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산스끄리뜨어로서의 인도-아랴어, 그리고 인도-이란어 

// 인도-아랴어 또는 인도어(Indic)는 인도-유럽어들 중 인도-이란어(Indo-

Iranian) 집단의 하위 집단을 구성한다. 고  인도-아랴어, 즉 산스끄리트어

(Sanskrit)은 수많은 재원들에서 나타난다. 가장 이른 인도 문학 작품들은 베다 

텍스트들이다. 이것들 중 가장 고 의 것인 리그베다(Rigveda)는 기원전 두 번째 

레니엄 중반까지 날짜가 매겨진다. 후기 베다 중의 하나가 문법가 빠니니

(Pa ≥nini, 약 기원전 5 세기)에 의해서 묘사된다. 보존된 가장 빠른 중기 인도아랴

어 문서들은 다양한 방언들로 쓰여진 아쇼까(Ashoka, 기원전 약 3 세기) 황제의 

칙령들이다. 그리고 중기 인도아랴어는 문학과 철학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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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교 경전과 Therava da 붓디즘의 서적들은 빨리어(Pali)라고 불리우는 혼합

언어로 쓰였다. 자이나교(jaina) 경전은 Ardhama gadhī로 쓰여지며 그리고 자이나

교도들도 마찬가지로 Saurasenī와 Jania Ma bara ≥s ≥trī를 자신들의 저서들에서 사용

한다. 중기 인도아랴어의 다양함을 보여주는 문학 예(例)는 Ma bara ≥s ≥trī이다. 

Apabhra≥msa라 불리우는 일련의 방언들은 가장 발전된 중기 인도아랴어를 나타낸

다. 이러한 모든 다양함들이 Pra krits(Skt. prakr∞ita-, Pkt. paia- (natural))라고 불리우

며, sa≥msk ≥rta-(Sanskrit)라고 불리우는 세련된 교양언어와 조된다. 

현 의 인도아랴 언어들은 거칠게 다음처럼 하위 그룹지워질 수 있다: Assames, 

Bengali, Oriya, Bhojpuri; Maithili; Hindi; Braj; Nepali; Punjabi; Rajasthani에 포괄되는 

방언들; Sindhi; Gujarati, Marathi, Konkani; Kashmiri 그리고 다른 것들. 이것들은 인

도 아 륙(subcontinent, 亞大陸)의 북쪽에서, Sinhala가 거기에서 말해지는 스리랑카

(Sri Lanka)에서 그리고 남동아시아와 유럽과 서반구을 포함하는 이주(migration, 移

住)지역에서 말해지는 것들이다. 유럽과 중동의 집시(Gypsies)의 언어들인 Romany 

역시 인도-아랴어에 속한다 //.  / 집단적으로 ‘Romany’라고 불리우는 집시들의 언

어는 아랴어족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은  우리가 집시라고 부르는 사

람들은 이들의 폭넓게 흩어진 거주지역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인도에서 갈라

져나갔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무수한 침입들로 인

하여 도망치거나 쫓겨, 인도에서 흩어져 나간 집시들! /.  // 가장 초기의 인도 현

문학 문서들은 기원후 12세기 정도 날짜가 메겨질 수 있다(Bloch 1934, Turner 

1966-69, Varma 1973-76, 그리고 Cardona 1987a, b 등을 참조하라). // 

 

/ 아라얀 또는 인도-이란어족(The Aryan or Indo-Iranian Family)은 아래 도식처럼 

간략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인도 아랴어들은 인도의 북부와 중앙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여전히 말해지고 있

는 그리고 Ceylon의 Sinhalese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 인도-유럽어군의 세덤(satem)

언어이다. 

 

분류—기원전 14세기의 Mitanni 지역(북동 시리아)의 비문들은 인도이란어(Indo-

Iranian)류형의 고유명사들을 포함한다. 반면에 인도-아랴어(Indo-Aryan speec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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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표본은 가장 오래된 이란어를 아주 접하게 닮는다(112쪽 참조). 말

(speech)의 두 오랜 형식들의 발전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소 다른 노

선들을 따랐다. 이것은 두 자음들의 통어관계(nexus, 문장구성요소의 주어와 술어

의 通語關係)에 있어 가장 잘 나타난다. 현  이란어는 자주 그 통어관계를 거의 

또는 전혀 바꾸지 않는 반면 현  인도-아랴어는 그 관계를 단순화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인도-아랴어의 가장 초기의 방 한 문어적 기록은 리그베다(Rigveda)로 알려진 

찬양모음집이다. 리그베다는 펀잡(Punjab) 동쪽에서 그리고 윗쪽 the Gangetic Doab

에서 말해졌던 독특한 토속 방언을 나타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후에 

그것은 펀잡과 현  Allahabad 사이의 히말라야로부터 Vindhya 언덕까지, 산스끄

리뜨 지리학자들에게 Madhyadesa 또는 중간땅(Midland), 마찬가지로 Araya varta 

또는 ‘Aryans(아라얀)의 고향’이라고 불리워지는 지역을 넘어 확장됐다. 거기에서 

그것은 문어적인 문화를 꾸준히 받아였으며, 그리고 그것의 고 (archaic)방언의 

정제된 형식이 기원전 4 세기 동안의 문법학자들의 노력들에 의해 고정된 결과 

그 베다 언어는 동일한 트랙(track)의 민속 말(folk speech)과  Prak ≥rta(Prakrit)(자연

스러운, 정제되지 않은) 이라는 명칭 아래서 함께 그룹지어질 수 있는 인도의 다

른 부분의 많은 인도-아라얀 방언들과 조되는 Sa $msk ≥rta(Sanskrit)(세련된,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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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yan or Indo-Iranian Family 

Irano-Aryan Indo-Aryan 

Avestan Old Persian Vedic 

조로아스터 또
는 짜라투스트라
의 추종자들의 서

적언어 

고  페르시아 
기원전 559-330 

Achaemenian 왕조
의 비문들에서 확

인되는 언어 

브라흐마나스(Brahma≥nas)와 아랴나카
스(Ara ≥nyakas)와 우빠니샤드(Upani≥saads)

를 포함한 베다의 언어 

Middle Persian 
또는 Pahlavī Sanskrit Prakrit 

 
아르사키드와 

사산 왕조의 언어
그리고 조로아스
터교도들의 언어
를 포괄하는 언어

Mahabharata와
maya≥na 그리고 

연이어지는 모든 
텍스트들의 언어

힌디어와 우르
두어와 방갈리어

와 O≥nya와 
Gujaratī와 Mara≥thī
등 등의 현  인
도언어들이 이로
부터궁극적으로  

유래한 일상
(spoken)언어. 

 
New or morden 
Persian(또는 

Fa rsī). 
  



 

된)의 이름을 받아들이게 된다.  산스끄리뜨어는 종교와 교양문학의 언어가 되며 

그래서 그것의 어머니 방언의 토착 땅인 그 Midland(중간땅)은 인도-아라얀 말

(speech)의 진짜 순수한 집으로 인정받게 됐다. 

 

다양한 방언들—Asoka(기원전 269-232년 경) 시 에는 동과 서와 극 북서 지역

에 세 가지 방언이 각각 최소한도 있었다. 문법가 Patañjali(기원전 150년)는 여러 

방언들의 존재를 언급한다. 

베다 시  때, 그 중간 땅 주위의 서쪽과 남쪽과 동쪽 세 군데에서의 인도-아랴

얀 방언들은 중간 땅

의 그 언어에게 자기

들이 관련되는 것 보

다 더 접하게 서로 

모두에게 관련되어 말

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다. 그래서 인도 언어 

역사 초기에는, 

G.A.Grierson에 의해 

상정된 도식에 따르면, 

하나는 중간 땅의 그 

언어요 다른 하나는 

외부 밴드(Outer Band)

를 형성하는 방언들의 

언어인 두 세트의 인

도-아라얀 방언들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중간 땅의 사람들은 

동쪽 펀잡과 그들이 거기에서 바다에 도달한 Gujarat, Rajputana, 그리고 Oudh를 정

복했다. 따라서 이들 모두 지역들에서 혼합된 형태의 말(speech)이 발견된다. 각자

의 토 는 외부 밴드의 그것이었지만 그 몸은 중간 땅의 그것이다. 그러나 그 중

간 땅으로부터 이런 트랙의 바깥 경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간 땅 언어의 영향은 

점점 약해짐과 동시에 바깥 본디 언어의 트랙들이 점 점 더 우세하게 됐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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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길에서 외부 밴드(Outer band)의 언어들이 점점 더 멀리 Marahta 지역을 넘

어 Orissa와 Bengal과 모든 것의 마지막, Assam까지 다그쳐 퍼지게 됐다. 

현 에서는 중간 땅 인도-아랴얀 언어(western Hindī)는 Gangetic Doab와 그 북쪽

과 남쪽에 직접 닿은 지역을 확보하고 있다. 그것 주위 세 쪽에는 (중앙 펀잡의) 

Panjabi와 Gujarati와 (Rajasthani와 그 인근지역의)Rajajstani와 (Oudh와 그 남쪽지역

의)eastern Hindī 등의 혼합 밴드가 있다. 다시 이것들을 넘어서서, 바깥(Outer)언어

들(Kashmiri의 Dardic basis와 더불어, Kashmiri), (서쪽 펀잡의)Lahnda와 Sindhi(여기

의 그 밴드는 Gujarati에 의해 끊어진다)와 Marathi와 (Orissa의) Oriya와 Bihari와 

Bengali와 Asssamese이 있다. 중간 땅의 북쪽 히말라야의 Pahari 언어는 Rajputana

로부터 최근에 수입되고 있는 매개 밴드에 속하는 반면 Kohistani는 Sivat와 Indus 

Kohistans의 혼합 방언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그 중간땅 언어는 말을 매개하는 형

태의 둥근 펜스 안에서 닫혀진다. 

 

1-1) 인도 현  언어들. 

인도 반도의 주요 언어들은 1951년 9월 1일 수정된 헌법 8 번째 별표(schedule)

에 언급된 것에 따르면 14 개 어이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Hindi, Urdu, 

Panjabi(1961년, Pahari까지 합쳐 토탈 171,909,108 명의 말하는 사람); Telugu(37, 

668,132); Bengali(83, 974,908); Marathi(33,288,274); Tamil(30,562,706); 

Gujarati(20,548,799), Kanarese(Kannada)(17,415,827); Malayalam(17,015,782); 

Oriya(15,732,697);  Assamese(6,804,223); Kashmiri(1,998,641); 그리고 Sanskrit. 인도 

헌법에 따르면 Devanagari 쓰기법을 채용하는 Hindi가 공식언어로 확정됐을 때인 

1965년까지 인도의 공식언어는 영어였다. 언어적인 토 에 근거하여 몇 몇나라

(states, 주, 州)들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의 위임장이(commission) 1948 년에 

보고됐다. 연이어 Andhra 주(state, 州)는 Telugu어로 말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1953

년에 확정됐고, Malayalam어로 말하는 자들의 Kerala는 1956년에 확정됐다. Mysore

는 마찬가지로 1956 년에 Kanarese어로 말하는 자들을 연합하기 위해 재 조직된 

반면, Marati어로 말하는 자를 포함하 Mahrashtra 주와 Gujarati어로 말하는 자들의 

Gujarat는 1960년에 헌법이 제정됐다. 1966 년에 펀잡 주는 Punjabi Suba와 Hariana

의 새로운 주들을 형성하기 위해 언어학적인 라인들에 근거하여 재 조직됐다. 파

키스탄에서는 우르두어(Urdu, 서 파키스탄)와 벵갈어(Bengali(동 파키스탄)가 주요 

언어들이다. 영어는 공식적인 의도와 고등 교육을 위해 많이 사용된다. Lahnda(서 

Panjabi 26,205,239 명의 말하는 사람; Sindhi(6,342,151); Pashto와 Balochi(마지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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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언어는 모두 Iranian language이다)도 마찬가지로 서 파키스탄에서 말해진다. 

위 모든 언어들은 인도-유럽어와 드라비다어(Dravidian) 라는 커다란 두 어군에 

귀속된다. 인도-유럽어군의 인도-이란어 가지의 인도-아랴(Aryan) 집단에 속하는 

것들을 적은 몇 몇 구성원들도 포함하여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목록이 작성된다: 

ㄱ)북서 집단: Lahnda와 Sindhi; ㄴ)남부 집단: Marathi와 관련 방언들; ㄷ)동부집단: 

Bengali, Oriya, Assamese, Bihari(Bhojpuri와 Maithili와 Magahi를 포함하여, 토탈 

37,218,574명의 말하는 사람들); ㄹ)동-중부 집단: Eastern Hindi와 방언들; ㅁ)중부집

단: Hindi, 문학 Urdu어, Eastern Panjabi, Gujarati, Rajasthani(15,086,180명의 말하는 사

람들); Bhili 방언들(2,439,611); ㅂ)북 또는 Pahari집단: 동부Pahari(Nepali)(1,021,102); 

Garhwali와 Kumaoni(1,840,211); 서부Pahari; ㅅ)외부 인도어 집단: Sinahlese; 그리고 

서 아시아와 유럽의 gypsy 방언들. 

