉 “선후 표시, 수시 표시, 연속 표시, 최종 표시, 완만

표시, 단시간 표시, 진행 표시, 돌연을 나타내는 것" 등이 있다.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표7> 陸儉明·馬真(1999)의 중국어 시간부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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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定時

)

시간부사

과거(過去)

① 曾이따, 曾經

② 業經, 業已

③ 曆來, 從來, 素, 素來, 從,一向, 向來

④ 到底, 畢竟, 終於

⑤ 一度

현재(現在) 至今

미래(未來)

① 趁早, 及早, 早日,

② 早晚, 終將, 總歸, 遲早, 終歸, 必將, 終

究

③ 先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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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시

(不定

時)

시간

부사

表示已然

(이미 이러함)
早就, 早已, 已經

表示未然(아직 어떻

게 될지 모름 )
行將, 就要, 即將

表示進行(진행) 在, 正在, 正,

表示短時(단기) 馬上, 立刻, 剛剛

表示突發(돌발) 驟然, 猛然, 忽然

兼表示突發和短時

(돌발과 단기)
一下子, 立時, 頓時

表示早晚(조만간) 才, 便, 就

表示先後(선후) 隨即, 事先, 先

表示常偶

(언제나, 우연히)
有時, 偶爾, 常常

表示永暫

(영원히, 잠시)
姑且, 暫且, 永遠

表示永常

(영원히, 항상)
一直, 總, 老

表示緩慢(느림) 日見, 漸次, 漸漸

表示同時(동시) 一同, 一齊, 同時

表示隨時(수시로) 隨時

表示守時(준수) 按期, 按時

表示延續(연속) 依舊, 仍然, 還是

表示最終(최종) 終究

表其他(기타) 臨, 現

위에 한중 시간부사의 선생 연구들을 통해 시간부사 개념과 시간부사의

하위분류를 살펴보았다. 주로 시간부사의 하위분류를 통해 한중 시간부사

의 차이를 많이 보였다. 시제부사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같이 ‘과

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재'로 분류된다. 상부사의 경우에는 한국어는 중

국어와 같이 ‘완료상, 예정상, 진행상, 순서상, 순간상, 지속상, 반복상'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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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초급 중급

서강

대

내일, 다시, 빨리, 지금, 이

제, 오늘, 요즘, 천천히, 항상,

금방, 바로, 계속, 드디어, 아

까, 처음, 자주, 벌써, 가끔, 그

때, 갑자기, 이따가, 아직

곧, 당장, 얼른, 자꾸, 한참,

점차, 여전히, 미리, 방금, 앞

으로

연세

대

지금, 날마다, 모레, 어서,

요즘, 잠깐, 오래, 우선, 종일,

벌써, 먼저, 자주, 아까, 오늘,

아직, 매주, 빨리, 즉시, 바로,

또, 어저께, 당장, 영원히,

나날이, 계속, 마침, 어느새,

한꺼번에, 내내, 드디어, 갑자

기

가지 분류된다.

Ⅲ. 한·중 시간부사 대조 분석

1. 시간부사 유의어 선정

가. 한국어 초중급 교재 시간부사 제시 현황

본 절에서는 한국 내의 4개 대학 기관에서 출판하여 사용되고 있는 초

중급 교재에서 나온 시간부사를 추출하여 초급 중급별로 제시 특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대학 기관별로 초급 중급 교재에서 나온 부사와 시간

부사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8> 대학 기관 초중급 교재의 시간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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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이따가, 다시, 곧, 어제,

이제, 방금,

서울

대

먼저, 모레, 이제, 자주, 일

찍, 지금, 요즘, 아직, 다시

오래간만, 아까, 벌써, 매

주, 나중에, 곧, 그동안, 바로,

오랫동안, 이따가, 마침내, 가

끔, 금방, 결국, 자주, 자꾸, 방

금, 당

경희

대

그동안, 그저께, 나중에, 아

까, 벌써, 바로, 드디어, 어제,

이제, 가끔, 계속, 지금, 아

최근, 방금, 드디어, 금방,

막, 당장, 갑자기, 내내, 어느

새, 얼른, 즉시, 점차, 곧, 바로

<표8>를 보면 초급 시간부사의 수는 『연세대』가 가장 많고 『서울

대』가 가장 적다. 『연세대』 초급 교재는 다른 대학 기관 교재에 비해

어휘를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시간부사의 수도 많으며, 반면에 『서울대』

초급 교재는 다른 대학 기관 교재에 비해 어휘의 양도 적고 시간부사도 적

게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중급 시간부사의 수는 『서울대』가 가장 많고

『서강대』가 가장 적다. 『서울대』 중급 교재는 다른 대학 기관 교재에

비해 어휘를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시간부사의 수도 많은 반면에 『서강

대』 중급 교재는 다른 대학 기관 교재에 비해 어휘의 양도 적고 시간부사

도 적게 제시되고 있다.

나. 한국어 능력 시험에 나타난 시간부사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서 제시한 부사 및 시간부사 양상을

살펴본 후 각 대학 기관별로 어휘 목록에 들어 있는 시간부사를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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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재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목록에 수록된

시간부사

서강

대

초급(21

개)

다시, 지금, 이제, 오늘, 바로, 계속, 아까, 벌

써, 자주, 가끔, 갑자기

제시한다. 먼저 어휘 목록에서 부사 및 시간부사에 대한 제시 양상을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9> 부사 및 시간부사에 대한 제시 양상

시 간 부 사

초급

(29

개)

오늘, 모레, 다시, 먼저, 미리, 바로, 벌써, 곧, 방금, 가끔, 갑

자기, 계속, 언제, 언제나, 지금, 이제, 아직, 아까, 잠깐, 잠시,

우선, 이따가, 어제, 일찍, 자주, 늘, 평소, 그저께, 그동안

중급

(37

개)

언젠가, 얼른, 여전히, 금방, 어느새, 내내, 당분간, 끊임없이,

끝내, 결국, 우연히, 영원히, 요쯤, 이제야, 이미, 자꾸, 조만간,

한꺼번에, 일단, 쭉, 매달, 매주, 매년, 한창, 해마다, 종종, 막,

때로, 때때로, 드디어, 마침, 마침내, 즉시, 점점, 당장, 점차, 오

랫동안

<표9>를 보면 초급에서 제시한 시간부사는 29개이고, 중급에서 제시

한 시간부사는 37개이다.

위에 각 기관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서 나온 시간부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각 기관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서 나온

시간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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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7

개)
자꾸, 얼른, 여전히, 당장, 방금

연세

대

초급(22

개)

지금, 모레, 우선, 잠간, 벌써, 이제, 먼저, 저

주, 오늘, 아직, 어제, 아까, 바로, 다시, 곧

중급(11

개)

영원히, 어느새, 마침, 드디어, 내내, 한꺼번에,

당장, 방금

서울

대

초급(9

개)

먼저, 모레, 이제, 자주, 지금, 일찍, 아까, 아

직, 다시

중급(16

개)
매주, 아침내, 금방, 방금, 결국

경희

대

초급(11

개)
아까, 벌써, 바로, 어제, 가끔, 계속, 이제, 지금

중급(13

개)

드디어, 금방, 막, 방금, 당장, 내내, 어느새, 점

차, 얼른

<표10>를 보면, 『서강대』의 초급 시간부사는 21개인데 그 중 11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중급 시간부사는 7개인데

그 중 4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다. 『연세대』의

초급 시간부사는 22개인데 그 중 13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

시되어 있으며, 중급 시간부사는 7개인데 그 중 7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대』의 초급 시간부사는 9개인

데 그 중 8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중급 시

간부사는 16개인데 그 중 4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경희대』의 초급 시간부사는 11개인데 그 중 6개가 한

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중급 시간부사는 13개인데

그 중 8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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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자주, 먼저, 방금, 이제, 금방, 다시, 아까, 아직, 곧, 

벌써, 당장

위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가장

많은 시간부사 어휘가 학습되고 중급까지 대부분의 어휘들은 학습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각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에 실려 있는 시간부사 어휘

가 같지 않아 위에 표를 참고로 중복되는 시간부사 어휘를 추출해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1> 과 같다.

<표 11> 시간부사 중복 어휘

대부분의 시간부사는 초급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같은 시간부사

라

하더라도 교재에 따라, 다른 세 교재에 달리 나타나기도 하였다. 네 교

재 모두 공통으로 제시되어 있는 어휘는 13개로 전체 중복 어휘의 1/3 수

준이다.

다.「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의 시

간부사

앞서 교재별과 한국어 능력 시험에 제시된 시간부사 어휘 목록과 중복

되는 시간부사 어휘 목록을 살펴보았는데 같은 시간부사라 하더라도 교재

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김성화, 2003). 이에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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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중급 고급 이상

또,오늘,다시,매달,바로,오

래,아직,때때로,이미,해마다,

어제,이제,아까,지금,잠깐,

곧,어서,먼저,얼마나, 일찍,

현재,언제,우선,계속,때로,매

일,갑자기,미리,늘,가끔,주

로,자꾸,잠시,항상, 언제나,

빨리, 자주, 벌써

언젠가,오래도록,금방,

한꺼번에,끊임없이,급속

히,어느새,막,매번,줄곧,

급격히,이따금,내내,앞

서,서서히,또다시,이내,

곧바로,곧잘,재빨리,당

분간,방금,급히,한창, 일

찍이

거듭,시방차차,오래오

래,난생,금세,신속히,수

시로,단번에,일찌감치,

시급히,날로,다시금,조

만간,나날이,인제,여태,

시종,틈틈이,곧이어,매

월,번번이,영영,불현듯,

즉각   

는 2010년에 개발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연구

를 구체화하여 교수요목과 표준 교육과정의 변이형을 개발함으로써 표준

교육과정의 범용화, 범세계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국립국어원

에서 발행하였으며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어휘 부분은 빈도를 기준으로 1차 자료를 추출하고, 2차 자료로 한국어 교

육용 어휘 목록을 입력한 후, 세 번째 단계로 1, 2차 자료를 통합 합산하

고, 전문가 5인의 평정을 거쳐 어휘 등급을 조정하여 발행하였다(김정숙,

2015).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 목록 11,118개중 시간부사를 추출하여(국립국어원, 2011)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표 12>「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시간부사

어휘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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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 목록 11,118개 중 시간부사 어휘는 초급 38

개, 중급 25개, 고급 이상 25개, 총 89개가 제시되고 있으며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는 중, 고급 이상의 시간부사 어

휘가 한국어 교재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으로 삼은 어휘

의 수가 중급에서는 3,007개, 고급 이상에서는 6,428개로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국립국어원, 2011).

