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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론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민족-언어적 특징은, 건국 이래 국가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온 4천여 년에 이르는 긴 역사 속에서 베트남의 여러 종족들이

비엣족과 소수 종족 간, 혹은 소수 종족들 사이의 민족-언어적 분쟁 없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언어적 측면에서, 베트남의 역사는 민족-언어적 연맹 형성

을 위하여 집중과 통합의 경향을 따르는 언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역사이

다. 그러한경향은20세기베트남의새로운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

화적 여건 속에서 강화되고 있다.

베트남은 다수 종족인 비엣족(낀족)과 53개 소수 종족의 54개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국가이지만 소수 민족어와 방언은 100여

개이다. 호아족(중국인)과 크메르족 같은 민족-언어적 공동체는 중국어와

크메르어가국어인중국및캄보디아와언어적관계를가지고있다. 따이

족, 눙족, 타이족은남중국, 라오스, 타이, 미얀마의초앙(중)족, 타이족, 샨

족과 유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흐몽족은 베트남에 약 55만 명,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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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명, 타이와 라오스에 수천 명이 있으며, 미국과 호주, 프랑스에도

수십만 명이 있다.

1945년 독립 이래로 베트남의 언어 정책은 베트남 어와 소수 민족어를

포함한 문어와 구어의 보존과 진흥과 개발 전략을 반영해왔다.

이 논문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1975~2005)의 언어 상황과 언어 정

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모든다민족국가에는자체의민족-언어적상황이있으며, 국가언어정

책수립시그특수한특징을고려해야한다. 베트남에서는그특징들이다

음과 같이 나타난다.

- 다채로운 구성 요소 상황(54개의 종족과 100개의 종족어).

- 불평등한 상황(베트남 어와 같은 다수어 타이 어와, 흐몽 어, 짬 어,

크메르 어와 같은 소수어).

- 모국어 상황(국어로서의 베트남 어는 토착어이다).

- 언어 유형학적 유사성 상황: 베트남의 모든 종족어는 같은 언어학적

‘고립어형'에 속한다(인도유럽 어 같은 ‘굴절어형'이 아님).

1. 베트남의 민족-언어적 상황

1.1. 민족 인구 수와 민족-언어 분포

베트남에서는 비엣족(낀족)이 전체 인구의 약 87%이고 소수 종족이

13%인데, 일반적으로 각 종족의 평균 인구수는 적다(부록1 참고).

53개 소수 종족 중:

- 따이족과 타이족만이 백만 명 이상이다.

- 5개 종족이 50만 명 이상이다.

- 5개 종족이 10만 명 이상이다.

- 9개 종족이 5만에서 1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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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개 종족이 5만 명 이하이다.

- 라후족, 캉족, 빠탠족, 롤로족, 껄라오족, 보이족, 꽁족, 실라족, 뿌빼오

족, 망족, 브라우족, 러맘족, 어두족 등 일부 종족은 수천 명이나 수백

명에 불과하다.

분산되고 혼합된 거주지 분포는 특히 북베트남 소수족의 민족-언어 상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가장 많이 분산된 종족은 야오족으로 1,035 구역에

거주하며, 흐몽족은745 구역, 눙족은988 구역에거주한다. 많은지역에10

개이상의종족이있는데, 4~5개의종족들이있는구역이많으며, 일부지

방의 경우수십 개의종족이같은지역에서 더불어살고있다. 다종족적인

거주로 인해 이중 언어나 다중 언어의 혼합 가족을 형성하는 결혼이 성립

된다. 최근 베트남인들과 소수 종족의 다양한 인구 이동으로 인해 종족들

과 그들의 언어는 더욱 분산되고 혼합된 양상을 띤다.

다수어(낀/베트남 어)와 비교했을 때, 소수어는 위상이 낮고, 사회적 기

능도 미약하다. 불평등한 이중 언어의 좋은 예로 흐몽어(미아오 어)가 있

다. 라이쩌우성과 하장성의 4곳에서 1994~1995년간 실시된 베트남 어학

연구소의 현지 조사는 805명의 흐몽족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언

어를 사용하고, 각 언어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그 결과가

아래의 표에 나와 있다.