먼 북서 지역의 Dardic 집단도 마찬가지로 인도어 유형의 인도-유럽 언어들이며 

Kashmiri와 Shina(1,558)를 포함한다. 이런 말(tongues)들은 모두 때로 산스끄리뜨어

라고 묘사된다. 그것들의 유사함(affinities)들이 어느 정도 산스끄리트를 지시함으

로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분의 현  인도어를 위한 가장 큰 고전 재원

인 이 산스끄리트어는 드라비다어에게도 [말, 글들을]  빌려주었다. 그리이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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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에 해 산스끄리트어가 맺는 접한 관계가 1786 년에 William  Jones 경

에 의해 담하게 진술됐다. S.K.Chatterji는 산스끄리트어를 ‘ 인도의 위 한 아랴

어이며 우리의 서구와의 위 한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연결’이라고 불렀다. 

남 인도의 네 가지 큰 문어적(literary) 드라비다어는 Tamil과 Telugu와 Kanarese

와 Malayalam이다. 이 이외에도 Tulu(1,501,431 명의 말하는 사람들)와

Kodagu(Coori)(7,9172)와 Gondi(1,501,431)와 Brahui(366,021)와 같은 비문어적적인 

많은 드라비다어들이 있다. Baluchista에 있는 Brahui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남부에 

있다. 

인도의 다른 언어들 부분은 Munda와 Tibeto-Burmann와 같은 덜 의의있는 두 

어군에 배당된다. 때로 Austroasistic 또는 Austric이라고도 불리우는 Munda어는 몇

몇 사람들에 의하여 남동 아시아의 Non-Khmer와 관련있다고 생각됐다. 이것들은 

어떤 다른 소위 원주민의(aboriginal)언어들보다 훨씬 많은(3,688,513) 사람들에 의

해 말해지고 있는 Khasi와 Santali를 포함한다. 관련된 다른 언어들은 

Nundari(737,937)와 Savara 또는 Sora(265,721)이다. Manipuri(Assam)과 Newari(Nepal)

은, Bodo 집단의 Lushai와 Garo와 같은 다수의 다른 언어들과 나란히, Tibeto-

Burman 어군에 속한다고 말해져 왔다. 

 

Hindus의 신성하고 고전적인 언어인 산스끄리트어는 모든 인도에 걸쳐 인정되

는 Nagari 또는 Devanagari 스크립트(Script, 쓰기법)으로 쓰여진다. Hindi와 Marthi

도 데브나가리 스크립트로 쓰여지며, Gujarati와 Bengali와 Assamese는 데브나가리

의 수정된 형식들로 쓰여진다. 심지어  남부의 드라비다어까지도 데브나가리와 

접하게 관련된 형식 하에서 쓰여진다. Urdu는 Persi-Arabic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우르두어와 고급 힌디(high Hindi)는 다른 고전 전통들에 두개의 토탈적으로 다른 

스크립트에 의해 나뉜 그러나 하나의 형식을 지닌 말(speech)(Hindustani)에 토

를 둔다고 말해져왔다. 만약 힌두스타니어 라는 이름이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북쪽의 아랴어로 말하는 자들의 상호지역을 아주 자연스레 연결시켜준다. 

이것은 일 종의 인도 링구아(lingua Indica)이다’(S.K.Chatterji, Language and Linguistic 

Problem, Oxford Pamphlet on Indian Affairs, no. 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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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브나가리 쓰기법의 알파벳(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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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krit Avestan Old Persian Morden Persian

Sindhu(Indus) Hindu Hindu Hind 

Asua Medhas Ahura Mazda h Ahuramazda Hurmuzd 

bhumi(earth) bu mi bu mī bu m 

kratu(insight) xratu ... xirad 

hasta-(hand) zsta- dasta- dast 

açva-(horse) aspa- asa- 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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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nian Speaking World 

 

 

Orange:  Western-Iranian Languages     Red:  Eastern-Iranian Languag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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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스끄리뜨어(Sanskrit Language) 

 

산스끄리뜨어는 인도(India)의 힌두(Hindu) 거주자들의 고전어(classical 

languge, 古典語)이다. 그것의 기록은 기원전 두 번째 천년에 시작하며(아마 기원

전 1500 이전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까지 쓰여진다. 모국어 또는 

자국어로서 언제 산스끄리뜨어가 말해지기를 그쳤는가 라는 문제에 한 증거는 

정확하지 않다. 가장 초기의 기록들—Vedas와 Bra hma ≥nas와 이것들과 결부된 텍

스트들—은 의심할것도 없이 최소한도 그것들의 가장 이른 시기동안 말해진

(spoken)언어들을 표현해놓은 것들(representatives)이다. 어떤 고정된 연 기도 

주어질 수 없다. 베다 기록의 끝을 향하면서 그 텍스트들의 언어는 후에 기원전 

5 세기의 문법가 Pa  ≥niji(빠니니)에 의해 표준화되고 기록된 언어와 유사해지기 시

작했다. 그러나 빠니니 보다 약 한 세기 앞 선 Buddha(붓다)는 자신의 사상들이 

Vedic이 아니라 중적인 토속어로 전파되기를 바랬다고 알려진다. 이것은 산스

끄리뜨어가 더 이상 모국어가 아니라 이미 학교 교육 언어였다는 것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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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니니의 문법은 이런 학교 언어의 최종 규정 놓은 것(codification)이다. 

심지어 이런 초기에도 일상 생활에서는 As oka의 비문들(기원전 3 세기)과 그

리고 Pali와 다른 중기인도아랴어들로 쓰여진 붓디스트 서적들과 그리고 자이나

교도 서적들의 Prakrit 언어들과 그리고 보다 후기 드라마들과 문법가들의 

Prakrit에서 발견된 것들과도 같은 Middle Indo-Aryan 방언들이 말해졌을 것이

다. 중기인도아랴어 경향들은 붓다 시기 보다 훨씬 더 오래라는 것은 베다 텍스

트의 가장 오랜 문헌인 Rgveda(Rigveda)에서 이미 발견되는 어떤 문법적인 형식

들로부터 보다 선명해진다. 베다 문헌이 작성되어 그 천년의 후반기 동안 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베다 방언 그리고 이 베다 방언을 갈아치운 산스끄리뜨어는 

이미 토속어 형식들이 그것에 섞어들었을 학교 언어였다. 산스끄리뜨어가 고향 

토속어이기를 언제 그쳤다라고 그 날짜를 말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주장될 

수 없다. 

 

//산스끄리뜨어는 결국 인도유럽어 군의 한 가지인 인도 이란어의 하위-가지인 

인도아랴어(Indo-Aryan Language)의 가장 오래전에 포착된 구성원이다. (참고문

헌을 위해서는 Speijer 1886, Delbrück 1888, Whitney 1889, 

Wackernagel&Debrunner 1896-1930, Macdonnell 1916, Bloch 1834, Burrow 

1955를 보라).// 

 

2-1)역사. 

Vedic 언어와 Classical Sanskrit는 (그리이스어와 라틴어와 독일어와 슬라브어 

등 등의) 유럽어들이 그것의 구성원들인 인도-유럽어에 속하는 Old Indo-Aryan

의 두 개의 접하게 관련된 방언들이다. Indo-Aryan의 가장 가까운 친족어는 

Iranian(Persia, Avestan, 등 등)이다. 이 둘이 함께 Aryan 또는 Indo-Iranian이

다. 추정된 역사는 아마 기원전 두 번째 천년 전반부 어느 한 시기에 인도이란어

로 말하는 자들의 인도아랴어 가지(branch, 분파)가 북서쪽 인도에로 이주해 왔

다는 것이다. 그 이주 때 여러 방언들이 말해졌(represented)거나 또는 다른한편

으로 갈라지는 방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도 내부 동쪽으로 향하는 이주 동안

에 일어났던 변화로부터 주로 결과했을 것이다. 초기 베다 방언은 북서 인도와 

Pungab에 그 자리를 잡았다가 베다 시기의 끝 무렵 Ganges 계곡과 겐지즈 남쪽 

어떤 지역들이 이미 말(speech)에 있어 아리안화 (aryanized) 됐다 그리고 많은 

방언적 다양함의 증거가 있다. 이런 다양함으로부터 아주 다양한 중기 인도-아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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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과 그리고 이런 중기인도아랴어들로부터 파생된 현 인도아랴어들이 솟아 오

른다—인도의 Hindī, Bengali, Marathi 등 등과 그리고 Ceylon의 Sinhalese와 그리고 

서아시아와 유럽과 나머지 세계의 Gypsi(집시)의 언어들. 

빠니니에 의한 산스끄리트어의 표준화 후에 그에 의해 묘사된 고전 형식의 그 

언어는 학식있는 Hindus의 모든 저술들에서 사용된다. 이들의 문헌 부분은 생존

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 빠니니와 그리고 개략적으로 날짜가 메겨질 수 있는, 

생존하고 있는 고전 힌두 문헌의 가장 초기의 텍스트들 즉 Ka lid sa의 시들과 연극

들(아마 기원후 4-5세기) 사이에는 긴 간격이 있다. 그 차이는 부분적으로 문법가

들 Katyayana와 Patañjali에 의해 그리고 그의 시들이 Kalidasa의 그것들과 동일한 

스타일적 전통안에 있는 그리고 아마 기원후 1 세기 무렵에 속할 그 붓디스트 권

위 Asvagho ≥sa에 의해 메꾸어진다. Bhasa의 연글들을 Ka lidasa 보다 더 이른 시기로 

해야 할 것인지에 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생존하고 있는 다른 부류의 저술은 

빠니니와 깔리다사 사이의 시기로부터의 자료들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이른 것이라고 단정지어질 수 없다. Kau ≥tilīya Artha S astra 라

고 불리우는 정치술에 관한 저술이 진짜 Chandragupta Maurya(기원전 4세기 말엽)

에게 보내는 사절단(minister)의 저작이라는 것이 많이 논의됐으나, 그 문제는 여

전히 불확실하다. 

공식적인 비문들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의도를 위해서는 Prakrit가 수 세기 동

안 공통으로 사용됐다. 기원전 4 세기 즈음에 이러한 쓰임새들에 있어서 마침내 

Sanskrit에 의해 일반적으로 갈아치워(교 )질때까지 말이다. 산스끄리뜨어로 알려

진 가장 초기의 비문(inscription, 碑文)은 기원후 150 년 가량까지 날짜가 매겨진

다. 텍스트비평 방법에 의해서 도달될 수 있을 텍스트 형식을 지닌 Mahabharata와 

Ramaya≥na 라는 두 서사시는 아마 예수님 이후 첫 세기들에 아마 속할 것이다. 이

들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빠니니의 그것이다. 빠니니 규범들과의 다름은 아마 이

런 저서들이 학교에서 실천된 오럴 시(oral poetry, 구전, 口傳되어오는 시)의 전통

으로부터 그리고 빠니니주의자들과 고전전통에 의해 표되는 것들과는 다소 다

른  일련의 전달 [방식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빠니니의 Sanskrit는 기원후 첫 천년에 식민지 확장에 의해 특히 인도네시아와 

남동 아시아(Campa, Cambodia, Siam) 등 인도 외부로 전해졌다. 어떤 붓디스트 교

리학교들에 의해 사용된 산스끄리뜨는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로 전달됐다. 그러

나 불교도들은 인도로부터의 자신들의 확장에 있어 중기인도아랴어들을 특히 

Ceylon과 남동아시아에 있어서의 Pali를 더 공통으로 사용했다. Kushan 제국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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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인 확자은 Prakrit를 거기에서 공식언어로 전했다. 

 

//가장 오랜 것으로 알려진 인도아랴어 텍스트들인 Vedas는 Vedic 이라고 불리

우는 Sanskrit의 시원적인 형식으로 작성됐다. 가장 오래된 베다들인 ≥Rgveda는 기

원전 두 번쩨 레니엄 중반까지 그 날짜가 매겨지며 그리고 인도 아 륙

(subcontinent, 亞大陸)의 북서 지역에서 부분 작성됐다. 이어, 인도-아랴인들이 

그 아 륙 내에서 동쪽과 남쪽으로 움직인 결과 후기 Vedic 텍스트들은 이들 지

역들에서 생산됐다. 이러한 후기 베다 기간은 기원전 첫 번째 레니엄 중반까지 

계속됐다. 