앞서 급수별 시간부사 중복 어휘를 정리한 <표 11> 과 <표 12> 「국

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시간부사 어휘에서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간부사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시간부사 중복 어휘

지금, 바로, 자주, 먼저, 방금, 이제, 금방, 다시, 아직, 아까, 곧, 벌써,

당장

교재의 급수별 시간부사 중복어휘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추출한 시간부사 어휘 중 중복되는 어휘는 총 13개

로 나타났다.

또한, 위에 대학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 공통으로 제시된 시간부사에 의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시간부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간부사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빈도를 살펴보기 위해 『부산외국어대학』 초중

급 중국인 학습자 초급 15명, 중급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 방법은 위에 대학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에 공통으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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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지금/이제) 뭐 하고 있어요?

나: 뭐 좀 썼는데 (지금/이제) 시간 다 됐으니 그만 집에 가야겠

어요.

(2) 가: (금방/바로) 시장에 갈까요?

나: 네, 근데 먼저 가세요, 전 보희랑 (금방/바로) 따라 갈게요.

(3) 가: (벌써/이미) 끝난 거야? 난 방금 기회 놓친 거 너무 후회돼.

나: 지금 후회해도 (벌써/이미) 어쩔 수 없다.

(4) 가: (아까/방금)부터 왜 계속 나를 쳐다봐?

나: 내가 언제? 난 (아까/방금) 책을 보고 있었는데.

(5): 가: 이 음악은 내가 (자주/자꾸) 듣던 곡이야.

나: 넌 왜 (자주/자꾸) 옛날 노래 듣고 그래.

(6): 가: 제일 (먼저/우선) 실수한 사람 누구세요? 회사가 만약 해

고하려 한다면, (먼저/우선 ) 서면으로 통지할 거예요.

시간부사 중에 의미가 비슷한 유의어 6쌍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유의어의 쌍은 다음과 같다.

<표 14>유의어의 쌍

지금/이제, 금방/바로, 벌써/이미, 아까/방금, 자주/자꾸, 먼저/우선

설문조사 내용은 담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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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부사 초급 중급

정

답

률

(%)

지금/이제 26.7 70.0

금방/바로 26.7 75.0

벌써/이미 40.0 80.0

아까/방금 13.3 70.0

자주/자꾸 33.3 90.0

먼저/우선 40.0 85.0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산외국어대학』 초중급 중국인 학생들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5>『부산외국어대학』 초중급 중국인 학생들의 실험 결과

위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6쌍의 시간부사 중에 초급에서 ‘벌써/이미'와

‘먼저/우선'의 정답률은 40%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자주/자꾸'의

정답률은 33.3%로 나타났고 ‘지금/이제'와 ‘금방/바로'의 정답률은 26.7%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초급 학습자들이 오류를 나타나는 확률은 순서대로

‘아까/방금'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 ‘지금/이제'와 ‘금방/바로'

같은 비율로 나타난 다음에 ‘자주/자꾸', ‘벌써/이미'와 ‘먼저/우선'로 나타

났다.

중급에서 볼 때 정답률은 순서대로 ‘자주/자꾸', ‘먼저/우선' , ‘아까/방금

', ‘금방/바로', ‘지금/이제'와 ‘벌써/이미' 로 나타난 반면에 중국 학습자들

은 이 6쌍 시간부사에 대해 오류를 나타난 확률은 순서대로 ‘지금/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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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방금', ‘금방/바로', ‘벌써/이미', 그 다음 ‘먼저/우선', ‘자주/자꾸'로 나

타났다.

위에 실험 결과에 따라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부사가 추출되었

고 이에 근거로 본 논문의 유의어 쌍을 선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민현식

(1999)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시간부사 유의어 쌍

기본

시제부사

동시 또는

일치시(현재)
[1] 지금—이제

부차

시제부사
직전 선행시 [2] 방금 — 아까

또한 본 논문은 앞에 각 대학교 교재에 공통으로 나온 시간부사를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검색해서 사용빈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그 결

과를 정리하면 <표17>와 같다.

<표17> 선정된 시간부사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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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빈도(총/부사) 예

지금 46648/6678

1)나는 17살인데 지금은 대학생입니

다.

2)저는 지금까지 12 나라를 여행해

봤습니다.

3)아, 지금 잘 모르겠어요.

4)지금 아마 탐서하고 있어요.

5)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28591/729

1)이제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2)이런 친구는 이제 없어요.

3)이제 재미있었어요.

방금 1302/340

1)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방금

졸업한 학생끼리 높아지기 때문이다.

2)이번 날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음식이 방금 나왔다.

3)특히 방금 대학교를 졸업할 학생

은 자기의 취미외 능력에 관심을 해야

한다.

4)방금 14살 생일이 지나면서 서울

대 입학 통지서를 받은 A의 가족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까 4371/420

1)저출산이 워낙 아까 말했다싶이

고령화가 제일 심화되니 문제인 거 같

대요.

2)그래서 아마 어 아까 쫑 저은 일

을 생겨서 그런 거 같아요.

3)어 영어로 비누를 뜨따는 소프은

아까 설명드렸던 사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4)괜찮음. 나 아까 쓰기 시험도 섰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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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뭉치에서 보면 ‘지금’이 쓰인 용례46648개 중에서 시간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6678개이다. ‘이제’의 경우 쓰인 용례28591개 중에서 시간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729개이다. ‘방금’이 쓰인 용례1302개 중에서 시간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340개이다. ‘아까’가 쓰인 용례4371개 중에서 시간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420개이다.

말뭉치에서 나타난 시간부사의 사용빈도를 보면 ‘지금/이제, 아까/방

금’은 시간부사로 일상생활에서 학습자들한테 흔히 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지금/이제’의 경우에는 보통 현재시점, 바로 이때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아까/방금’의 경우에는 미래시제, 조금 전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뜻 이외에도 ‘지금/이제, 아까/방금’에 대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또한 선행연구를 보면 조진희(2005)에서는 “6종의 교재에서 유의 관

계에 있는 시간부사 ‘지금, 이제’, ‘벌써, 이미’, ‘당장, 금방, 곧’, ‘아까, 방금,

금방’을 선정하여 말뭉치를 활용해 통사 정보와 의미•화용 정보"를 제시하

고, 여위령(2012)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세 교재에 공통으로 나타나

는 시간부사 ‘지금, 이제’를 대상으로 그 의미 차이를 밝히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민현식(1999)에서는 “시간부사를 시제부사와 상부사로

나누었는데 ‘아까’와 ‘금방’은 시제부사의 하위분류인 직전 선행시에 속한

다."고 하였다. 서정수(2005)에서는 “ ‘아까’와 ‘금방’이 시간 자유 부사류어

의 하위분류인 시점/순간 부사류어에 속한다."고 하였다.

앞선 연구를 통해 유의어 학습을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한 의미 변별 연구와 교육 방안

을 제시한 연구가 많았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그 의미를 변별하고 교육 방

안을 제시하거나 특정 학습자를 위한 교육이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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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응 중국어

[1]

지금 在， 正在

이제 在

[2]

방금 才, 剛剛, 刚

아까 剛才, 才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시간부사와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대조하여 의미적, 통사적 측면에서 ‘지금/이제, 아까/방금’의 분석

을 통해 한중 시간부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떤 부

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선정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를 네이버 한국어 사전에서 대응

하는 중국어 부사를 검색한 후『중한대사전』에서 재확인하였다.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를 살펴보면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한중 시간부사의 대응 양상

위에서 진행한 사전적 검토와 교재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의 분석 대상

으로 선정한 한국어 시간부사와 선정된 한국어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

는 다음과 같다.

[1] ‘지금, 이제'-- ‘在，正在’

[2] ‘아까, 방금'-- ‘剛才, 刚，才, 剛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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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시간부사 유의어 대조 분석

먼저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된 시간부사의 개념을 살펴보고 의미론적 측면과 통사론적 측면에서

한국어 시간부사의 이미를 변별한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부

사를 대조하여 한중 시간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겠다.

2.1. ‘지금, 이제'-- ‘在/正在’의 대조 분석

가. ‘지금/이제'의 의미 분석

“지금”과 “이제”는 제2언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필수적인

표현 어휘, 즉 학습자가 실제로 말하고 쓸 수 있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단어들로서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학습자들이 구별하

기 어렵고 들리기 쉬운 단어들이라고 하였다.(장영미, 2010)

그리고 ‘지금’과 ‘이제’에 대해 선행연구 좀 있었는데 만리(2010)에서

‘지금과 바로’에 대해 대조분석을 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강춘영

(2013)에서 ‘지금/바로, 다시/또 등’을 단순히 대조하고 끝났으며 황혜려

(2012)에서 ‘지금, 현재, 본래, 원래’ 현재시제를 간단하게 대조하였다. 그리

고 곽풍(2012)에서 ‘지금/이제’에 대해 간단하게 대조하고 교육 방안을 제

시하였으며 진희룽(2014)에서 ‘지금/이제’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되는 중국

어도 간단하게 대조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지금/이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별로 없고, 또한

한국어 대조하고 대응되는 중국어도 분석하고 대조하는 연구 더 보기 힘든

상황이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지금/이제’ 먼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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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뭔 지를 제시하고 한중 시간부사에 대해

차이점과 공통점은 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사전적 정의를 볼 때는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조선어대사전』에서는 ‘지금/이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19> 한국어 시간부사 ‘지금/이제'의 사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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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

1)<부사> “말하는 바

로 이 때

2)<명사>말하는 바로

이때

1)<부사> 말하는 바로 이

때에,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

낌을 준다.