소수 종족의 인구수는 모국어를 할 수 있는 원어민의 수와 같지 않음을

주지해야한다. 각종족내에다른(관련은있는) 언어나방언을말할수있

거나, 모국어는못하지만 각자의 지역에서 이민족 간 의사소통을 위한 언

어를 사용할 수 있는 소수의 지역 집단들이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씬문

족, 어두족집단의많은사람들이모국어를잊고타이어를한다. 북베트남

의홍껄라오(껄라오족의 소규모 집단) 언어조차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은

종족의인구수가모국어를사용할수있는원어민의수보다많음을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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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범위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

사용

자수
백 분 율

1 가족 친지와의 대화

- 흐몽 어

- 베트남 어

- 흐몽 어와 베트남 어

753

17

35

93.5%

2.1%

4.3%

2
문화 종교적 활동

(노래, 춤, 예배)

- 흐몽 어

- 베트남 어

- 흐몽 어와 베트남 어

596

52

157

74%

6.4%

19.5%

3 시장, 가게, 직장에서

- 흐몽 어

- 베트남 어

- 흐몽 어와 베트남 어

677

84

44

84%

10.4%

5.5%

4 마을 모임에서

- 흐몽 어

- 베트남 어

- 흐몽 어와 베트남 어

788

13

4

97.8%

1.6%

0.5%

5
베트남인과의

의사소통

- 베트남 어

- 흐몽 어

440

365

54.6%

45.3%

6

베트남인이 아닌

다른 소수 민족과의

의사소통

- 흐몽 어

- 베트남 어

- 꽌호아 어

- 따이 어

609

116

68

12

75.5%

14.4%

8.4%

1.5%

7
타 지역에서 온

흐몽족과의 의사소통

- 흐몽 어

- 베트남 어

- 흐몽 어와 베트남 어

561

53

191

69.6%

6.5%

23.7%

8 학교에서 - 베트남 어
230/

230
100%

여기서 우리는 흐몽족에게 그들의 모국어가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매

체이며, 흐몽족 마을에서 베트남 어의 위상은 학교에서보다 낮고, 타 지역

에서 온흐몽족과의대화에서보다도낮다는것을알수있다. 흐몽어만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두 언어(대체로 흐몽 어와 베트남 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수와 유사하다.

1.2. 베트남 소수 민족 언어의 유전적, 유형적 관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의 특수한 역사적,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베트남은 중국과 인도의 두 문명 사이, 대륙과섬사이에 위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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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수 종족의이주와 언어접촉의 세갈래 교차로가 되어 왔으므로,

다양한 소수 민족 언어를창출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마치 동남아시아 지

역에서 각자의 언어를 가진 종족들의 소우주 같다.

베트남에는 5 가지 대표적 어족이 있다.

1. 오스트로아시아 어족

2.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3. 따이․까다이 어족(따이 어, 캄․따이 어, 다익 어)

4. 흐몽․미엔 어족(미아오․야오 어/자오 어)

5. 중국․티베트 어족

53개소수종족중, 23개소수종족이베트남어와유전적관계를가지고

있는 다른 오스트로아시아 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 기원을 가

지고있는언어들과쉽게접촉할수있는유리한조건을제공하여이중언

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수 종족어의 발전에 있어서 베트남 어의 역할을

강화시킨다.

언어 유형의관점에서, 베트남소수민족어의가장중요한특징은 이모

든 유전적으로 상이한 언어들이 ‘굴절어형'인 인도유럽 어와는달리, 동일

한 ‘고립어형'에 속한다는 것이다. 고립어에 속하므로 이들 언어는 음운과

문법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한다. 더욱이, 수천 년에걸쳐형성되고 진

화해왔으므로베트남소수종족언어는단음절성이나어조의형성과같은

구조에 있어서 공통적인변화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소

수 종족들이 서로쉽게접촉하고 서로의 언어를쉽게배울수 있게 할뿐

아니라, 언어 발전의 적절한 통합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도 한다.

유전적 관계의 관점에서, 베트남 민족 언어는 어족, 어파, 하위 어파, 그

리고언어와그방언을포함하는언어군으로분류될수있다(부록2 참고).

1.3. 베트남 소수 민족의 문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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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족 문자 체계

1 따이 놈 따이, 1961년에 창제된 로마자 따이-눙 문자

2 타이 전통 문자와 로마자 버전

3 호아 한자

4 크메르 전통 산스크리트 문자

5 눙 놈 눙 문자와 1961년에 창제된 로마자 따이-눙 문자

6 흐몽 1961년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7 자라이 1945년 전과 1965~1975년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8 에데 1945년 전 창제된 로마자 문자

9 바나 1945년 전 창제된 로마자 문자

10 짬 전통 산스크리트 문자와 로마자 버전

11 써당 로마자 문자

12 흐레 로마자 문자

13 꺼호 1945년 전과 1975, 1985년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14 라글라이 1975년 전후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15 므농
SIL(하계 언어학 연구소, 미국)에 의해 창제된
로마자 문자