모든 개연성에서 볼 때, 이 시기에 글쓰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종교적인 제의의 

텍스트들은 인도의 많은 부분들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비상하게 정확한 구전

(oral, 口傳) 전통에 의해 보존됐다. 그러나 사람들은 ≥Rgveda까지 거술러 올라가는 

방언적인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언들은 다른 지역들로 움직여

간 인도-아랴인들만큼 증가됐다. 그러한 이주와 더불어, 베다 텍스트 전통의 가지

들과 하위-가지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구전적으로(말로) 전달된 베다 텍스트

들은 지각될수없을 만큼의 미세한 연속저인 변경들을 겪었다.  ≥Rigveda에 다른 것

들—Atharvaveda와 Yajurveda와 Samaveda—이 다양한 최근의(recensions)것들로 이

어졌다. 이런 텍스트들은 부분 베다 신들에 한 기도들과 제의적인 형식과 저

주와 주문들로 이루어졌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인도 전통에서 mantra 라는 단

어에 의해 지시된다. 이것들에 이어 산문적인 작품들, 자연스레 Bra hma ≥nas 라고 

불리우는 주석과 해석 그리고 Upani ≥sad 라고 알려진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텍스트

틀이 부분 잇따른다. 이런 텍스트들 사이의 연 적인 구분들은 날카롭지 않다. 

그리고 몇 몇 중복들도 있다. 그러나 초기 베다 텍스트들의 언어는 선명하게 후

기 베다 산문의 그것과 구분된다. 심지어 초기 베다 텍스트에조차, 후에 Prakrits

라고 불리우는 토속어의 흔적들이 있다. 그러나 Sanskrit의 어떤 형식이 베다 시인

들의 첫 언어였다는 것은 공정하게 선명하다. 

자신의 역사를 두루통해 산스끄리뜨는 자신이 접촉하게 된 언어들에 의해 영향

을 받으며, 그리고 결국 그런 언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가장 초기의 베

다 텍스트들조차 음성학과 구문론과 사전에 있어서 비-아랴어들과의 접합점

(congergence, 接合點)을 보여준다. 초기 국면에서는 단지 사소한 것이었지만, 이런 

접합점의 가리킴은 보다 후의 세기들에 있어 점 점 더 많아졌다. 두 번째 언어로

서의 산스끄리뜨어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언어—Prakrits 또는 중기인도아랴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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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그런 인도아랴어 토속어였든, 남쪽 인도의 Dravidian 언어들과 같은 비-아랴

어(non-IA tongues)들이었든—의 화자들에 의해 실체적으로 영향을 입었다. 동시에 

엘레뜨 언어로서의 산스끄리뜨는 인도아랴어 토속어와 비인도아랴어토속어 양자

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거의 모든 경우에, 문어적인 토속어들은 사실 이

런 언어들의 산스끄리뜨어화된 다야함들이었다. 산스끄리뜨의 토속어화와 토속어

의 산스뜨리뜨어화는 인도 언어역사에서는 동시적인 과정이었으며 그리고 실체적

으로 이런 언어들의 각기 차원에서 영향을 미쳤다. 학자의 봉헌된 정교한 전통은 

산스끄리뜨의 형태론적 구조에 어떤 고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그

러나 더 치 한 음미는 음성학과 구문론과 사전에 있어 실체적인 변화를 드러낸

다. 

기원전 첫번째 레니엄 중반은 소위 Classical Sanskrit 라고 불리우는 것에로의 

일반적인 전이를 표시한다. 후기 베다 산문 언어와 다소 흡사한 그 고전언어는 

첫 번째 언어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천천히 잃어가다가, 의례(ritual, 儀禮)실습과 

문법 연구등을 통해 획득되는 종교와 교육을 위해 중요한 두 번째 언어로 됐다. 

이때까지 구전으로(오럴로, orally) 보존되고 암송되던 베다 찬양시들의 언어는 부

분적으로 비지성적이게 됐고 그리고 그것의 올바른 발음과 파악은 진지한 연구를 

요구하게 됐다. 이것은 결국 음성학적인 분석과 어원론적인 연구와 현란한 암송 

기교와 일반적인 주석노력들의 돌출로 이끌었다. 이것으로부터 산스끄리 문법 전

통이 발전했다. A ≥s ≥ta dhya yī ‘여럽 장으로된 문법’ 이라는 가장 오래 생존하고 있

는 문법은 기원전 500 년 경 그 아 륙(subcontinet, 亞大陸)의 북서 모퉁이에 

살았던 Pa ≥nini 탓으로 돌려진다. 그것은 베다 텍스트들이 입으로 보존되고 연구

됐던 상황과 그리고 일상어적인 산스끄리뜨의 한 형식이 거의-자국어처럼 유창하

고 폭넓게 사용됐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것은 몇세기 후에 

Prakrits로서 충분하게 포착된 토속어의 존재를 암시한다. 산스크리뜨어가 빠니니

의 모국어(mother-tongue, 母國語)였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공

통체들에 의해 삶의 다양한 발걸음으로 폭 넓게 사용됐으며 그리고 사제 계급 또

는 의례적인 맥락에 한정되지 않았다. 보다 후의 세기의 산스끄리뜨의 사회-언어

학은 변하고 있었다. 결국 산스끄리뜨는 화석화된고전 언어, 곧 높은 사회적 특권

을 지닌, 일반적으로 의례적이고 엘리뜨적인 교육적인 두 번째 언어로 됐다. 

인도에서 가장 초기의 읽을 수 있는 비문들인, 기원전 3 세기 As oka 왕의 비

문들은 산스끄리뜨가 아니라 쁘라끄리뜨이다. 어떤 중요함을 지닌 가장 초기에 알

려진 산스끄리뜨 비문은 기원후 2 세기 Saka(Scythian) 지배자 Rudrada ma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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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온다. 고 에 산스끄리뜨의 정치적인 후원자는 서쪽 인도의 외래적인

(foreign, 外國)지배자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기록할만한 중요한 것이다. 산스끄

리뜨어는 Guptas와 ‘새’ K≥satriyas에 의해 공식언어로서의 지위가 주어졌다. 그것

은 이런 지배자들에 의해, S akas가 했던 것처럼, 그들자신들을 지역 사회로 합체

시키는 수단으로서 또는 그렇지않다면(else) 높은 지위의 상징으로서 사용됐다. 

결국 산스끄리뜨어는 나머지 기원후 첫 번째 레니엄을 통해 비문들의 우월한 

언어가 돘다. 그것은 시인들과 철학자들과 행정관들에 의해 사용됐으며 그리고 

의학과 수학으로부터 궁술(archery, 弓術)과 애정소설(erotica)에 이르는 기교문

학의 언어였다. 고전언어가  빠니니에 의해 주어진 기술(description, 記述)을 따

르는 동안 다양한 정도에서 빠니니의 기술과 차이나는 많은 산스끄리뜨 방언들은 

불교도와 쟈이나교 텍스트들과 비문들과 후기 중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위

한 서사시 Maha bha rata와 Ra ma ya ≥na에서 보여진다. 이런 다양한 방언들은 

Epic Sanskrit와 Buddhist Hybrid Sanskrit와 Inscripitional Hybrid Sanskrit와 

Vernacular Sanskrit와 심지어 Dog Sanskrit와 같은 그러한 용어들에 의해서 자

주 기술된다. 엘리트 학자적인 전통은 일반적으로 빠니니의 문법에 들러붙었다. 

그리고 고전 산스끄리뜨는 오늘 날[1992년]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두 번째 언

어로서 계속 전통적인 힌두 학원들에서 말해지며 글로쓰여진다. 그것은 인도 헌

법에 의해 국가 언어들 중의 하나로서 인정돼왔다. 그것은 제한된 범위에서 새로

운 문학활동을 위해 그리고 심지어 All India Radio에 의한 일상뉴스방송을 위해 

사원과 가정의례에서 폭 넓게 사용된다. 산스끄리뜨에 관한 앎은 인도 아 륙의

언어학적인 종교학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인 역사를 위해 본질적이

다. 언어학 분야에서, 서구에서의 역사언어학과 비교언어학 분야 발전으로 이끌고 

간 것은 18 세기 William Jones 경과 다른 사람들에 의한 ‘산스끄리뜨의 발견’이

었다. // 

 

2-1-1)빠니니의 문법(The Grammar of Pa ≥nini). 

“여덟 장으로 된 그 저작”, A ≥s ≥tadhyayī 라고 불리우는 

이 문법은 음성학과 형태학적인 분석에 있어서의 오랜 

전통의 정점이었다. 그것은 여태까지 글로 쓰여진 가장 

좋은 문법이라고 판단 돼 왔다.  그것이 제시하는 산스끄

리뜨의 분석은 그 이후로 인도에서는 결코 도전받거나 

또는 재 검증받지 않았다. 부분의 더 늦은 인도 문법서들은 단지 자신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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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적으로 그리고 복잡하게 정돈되지 않는 정도에서 단지 그것의 진술들을 재 

정리하려고 시도했을 뿐이다. 그 언어의 음성학적인 기술을 위해 보다 초기의 작

품들(Veda들의 Tra tis akhyas)에 의존하면서, 빠니니 자신은 그러한 음성학적 기

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일련의 음소들을 다룬다. 이런 음소들과 더불어 

그는 근본적인 형식들의 형태소들을 진술하며, 그리고 이런 형태소들로부터 형태

음소학적인 진술들을 수단으로 하여 그 형태소들의 다양한 이음(allomorphs, 異

音 또는 이형 異形)들을 이끌어낸다. 이음[또는 이형]들을 근거로하여 그는 문장

에 까지 이르는 언어의 형식들을 진술한다. 형태론(morphology, 形態論)은 세부

적으로 진술되는 반면 구문론은 덜 복잡하게 진술된다. 기술의 이런 유형에는 현

언어학에서 “item and process”(항목과 과정)적인 진술 이라는 명칭이 주어진

다. 음성학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언어를 위해 그것은 비록 여전히 복잡하긴 해도 

아주 명쾌한 진술들을 생산한다. 산스끄리뜨의 모든 현  문법들은 본질적으로 

학생의 임무를 쉽게하기 위해 덧 붙혀진 범형들과 더불어, 빠니니 문법의 번역과 

채용(adaptation, 應用)에 근거한다.  

서구 세계에서의 현  언어학적 연구들에게 추진력을 제공한 것은 고  방법들

에 의해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켜진 산스끄리뜨의 그 발견이었다. William 

Jones 경은 1786년에 인도에서의 산스끄리뜨의 연구에 의해 인도-유럽어군을 

인식하는 데로 이끌렸다. 이것으로부터 19 세기에는 인도-유럽어 비교 문법이 발

전했다. 힌두 문법의 음성학적인 부분은 서구 음성학자들을 정확하게 관찰하도록 

이끌어갔다. 빠니니에게서 보여진 문법적인 분석의 그 방법과 스타일은 Otto von 

Böhilingk, William Dwight Whitney, 그리고 Leonard Bloomfield와 같은 그런 학

자들에 의해 서구에로 흡수됐으며 마침내  언어학에서의 현 적인 기술

(descriptive, 記述)적 방법으로 이끈다. 

 

2-2)글쓰기 체계(Writing System). 

인도아랴어-이전 인더스 계곡 문명의 글쓰기 체계의 손실(loss, 損失)이후에 인

도에로 글쓰기가 다시 언제 도입됐는지는 알려져있지 않다. 추측컨데 기원전 8세

기에서 5세기 사이가 아닐까한다. 베다 시기에는 초기 문법가들에게서와 마찬가

지로 글쓰기가 없었다.  P ≥anini는 글쓰기에 관해 알았으나 그 글쓰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최소한도 그 중의 하나는 Achaemenides의 페르시아 제

국과 상호교섭을 통해서 도입된, 두 가지 형식들의 셈어 글쓰기가 인도에로 도입

됐다. 이것들 중의 하나인 Kharo ≥s ≥thī는 북서부 인도에서 기원후 5 세기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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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다른 하나인 Brahmī는 산스끄리뜨가 보통 그 글로 쓰여지고 현재 인쇄되는 

다음 22 쪽 표에서 예시된 Devana garī를 포함한 모든 후기 인도 알파벳들의 재

원이었다. 

원래 글쓰기는 주로 사업과 행정 용으로 사용됐던 것처럼 보인다. 문학적인 의

도로 그것이 사용된 것은 단지 오히려 늦은 아마 기원후 마지막 수 세기 경일 것

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

진 As oka 비문들의 글쓰기는 이미 셈어 재원으로부터의 차용(借用) 행위 

(borrowings)들이 문법가들에 의해 두루 행해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산스끄리뜨의 

문법가들에게서 발견된 음소학적인 체계에 그 셈어 재원이 채용됐다. 이것은 셈

어 글쓰기 체계들 일반에 있어서의 주목할만한 진보이나, 셈어적인 기원의 흔적

은 여전히 Devana garī에서 보여진다. 셈어 알파벳들은 보통 모음들을 글로 쓰지 

않았다. 그런데 데브나가리는 모음들을 글로 쓴다. 그러나 단지 자음들의 부속물

처럼 그렇게한다. 그리고 가장 공통인 모음인 짧은 a는 글로 쓰여지지 않지만 그 

자음글자 안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히려 이러한 체계는 사실 엄 한 

알파벳적이라기 보다는 음절적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 각기 다른 알려

진 글쓰기 체계를 능가했으리라. 