2)<명사> 말하는 바로 이

때,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

을 준다.

연세한국어

사전

1)<부사>바로 이제,

이 시간에

2)<부사>현재, 오늘

날에 이르러

3)<명사>이때

4)<명사>오늘날, 현

재

1)<부사>바로 지금. (말하

고 있는) 이때에.

2)<부사>지금부터 앞으로.

3)<명사>(말하고 있는 바

로)이 때. 지금 이 시간.

4)<명사>오늘날. 지금의 시

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부사> 이 시간에

<부사>

1)<부사>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이때에

2)<부사>지금부터 앞으로

조선어대사

전

1)<부사>예로부터 이

제에 이르기 까지.

2)<명사> 바로 이 시

각.

3)<명사> 말하는 바

로 이때.

4)<명사>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

1)<부사>지금 또는 바로

지금.

2)<부사>지금부터 앞으로.

3)<명사> 말하는 바로 이

때.

4)<명사> 오늘날 또는 지

금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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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에서 ‘지금’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외국인을 위한 한

국어 학습 사전」,「조선어 대사전」,「연세한국어 사전」에서 명사로 쓰일

때 ‘말하는 바로 이때’, ‘현재’, ‘오늘날',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 ‘바로 이

시각’，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부사로 쓰일 때는 ‘바로 이제', ‘이 시간

에’, ‘말하는 바로 이때에’, ‘오늘 날에 이르러', ‘지금부터 앞으로', ‘예로

부터 이제에 이르기까지’, ‘현재’，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조선어 대사전」,「연세한국어 사전」,에서 명사로 쓰일 때 ‘말하

는 바로 이때’,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지금 이 시간’, ‘오늘날

또는 지금 시기', ‘지금부터 앞으로’ 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부사로 쓰일 때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말하고 있는) 이때에’，‘바로 이때에'.

‘지금부터 앞으로’，‘바로 지금'. ‘지금 또는 바로 지금’，‘지금부터 앞으로’

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 제시된 정의를 보면 ‘지금'과 ‘이제'가 다 부사로 사용될 때는

‘말하는 바로 이때', ‘바로 이제', ‘바로 지금', 다 공통점인데, 반면에 조금

더 차이점 나는 것은 ‘이제'는 ‘말하는 바로 이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라는 의미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보다 ‘이제'는 ‘지금부터 앞으로'라는 의미가 하나 더 가지는 것이다.

또한, ‘지금’과 ‘이제’의 변별자질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이원표(2001)

가 있다(왕단, 2015). 이원표(2001)에서는 ‘지금’과 ‘이제’의 담화기능을 대해

서 제시하였다. 이원표(2001)는 “ ‘이제’라는 표현이 기준 연구에서 지적돼

온 ‘발화시간 표기기능’ 이외에도 ‘사건시간’과 ‘담화시간’을 가리키는 시간

부사 및 담화표지로서 ‘지금’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담화기능을 하고 있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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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선행연구과 사전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외국인을 위한 한

국어 학습 사전」,「조선어 대사전」,「연세한국어 사전」을 통해서 ‘지금

과 이제'의 의미를 정리했는데 두 다 시간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하기

에 사용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생기게 된다. 한국어에서의 시간어는 모두

명사나. 부사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의 시간어가 명사와 부사 두 가지 품사

로 다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지금”과 “이제”도 이러한 성격을 띠는

데 여기서 다만 부사의 경우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과 이제'의 의

미를 정리했는데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들에

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살

펴보겠다. ‘지금’과 ‘이제’가 쓰일 수 있는 환경들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과 ‘이제'의 의미를 서로 교체되어 다 사용될 수 있는 환경:

위의 사전을 통해서 정리된 ‘지금'과 ‘이제'의 의미 공통점은 ‘말하는 바

로 이때'라는 것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가. 동생은 공부를 하다가 [지금/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나. 누나는 지난달에 졸업했는데 [지금/이제] 취직 준비를 해야 된다.

다. [지금/이제] 9시이다.

라. 그는 [지금/이제] 숙제를 하고 있다.

마. 그는 [지금/이제] 막 수업을 끝내고 쉬고 있다.

바. 그는 [지금/이제] 내 앞에 있다.

예를 보면 ‘지금'과 ‘이제'는 모두 말하는 이때의 일어났다는 의미를 나

타냈다. 예(1가)에서 동생이 말하는 이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예(1나)에서

말하는 그 때 누나가 취직 준비를 시작했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예(1다)에

서는 화자가 말하는 이때 9시다의 의미를 나타냈다. 예(1라)에서는 그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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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그 때 숙제를 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예(1마)에서 화자가

말하는 그때 쉬고 있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예(1바)에

서 화자가 말하는 그 때 그 사람이 화자의 앞에 있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여기서 “이제”와 '지금'이 다 “말하는 바로 이때에” 라는 뜻으로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이제”는 다 “지금”으로 서로 대치될 수 있다.

여기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과 ‘이제' 두 개의 시간부사 다 ‘말하는 바

로 이때의 시점, 즉 현재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서

로 교체되어 쓸 수 있지만 위에 사전적 정의를 볼 때 ‘이제'는 ‘지나간 때

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라는 의미가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같이 쓰일 때

에도 의미상으로 조금 다를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살피기

로 한다.

(2) 가. 동생은 [지금/이제] 일어났어요.

나. 엄마가 [지금/이제] 밥을 만들고 있어요.

예(2가)를 보면 ‘지금'과 ‘이제'는 모두 말하는 이때의 일어났다는 의미

를 나타냈지만 ‘이제'는 ‘지금’과 달리 ‘단절’ 이라는 의미를 밝히고 있으며

지나간 때의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와 관계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

다. ‘이제'는 그 전에 일찍 얼어나야 되는데 늦잠 좀 잤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기준에 일어났다는 의미를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뜻이

없다. 예(2나)를 보면 ‘지금'과 ‘이제'는 모두 말하는 이때의 밥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냈지만 ‘이제'는 “지금”과 달리 “단절” 이라는 의미를

밝히고 있으며 그 전에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말하고 있

는 기준에 밥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사전의 해석에서 “이제’’ 와 “지금”은 다 ‘현재 이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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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제

현

재

난 지금 밥 먹고 있다.

난 지금 간다.

난 지금 급해.

이제 하고 있다.

이제 간다.

이제 밥 먹는다.

미

래

넌 지금 갈 거야?

난 지금 공부하려고.

지금 청소하겠다.

이제 나 없어도 되겠지?

이제 신경 좀 써야 될 거야.

이제 이거 안 해도 되겠지?

과

거

지금 일어났어.

지금 들어왔어.

지금 공연 끝났어.

이제 완성됐어.

이제 이해했어.

이제 깨달았어.

나타내는 공통점과 ‘단절'이라는 의미 있는지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그

러나 일상생활 중에서는 이와 같은 공통과 차이점만 갖고 사용하면 역시

헛갈리게 될 수 있다. ‘지금’과 ‘이제’에 대해 선행연구와 말뭉치에서 나타

난 사용 표현을 통해 ‘지금'와 ‘이제'는 단지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지 살펴

보겠다.

<표20> 말뭉치에서 나타난 ‘지금/이제’의 사용 양상

위의 말뭉치에서 나타난 것 보듯이 ‘지금'과 ‘이제'는 현재시재에만 나타

나는 거 아니고 과거시제와 미래시제에도 흔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만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진희롱(2014)에서 ‘곧, 바로, 당장'등 부사가 ‘지금'과 함께 사용 가능

하지만 이러한 문장에서 ‘이제'를 쓰이면 어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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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지금/?이제] 곧 그리 갈게요.

나.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이제] 바로 물어 보세요.

다. 서류를 좀 봐야 되니까 [지금/?이제] 당장 메일로 보내주세요.

예를 보면, ‘지금’은 ‘바로, 곧, 당장 ’ 등의 부사와 함께 쓰이고 있는데,

발화자가 발화하는 바로 그 시점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예(3가)에서 지금

이 시점에 곧 ‘간다' 는 행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의미를 나타났다. 예(3나)

에서 화자가 말하는 그 때 바로 물어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

고 있다. 예(3다)에서 긴급 상황에서 화자가 말하는 그때에 당장 메일 보내

다는 행동을 나타나야 된다는 의미를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이제'보다

‘지금'은 화자가 말하는 그 시점을 바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제'보다 ‘지금'을 쓰는 것 더 자연스럽다.

⌜연세한국어사전⌝과 ⌜조선어대사전⌝에서 사전적 정의를 통해 ‘지금'

은 ‘오늘 날에 이르러, 예로부터 이제에 이르기까지'라는 의미도 있어서 과

거부터 지금까지의 시점을 나타나는 것으로 과거 의미를 가진 시간부사

‘이미, 벌써' 와도 결합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제'는 보통 ‘지금'을 기준으

로 하여 그 이후의 시점을 나타나는 것으로 ‘이미, 벌써'와 결합할 수 없

다. 예를 살펴보겠다.

(4) 가.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어.

나. 지금 이미 하고 있어.

예(4가)에서 과거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 44 -

(4나)에서 과거부터 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의미를 설명하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용할 수 없다.

‘이제'만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위에 사전에서 제시되어 있는 정의를 보면 ‘지금'과 차이점 나는 것은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지금부터 앞으로'라는 것이다. 이런 상

황에서는 ‘이제'만 사용될 수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가. 돈 다 썼으니 [?지금/이제] 그만 집에 가자.

나. 쓸 때 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이제] 본론으로 들

어갑시다.

다. 열심히 공부했으니 [?지금/이제] 박사가 되었다.