 

// 그 역사의 과정에서 산스끄리뜨는 많은 다른 스크립트(Script, 쓰기법)들의 

글로 쓰였다. 그렇지만 정교한 음성학과 문법 전통은 글쓰기의 출현 날짜에 앞서

며 그리고 구어(oral, 口語)를 분석한다. 산스끄리뜨어를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스크립트는 예를들어 Hindi와 같은 현 의 몇 몇 인도 아랴어들을 위해서

도 사용되는 Devana garī이다. 데브나가리는, 자음 부호가 쓰여진 음절의 핵심을 

형성하는, 글쓰기의 ‘알파-음절적인’(alpha-syllabic)형식이다. 자음 뒤에서 발음

되는 모음들은 모든 자음 부호(sign符號) 안에 내재 해 있는 짧은 a를 제외하면 

부가된 기호(symbo s  記號)들처럼 가리켜진다. 모음들은 단지 낱말-맨앞에서만 

독립된 철자들로 가리켜진다.  산스끄리뜨 글쓰기의 조직화는 기원전 1 세기 중

반까지 그 날짜가 거슬러 올라가는 음성학적인 분석의 고도로 현란한 수준을 보

여준다. 데브나가리 쓰기법의 형식들은 아래 표 1a~c에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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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은 표준 로마 필사체(transcription, 筆寫體)를 나란히 지니는 데브나

가리로 인쇄된 산스끄리뜨 텍스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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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음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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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음소(Phonemes.) 

2-3-1-1)모음들. 

모음들은 a, a , i, ī, u, u , ≥r, ≥r, ≥l이며, 이중모음들은 e, o , a i, a u이다. ≥r와 ≥r와 ≥l은 

(짧은 그리고 긴) 음절적인 떨림 음(trills)들이며 음절적인 유음(liquid, 流音)이다. 

알파벳은 마찬가지로 긴 음절적인 유음( ≥l )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균형 

노력의 결과일 뿐이다. “짧은” 이중모음 e와 o 는 음성학적으로 긴 모음처럼 발음

된다. 그러나 형태음소학적으로 ai(ay)와 au(av)와 같다. “긴” 이중모음들이 

ai(a y)와 a u(a v)인 것처럼 말이다. 

 

2-3-1-2)자음들. 

일련의 다섯 폐쇄음들과 비음(nasal, 鼻音)들이 있다: 연구개음(k, kh, g, gh, $n)

과 경구개음(c, ch, j, jh, ñ)과  달리 설배음(cerebral, 舌背音) 또는 Domal 또는 

반전음(retroflex, 反轉音) 또는 설음(lingual, 舌音)이라고도 불리우는 반전음

(Retroflex, 反轉音: ≥t, ≥th, ≥d, bh, ≥n, ≥l)과 치음(t, th, d, dh, n)과 순음(labial, 脣音: p, 

ph, b, bh, m). h와 함께 글로 쓰여지는 연결들은 각 각 무성 기식 폐쇄음들(예를

들어 kh)과 유성 기식 폐쇄음들(예를들어 gh)이다. 반모음들은 y, r, l, v이다. 치

찰음(Siblants, 齒擦音)들은 경구개음 s(오래된 스타일로 필사하면 ç), 반전음 ≥s,  

그리고 치음 s.  기식(Aspirates, 氣息)들은 유성음h, 무성음 ≥h(visarga로 불리운

다). 모음의 비음화( 또는 그것이 폐쇄음일 때 잇따르는 자음의 위치에서의 선택

적인 비음)는 ≥m이다. 

 

//2-3-2)음성학. 

 산스끄리트 소리 체계는 열 세개의 모음들을 지닌다; a i u ≥r ≥l은 짧으며, a  ī u  ≥r 
e o ai au는 길다. 마지막 둘은 이중모음이며 나머지 것들은 단모음들이다. 이런 

부분의 모음들의 여분(extra, 餘分)의-긴 다양함들(pluta)은 종 종 호격 등에서

발견된다. e ī y  v 와 같은 소리들을 산출하는, 모음들과 반모음들의 비음화에 관해 

정교한 문법가들은 말한다. 이것들은 이음(allophones, 異音)로서 다루어질 수 있

으리라. 동일한 것이 여분의-긴 모음들에 관해 진실이다. 

다음 쪽 표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산스끄리뜨어는 서른-세-개의 자음들을 지

닌다. 덧붙혀, 고  음성학적인 고찰들은 이런 몇 몇 소리들의 정확한 본성에 관

한 논쟁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다양함들을 기록하고 있다—예를들어, ≥m(anusva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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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음인지 또는 자음인지(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을 치찰음 u ≥sman으로 

간주한다). 현  언어학은 때로 $n ñ ≥h ≥m 소리들이 독립적인 음소들보다는 오히려 

이음들로 간주되느냐의 여부를 묻곤한다.  

일련(in each series, 一連)의 자음체계는 유성음과 무성음 양자의 기식 폐쇄음

과 무기식(unaspirated, 無氣息) 폐쇄음의 립에 의해서 표시된다. 어떤 자음들

은 그 사용에 있어 제한된다. 예를들어 ñ은 경구개(palatals, 硬口蓋)음들 앞 또는 

뒤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n은 마지막에서 또는 단지 (바로 이어 손실되버릴) 후

음들 앞에서만 나타난다. 소리 h와 s 는 낱말-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k ≥t 
t p $n n m ≥h만이 문장의 끝에서 발생한다. 인도-유럽어에 기원을 두지 않는 (예를

들어 jh 같은) 어떤 소리들은 Prakrits 또는 비-인도유럽어에서 차용된 의성어저

인 표현들과 낱말들에서 발생한다. 

반전 또는 설배 자음들은 산스끄리뜨의 주요한 새로움을 구성한다. 이런 소리

들의 기원은 뜨겁운 토론거리이다. 설명들은 인도아랴어 내부 발전이라는 것부터 

Dravidian과/또는 따른 비-인도아랴어들로부터 빌려와진 것이라는 것까지 다양하

다. 양자의 영향이 함께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자음들의 발음은 그것들이 어떤 단어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

를들어 y와 v는 모음 사이에 있을 때 보다는 맨 첫 머리에 있을 때 보다 더 강

하게(strongly) 발음된다. 

모음들은 인도유럽어로부터 산스끄리뜨어로 발전하면서 크게 변경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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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두 개의 인도유럽어 모음들 *ei *oi *ai *ei *ou *au *e i *o i *ai *eu *o u *au은 

인도-이란어 이중모음 4 개 *ai *au *a i *au로 줄어들었다. 이것들 중에서 *ai 

*au는 산스끄리뜨어 단모음 e o로 되는 반면 *a i *au는 산스끄리뜨어 ai au가 된

다.  

 

2-3-3)엑센트 

 빠니니의 말해진(spoken, 구어적인) 산스끄리뜨어처럼, 베다 텍스트들의 고  

산스끄리뜨어는 살아있는 엑센트를 지닌다: 문법가들은 udatta ‘raised’와 anudatta 

‘unraised’와 svarita ‘rising-falling’ 엑센트 사이를 구분한다. 이것들 중에서 udatta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우선적인 인도유럽어 단어-엑센트와 일치한다. 엑센트들은 후

고 고전언어에서 상실됐으나, 베다 스크립트의 암송에서는 보존된다. // 

 

어떤 베다 텍스트들에서는 엑센트가 표시된다. 빠니니의 문법은 엑센트 규칙을 

제공한다. 이것은 문장 내에서의 어떤 음절들이 다른 것보다 더 놓은 높이(pitch)

를 지니는 피치 또는 가락(tone) 엑센트였다. 이런 엑센트는 그것의 위치가 기계적

으로 예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음소적이다. 그 위치 규칙은 부분적으로 형태론에

서 부분적으로 사전에서 진술된다. 산스끄리뜨 글쓰기의 고전 시기에서의 그 피

치(pitch, 높낮이) 엑센트는 무시됐으며 그리고 기계적으로 고정된 강세(stress) 엑

센트(accent)에 의한 발음으로 교체된다. 모든 시기의 산스끄리뜨 시(poetry, 詩)는 

음절의 길이들에 또는 음절 계산에 또는 이 두 원리의 연결에 의존한다. 높낮이

든 강세든 엑센트는 전적으로 운문(verse, 韻文) 구성에서 무시됐다. 

 

2-3-4)음소들의 분포와 형태음소학(Distribution of Phonemes and Morphophonemics). 

경구개 비음 ñ은 단지 연구개 폐쇄음 앞과 뒤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의 

음소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연구개 비음 $n은 거의 연구개 폐쇄음들 앞으로 제

한되지만 하나의 음소이다. 그것은 그러한 위치에서의 잇따르는 연구개 폐쇄음의 

형태음소학적 손실 후에 낱말들의 끝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음소들의 분포 일반은 많은 제한들을 보여준다. 긴 자음 집단(clusters)들은 모

음들 사이에서 다섯 또는 여섯 자음들까지 발생한다. 낱말 첫 머리에는 보다 더 

짧은 집단들이 있다. 문장 안에서의 마지막 위치에서의 낱말은 단지 k, $n, ≥t, ≥n, t, n, 

p, m, 또는 ≥h일 수 있는 자음들 하나로만 끝난다. 문장 내에서의 낱말은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자음들 또는 심지어 두 자음들이 집단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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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많은 제한들이 있다. 자음 집단들의 구성에 있어 발견되는 중요한 제한들 

중의 하나는 연해있는 폐쇄음들이 반드시 모두 유성음이든지 아니며 모두(both) 

무성음이든지 해야만 한다. 다른 제한은 페쇄음들의 한 집단은 그 집단의 유일한 

마지막에 기식화된 폐쇄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제한은 (몇 몇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단지 기식화된 폐쇄음 하나만이 음절 하나에 발생 할 수 있

어야 할 것과 그리고 연이어지는 음절들 중 단지 하나만이 기식화된 폐쇄음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제한의 진술을 위해서 h는 기식화된 폐쇄

음으로 분류된다. 경구개 폐쇄음과 치찰음은 그 발생에 있어 아주 많이 제한된다. 

어떤 낱말의 마지막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페쇄음에 잇따르는 등 말

이다. 

형태소들은 근본 형들로 진술되므로—즉 형태소 하나의 이형(allomorph, 異形) 

하나가 근본인 것으로 주어진다—훨씬 더 복잡해진 형태음소학적인 진술이 음소

들의 발생에 있어서의 이러한 제한들을 보여주는 형식들의 분석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필연저이다. 사실 많은 형태소들은 수많은 이형들을 지닌다. 그리고 이 이형

들 모두는 결국 근본적인 형태소들에서의 자음소들의 거의 무제한적인 분포를 발

설되는 것으로서의 현실적인 형식에서의 훨씬 더 심하게 제한되는 분포에 관계시

키는 형태음소적인 진술들에 의한 근본적인 형태소들에 관계된다. 예를들어 vac- 

“to say”는 다른 이형들 vak-, vag를 지닌다; 거기에서 그러한 형식들은 vacimi “l 

say”, vakti “ he says”,  vak ≥syati “he will say”, vagdhi “say!”로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문

법가들은 모음들 사이에서의 또는 모음들과 다양한 반모음들과 모음들의 다양한 

연결들 사이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형태음소적인 관계들을 인식했다. 이것들은 uc-, 

uk- vac-, vak-와 같은 그런 vac의 더 나아간 이형들에 의해서 예화된다. 예를들어 

uvaca “he said”, (배가하는 접미적인 모음 u를 지니는 uc-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분

석되는)u ch ≥h “they said”,  ucyate “it is said”, uktam “that Which was said”, vak or vakyam 

“speech”. 이러한 예들이 그 기술에 있어서의 형태음소학의 아주 복잡한 류형들을 

결코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아마 모음관계들은 문법가들에 의해서 설명된 형태음소적인 진술들의 아주 흥

미로운 것일 것이다. 사실 관계된 언어들들에 관한 앎이 없이 산스끄리뜨어 그 

자체안에서만 어떠 문법가가 진행할 수 있는 한,  문법가들은 인도-유럽어 비교문

법에서 발견된, (영어에서의 “sing”, “sang”, “sung”, “song”에서처럼 체계적으로 다양

한)모음교체(ablaut) 관계들을 향한 길고 긴 길을 간다. 그 진술들의 한 예는 a, i,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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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r는 소위 gu≥na라는 길에서 a, e(=ay) 또는 ya, o (=av) 또는 va, ar 또는 ra에 각 각 

관계되며 그리고 소위 v ≥rddhi 라는 길에서는 a , ai (=ay) 또는 ya, au (=av) 또는 va , 

ar 또는 ra에 각 각 관련된다. u, va, au 관계들은 위에서 주어진 vac- 이형들에서 

보여진다. 하나의 형태소가 o  또는 va(e 또는 ya, 등)인지는 각 형태소 마다 반드

진술되야만 한다. 힌두(Hindu)문법가들은 여기에서 함축된 것과는 다소 다른 특별

한 길에서 그것을 진술했다.  

모음에 관한 형태음소학의 이 부분은 형태학의 기술에 있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약간 단순화를 지니는) 예는  동사 미래 류형들 중의 하나의 기술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형태소의 gu≥na와 접미사 –sya-로서 기술된다. 예를들어, 

 
i- “to go”: e- ≥sya-ti “he will go” (≥s는 형태음소학적인 진술에 의한 미래 접미사의 근본형식에

서 s에 관계된다; 
duh- “to milk”: dhok-≥sya-ti “he will milk” (dhok-는 그것 중의 하나가 그 gu≥na 관계 u인 형태

음소적인 진술들의 복잡한 세트에 의해 duh-와 관계를 맺는다: 다른 것은 한 음절 안에서

의 단지 하나에게만 기식화된 폐쇄음들의 발생 이라는 제한들을 포함한다); 
nud- “to push”: not-sya-ti “he will push”. 

 

직설법 능동태 단수에 있어서 gu ≥na를 지니는 즉 이형 -no -를 지니는 접미어 –

nu-가, 동사 현재시제 류형들 중의 하나에서 발견된다. 예를들어 apno ti “obtains”, 

apnuvanti “they obtain”. 근본 동사 형태소들의 어떤 명사 파생어들은 gu ≥na와 접미

사 –a-를 지닌다. 예를들어, 

 
vid- “to know”: veda- “konwledge”; 
plu- “to float”: plava- “raft, boat” 

 

어떤 명사와 형용사들은 근본명사의 마지막 a 또는 i를 교체하는 접미사 –ya-와 

그리고 v ≥rddhi와 더불어 다른 명사들로부터 파생된다. 예를들어, 

 
deva “god”: daivya- “divine”; 
kavi- “poet”: kavya- “poetry”. 

 

2-4)형태론 

산스끄리뜨어 문법은 (예를들어 라틴어와 그리이스처럼) 오래된 유형의 인도유

럽어들의 그것이다. 낱말들은 두 가지 큰 부류—명사와 형용사와 명사들을 포

함한 명사상당어구(substantive)와 그리고 동사들— 와 여러 사소한 부류들—부사

들, 접속사들, 감탄사들— 로 나뉜다. 명사상당어구와 동사 부류들은 각 각 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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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declension, 語形變化)와 활용(conjugation, 活用) 이라는 두 가지 다른 류형의 

굴절(inflexion, 屈折)에 의해서 구분된다. 

 

명사들과 형용사들.—이런 하위부류의 어형변화는 수와 격과 성이라는 세 가지 

범주들에 의해서 그 형식들이 분류 가능한 커다란 범형(paradigms, 凡形)들을 보여

준다. 아주 복잡함은 명사들 그리고 이런 명사들에 병행하는 형용사들이 이런 범

주들과 거의 관계가 없거나 또는 관계가 전혀 없지만 엄 하게 형식적인 공정하

게 많은 수의 하위 부류들로 나뉜다는 사실에 의해서 도입된다. 단수와 쌍수와 

복수 라는 세 가지 수(numbers, 數)들이 있다. 아주 드문 예외들을 지닌 이런 세 

가지 수들에 있어서의 형식들은 자연 수들을 표현한다. 몇 몇 낱말들은 단지 복

수들만 발견된다; 예를들어 daras “wift”, apas “water”. 주격, 목적격, 도구격, 여격, 

탈격, 소유격, 위치격(locative, 位置格), 호격 등 여덟 가지의 격들이 발견된다. 이 

여덟 가지 격들 모두가 다른 형식들을 지니는 것은 단지 가장 공통적인 어형변화

의 단수에서만 이다. 다른 어형변화들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수들에 있어서의 다

양한 격들의 형식들은 일치한다. 예를들어 쌍수에는 단지 세 가지 다른 형식들만

이 있다. 

명사들은 남성과 중성과 여성이라는 세 가지 성 부류들로 나뉜다. 명사의 성 

부류는 자기 자신의 형식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명사에 수반하는 형용사의 형식을 

통해서 더 낫게 전체적으로 구분된다. 부분의 형용사는 각 성(genders, 性)에 한 

세트 씩, 세 가지 세트의 수와 격 형식들을 지니며, 그 형용사의 형식과 그 명사

의 정 부류는 일치한다. 성(gender)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가리키는 명사들의 경우

에만 자연 성(sex)에 상응한다. 수컷(male)을 가리키는 명사들은 남성(masculine, 男

性) 부류에 속하는 반면 암컷(females)를 가리키는 명사들은 여성(feminine, 女性) 

부류에 속한다; 중성인 mitram “friend”와 같은 아주 드문 예들이 있다. 다른 모든 

명사들은 세 가지 성 부류들 사이에서 나뉜다(라틴어와 독일어체계에서처럼). 

베다 방언은 수많은 세부적인 형식에서 고전 산스끄리뜨와 다르지만, 그 체계는 

동일하다. 

한 범형으로부터의 어떤 형식들이 있다: 단수 주격 devas “god”,  목적격 devam,  

소유격 devasya,  쌍수 주격-목적격 vevau,  Vedic deval;  복수 주격 devas, Vedic 

devasas, 목적격 devan. 

다른 인도-유럽어에서처럼 산스끄리뜨어에서도 명사와 형용사 어간들의 복합들

이 발견된다. 베다 시기에 그것들은 둘 이상의 구성원들을 거의 지니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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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시에서는 긴 것들이 발생하며 그리고 후에 고전문학에서의 그것들은 자주 과

도한 길이를 획득한다. 

 

명사.—다른 인도 유럽어에서처럼, 제 일 그리고 제 이 인칭 명사들은 복잡

한 어간 이형에 근거한  많은 유일무이한 형식들을 지닌다. 예를들어 일인칭단수

주격 aham,  목적격 mam, 또는 ma,  쌍수 주격-목적격 avam, 복수 주격 vayam, 

목적격 asman 또는 nas.  어떤 성의 구분들도 이런 명사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명사의 그것과 다소 비슷하지만 많은 다름들을 보여주는 어형변화를 지니는 수 

많은 3인칭 지시 명사들이 있다; 이런 명사들은 관계사와 의문사와 마찬가지

로 성을 지닌다. 

 

동사.—동사의 활용에서 가리켜진 범주들은 시제와 법과 태와 그리고 그 주어

의 수와 인칭이다. 수들은 명사상당어구들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이며, 명사의 

인칭들도 세 가지이다. 동사의 한정형은 이런 두 가지 범주들을 포함하거나 또는 

자신의 명사적인 주어와 그 범주들에 있어 일치한다. 

동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이형(allomorph, 異形)이 어근이라 불리운다. 시제 체

계는 현재와 미완료 라는 두 시제를 지니는 현재 체계를 포함한다. 특별한 현재 

접미사들 또는 다른 접사(affixes, 接辭)들에 의해서 그 어근으로부터 파생될수있는 

많은 유형의 현재체계가 있다. 부정과거(aorist, 不定過去)시제는 현재체계보다 단

지  것을 더 많은 것을 일반적으로 그 어근으로부터 파생 가능한 여러 하위 체계

들을 지닌다. 부정과거들은 자주 s-접미사를 포함한다. 완료시제는 그 첫 머리를 

중첩 함에 의해서 그 어근으로부터 파생시킬 수 있다. 미래는 형태음소학에 근거

한  참조부호(paragraphs, 단락)안에서 위에서 주어진 유형으로부터 발생한다. 고전 

산스끄리뜨에서는 부정과거와 완료는 미완료와 비교할 때 드물다. 고  베다 텍스

트들에는 의미의 구분들이 있다. 부정과거는 화자가 말하기 방금 전에 발생했던 

과거를 의미하며,  미완료는 자기 자신의 앎으로부터 화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과

거 사건을 자주 가리킨다(예를들어 신비적인 과거)고 완료는 과거 행위의 현재 

결과를 자주 의미한다.  

현재 체계에는 직설, 명령, 희구(opative, 希求: “he might, would do”) 등 세 가지 

법(mood, 法)들이 있다. 덧붙혀 베다 방언은 접속접을 지녔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직설법 부정과거와 완료 이외에도 많은 양상(modal, 樣相) 형식들을 지녔다. 

시제와 법의 각기 연결에는 능동태과 중간태 라는 두 갖 태들이 있다. 동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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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자의 태들과 더불어 활용할 때, 때로 “스스로 행해진 행위”(action done for 

oneself) 라는 중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구분도 있지 않다. 그리

고 많은 동사들은 단지 하나 만의 태 또는 다른 태로 주로 황용한다. 베다 방언

에서는 많은 중간 형식들이 수동 의미들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기에 중간

태와 수동의 의미를 지니는 특별한 현재 체계가 있다. 

인칭과 수의 어형변화 어미들은 복잡해진 이형(allomorphs, 異形)들을 보여준다. 

완료를 위한 특별한 세트의 어미들과 그리고 (접미사 a-와 연결되는) 미완료와 부

정과거를 위한 다른 세트의 어미들과 그리고 명령을 위한 어미들과 그리고 특히 

현재와 미래시제에서 발견되는 네 번째 어미들이 있다. 

이런 유형의 활용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종 종 현재 체계 형식에서 발생하는,  

강조와 욕망과 사역 어간들도 있다. 

형용사 형식들 즉 분사들은 현재와 완료와 미래 체계들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다 방언에서는 부정과거(aorist, 不定過去)에서도 발견된다. 마찬가지로 자동사의 

경우에는 능동 과거분사와 타동사의 경우에는 수동 과거분사, 그리고 그것이 보

통 필연을 의미하는 “which must be done” 미래 수동분사가 있다. 

 

비한정형(nonfinite forms, 非限定形)들은 보통 의도 “in order to do”를 의미하는 부

정사(infinitive, 不定詞)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having done”을 의미하는 (마찬가지

로 절 적인, 어형변화를하지않는 분사(participle, 分詞)와 동명사이다. 

일반적으로 베다 방언은 고전 산스끄리뜨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부유한 동

사 형태론을 지닌다. 

 

동사 어근들 아주 자주 부사적 접두사들과 합쳐진다 그 의미는 때로 요소들의 

단순한 연결이며, 보다 더 자주 그것은 훨씬 특수화된다(자신의 의미가 “under”와 

“stand”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은 아닌 영어 “understand”와 비교하라) 

 

2-4-1)문법(Grammer) 

그리이스어와 라틴어처럼 산스끄리뜨는 어형변화하는 언어이다: 많은 량(bulk, 

量)의 문법 정보가 형태론에 의해 담지된다. 형태소들은 어간들과 접사들로 나뉠 

수 있으며, 그리고 어간들은 더 나아가서 명사적 어간들과 동사적 어근들로 나뉜

다. (형용사와 명사들과 불변화사(indeclinables, 不變化詞)을 포함하는 예를들어 

a≥n ≥da-, ‘egg’, kha- ‘sky, space’, 그리고 bala- ‘strength’에서와 같은 일차적인 명사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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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들은 더 이상 분해될 수없다. 이차적인 명사적 어간들은 다음과 같은 세 종류

가 있다:  

 
ㄱ)접사들이 붙음(affixation)을 통해 다른 명사들로부터 파생된 명사들, 예를들어 kuru + 

a > kaurava ‘a person belonging to the lineage of Kuru’; nara ‘man’, nara-tva ‘manness’ 
ㄴ)접사들이 붙음을 통해 동사 어근들로부터 파생되는 명사들, 예를들어 k≥r ‘do’,  kar-t≥r 

‘doer, maker’; gam ‘do’, gam-ana ‘action of going’ 
ㄷ)복합명사(compounds)들, 예를들어 nara + pati > narapati ‘lord of man, king’, cakra + pa≥ni > 

cakrapni ‘one who has a discus in his hand, Vi≥s ≥nu’ 

 

동사어근들은 일차적인 것(예를들어 gam- ‘to go’)와 이차적인 것(예를들어 putra 

‘son’>putrīya- ‘to want to have son’). 

어간의 세번째 범주는 불변화하는 것들의 어간이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불변

화사(particles, 不變化詞: 예를들어 upri ‘above’)와 전치사들과 후치사들(adhi, pari, 

anu)과 부사들(satatam ‘always’)과 연결사(connectives, 連結詞: ca ‘and’, va ‘or’)들과 

그리소 심지어 몇 몇 명사들(svar ‘heaven’)이다. 