예문 (5가)에서는 돈이 다 쓴 ‘이제' 전에 돈이 있다는 뜻이 포함하고

돈이 다 쓴 이때，즉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뜻이 있고 그리고 지

금까지 집에 가지 않았으며 ‘이제 집에 가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5나)

에서는 하고 있었던 행동을 그만하고 다른 내용이나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이제' 가 현재 이 시점이라는 개념으로 원래의 행동，

상태가 달라지는 기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이제’’란 기점 뒤에

새로 생긴 행동, 상태가 원래의 행동，상태와 완전 상반된다는 대조적의미

도 알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은 ‘이제' 와 달리 이런 전후 대

조적인 의미를 포함하지 않고 문장에서 표현한 사실만 단순히 기술한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쓰이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제'는 예(5다)에서 박

사가 “되었다”라는 동작으로 예전 안 되는 상태와 지금 상태로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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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간부사 지금 이제

의미적

특징

공통적 의미 ‘말하는 바로 이때에’

개별적 의미

1.말하는 바로 이때

2. 바로 이제, 이

시간에

3. 현재, 오늘날에

이르러

1. 말하는 바로 이때.

2. 바로 지금, 지금에

이르러

3.지금부터 앞으로,

4. ‘지나간 때와 단절

된 느낌을 준다'

통사적 과거형 시제 ○ ○

을 의미하는 것이다.

(6) 가. [?지금/이제] 안심해도 될 거야.

나. [?지금/이제]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

예문(6)을 보면 ‘이제'는 발화자가 말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만 나타내는

거 아니라 미래의 시점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6가)에서 ‘이제'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동작이 일어나고 앞으로 안심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고，예

(6나)에서 지금부터 “끝났다”라는 동작으로 앞으로 원래 했던 상태, 행동을

다시 안 하고 끝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가 상태, 행

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점이 된다는 것，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상태, 행

동가 시작하고 원래의 상태, 행동이 바뀌거나 끝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단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란 시점을 시작점

으로 하여 상태, 행동의 시작，끝남，바꾸는 변화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

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이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 없다.

<표21> ‘지금-이제’의 변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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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현재형 시제 ○ ○

미래형 시제 ○ ○

‘이미, 벌써’와의 결합 ○ ×

‘당장, 곧, 바로’ 등의

부사와 함께 사용 가능
○ ×

이상 ‘지금'과 ‘이제'에 대해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과 ‘이제

'는 ‘말하는 바로 이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상으로 쓰일 때 서

로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지만 표<19> 사전에서 정리한 것처럼 ‘이제'는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지금부터 앞으로'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서 쓰일 때 의미상으로 좀 다를 경우가 있다. 또한 ‘지금'은 의미상으

로 ‘오늘 날에 이르러, 예로부터 이제에 이르기까지'의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료의미를 가진 ‘이미, 벌써'등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곧, 바

로, 당장'등 부사와 사용할 때는 ‘이제'보다 ‘지금'을 쓰는 거 더 자연스럽

다. 그리고 ‘지금'과 ‘이제'는 현재 시제만 쓰는 거 아니고 과거 시제，미래

시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지금'과 ‘이제'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는 무엇인가? 존재

한다면 한국어 ‘지금/이제'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다.

나. ‘지금, 이제'의 한중 대조

지금까지 ‘지금, 이제'의 한중 대조 연구 몇 개 있었는데 ‘现在，当今’과

대조하거나 ‘目前，现在’, ‘正在，在，正’과 대조하였으며, 하지만 대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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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도 시간부사인지 아닌지 근거 제시도 잘 안 되어 있고 대응하는 중

국어에 대해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논문에서 사전적 정의

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뭔지

제시하고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어떤 특징이 있는 지, 한국어 시간

부사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살

펴보겠다.

먼저 앞에 선정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

사를 <现代韩中中韩词典>과 <고려대 한중사전>, <한국외대 학습사전>,<네

이버 중국어 사전>에서 확인하였다.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를 살펴보면 <표22>과 같다.

<표22> ‘지금, 이제’와 대응되는 중국어

이제 지금

现代韩中中韩词典

<현대한중중한사전>

<명사>现在,目前

<부사>在

<명사>现在

<부사>在,正在

고려대 한중사전
<명사>现在,眼看,如今晚儿

,这就

<명사>现,现在,目前,如今,

当今,时下,现时

한국외대 학습사전 <명사>现在 <명사>现在,目前

네이버 중국어 사전 <명사> 现在,刚才

<명사>现在,目前,当下,眼

下

<부사> 正在

표<22>에서는 ‘이제’와 ‘지금’에 대응되는 중국어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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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代韩中中韩词典>과 <고려대 한중사전>, <한국외대 학습사전>, <네이

버 중국어 사전>에서 ‘이제’와 대응되는 중국어는 '现在,目前,眼看,如今晚儿,

这就, 刚才’등이 있고 ‘지금’과 대응되는 중국어는 ‘现,现在,目前,如今,当今,时

下,现时,当下,眼下, 在,正在’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22>에 제시된 네

사전의 뜻풀이를 통해 ‘이제’와 ‘지금’ 대응된 중국어 많지만 주로 명사로

되고 있다. 부사로 된 중국어는 ‘在/正在’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과 ‘이제’에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는

‘在/正在’이다. 먼저『中韩大辞典』에서 제시한 ‘在/正在’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3> ‘在/正在’의 사전적 정의

在 正在

中韩大辞

典

<중한대사

전>

지금[막] …하고 있다.

[동작의 진행을 나타냄]

1.[부사] 지금〔한창〕

…하고 있다. [동작이나

행위가 진행 중임을 나타냄]

현대중국어 진행

1.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

난다.

2. 진행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볼 때는 ‘말하는 바로 이때'의 의미를 나타낼 때

는 ‘正在， 在’ 이에 대응되는데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 지금부터 그 이

후의 시점'의 의미를 볼 때 대응되는 중국어가 없다. 또한, ‘正在/在’는 ‘…

하고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동작이나 행의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뜻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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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대중국어>의 ‘在’, ‘正在’ 는 그 의미들이 매우 유사하고 용법은

상대적으로 다르게 쓰이는 용법 있고 유사한 용법도 또한 있다. ‘正在’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와 일의 ‘진행’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

으며, ‘在’는 일의 ‘진행’을 나타낸다. 즉 ‘正在’ 과 '在’의 의미를 겸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张亚军（2002)에서 ‘正在，在’는 현대한자어 중에 긴밀한 관계가 가진

시간부사라고 지적하였다. ‘在’는 진행 상태를 표현하고 ‘正在’는 진행 상태

와 진행 시간을 겸하여 가끔 바꿔서 쓰일 때도 있지만 현대한자어 중에 뚜

렷한 차이점을 있다고 하였다.

또한 ‘正在/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陆检明，马真(1985)에

서 ‘正在/在를 시제를 나타내는 실시간 시간부사’를 지적하였으며 王力

（1982），吕叔湘(1982), 龚千炎(1994,1995)에서 ‘正在/在는 지속상을 나타

내는 시간부사라고 하였으며 동작이나 행위가 지속 상태나 진행 중임을 표

현한다’고 하였다.

张亚军(2002)에서 ‘正在’는 근대중국어시기 ‘正’+‘在’라는 형식에서 발전

하여 송나라 때 부사 용법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송나라 이전의 ‘正在’는

부사 ‘正’과 동사 ‘在’의 결합 형식으로 ‘正’(부사)+‘在’(술어) 구조이고 그러

다가 여러 변천 과정을 거쳐 송나라 때 하나의 부사로 문법화 하였다.

贾改琴（2015）에서 " ‘在’는 최초의 뜻은 동사이었는데 어디에 존재함

의 뜻으로 주로 어떤 상태의 지속성과 존재성을 강조하였으며 여러 변천

과정을 거쳐 당나라 이후로부터 시간부사, 동사, 개사 등 여러 품사로 변하

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现代汉语八百词》에서 ‘正은 시간을 강조하고 在는 상태를 강조하여

正在는 시간과 상태를 겸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중국어 시간부사 ‘在， 正在'는 동작이나 행위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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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나 지속성을 표현하는 데 의미나 사용 특징에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在’는 주로 동작의 진행 상태나 지속성을 나타내고

‘正在’는 ‘正+在’ 구조이고 동작의 진행시간이나 진행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표<24>를 통해 중국어 ‘正在，在’는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보통 사태조사 ‘着’과 시간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呢’ 같이 사용

하는데 현재시제 및 진행상태를 표현한다. 또한 ‘着’의 의미적으로 볼 때

주제의 행위나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거나 지속되고 있는 상태

를 나타남을 표현한다.

먼저 ‘正在/在’는 교체되어 같이 사용 가능하는 경우:

사전적 정의의 공통점 ‘…하고 있다’의 공통점을 통해 살펴보겠다.

(7) 가. 我只管说自己的，一抬头润民正在/在看着我｡

나. 他正在/在看着我打球呢｡

가'. 나는 내 말만 하고 있었다. 머리를 들어보니 윤민이 마침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 그는 농구를 치고 있는 나를 쳐다보고 있다.

예(7) 보면 ‘正在/在’는 주로 시제 기능을 담당하고 사태조사 ‘着’이

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7가)은 구문의 말미에 어기조사

‘呢’가 술어 동사 뒤에 출현한 ‘着’과 함께 술어 동사의 상 자질을 나타내주

는 상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正在/在는 한국어의 ‘...하고 있다’로 번

역할 수 있는데 한국말의 ‘하고 있다’는 현재시제 및 진행 상태를 나타낸

다.

또한 ‘在’는 주로 동작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正在’는 ‘正’과 ‘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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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작 진행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진

행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다. 예를 살펴보겠다.

(8). 가. 这几天学生在/？正在考试。

나. 脸上雨水在流淌，我不知道他是否在/？正在哭。

가'. 요즘 학생들이 시험 치고 있어.

나'.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난 그가 울고 있는 지 아

닌지 모르겠다.

예(8)(가,나)에서 요즘 학생들이 시험 치고 있는 거와 빗물이 흘러내

리고 있는 것들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데 ‘正在’는 이런 특징이 없다.