 

접사(affixe, 接辭)들은 일반적으로 접두사(예를들어 a+gacchat)와 삽입사(infixes, 

揷入辭)들과 접미사들이다. 파생 접사들은 이차적인 어건들과 어근들을 생산하며 

그리고 어형벼화하는 접사들은 완성된 단어들을 생산한다. 후자는 명사적 어간들

의 경우 격-접사들을 포함하며 동사 어근들의 경우 한정동사어미들을 포함한다. 

 

명사어간은 내적인 속성으로서의 성(gender, 性)에 의해 특징화된다. 남성과 여

성과 중성이라는 세 가지 성들이 있다. 성은 문법적이다 그리고 보통 어떤 의미

론적인 요소와 상호관련될 수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암컷(female)과 수컷(male)들

은 자주 남성(masculine)과 여성(feminine)이다: 

 

가) nara- ‘man’(masc.) vs. narī- ‘woman’ (fem.) 

 

중성 명사는 일반적으로 부분 총칭(generic, 總稱)적이다. 동물적인 것들 사이

에서는 남성이 그 총칭적인 것이다: 

 
ㄴ) kim(neu.) ‘what?’,  ka≥h(masc.) ‘who(male 또는 female)?’,  ka(fem.) ‘who(female)?’. 

 

명사들의 어형변화는 여러요소들에 의해 영향받는다: (남성과 여성과 중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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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어진 어간의 마지막 소리와 소리들, 예를들어 nara-의 a, 또는 rajan-의 an; 

수(number, 數: 단수와 쌍수와 복수); 그리고 (주격과 목적격과 도구격과 여격과 

탈격과 소유격과 위치(locative)격과 호격 등의) 격. 낱말 deva- (남성) ‘god’을 위한 

명사 어형변화의 본보기는 아래 도표 3에서 주어진다. 

 

                                 산스끄리뜨 명사 변화 

 단수 쌍수 복수 

주격 deva ≥h devau devah 

목적격 deva m devau devan 

도구격 deva na devabhyam deva≥h 

여격 deva ya devabhyam devebhya≥h 

탈격 deva t devabhyam devebhya≥h 

소유격 deva sya devay o≥h devanam 

위치격 deve devay o≥h deve≥su 

호격 deva devau deva≥h 

 

 중성명사의 주격과 목적격 형식들은 

동일하다;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단수를 

제외하면 호

격과 동일하

다. 중성명사들의 다른 모든 형식들은 그에 상응하는 

남성형식들과 동일하다. vana- n. ‘forest’ 경우의 바로 위 

좌측 표 관련 형(식)들을 살펴보라. 

중성명사 단수 쌍수 복수 

주격/목적격 vanam vane vanani

호격 vana vane vanani
ma la  여성 ‘garland’

도구격 ma laya  

여격 ma la yai 

위치격

 

단수 

 ma la ya m

여성명사의 어형변화는 다소 그것의 접사들에 있어 

다르다. 바로 옆 우측 표를 참조하라 

 

명사들의 어형변화들은 다소 명사적 어형변화들과 다르다. 예를들어 여격 단

수 남성 형을 살펴보자: deva- > deva ya ‘to god’,  ta(d)- > tasmai ‘to him’ 

 

형용사들은 어형변화에 있어 명사들과 보통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베다 산

스끄리뜨의 형태론은 고전 산스끄리뜨어 형식들과 어떤 격들에 있어 다르다—예

를들어, 주격 복수의 경우, 고전산스끄리뜨어 deva ≥h  (vs. 對) 베다산스끄리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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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deva sa ≥h; 도구격 복수의 경우, 고전산스끄리뜨어 devai ≥h (vs. 對) 베다 산

스끄리뜨어 devedhi ≥h. 

 

베다적 동사 체계는 고전적인 체계 보다 훨씬 복잡하다. 동사 어근들은 비어간

적(Athematic, 非語幹的)인 것과 어간적인 것(Thematic) 등 일반적으로 두 가지 

류형이다. 첫 번째 류형은 다양한 엑센트를 지니며, 그것의 끝에 직접 덧붙혀지는, 

예를들어 as + ti > asti ‘is’와 같은, 다양한 어간 형성을 지닌다. 두 번째 류형은 

고정적인 엑센트와 어간을 지니며 그리고 모음 a가, 예를들어 budh + a + ti > 

bodhati ‘knows’에서처럼,  이 어간과 마지막 끝에 끼어든다. 이것은 두 번째 류

형을 보다 더 규칙적으로 만든다. 어간적인 a가 그 어근의-마지막과 접사의-첫머

리 자음들 사이의 훨씬 더 복잡한 상호작용을 막기 때문이다. 산스끄리뜨의 역사

에는 어간적인 류형을 향해 비어간적인 

류로부터 벗어나는 점진적인 움직임이 

있다.  고전산스끄리뜨어가 엑센트들을 

상실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엑

센트들이 파생(derivation, 派生)에 미치

는 결과들은 살아있다. 예를들어 i/e/ai, u/o/au, ≥r/ar/a r. 베다어의 경우, 동사는 

자주 많은 어간들을 지닌다. 바로 위 우측 표의 어근들 gam- ‘to go’와 bhu  ‘to 

be, become’의 형(식)들을 숙고해 보라. 

현재 gacch- bhav- 

부정과거 gam- bhu- 

완료 ja-gam ba-bhu  

미래 gam-i- ≥sya- bhav-i- ≥sya-

각 어근들은 계속적인 또는 그 시점의(punctual)또는 완성된 행위와 같은 그런 

다른 시상(aspectual, 時相)적인 차원들을 제공한다. 각 어근은 아래 표와 같은 

다섯 법(moods, 法)들에 이른다. 

 

직설법 gacch-a-ti  ‘goes’ bhav-a-ti ‘is, become’ 

금지법 gacch-a-t  ‘may X go’ bhav-a-t  ‘may X be/become’ 

접속법 gacch-a -ti ‘may X please go’ bhav-a-ti  ‘may X please be/become’

기원법(optative) gacch-e-t  ‘should go’ bhav-e-t ‘should be/become’ 

명령법 gacch-a-tu ‘must to’ bhav-a-tu ‘must be/become’ 

 

현재와 과거와 미래 어간들의 직설법은 현재 시제와 과거시제 형들을 지니는 

반면 부정과거 직설법은 과거 시제에 한정된다. 다른 현재 어간들은 아래 표와같

은 의미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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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법 gacch-a-ti ‘goes’ bhav-a-ti ‘is/become’ 

강조법(intensive) ja$n-gam-ī-ti ‘keeps on going’ bo-bhav-ī-ti ‘keeps on becoming’ 

사역법(causative) gam-aya-ti ‘X makes Y go’ bhav-aya-ti ‘X makes Y be/becomg’ 

희구법(desiderative) ji-gam-i- ≥sa-ti ‘X himself want to go’ bu-bhu -≥sa-ti ‘X himself wants to be/become

 

각 시제 또는 법은 일인칭과 이인칭과 3인칭 이라는 세 가지 인칭들과 단수와 

쌍수와 복수라는 세가지 수들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각 시제 또는 법은 다른 끝 

철자들과 함께하는 능동과 중간(middle, 中間)이라는 두 가지 태(voices, 態)들을 

지닌다: gacch-a-ti/gacch-a-te ‘goes’,  bhav-a-ti/bhav-a-te ‘is/becoming’ 

다양한 시제들과 태들을 가리키는 아래 표와 같은 많은 분사형들이 있다 

 

현재능동분사 gacch-ant ‘going’ bhav-ant- ‘being/becoming’ 

현재수동분사 gam-ya-ma na- ‘being gone to’  

현재능동분사 gacch-a-ma na- ‘going’ bhav-a-ma na ‘being/becoming’ 

과거수동분사 ga-ta ‘gone to’  

과거능동분사 ga-ta 또는 ga-ta-vant- ‘gone’ bhu-ta-, bhu-ta-vant- 

‘that which was/has become’ 

미래능동분사 gam-i-≥sy-ant- ‘he who will go’ bhav-i-≥sy-ant- ‘he who will be/become’

미래중간/수동분사 gam-i- ≥sya-ma ≥na- ‘that which will be gone to’  

 

덧붙혀서, 예를들어 아래 표와 같은 많은 비(non-非)한정 동사형들이 있다 

 

동명사들 
ga-tva  ‘having gone’, a-gam-ya ‘having come’, bhu-tva  
‘having been/become’, sam-bhu-ya ‘having been borh’ 

다양한종류의 부(不)정사들 
gan-tum, gan-tave, gan-tavai, gam-a-dhyai, gan-to ≥h, ‘to 

to’,  bhav-i-tum, bhav-i-to ≥h ‘to be/become’ 

동사적 명사들 
gam-ana, ga-ti ‘going’, gan-t ≥r- ‘goer’, bhav-ana- ‘being’, 
bhav-a ‘being’ 

 

그래서 주어진 동사의 경우, 전체 파생형들의 개수는 아주 많다. 이러한 복잡함

은 고전언어에서는 크게 줄어들었다. 금지형은 사실 사라졌으며, 접속법은 부분 

명령형으로 합체됐다. 부정과거분사는 손실됐다. 베다 산스끄리뜨어 부정형

(infinitives, 不定形)의 풍부한 다양함이 단일 형 -tum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어

간의 부정과거와 완료와 과거시제 형들의 다른 의미들이 모두 과거 라는 단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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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스며들었다. 후기고전산스끄리뜨어의 경우, 한정동사의 빈번함은 크게 줄

어들었으며, 그것의 기능은 분사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조동사 도움을 받아 

활용하는] 우언적(periphrastic) 활용 구문들로 넘겨졌다. 일반적으로 그 언어는 

동사적문장들을 넘어서서 명사적문장들로 됐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육의 저장고

로로서의 그 고전언어는 고  동사형들의 다양함에로의 통로를 보유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주어지는 어근 pat- ‘to fall’의 현재 능동 형들의 범형이 바로 그 하

나의 본보기이다. // 

 

산스끄리뜨어의 현재 시제 

 단수 쌍수 복수 

일인칭 pata mi mata a≥h pata ma ≥h 

이인칭 pata si pata tha ≥h pata tha 

삼인칭 pata ti pata ta ≥h pata nti 

 

 

2-5)구문론. 

부분의 구문론은 명사격들 더하기 동사들과 다른 명사들의 구문과 관련된다. 

어순은 다소 자유롭다.  그러나 예를들어, 주어+사격(oblique, 斜格)+직접목적어

(목적격)+동사 라는 정상적인 어순이 있다는 것 또는 sa-/ta-을 지니는 지시사는 

그것의 격이 무엇이든 문자의 첫 단어로 나타난다는 것 등의 진술이 만들어질수 

있다. 종속접속사들 또는 관계 명사들을 포함하는 종속 술어들이, 단순 술어들과 

나란히,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이러한 복합 술어들은 라틴어와 비슷한 복합성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 격들의 사용과 시제들과 법들이 그리이스어와 라틴어와 접하게 평행선을 

이룬다는 인도유럽어의 그 일반적인 특색을 산스끄리뜨 구문론은 지닌다. 고  

산스끄리뜨어는 그 문장의 중심으로서의 한정동사에 보다 더 의존하는 반면 후기 

고전어는 분사들 그리고 순수한 명사문장들의 사용을 통해 보다 더 명사적으로 

된다. 산스끄리뜨는 소위 ‘자유 어-순’(free word-order) 언어들 중의 하나이지

만, 일반적으로 어순은, 비록 촛점과 강조의 실용적인 이동이 이런 원시유형을 바

꿀 수는 있다고하더래도,  주어 목적어 동사 유형이다. 감정적이지 않은 기교적인 

산문에서의 화제-주석(topic-comment, uddes ya-vidheya)어순이 일반적으로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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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논쟁적인 언어에서는 그 문자의 강조 부분이 자주 문장 맨 앞 부분에 온

다. 실용적인 숙고에 의해 구술된 어순은 명사들, 접어(clitics, 接語, 전접사와 

후접사의 통칭)들 등을 위한 특별한 위치들을 요구하는 다른 규칙들과 더불어 운

용된다. 바로 이것이 자주 끈겨지는 구문들로 인도한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

사 앞에 온다. 그러나 술어로서 기능할 때 형용사들은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온

다. 오래된 언어는 부사의 전치사적 용법과 후치사적 용법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

을 보여주지만, 후 의 언어는 일반적으로 후지사적인 쓰임새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동태의 쓰임새가 고전어에서는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화용론적 담론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곳에서조차 심지어, 수동분사의 쓰임새가 실체적인 언어로

부터의 능격(erativity, 能格: 타동사문의 모적어와 자동사문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의 격)성의 영향의 암시로 받아들여진다. 후기 고전어의 구문론은 실체적으

로 그것의 사용자들의 첫 번째 언어들의 구문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능격과 같은 그러한 특색들은 다양한 형태의 변해진 빈번함을 통해 산스끄리뜨어

에 반영된다. 