(9) 가. 街上正在/？在行走的女孩很漂亮。

가'. 길거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여자가 너무 예쁘다.

예(9가)에서 걸어가고 있는 행동의 진행 시간과 진행 상태를 나타내

는 것이다.

‘在’와 ‘正在’는 보통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

고 있으므로 여기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①‘在’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一直(내내)，仍(여전히)，照样(계

속)’등 공기할 수 있지만 ‘正在’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살

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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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 他觉得他家里的电话一直在/？正在 被人窃听或录音

가'. 그는 자신 집의 전화기가 계속 도청 당하고 있대.

나. 在坐火车之前, 我回头看见他还在/？正在 向我们挥手告别。

나'. 기차 타기 전에 머리 돌아올 때 그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다.

예(10)(가와 나)를 보면 중국어의 경우 ‘在’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시간부

사와 사용할 수 있으며 ‘正在’는 지속성을 가지지만 이런 경우에서 사용할

수 없다.

② ‘在’는 진행이나 지속성이 반복되는 같은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할 수

도 있으므로 ‘每天(매일/날)，时刻(언제나)，时时刻刻(늘/시시각각)’등과 공

기될 수도 있는데 ‘正在’는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는 없다. 예를 살펴보겠

다.

(11) 가. 她每天都在/？正在 念叨自己的儿子。

가' 그는 맨날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 在分手的十年里，我时时刻刻都在/？正在 想念她。

나'. 헤어진 10년 동안에 난 늘 그녀 생각만 하고 있다.

예(11)(가와나)에서 ‘在’는 ‘每天’, ‘时时刻刻’과 같이 사용해서 지속성을

반복되는 같은 행위나 생각을 바로 표현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正在’는 이런 경우에서 사용할 수 없다.

③ ‘在’는 이미 완료된 의미를 가진 시간부사 ‘已经(이미)，早已(벌써)，

早就(벌써부터)’, 그리고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了’와 공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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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正在’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살펴보겠다.

(12) 가. 现在已经在/？正在做了

가'. 지금 이미 하고 있다.

나. 现在早就在/？正在宣传了.

나'. 지금 벌써 홍보하고 있다.

④ 어떤 사실에 대한 부정, 의심, 놀라움, 그리고 어떤 사실을 생기는

원인에 대한 물어보는 경우에는 ‘在’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살펴보겠다.

(13) 가. 我现在绝不是在/？正在骗你.

나. 他现在不像是在/？正在做检查, 倒像是在/？正在诉苦。

다. 他移居国外很多年, 国内却还有这样的朋友在/？正在关心他.

라. 这孩子为什么在/？正在偷偷哭呢？

가'. 난 지금 절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다.

나'. 그는 반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다니는 것 같아.

다'. 그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국내에서도 이렇게 잘해주는 친

구가 있는 줄 몰랐네.

라'. 이 아이는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어?

예(13)(가,나,다,라)에서 어떤 사실에 대한 부정, 의심, 놀라움이나 원인

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正在’는 사용할 수 없고 ‘在’만 가능하다.

그런데 관형어로 표현할 때 문장에서 나타나는 빈도는 ‘在’보다 ‘正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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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중국어

분

류
시간부사 지금 이제 正在 在

의미적

특징
공통의미 말하는 바로 이때

비교적으로 더 높다. 예를 살펴보겠다.

(14) 가. 正在用功学习的弟弟。

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생.

나. 正在看演出的游客。

나'.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관광객.

또한 중국어에서 시간부사 ‘正在, 在'는 현재시제의 진행 상태를 표현하

는 것으로 미래시제를 표현하는 시간부사 ‘将要， 就要， 要’와 같이 사용

될 수는 없다. 예를 보겠다.

(15). 가. 난 지금/이제 출근하러 가겠다.

나. 난 지금/이제 밖에 나가겠다.

가'. 我?在/?正在要去上班

나'. 我?在/?正在要出门。

예(15) 한국어에서 “지금”과 “이제”는 미래 시제에 다 결합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 시간부사 ‘正在/在'는 미래 시제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4> ‘지금’과 ‘이제’-- ‘在/正在’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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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의미

1.말하는

바로

이때

2. 바로

이제, 이

시간에

3. 현재,

오늘날에

이르러

1.말하는 바로

이때.

2. 바로 지금,

지금에 이르러.

3. 지금부터

앞으로',

4.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1 . … 하 고

있다.

2. 진행

3.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1.…하고

있다.

[동작의

진행을

나타냄]

2. 진행

통사적

특징

과거형 시제 ○ ○ × ○

현재형 시제 ○ ○ ○ ○

미래형 시제 ○ ○ × ×

‘ 一直，仍'등

시간부사와 같

이 사용 가능

○ × × ○

‘당장, 곧, 바

로’등의 부사

와 함께 사용

가능

○ × ×

사태조사 ‘着’

과 시간을 나

타내는 어기조

사 '呢’ 같이

사용 가능

× ○ ○

‘每天，时刻'

등과 같이 사

용 가능

× × ○

‘已经，早已’등

시간부사와 결

합 가능

○ × × ○

지속성은 나타

냄
× × × ○



- 56 -

지금까지 정리된 한국어 ‘지금'과 ‘이제'는 중국어 ‘正在/在'와 모두 ‘말

하는 바로 이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상으로 쓰일 때 서로 교체

되어 사용될 수 있지만 ‘이제'는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지금부

터 앞으로'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서 의미상으로 좀 다르고 ‘지금’은 ‘오

늘날에 이르러, 예로부터 이제의 이르기까지’의 뜻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할

때 ‘이제’와 다를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지금'과 ‘이제'는 현재 시제，과거

시제，미래 시제에 사용할 때는 공기될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 시산부사

‘正在'는 과거 시제，미래 시제와 같이 사용할 수 없고 ‘在’는 미래시제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위에 '지금'과 '이제'-- ‘在/正在’의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在/正在’에서 동작이나 행위가 현재시제의 진행 상태 표현

하고 ‘在’는 과거시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금과 이제'는 현재

시제, 미래시제, 과거시제와 다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正在/在’와의 의미상의 뜻과 달리 시간부사 ‘이제’는 '말하는 바로 이때',

현재시제의 진행 상태를 표현한 외에도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 '지금

부터 앞으로'의 뜻을 더 가지고 있고 ‘지금’은 ‘오늘날에 이르러, 예로부터

이제에 이르기까지’의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특히

초중급 중국인 학습자들이 ‘在/正在’와 ‘지금/이제’에 대해 서로의 의미차이

를 모르고 혼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용상에도

중국어 시간부사 ‘在’는 ‘正在’와 달리 네 가지 특정한 결합 방법이 있으므

로 한국어 시간부사 '지금, 이제'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

국인 학습자들이 '지금과 이제'의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쉽게 범하는

경우가 많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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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방금

표준국

어

대사전

1)<부사>조금

전에

2)<명사>조금 전

1)<부사>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2)<부사>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3)<부사>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

4)<명사>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5)<명사>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6)<명사>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

네이버

국어사전

1)<부사>조금

전에

2)<명사>조금 전

1)<부사> 말하고 있는

시점(時點)보다 바로 조금 전에.

2)<부사>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에.

2.2 ‘아까/방금'-- ‘剛才, 刚，才, 剛剛'의 대조 분석

가. ‘아까/방금'의 의미 분석

먼저 사전「표준국어대사전」,「네이버국어사전」과「우리말샘」을

통해 ‘아까/방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표25> ‘아까/방금’의 사전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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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사>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

4)<명사>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우리말

샘

1)<부사>조금

전에

2)<명사>조금 전

1)<부사>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2)<부사>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3)<부사>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

4)<명사>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5)<명사>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6)<명사>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

위에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아까'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과「네

이버국어사전」,「우리말샘」에서 명사로 쓰일 때나 부사로 쓰일 때나 의

미는 모두 "조금 전"이라는 하나의 뜻을 제시하고 있다.

‘방금'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과「네이버국어사전」,「우리말샘」

에서는 명사로 쓰일 때나 부사로 쓰일 때나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후"

등 공통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방금'은 부사로 쓰일 때와 명사로 쓰일 때

가 혼동되어 쓰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

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다 부사로 간주하고 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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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변별 방법을 살펴보겠다.

지금까지 ‘아까/방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손남익(1995)에서

'아까'는 과거시제를 내타낸다고 했다. 민현식(1999)에서는 시간부사를 시

제부사와 상부사로 나누었는데 '아까'와 '금방'에 대해 대조하였고 시제부사

의 하위분류인 직전선행시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서정수(2005)에서 '아까'와

'금방'에 대해 시간 자유 부사류어의 하위분류인 시점/순간 부사류어에 속

한다고 하였다.

최옥춘(2013)에서는 사전적 정의를 통해 '아까/금방, 내내/계속, 자꾸/자

주, 때때로/가끔'에 대해 대조 연구를 했으며 대응하는 중국어도 대조 분석

을 하였다.

진희롱(2015)에서는 사전적 정의를 통해 '아까와 금방'의 공기 관계를 간

단하게 설명하였다.

한학철(2015)에서 '아까와 방금'의 정의를 통해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 시

간부사와 조사의 결합을 제시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아까/방금'에 대한 연구들이 너무 부족하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방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전적 정

의로만 대조하거나 부사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부족하였으나 사전적 정의로

했더라도 사전분석이 부족하거나 단어의 명사 제시나 부사제시 명확히 분

류되지 않으며 '아까/방금'처럼 명사로 쓰일 때와 부사로 쓰일 때에 의미

상으로 좀 달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언어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아까'와 ‘방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세히 대조하고 분석하여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뭔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아까'와 ‘방금'의 의미를 서로 교체되어 다 사용될 수 있는 경우:



- 60 -

위의 사전을 통하여 정리된 뜻이 ‘아까/방금’의 공통점은 ‘말하고 있

는 시점부터 조금 전'이라는 특징을 통해 과거 시간을 나타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6) 가. 논문을 아까/방금 마쳤다.

나. 친구는 아까/방금 떠났다.

다. 그는 아까/방금 잠에서 깨어났다.

예문(16)을 보면 (16가)에서 논문을 ‘마치다’는 행위는 이 말하고 있

는 그 시점에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논문을 다 쓴다는 뜻이 나타났다.

‘떠나다’, ‘깨어나다’는 행위는 말하고 있는 시점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16나)에서 친구는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미 떠나고 그 ‘떠나다' 행위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16다)에서도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는 이미 깨

어난다. 그 행위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정리해보면 ‘아까’, ‘방금’은 완료

성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말하고 있는 시

점(時點)부터 조금 전의 시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두 언어가 사건발생시와 화자 발화시의 시간적 의미제시나

간격에는 약간의 어감 차이가 존재한다. ‘아까’는 사건발생시와 화자 발화

시의 간격이 조금 멀고 ‘방금’은 짧은 시간 전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살펴보겠다.

(17) 가. 난 방금/아까 밥을 먹었다.

나. 샤오밍은 방금/아까 왔었다.

예문(17)(가,나)을 보면 ‘방금/아까' 다 과거 상태를 표현하는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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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어감차이가 좀 다르다. (17가)에서 ‘방금'의 경우에는 ‘밥을 먹었다'는

행동은 그리 오래되지 않고 발화시 바로 조금 전의 뜻을 강조하고 시간상

으로 말한다면 20분에서 30분을 넘기지 않은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럴 때에는 ‘조금 전'하고 비슷하다. ‘아까'의 경우에는 ‘방금 밥을 먹었다'는

행동보다 시간이 꽤 지난 것을 가리키고 ‘방금'보다 훨씬 길지만 시간상으

로 반나절이라는 말로 하기에 좀 짧은 시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약 셋이나

넷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한다. (17나)도 마찬가지로 ‘방금 왔

다간 것'보다 ‘아까'는 왔다간 시간이 꽤 지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방금'만 사용 가능하는 경우:

<표25>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방금'은 부사로서 ‘말하고 있는 시점보

다 조금 전'이라는 뜻 이외에도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조금 후'의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살펴보겠

다.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의 경우:

(18) 가. 방금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

나. 밤길을 달려 방금 도착하는 길입니다.

예(18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행동은 하늘이 어둡다는 행동과 같은

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18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는 행동은 도

착한다는 행동과 같은 시점을 나타내고 있다.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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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 방금 주먹질을 할 듯이 코앞에다 삿대질을 해 댄다.

나. 방금 도착할 것이라고 전화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버스 안

이냐?

예(19가)에서 주먹질을 할 행동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조금 후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19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착할 행동은 말하고 있

는 시점보다 조금 후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학철(2013)에서 ‘방금'은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주는 명사와

부사의미를 가진 ‘이제'와도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시작점을 나타내는

‘부터'와의 결합은 부자연스럽지만 끝점을 나타내는 ‘까지'와의 결합은 오히

려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아까'는 시작점과 끝점을 나타내는 ‘부터'와 ‘까지

'의 결합은 다 허용된다. 예를 살펴보겠다.

(20) 가. 방금/아까 까지 놀았었는데요.

나. 아까/?방금 부터 계속 나만 쳐다보는 사람.

다. 이제 방금/?아까 도착했어요.

라. 그가 이제 방금/?아까 청소했어요.

예문(20가)과 (20나)의 경우, “아까"는 시작점과 끝점을 나타내는 “부터

" 와 “까지"가 다 허용된다. “방금"은 시작점을 나타내는 “부터"의 결합은

부자연스럽지만 끝점을 나타내는 조사 “까지"와의 결합은 오히려 자연스럽

다. 다시 말하면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가 지속된 시점을 의미하는데 끝점

을 의미할 때는 ‘아까’와 ‘방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시작점을 의미할



- 63 -

분류 시간부사 아까 방금

의미적

특징

공통적 의미
모두 말하고 있는 시점(時點)부터

조금 전의 시간을 의미한다.

개별적 의미 조금 전에

1.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2.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3.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

통 사 적

특징

완료상태에 가능 여

부
○ ○

사건발생시와 화자

발화시의 간격
멀다 짧다

‘부터’ 와 ‘까지’ 결

합 가능 여부
○ 까지만

‘이제’와 결합 가능

여부
× ○

경우는 ‘아까’만 사용할 수 있다. 예문(20)(다,라)의 경우 “방금"은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주는 명사와 부사의미를 가진 “이제"와도 결합할 수

있지만 ‘아까’는 앞에 조사나 다른 부사와의 결합은 제약된다.

<표26> ‘아까-방금'의 변별기준

본 논문에서 사전적 정의와 선생연구들을 통해서 ‘아까’와 ‘방금’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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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조사와의 결합은 각각 살펴보았는데 공통점 ‘말하

고 있는 시점부터 조금 전’을 통해 행위가 완료된 상태를 표현하고 ‘방금'

과 '아까'의 시간적 어감차이의 존재함도 제시하였으며 부사로서 ‘방금'은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조금 후'의 뜻도 가지

고 있어서 의미상으로 ‘아까'와 좀 다르다. 또한 ‘방금’은 뒤에 조사와 결합

할 수 있고 앞에는 부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아까’는 뒤에 조사만 결합 가

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 시간부사 ‘아까'와 ‘방금'은 대응하는

중국어는 무엇인가? 존재한다면 한국어 ‘아까/방금’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

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나. ‘아까/방금' 의 중국어 대조

먼저 사전적 정의를 자세히 정리하면 선정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를 <现代韩中中韩词典>과 <고려대 한중사전>,

<한국외대 학습사전>,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서 확인하였다. 한국어 시간

부사 유의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를 살펴보면 <표27>과 같다.

<표27> ‘아까/방금'과 대응되는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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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방금

现代韩中中韩词典

<현대한중중한사

전>

<부사>刚才，才，刚

刚

<부사>刚才，方才，

刚刚

고려대 한중사전 <부사>刚才
<부사>刚刚， 刚才，

才，刚

한국외대

학습사전
<부사>刚才， 刚

<부사>刚才， 刚刚，

刚

네이버 중국어

사전

<명사> 刚才

<부사> 刚才，刚

<부사>刚才，刚刚，

方才

<표27>에서는 ‘아까/방금'에 대응되는 중국어를 살펴보았다. <现代韩

中中韩词典>과 <고려대 한중사전>, <한국외대 학습사전>,<네이버 중국어 사

전>에서 ‘아까’와 대응되는 중국어는 ‘刚才，才，刚刚, 刚’등이 있고 ‘방금’

과 대응되는 중국어는 ‘刚刚， 刚才，才，方才，刚’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

는 <표27>에 제시된 네 사전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중국어를 선정하여 비교

하겠다. 즉 ‘아까’에 공통으로 대응되는 중국어는 ‘刚才，才，刚刚, 刚’ 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까’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는 ‘剛才’와 ‘刚’

이 있고 ‘방금’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는 ‘刚才, 才, 剛剛, 刚'가 있다.

먼저『中韩大辞典』에서 제시한 ‘剛才, 刚，才, 剛剛’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8> ‘剛才, 刚，才, 剛剛’의 사전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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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한국어

剛才
<부사>

방금, 방금 전에, 금방, 금시, 이제, 막

刚

<부사>

1)방금, 좀 전에

2）막, 지금, 바로

才

<부사>

1)겨우, 근근이

2)방금(동작이 방금 발생했거나,

반대로

늦게 발생함)

3)...에야, 에야 비로소(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비로소 동작, 작용이 발생하게

됨을 표시)

4)...서야, 서야 비로소 (어떤 조건,

상황 하에 동작이 발생.)

剛剛 <부사>방금, 방금 전에

위의 표를 보면 ‘剛才', '刚', '才','剛剛’은 공통적으로 ‘방금', '방금 전에’라

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발화자가 말하는 직전 시점을 나타낸다. 공통적

인 의미 외에 ‘才’는 ‘…있어야 비로소, '...서야, 서야 비로소’, '...에야, 에야

비로소'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으며 동작이나 행위가 방금 발생했거나, 반

대로 늦게 발생됨을 강조한다.

《现代汉语八百词》에서 ‘刚，剛剛’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

데 발화자가 말하는 직전 시점을 나타내며 이어질 다른 행동 전의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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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모두 화자 발화시와 사건발생시 두 시점의 시

간적 간격 차이가 짧은 것을 표현하고 이어질 행위나 동작의 시작이나 완

료 상태를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剛才’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의미상으로 보통 동작이나 사건이 지나간

지 오래되지 않은 시간을 표현하여 시점 의미를 강조하고 ‘그 때’로 대체하

여 사용할 수 있는 체언이라고 생각하는데 谢成名（2009)에서 ‘剛剛’은 사

건 발생시와 참조시간 간의 간격이 짧고 짧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

사라고 하였다. ‘剛才’는 시간상으로 고유된 기준점이 있다고 하였으며 화

자발화시나 기준시점은 고유한 자리에 위치하고 사람의 주관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剛才’와 ‘剛剛’은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이지만 시간적 간격에는 어감 차이가 존재한다. ‘剛才’는 보

통 동작이나 사건이 지난 지 한나절 안의 시간적 의미를 표현하고 ‘刚，剛

剛’은 보통 짧게는 몇 초이나 길게는 몇 년의 시간적 의미를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刘勇(1987)에서 ‘剛才’는 시점의 의미를 강조하고 동작이나 행위가 지나

간 지 오래되지 않은 시간적 의미를 강조하고 ‘그때’로 대체하여 쓸 수 있

는 체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方才’는 ‘剛才’처럼 동작이나 행위가 지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고 또한 ‘方才，才’는 어떤 사건이 늦게

끝났거나 발생함을 강조하는데 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표현하며 ‘这时

候才.... (...서야 비로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卢福波(2005)에서 ‘剛才/剛剛’ 모두 동작이나 상황이 조금 전의 시간에

발생하였음을 의미하지만 ‘剛才’는 현재의 시간에만 사용, ‘剛剛’은 현재 이

전의 어떤 시간에도 다 사용되며 ‘剛才’는 어떤 구체적인 시간을 표시함으

로 다른 구체적인 시간어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张明莹(2007)에서 ‘才’에 대한 부사 용법은 한대부터 나타났는데 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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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것을 강조하고 ‘仅仅(단지)’처럼 시간이 짧은 것을 강조하였으며, 송,

원시대에 거쳐서 원명시대에 부사 ‘才’는 또 다시 ‘刚才(아까)’처럼의 특별

한 용법을 나타났는데 청대 말기까지 이런 용법을 사용하고 사라졌으며 현

대 중국어에는 어떤 행위가 늦게 발생함을 강조한다고 설명하였다.