그 고전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복합어들—특히 그것들의 음소적인 길이이

다. 긴 복합어들이 압축된 기술(frozen description, 記述)을 예견할 수 있도록하

기 위해 아주 유려하게 사용되는 반면 말할 때의 행위는 분사들과 동사들에 의해

서 다루어진다. 전형적인 산스끄리뜨 복합어들의 본보기는 아래 표에서 보여진다

(Jayadeva의 Gītagovinda, 1.4.1에서). 

 

candana-carcita-nīla-kalevara-pīta-

vasana-vana-malī,   

 

sandalwood-smeared-blue-body-yellow-

garment-forest-garland-possessing. 

NOM.SG. 

keli-calan-ma ≥ni-ku ≥n≥dlal-ma ≥n≥dita-ga≥n≥da-

yuga ≥h smita-s alī 
 

play-moving-jewel-ear-ornament-

adorned-cheek-pair. NOM.SG.  

smile-habit. NOM,SG. 

‘[Krishna] is wearing forest garlands, a yellow grament, and has his blue body smeared 

with the paste of sandalwood. He is always smiling, and his cheeks are adorned with 

jeweled ear-ornaments which move during his play.’ 
 

[끄리슈나]는 수풀 속 꽃 테두리지어진 노란 옷 매무새였고 그의 푸른 몸은 끈끈한 백단향

내음으로 뒤 덮혀 있었다. 그는 항상 웃고 있었으며 그의 뺨은 그가 연주하는 동안 흔들거

리는 보석 귀거리로 장식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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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베다(산스끄리뜨)어에서 고전 산스끄리뜨어로. 

고전어로 되면서, 산스끄리뜨는 어느 사람이든 그것의 모국어(mother tongue, 

母國語)로부터 멀어져 갔으며 그리고 강력한 엘리트 언어로서 솟아 올랐다—그것

이 이천년 넘게 유지했던 지위.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발전들을 관

찰한다. 

 

ㄱ)고 산스끄리뜨의 많은 위 한 표층적인 형식들의 보존 

ㄴ)많은 의미론적이고 구문론적인 특징들의 손실. 

ㄷ)인도유럽어로부터의 많은 단어들과 그리고 인도유럽어가 아닌 토속어들이 

산스끄리뜨어화된 형식으로 합체됨. 

ㄹ)발음과 의미론과 구문론에 미치는 토속어(vernaculars, 土俗語)들의 강한 영

향. 

 

이러한 변화는 역사 내 내 발생했으며 그리고 한편으로 다른 지역들과 다른 시

기에 산스끄리뜨 사용사들의 현실적인 수행과 다른 한편으로 빠니니 산스끄리뜨

의 학원에서 주장되는 기술적인 이상(ideal, 理想) 사이의 어떤 차이가 생겨났다. 

산스끄리뜨어 사용자가 보다 더 엘리뜨일수록, 그의 수행은 보다 더 빠니니적 이

상에 접근해가는 경향이었지만, 보다 더 중적일수록 보다 더 토속어적이었다. 

이런 다양함들이 주어진 결과,  각 산스끄리뜨 저자의 현실적인 생산들은 이런 

사회언어학적인 압력들 사이의 유일무이한 균형들을 보여준다. 이것을 염두에 두

어야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광 한 문서들에서 포착되는 것으로서의 산스끄리뜨 

언어의 실제적인 모습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닐 수 있다. (Madhav M. 

Deshpande). // 

 

 

 

2-7)인도 유럽어와의 관계들. 

인도유럽어 모음체게는 산스끄리뜨에서 두드러지게 단순화됐다. 소리들  *a, *e, 

*o는 a로 뭉쳐졌으며, *a , *e, *o 는 a로 뭉쳐진다(coalesced). 그 결과, 모음전환

(ablaut, 母音轉換) 라고 불리우는 인도 유럽어의 형태음소적인 체계의 질적인 부

분이 애매해진다. 그리고 *e, *o, *e , *o , zero와 *a, *o, *a , *o , zero가 산스끄리뜨

어에서는 a, a , zero로 귀결된다. 인도유럽어 자음소들은 부분적으로 더 낫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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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된다. 산스크리뜨 t, d, dh(그리고 비슷한 세트들)이 세 가지 인도유럽어 음소들

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말이다.(이에 조되는 어떠한 점이 마찬가지로 그리이스

어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라틴어와 독일어에서 유지된다). 다른 한 편으로 인도

유럽어 순구개음(labiovelars, 脣口蓋音)들과 연구개음(velars, 軟口蓋音)들이 뭉

쳐지며, 인도유럽어 경구개(palatal, 硬口蓋音)모음들이 잇따를 때 *e가 산스끄리

뜨어 a로 되기 전의 어떤 기간에 경구개음화 된다. 인도유럽어 무성 경구개 폐쇄

음은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연구개음과 순구개음으로부터 분리되어 유지된다(인도

유럽어 * k: 산스끄리뜨 s ). 

일반적으로 산스끄리뜨는 다른 언어들 보다 더 낫게 인도유럽어의 형태론적 체

계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이런 정도에서 그것은 시원적

인 인도유럽어로서의 자신의 평판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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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힌디(Hidī) 

 

Hindī는 기록된 133,500,000 명의 화자들을 지닌 인도의 국가언어이다. 

힌디 또는 고급(high)힌디는 19 세기 켈커타 Fort William의 College에서 영국 

시민 종사자들에게 제공된 언어계획을 통해 표준화된 언어로 발전했다. 그것은 

Delhi 근방의 그리고 상류 Gangetic Doab에서 말해진 자국어(nernacular, 自國

語)에 맞추어졌으며, 정부 공직자들에 의해 사용된 언어로서 퍼져나갔다. 후에 그

것은 문어적인 의도로 사용됐으며 결국 그것은 현  인도-아랴어들 중 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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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도 이전에 드물었던, 산문적인 작문의 탈것으로 됐다(서부 힌디 개괄에 해

서는 Linguistic Survey of India, vol. ix, pt. i, pp. 50-5, 1916을 보라).  

“Hindī” 라는 말은 서부와 동부 두 그룹의 방언들에 적용된다. 서부 힌디, 즉 

Gangetic Doab 중 상류와 그 북 남 쪽 지역의 인도-아랴 방언들은 Krishna 경

배에 봉헌되는 광범위한 문헌을 지닌 Mutta(Mathura) 근방에서 말해지는 Braj 

Bha≥sa ( Braj Bha sha  또는 Braj Bha kha  ) 라는 자신의 표준 방언들 중의 하나를 

가졌다. 서부 힌디의 다른 방언들은 고급 힌디(High Hindī)가 거기에 파생된 

Hindusta nī이다. 서부 힌디는 Seorge A.Grierson 경에 의해 나뉘어진 분류에서

의 중간적인 그리고 외부의(intermediate and outer) 인도-아랴어들과 구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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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의, Madhyade sa(Midland)의 그 언어를 표한다. 서부힌디는 네 가지 

주요한 방언들, 곧 Bundelkhand의 Bundelī, Braj Bha≥sa , 중앙 Doab와 그 북쪽의 

Kanaujī, 그리고 Delhi와 상부 Doab의 토속어 Jindustanaī을 지닌다. Jumna 건너 편 

상부 Doab의 서쪽은 Bangaru  라는 다른 방언이다. Kanaukī는 Braj Bhasa 와 접하

게 관련되는데, 이 것들 둘은 약 1850 년 까지  북인도의 위 한 문어(literary, 文

語)적인 장치(vehicles, 裝置, 탈 것)인 Awadhī와 공존했다. 인도의 거의 모든 고전 

문학은 종교적이다. Braj Bha≥sa는 Krishna와 관련되며,  Awadhī는 Rama 종파와 이

에 연관된 서사시와 결부된다. 

Oduh와 Barhelkand와 Chattisgarh에서 말해지는 중부적인(Intermediate)인도-아랴어

인 동부 힌두는 위 한 그리고 중요한 문헌을 지닌다. 그것의 가장 위 한 저술

가는 시인이며 개혁가이고, 17 세기 초엽에 죽은 Tulsī Da s이다. 그의 시  이후 

동부 힌두는 서사시의 북 인도어가 됐다.  동부힌디는 그 동쪽에는 Biharī를 그리

고 그 남부에는 Mara thi를 지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는 외부(outer, 外部)언어이다. 

Oudh에서 말해지는 Awadhī(Avadhī)는 동부힌두의 가장 중요한 방언이다. 

Chattīsgarhī와 Bagelī 라는 다른 방언들은 기록된 문헌들을 거의 지니지 못했다(동

부힌두의 개괄을 위해서는 Lingusitic Survey of India의 vol. vi를 보라). 

19세기 초엽 영국 영향 하에서의 다른 인도문학과 마찬가지로, 현  힌두 문학

은 정교한 운문(verse, 韻文)의 관습과 주제들로부터 벗어나 소설, 짧은이야기, 수

필, 신문기고문, 전기, 역사, 문학비평, 비극과 일인극 등의 서부 산문 형식들에 

적절한 표준언어 향하고 있다. 새로운 주제들은 서구와의 접촉을 통해 인도사회

구조로 들어온 사회, 정치, 지성적이며 물질적인 역동적인 변화들을 반영한다. 세

속적이고 중적인 주제들이 종교적이며 비전(esoteric, 秘傳)적인 주제들보다 선호

된다. 예를들어 일상적인 삶과 전이되고 있는 사회와 사회개혁의 욕구 등. 

 

//Hidni는 인도유럽어군의 인도-이라니안 가지에 속하는, 북인도의 인도-아랴

(Indic)어이다. 힌디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재 언어로서 인도 안의 2 억 명 이상의 

사람들과 그리고 Fiji, Guyana, Mauritius, South Africa, Surinam, Trinidad와 다른 나라

들 안의 인도 태생의 수 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진다. 그것은 영어와 더

불어 인도의 공식언어 지위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Bihar, Haryana, hmachal 

Pradesh, Mdhya Pradesh. Rajasthan, 그리고 Utter Pradesh의 인도 주들의 공식언어이다. 

 

3-1)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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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인도아랴어들은 세 가지 국면들로 발전됐다고 믿어진다. 베다산스끄리

뜨와 고전산스끄리트에 의해 표되는 Old  Indo-Aryan은 기원전 1500부터 략 

기원전 600년에 걸쳐 있다. Prakrit와 Pali와 Apabhra≥msas에 의해 표되는 Middle 

IA은 초기(기원전600~기원전200)와 전이기(기원전200~기원후600)와 후기(기원후

600-1000)으로 나뉜다. Bengali와 Hindi와 Marathi와 같은 그런 현  또는 새로운

(New)인도아랴어들은 기원후 1000~1200년 사이에서 구분된 것들이라고 추측됐다. 

 

Hindī는  8세기와 10세기 사이의 초기 무슬림 지배 동안에 시장과 군 주둔지

의 사투리(parois, 방언 放言)로 돌출했다고 말해진다(Rai 1984). Kha≥ri boli 라고 알

려진 Delhi 주위 지역 말은 Afgans, Arabs, Persians, 그리고 Turks이 지역 사람들과

의 상호작용들을 위해 채용한 공통언어의 토 를 형성한다. 그것은 Perso-Arabic 

스크립트로 쓰여졌던 그리고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부터의 많은 차용어들을 지녔

던 (Turkic orud ‘camp’로부터의) ‘Urdu’라고 불리우는 다양함으로 점차 발전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언어는 그런 차용어들로부터 상 적으로 자유로웠다. 결국 그

것은 산스끄리트로부터는 어휘를 그리고 Prakrits와 Aphbhra≥msas로부터는 자유로운 

관행(conventions, 慣行)들 받아들였다(look ... for). 이러한 결과의 다양함이 인도 사

람들과 언어들을 가리키는 페르시아 낱말로부터 온 ‘Hindi’ 라고 알려지게 됐다. 

Hindi와 Urdu의 공통 일상어적인 형식이 Hindustani로 불리운다. 힌디와 우르드는 

12세기 이후에 문어로 사용됐다. 

 

3-2)음성학. 

Hindi의 분절적인 음소들의 목록은 아래 표 1과 2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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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 기식 파열음과 무성 무기식 파열음 사이의 고 인도아랴어적 구분(kal 

‘time’, khal ‘skin’)과 마찬가지로 유성 기식 파열과 유성 무기식 파열음들 사이의 

인도유럽어적 근원적인 구분(예를들어 *gh≥rdho,  Hindi ghr ‘house’)을 유지한다. 다

른 고 인도아랴어적 특색인 반전(retroflection, 反轉)도 유지된다(tota ‘parrot’, ≥to ≥ta 

‘lack’). 모음에서의 구모음(oarl, 口母音)과 비음(nasal, 鼻音)사이의 그리고 이완(lax, 

弛緩)(짧은)과 긴장(tense, 緊張) 사이의 구분이 만들어졌다. 