于秀金（2014)에서 '방금/아까'와 ‘了’에 대해 접미사 ‘了’는 말미 ‘了’와

의 다른 체언 의미를 표현하는데 접미사 ‘了’는 완성체를 나타내고 문미

‘了’는 시작체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진행상'과 ‘지속상'에 사용할 수 없고

문장에 시작구조의 완료성을 나타낼 때 ‘了’와 공유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학자에 따라 ‘刚才’에 대해 부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명사로 보는 사람

도 있는데 본 논문에서 부사로 간주하고 앞 선생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刚才，刚，才，刚刚’에 대해 각 부사의 특징과 용법을 분석하고 서로의 공

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살펴보겠다.

먼저 대응 중국어 같이 교체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표(28) 사전적 정의를 볼 때 다 ‘방금, 방금 전에'라는 공통점을 가지

고 있어서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21) 가. 친구는 아까/방금 전화했다.

나. 그는 아까/방금 조금 잤다.

다. 동생은 아까/방금 밥 먹었거든.

가′. 朋友 剛才/刚/剛剛/才打了电话.

나′. 他 剛才/刚/剛剛/才睡了一会儿.

다' 弟弟 刚才/刚/刚刚/才吃了饭.

예문(21)을 보면 한국어에서 ‘아까, 방금’은 대응 중국어 다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다. (21가′)，(21나′)와 (21다')의 경우 조사 ‘了’는 완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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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나타낸다. 발화전에 시점의 뜻을 포함하는 ‘剛才, 刚, 剛剛, 才’를 셋

문장에 교체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강조하고자하는 부분이나

어감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剛才’는 행위가 발화시 직전 시점

에서 종료되었음을 의미하고 ‘剛剛，刚’은 행위가 완성된 지 그리 오래 되

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刚’과 ‘刚刚’에 대해 공기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

다.

① 다른 동작이 일어나기 바로 조금 전의 발생함, 뒤의 항상 ‘就，又’등

과 같이 사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才’와 ‘刚才’는 사용할 수 없다.

(22) 가. 天刚/刚刚/?刚才/？才亮，他就起床了.

나. 他刚/刚刚/？刚才/？才起来，就被老师叫住了.

가'. 날이 밝자 바로 일어났다.

나'. 그가 일어나자 선생님한테 불렀다.

예(22)(가,나)에서 ‘刚，刚刚’은 동작이 일어나기 바로 조금 전의 뜻을

나타나는 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 ‘刚才’는 행위발생시와 화자발화시의

거리상에 일정한 간격이 있으므로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 ‘才’는 동작이

늦게 발생함을 강조하므로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를 나타냄으로 ‘恰好(딱 좋다, 딱 적당하다)’의

뜻을 표현한다. 이런 경우에 ‘刚才’와 ‘才’는 사용할 수 없다.

(23) 가. 他刚/刚刚/？刚才/？才五岁就上学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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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点刚/刚刚/？刚才/？才好.

가'. 그는 5살이 되자 입학했다.

나'. 5시는 딱 좋다.

예(23)(가,나)에서 ‘刚/刚刚’은 어떤 사물에 대한 ‘딱 적당하다’ 정도의

뜻을 나타낼 수 있으니 여기서 사용할 수 있으며 ‘刚才’는 과거 완료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才’는 보통 동작이 늦게 발

생함을 표현하는 의미로 여기서도 사용할 수 없다.

③ 겨우 어느 정도를 달성함으로 ‘仅仅（단지）’의 뜻을 나타난다.

(24）가. 声音很小，刚/刚刚/?刚才/？才可以听到.

가'. 소리가 너무 작아서 단지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예(24)에서 ‘刚，刚刚’은 정도를 나타나는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

‘刚才’는 동작 완료성을 나타나고 ‘才’는 동작 늦게 발행함을 강조하므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

‘刚刚’과 ‘刚才’는 문장 끝에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了’와 부정사 ‘不’와의

결합이 가능한데 ‘才와 刚’은 이런 경우에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25) 가. 小张刚才/刚刚/？刚/？才来了。

나. 你为什么 刚才/刚刚/？刚/？才不说。

가'. 샤오장이 방금/아까 왔다.

나'. 넌 왜 방금/아까 말을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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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刚/才/刚刚’은 문미에 과서시제를 표현하는 ‘了’의 사용법과 사건 발생

시와 화자 발화시의 간격 차이를 통해 ‘刚/才/刚刚’의 공기 관계를 살펴보

겠다. ‘刚才’는 이런 경우에서 사용할 수 없다.

(26) 가. 그가 ?방금/?아까 한국에 떠난 지 한 달 됐다.

가' 他？刚才/刚刚/刚/才离开韩国一个月。

나. 그가 ?방금/?아까 귀국한 지 6개월 됐다.

나' 他？刚才/刚刚/刚/才回国半年。 

예(26가′와 나')에서 중국어로는 문미에서 과거시제 표현하는 ‘了’가 없

기에 ‘才’는 이 문장에서 사용 가능한데 동작이 나타난 시점이 너무 늦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가')와 (나')에서 ‘剛剛/刚’은 짧은 시간적 의미도 표현

하지만 가끔 오래된 긴 시간적 의미도 표현할 수 있어서 여시서 사용 가능

하며 ‘刚才’는 반일 안에 시간적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

‘剛才/刚/刚刚’은 ‘조금 전까지의 시작점’을 나타낼 때 공기될 수 있지

만 ‘才’는 이런 경우에서 상용할 수 없다. 예를 살펴보겠다.

(27). 가. 방금/아까 까지 놀았었는데요.

나. 방금/아까 까지 앉아 있었는데요.

가′. 剛才/刚/剛剛/?才 还在玩呢。

나'. 剛才/刚/剛剛/?才 还在呢.

예문 (27)(가′와 나')에서 ‘还…呢'는 ‘아직…아(어) 있다’의 의미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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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놀다'와 ‘앉아 있다’ 이 동작의 결과가 지속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이런 경우, 시간부사는 ‘조금 전까지’의 시작점을 의미함으로 ‘剛才’와 ‘剛

剛，刚’을 사용할 수 있지만 행위가 늦은 시점에 발생함을 강조하는 ‘才’는

사용할 수 없다.

‘刚과 才’는 지금까지 동작의 지속성을 나타날 때 공기될 수 있는데

‘刚才，刚刚’은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才'와 ‘刚’은 ‘一(자

마자)’와 결합할 수 있는데 ‘刚刚,刚才’는 결합할 수 없다. 예를 살펴보겠다.

(28). 가. 他刚/？刚刚/？刚才/才睡了一会儿。（现在还在睡）

나. 他刚/?刚刚/？刚才/才离开了几分钟。（已经离开，目前不在）

다. 刚/？刚刚？/？刚才/才一出门，就碰见熟人了.

라. 刚/？刚刚/？刚才/才一吃饭，就吐了.

가'. 그는 방금/아까 조금 잤다. (지금도 자고 있음)

나'. 그는 방금/아까 잠깐 떠났다. (이미 떠남, 지금 없음)

다'. 방금/아까 집에 나가자마자 아는 사람을 만났다.

라'. 방금/아까 밥을 먹자마자 토했다.

예(28)(가, 나)에서 ‘刚과 才’는 지금까지 자고 있는 행동과 떠난 상태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刚刚，刚才’는 동작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완료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가'와 나')에서 주로 이미 일어난 상태와 지금

자리에 돌아온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와 라')에서 ‘一’과 결합

할 때는 ‘刚’과 ‘才’만 사용할 수 있고 ‘刚刚’과 ‘刚才’는 이런 경우에서 사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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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刚刚’은 사건발생시와 화자발화시의 거리상에 짧은 간격을 나타낼 때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刚才’는 중국어 ‘从...就开始’와 결합해서 동작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살펴보겠다.

(29) 가. 아까/?방금 부터 계속 나만 쳐다보는 그 사람.

나. 아까/?방금 부터 나를 계속 쫓아다니는 그 중년 남자.

다. 이제 방금/?아까 도착했어요.

라. 그가 이제 방금/?아까 떠났어요.

가′. 从剛才/?刚/?剛剛/?才 就开始一直盯着我看的那个人.

나‘. 从剛才/?刚/?剛剛/?才 就开始一直尾随我的那个中年男人.

다′. ?剛才/?刚/剛剛/?才 到了。

라’ 他?剛才/?刚/剛剛/?才 离开了。

(29)(가와 나)의 경우, ‘아까’는 시작점과 끝점을 나타내는 ‘부터’ 와

‘까지’ 다 사용되지만 ‘방금’은 시작점을 나타내는 ‘부터’의 결합은 부자연스

럽다. 또한 (29가′와 나')에서 ‘就开始’는 ‘쳐다보다' 이 행위의 시작점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이런 문장에서 ‘剛才’만 사용 가능하다. (29다와 라)에서,

‘방금’은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주는 명사와 부사의미를 가진 ‘이제’와

결합할 수 있지만 ‘아까'는 사용할 수 없다. (29다′와 라')의 경우 ‘도착하

다’는 행위가 오래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剛剛’을 사용할 수 있고

동작 발생시와 화자 발화시의 거리상에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기에 ‘剛

才’는 사용할 수 없다. ‘刚’과 ‘才’는 문장 끝에 ‘了’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용

할 수 없다.

중국어 ‘现在’와 같이 사용할 때는 ‘才’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살펴보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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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중국어

분

류
시간부사 아까 방금 刚 才 刚刚 刚才

의

미

적

특

징

공통적 의미
모두 말하고 있는 시점(時點)부터 조금 전의 시

간을 의미한다.

개별적 의미
조금

전에

1. 말하고

있는 시점보

다 조금 전

에.

2.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3 .말하고

있는 시점부

터 바로 조

금 후

방금,

막 ,

바로

1 . 방

금

전에

2 . . . .

에야

비로

소

3 . 겨

우

방금

,

방금

전에

방금,

방금

전에,

금방,

금시,

이제,

막

(30) 가. 그가 이제 방금/？아까 떠났다.

가'. 他现在 ？刚才/？刚/？刚刚/才 离开。

예(30)에서 '방금'은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는 '이제'와 결합

할 수 있지만 ‘刚才，刚刚，刚’은 ‘동작이 지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을 가

리키므로 ‘现在’와 공기될 수 없고 ‘才’는 ‘동작이 너무 늦은 시점’을 강조하

므로 이런 상황에서 ‘才’만 쓰일 수 있다.

<표29> ‘아까, 방금'-- ‘剛才, 刚，才, 剛剛'의 대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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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사

적

특

징

[ + 완 료 ]

가능 여부
○ ○ ○ ○ ○ ○

사건발생시

와 화자 발화

시의 간격

멀다 짧다
짧다

멀다
없음

짧다

멀다
멀다

‘부터’ 와

‘까지’ 결합 가

능 여부

○ 까지만 × × ×
부터

만

‘이제’와 결

합 가능 여부
× ○ × ○ × ×

지 속 성 을

나타냄
○ ○ ○ ○ ○ ○

문미(了)와

부정사(不)의

결합

○ ○ × × ○ ○

‘一(하자마

자)’의 결합
○ ○ ○ ○ × ×

정도를 나

타내는 恰好

(딱 좋다)’

‘仅仅(단지)’와

의 결합

× × ○ × ○ ×

‘조금 전까

지’의 시작점
○ ○ ○ × ○ ○

본 논문에서 위에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아까, 방금'--

‘剛才, 刚，才, 剛剛'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각 살펴보았는데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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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刚/刚刚’의 경우에 표현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짧은 시간의 시간적 간

격 의미도 포함하고 길게는 몇 년이나 오래된 시간적 간격 의미도 나타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刚才’의 경우에 동작 발생시와 화자발화시의 시간

적 간격 차이가 길지만 보통 동작이나 사건이 지나간 지 반나절 안의 시간

적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刚，才’의 경우에 완료 상태를

표현할 때 다 쓸 수 있지만 문장에서 시제 표현이 쓰지 않은 경우에 ‘刚，

才’만 사용 가능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才’는 동작이나 행위가 늦게

발생됨을 강조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어 ‘방금’의 경우에

‘조금 전’의 뜻을 강하게 내포하는 말이지만 시간상으로 20분부터 30분정도

넘기지 않은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며 ‘아까’의 경우에는 시간이 꽤 지난 것

을 가리키는 말인데 ‘방금’보다 시간적 간격 차이 훨씬 길지만 반나절이라

기보다 약 3,4 시간이 넘기지 않은 상태로 짧은 시간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는 중국어 시간부사 또 다른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

다. 한국어 시간부사 ‘방금’은 앞에 ‘이제’ 와도 같이 결합할 수 있는데 중

국어 시간부사 ‘才’는 앞에 ‘现在’ 와도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성을

나타날 때 ‘刚’과 ‘才’는 결합되는 데 한국어에는 ‘아까/방금’은 다 허용된

다. 그리고 중국어 시간부사 ‘刚，刚刚’은 정도를 나타나는 ‘恰好，仅仅’등

도 같이 결합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는 없다. 그리고 ‘아까, 방

금’의 경우에는 ‘그가 이제 방금 떠났다’ 이 문장에서 ‘이제’와 ‘방금’ 같이

결합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他现在？刚刚/？刚才/？刚

/才离开’에서 동작이 지나간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刚刚，刚

才， 刚’과 ‘现在’ 결합해서 같이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미묘한 차이

점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쉽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아까'와 ‘방금'의 나타나는 오류현상의 원인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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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간섭의 영향에 의한 것인데 이는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의 의미와 통

사적 특징을 동시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중국인 학

습자들이 ‘방금', ‘아까'와 같은 의미로 인식하여 두 부사의 특징을 고려하

지 않고 교체하여 사용할 것으로 알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 선정된 한국어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간부사의 특징을 고찰

하여 대조함으로 시간 부사에 표현에 있어서 담당하는 역할을 비교하였다.

양국 간 시간부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중국어의 시간부사와 한국어의 시

간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을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논문 내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밝히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

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과 연구 방법을 밝혔다. 시간부사에 대한 한국어

교육적 차원의 교육내용 구축 연구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시간부사의 기

술 내용을 선행 연구로 살펴보았다.

제Ⅱ장은 이론적 배경이다. 이 장에서 한국어 시간부사의 개념 및 유

형 와 중국어 시간부사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한·중 시간부

사의 대조를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한국어 시간부사 의미 대조 분석을 다루었다. 이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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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네 교재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시간부사를 추출하여 국립국어 원에서 개

발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와 비교하였다. 네

교재에서 추출한 시간부사는 교재별로 달리 나타났는데, 어떤 교재에서는

초급에 출현한 시간부사가 다른 교재에서는 중급, 고급에서 출현 하는 등

그 제시 순서가 많이 달랐으며, 이에 각 단계별로 맞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이다(국립국어원, 2011). 이렇게 ‘지금’과 ‘이제’ ‘아까’와 ‘방금’ 2쌍

의 시간부사를 선정되었다. 또한, 한국어 ‘지금'과 ‘이제'와 중국어 ‘正在/在'

는 모두 ‘말하는 바로 이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상으로 쓰일 때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지만 특별이 ‘이제'는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의미상으로 좀 다르다. 그리고 ‘지금'과 ‘이

제'는 현재 시제，과거 시제，미래 시제와 사용할 때는 공기될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 시산부사 ‘正在'는 과거 시제，미래 시제와 같이 사용할 수 없

고 ‘在’는 미래시제에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아까’와 ‘방금’과 중국어 ‘剛才,

刚，才, 剛剛'는 의 공통적 의미는 화자가 발화시부터 조금 전이라는 시점

이고 모두 완료나 과거를 의미하는 문장에서는 ‘아까’와 ‘방금’을 교체하여

사용 가능하지만 완료를 나타내는 조사 ‘了’를 사용하여 조금 전 행위의 완

료를 나타낸 경우 ‘刚, 剛才, 剛剛, 才’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

제가 없이 완성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 문장이면 ‘剛, 才’만

사용 가능하다. 행위의 결과 계속하는 상황은 ‘아까’나 ‘방금’이 다른 부사

나 조사와 결합하여 표현하고 중국어에서는 ‘从....就开始’를 사용하여 행위

의 결과가 계속하는 조금 전까지의 시작점을 의미하므로 ‘刚才’만 사용할

수 있다. ‘还…呢’를 사용하여 행위의 결과가 계속하는 시작점을 의미하므

로 ‘刚刚’과 ‘剛才, 刚’만 사용할 수 있다. 화자 발화시와 행위 발생시의 시

간적 간격 차이 몇 달이나 몇 년 오래된 경우에 ‘刚刚，刚’만 사용할 수 있



고 ‘现在’와의 결합에는 ‘才’만 사용할 수 있다.

제Ⅳ장은 결론 부분이며 선정된 두 쌍의 한중 시간부사들의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결합 구성 관계와 각각의 어휘가 갖는 서로 다

른 특징과 상황을 바탕으로 이들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나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에게 이 두 쌍의 시간부사

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더 효율적이고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바람이다. 중국어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응되는 중국어도 한국어

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대응되는 중국어 의미 및 여러 측면 특징을 이해하

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 본 논문이 위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이론과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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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중 시간부사 대조 연구

LV BIN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본 논문에서 선정된 한국어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간부사의 특징을 고

찰하여 대조함으로 시간 부사에 표현에 있어서 담당하는 역할을 비교하였

다. 양국 간 시간부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중국어의 시간부사와 한국어

의 시간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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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을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밝히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

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과 연구 방법을 밝혔다. 시간부사에 대한 한국어

교육적 차원의 교육내용 구축 연구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시간부사의 기

술 내용을 선행 연구로 살펴보았다.

제Ⅱ장은 이론적 배경이다. 이 장에서 한국어 시간부사의 개념 및

유형 과 중국어 시간부사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한·중 시간

부사의 대조를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한국어 시간부사 대조 분석을 다루었다. 이장에서는

네 교재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시간부사를 추출하여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와 비교하였다. 네 교재에

서 추출한 시간부사는 교재별로 달리 나타났는데, 어떤 교재에서는 초급에

출현한 시간부사가 다른 교재에서는 중급, 고급에서 출현 하는 등 그 제시

순서가 많이 달랐으며, 이에 각 단계별로 맞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이

다(국립국어원, 2011). 또한, 실험 분석 결과와 민현식(1999)의 분류 기준에

따라 ‘지금/이제'와 ‘아까/방금'을 본 논문의 유의어의 쌍을 선정되었다. 사

전적 정의 및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금/이제’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

‘在/正在’와 ‘아까/방금’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 ‘刚刚/刚才/刚/才’를 선정

하여 한중 시간부사의 각 의미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선정된 본 논문의 두 쌍의 한중 시간부사들의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결합 구성 관계와 각각의 어휘가 갖는

서로 다른 특징과 상황을 바탕으로 이들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나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에게 이 두 쌍의

시간부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더 효율적이고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



- 88 -

도록 하는 바람이다. 중국어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응되는 중국어도

한국어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대응되는 중국어 의미 및 여러 측면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 본 논문이 위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이론과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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