강세(stress, 强勢)는 힌디에서 특징적이지 않다: 보통 마지막이 아닌 가장 무거

운 음절에 강세가, 중세인도아랴어에서처럼, 주어진다. 발음에 있어서는 모음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질이 강세 위치와 상관없이 유지된다. 예를들어 déhati 또는 

deháti ‘rustic’. 

 

3-3)쓰기법(script). 

힌디는 마찬가지로 산스끄리뜨, Marathi, 그리고 Nepali 에서도 쓰여지는 데브나

가리 스크립트로 쓰여진다. 이런 체계는 기원전 500 년 전에 잘 확립됐던 Brahmi 

스크립트의 후손이다. 브라흐미는 아랍어와 히브리어와 그리이스어와 라틴어를 

위한 스크립트로 발전했던 동일한 셈어 스크립트의 후손이라고 일반적으로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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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다. 데브나가리 스크립트는 ‘알파-음절적’이다. 즉 잇따르는 모음 //를 그 자

체로 함축하거나 또는 다른 모음들을 위한 의무적인 분별기호들을 수반하는 자음 

기호로 분절적인 낱개는 구성된다. 덧붙혀, 낱말-맨 앞에 오거나 또는 다른 모음

이 잇따를 때의 모음은 독립적인 기호들을 지닌다. 쓰기법과 발음 사이에는 공정

하게 규칙적인 상호 응이 있다 그러나 글로 쓰여진 의 모든 경우들이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McGregor 1977). 

 

3-4)형태론. 

3-4-1)명사(적인 것들, nominals)(Kellogg 1938을 참조하라). 

힌디 명사들은 수와 성과 격을 가리키기 위해 변한다. 단수와 복수 라는 두 가

지 수들이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들이 있고 직접격(direct, 直接格)

과 사격(oblique, 斜格)과 호격(vocative, 呼格) 이라는 세 가지 격들이 있다. 사격 

형식들은 명사 뒤에 후치사가 올 때 사용된다. 자신들의 성의 부류와 그리고 자

신들의 마지막 분절들의 음성학적인 특성에 의존하여 다르게 변화한다. 아래 표 

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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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raja ‘king’처럼, -a로 끝나는 어떤 남성명사들은 복수 직접격과 단수 사

격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형용사들은 명사 앞에 오며, -a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자신들의 머리 명사와 수

와 성과 격에 있어 일치한다. 예를들어 ccga ‘good’은 남성 단수 직접격이나, 그 

남성 범형의 나머지 것은 acche이다. 그 여성형은 모든 수들과 격들에 있어 cchi

이다. 

 

부사들과 후치사(postposition, 後置詞)는 소유격/2격(possessive/genitive)을 제외하

면 불변사이다. 격 관계들을 가리키는 주요 후접사들은 ‘동작주체를 나타내

는’(agentive) ne,  ‘목적격/여격’ ko,  ‘도구격/탈격/comitative’ se,  ‘위치격’ me ,  ‘위치

격’ pr,  ‘소유격/2격’(A = a, e, 또는 i, 형용사에서와 같은 일치를 지닌다) kA, 그리

고 ‘benefactive’  keliye이다. 여러 복잡한 후치사들은 예를들어 ke upr ‘above’와 ke 

bad ‘after’ 등에서와 같은 여러 관계들을 가리킨다. 

 

명사들은 명사들보다 더 많은 격 형식들을 지닌다. 아래 도표 4를 보라. 

 

3인칭 명사 형식들은 원근(proximate and remote, 遠近) 지시사들(yh ‘this’, vh 

‘that’)와 동일하다. 1 인칭과 2 인칭 명사들은 동작주어를 나타내는 후치사 ne를 

지니는 그것들의 직접격 형식들로 사용된다. 사격(obliq, 斜格) 명사들은 어떤 

후치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특별한 종합적(syncretic, 綜合的)인 형식들을 지닌다: 

그래서 3인칭 복수형은 동작주어를 나타내는 후치사와 함께 inhone, vnho ne이다. 

목적격/여격 후치사를 지니는 사격 단 복수 형식들은 –e를 지닌 선택적인 형식들

을 지닌다. 그래서 mukh ko 또는 mvjhe ‘(to)me’. 

힌디는 수와 격의 특징들에 해당되는 변화를 하지않는, 특별한 2인칭 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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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ap을 지닌다. 재귀 명사도 마찬가지로 ap ‘self’이다—사격과 소유격 형 

pnA도 지닌다. 겹쳐진 형식 pne ap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칭들에서 재귀 명사로 

사용된다. 

의문 명사들 kn과 kya은 각 각 생물과 무생물에 사용된다. 이것들의 사격 형식

들은 kise, kine 등의 종합적인 형식들과 함께 단수 kis와 복수 kin이다. 

복합의 친숙한 유형들 이외에도, 겹침 그리고 부분적인 겹침 또는 울리는(echo-)

복합이 강조와 분배와 무규정의 의미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들어 lal-

lal kmiz ‘deep red shirt’, b ≥re b ≥re mkan ‘(various) large houses’, 또는 pani-vani ‘water 

and other beverage’. 의미와 관계되는 두 단어들을 복합은 흔하다. 예를들어 ghr-

dvar ‘house-doorway’ ‘home’. 

 

3-4-2)동사. 

힌디 동사들은 두 가지 주요한 파생 패턴들에 포함된다. 낱말 끝에 붙음을 통

해 사역 동사들을 만들어 내는 그 첫번째 패턴은 고 인도아랴어의 유산이다. 아

래 표 5를 보라. 

 

기원후 600년과 1000년 사이에 도입된 새로운, 두 번째 장치(device, 裝置)는 

bhag ja ‘run go’ = ‘run away’, pka de ‘cook give’ = ‘cook for someone’, 또는 mar ≥dal ‘hit 

pour’ = ‘kill someone’과 같은 식의 일련의 동사구문들을 생산한다. 여기에서 두 번

째 동사는 첫 번째 또는 본 동사의 의미를 제한하거다 또는 그것에 의미의 미묘

한 차이(shade)를 덧 붙힌다. 

생산적인 동사 복합의 다른 류형은 명사적 요소와 동사적 요소를 연이어 포함

시키는 것이다. 예를들어 prsnsa krna ‘admiration to do’ = ‘to admire’,  sucna dena 

‘infomation to give’ = ‘to inform’. 

동사 ‘see’에 의해 본보기가 주어지는, 다음과 같은 활용 형식들로 동사들은 발

생한다: 어근 dekh, 미완료 (그리고 현재 분사) dekhtA,  완료 (그리고 과거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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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hA,  그리고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 dekhnA. 한정동사 형들은 시제와 시상과 

법의 구분들을 나타낸다. 기원법의 형식은 어근 더하기 1인칭단수 접미사들 -u , 

2&3인칭단수 –e,  1&3인칭 복수 -e (마찬가지로 2인칭 존칭), 그리고 2인칭 복수 -

o이다. 미래 시제는 기원법에 –gA를 덧 붙히므로서 형성된다. 

어근에 의해서 또는 2인칭 복수 기원법에 의해서 또는 어근 + 존칭 –iye(± -

gA) 또는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에 의해서 다양하게 명령법은 표현된다.  

미래가 아닌 직설법 형식들은 계사 ho의 보조 형식이 잇따르는 미완료 또는 완

료 분사로 구성된다. 가능성 또는 추측 또는 우연을 표현하는 접속법은  조동사 

ho의 형식들이 잇따르는 미완료와 완료 분사들로 구성된다. 미완료분사는 사실과 

반 되는 것(counterfactuals)들을 표하는 것에 있어서의 한정 형으로서 사용되며, 

완료 분사는 과거(preterit, 過去)를 한정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조동사 도움을 

받아 활용하는] 우언적(periphrastic) ‘계속’ 시제들은 어근+조동사 eha + ho의 

형식들로 구성된다. 

한정동사들은 타동사 문장에 있어서의 집적 격 표시되지않은 명사—전형적으로 

주어임—와 보통 인칭과 수와 성에 있어 일치한다. 만약 그러한 명사가 현재하지 

않는다면 동사는 그것의 ‘중성’(neutral) 형식 즉 남성 3인칭 단수형을 취한다. 분

사들은 자신들의 머리 명사들과 성과 수와 격에 있어 일치하며,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도 이러한 범주들로 변한다. 

 

3-5)구문론. 

힌디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의 순서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다. 의문 문장 또는 다

른 문장 류형에 있어서의 어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명사의 문법적 기능들이 

보통 그 명사들에 잇따르는 후치사들에 의해 지시되므로, 명사적 구성요소들은 

자유롭게 주제적인 의도들을 위해서 사라질 수(moved around)있다. 존재문장들

의 경우에는 위치부사와 시간부사들이 문장의 첫 위치에 온다: 

 

ㄱ)Mez pr kitab h. 
   table on book is.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자동사 문장과 그리고 완료적이아닌 타동사 문장의 경우, 그 주어는 후치사를 

취하지 않으며, 그 동사는 수와 성과 인칭에 있어 그 주어에 일치한다. 동작주체

를 나타내는 후치사 ne가 그 주어 뒤에 오는, 타동사 완료 문장들의 경우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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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직접 목적어와 일치한다([타동사문의 목적어와 그것에 응하는 자동사문의 

주어가 일치하는] ‘능격’(ergative, 能格)구문). 그러나 그 직접목적어에는 어느 격

에서든 자신의 중성적 형식 즉 3인칭 단수 남성형을 유지하는 후치사 ho가 잇따

른다: 

 
ㄴ)L≥rka     kitab     p≥rthta           h. 
   boy(남성) book(여성) read.미완료(남성) 현재. 
   ‘the boy reads the book.’ 
 
ㄷ) L≥rke    ne  kitab      p≥rhi. 
   boy(남성) AGT book(여성) read. 완료(여성) 
   ‘the boy read the book.’ 
 
ㄹ) L≥rki   ne sheliyo  ko  pukara. 
   girl(여성) AGT friends(여성복수) OBJ call-완료(남성단수) 
   ‘the girl called her friends.’ 

 

의미론적으로, 힌디는  정적인 동사 (vs. 對) 동적인 동사,  의욕적인 동사  

의욕적(volitional, 意慾的)이지 않는 동사, 그리고 감정적(affectitive, 感情的)동사  

감정적이지 않는 동사 사이를 구분한다. 의욕적인 동사는 그 동작의 주어를 요구

하며, 감정 동사는 그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가 그 동작의 주어에 직접 향해

진다는 것을 함축한다(Kachru 1980). 동작의 상[목적어] (vs. 對) 나타내지는동

작의(agentive) 주체(표시되지않는 것 또는 ne-표시되는 것)을 지니는 사역적인 형

태론과 문장구조는 정적인/동적인 그리고 의욕적인/의욕적이지않은 의미들을 표현

하는 데에 사용된다. 수동태는 동사의 완료어간 더하기 모든 시제/시상/일치 어미

들을 취하는 조동사 ja ‘go’를 사용함에 의해서 형성된다. 능동적인 주어가 (후치

사 se와 더불어 표시될 때) 유지될 때 그 문장은 보통 그 동작주체(tha agent)의 능

력에 한 진술로 해석된다 

. 조적으로 그 동작주체가 없는 수동문은 영어가지니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동사의 어근에 kr를 덧 붙힘에 의해서 형성되는 ‘접속법’(conjunctive)은 연이은 

행위들/과정들 또는 원인과 결과들 또는 의도와 같은 그러한 의미들을 표현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절들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동작주체를 나타내는]동작법

(agentive, 動作法)은 동사적 명사의 사격 형에다 접미사 –vala를 더함에 의해서 형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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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절 안의 명사와 함께하는(with), 그리고 그것의 지시 짝인 주절 안의 vh 

‘that’을 지니는 한정사(determiner, 限定詞)로서의 관계 표시자 jo ‘wh-’를 사용하여 

관계절들은 형성될 수 있다: 

 
 
    ㅁ) Jo l≥rka aj    ap  se  mila,    vr  kl mujh  se mila tha. 
   wh boy today you with meet.완료 that yesterday  me with meet.완료 과거 
   ‘the boy who met you today had met me yesterday.’ 

 

관계 절은 마찬가지로 후치사-머리(the post-head position)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본절이 그 관계절에 잇따를 수 있다. 

 

힌디는 화제와 그리고 형식성의 수준과 그리고 언어적 사용의 다른 문백적 측

면들에 의존하는 여러 스타일들을 지닌다. 고도로 산스끄리뜨화된 스타일은 행정

과 입법화 그리고 문학비평과 철학과 종교의 공식적인 언어로서 사용되며, 페르

시아어화된 스타일은 하급법원(courts)이나 영화 그리고 선택된 문화 영역들에서 

공통이고, 그리고 영어와 뒤섞인 스타일은 신문(저널리즘)과 일상(day to day)행정

과 은행업무와 고등교육과 과학과 기술(technology, 技術)에서 사용된다.(Yamuna 

Kach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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