16 스띠엥 로마자 문자

17 브루반끼우 1975년 전과 1985년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18 꺼뚜 1975년 전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19 롤로 전통 문자

20 재찌엥 SIL에 의해 창제된 로마자 문자

21 따오이 1975년 전과 1985년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22 마 SIL에 의해 창제된 로마자 문자

23 꼬 1975년 전에 SIL에 의해 창제된 로마자 문자

24 쩌로 1975년 전에 SIL에 의해 창제된 로마자 문자

25 쭈루 1975년 전에 SIL에 의해 창제된 로마자 문자

26 라오 전통 산스크리트 문자

27 므엉 로마자 문자의 다른 버전

28 야오/자오 놈 야오 문자

29 까올란 놈 차오란 문자

30 토 문자 없음

31 커무 문자 없음

32 저이 문자 없음

33 라찌 문자 없음

34 풀라 문자 없음

35 라후 문자 없음

36 캉 문자 없음

아래의 표처럼, 53개 소수 종족 중 26개 종족이 문자를 가지고 있는 반

면, 27개 종족은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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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르 문자 없음

38 빠탠 문자 없음

39 쯧 문자 없음

40 망 문자 없음

41 어두 문자 없음

42 껄라오 문자 없음

43 보이 문자 없음

44 라하 문자 없음

45 꽁 문자 없음

46 응아이 문자 없음

47 실라 문자 없음

48 뿌빼오 문자 없음

49 러맘 문자 없음

50 브라우 문자 없음

51 산지우 문자 없음

52 하니 문자 없음

53 씬문 문자 없음

소수민족공동체에서문자체계를가진다는것은글로의사소통하기위

한 문자사용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주지해야 한다.

베트남 소수 민족의 문자 체계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중국 표의문자(한자)를 기초로 하여 창제된 ‘놈' 문자 그룹:

놈 따이-눙, 놈 야오. 현재 이런 종류의 문자는 글로 의사소통하기 위

한 일상생활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소수 민족의 몇몇 지식인만이 그것

을 알고 있다.

- 전통 문자 그룹: 호아족의 중국어, 산스크리트 어를 기초로 하여 창제

된 짬, 크메르, 타이 문자. 현재이런문자들은글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일상생활에 사용되며, 학교에서도 배운다.

- 20C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그룹: 바나, 에데, 자라이, 꺼호, 므농, 스띠

엥, 따이눙, 흐몽, 꺼뚜, 브루반끼우, 따오이 등. 현재 이런 문자들은 글

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일상생활에 사용되지만, 그 중 몇 개만 학교에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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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2005년 사이에 베트남에서는 수십 개의 로마자 문자가 창제되었

는데, 소수 민족들에게 그것은 그들 언어 개발의돌파구가 되었다. 그러한

문자들로 인해, 소수 민족 언어의 사회적 기능이확대되었고, 어휘가증가

되었으며, 문학 언어가 점차로 만들어졌고, 새로운 기능적 형태가 다듬어

졌으며, 조어법과 문장 합성에 있어서 혁신적이었다.

2. 베트남의 소수 민족 언어 정책

2.1. 개요

베트남에는 소수민족 언어의문자창제와개선, 사용에관해중요한것

으로 간주되는 두 가지 정부판결(1969년 8월 20일 153-CP호와 1980년 2

월 2일 53호)을 포함하여 언어에 관해입증한 10개의법률문서들이 있다.

1945년독립전후, 베트남 공산당은베트남소수민족언어 정책을펴고

있었는데, 다음의 두 문서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

+ 1935년 3월제1기국민회의, 소수민족사안에관한결의문에서발췌:

“모든 소수 민족은 일상의 경제, 정치, 문화적 활동에서 각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1949년 공산당정치국 결의문 4호와 5호에서 발췌: “소수 민족의 구

어와 문어는 존중되어야 한다. 소수 민족들은 이미 자체의 문자를 가지고

있고, 초등 교육수준의 교습에 그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체의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의 경우는 방언 표기의 형태로 국어를 대신

사용해야 한다."

베트남의 사회주의 공화국 시기(1975~2005년)에 언어 정책에 대한 긍

정적인 결과가 인지되었다. 예를 들어, 1980~2005년 사이에 교육 분야에

서 7개의소수민족(크메르, 호아, 에데, 짬, 흐몽, 자라이, 바나) 언어가학

교에서 정규적으로 교육되고 학습되었다. 그리고 1990~2005년동안, 11개

의소수민족(흐몽, 크메르, 에데, 자라이, 바나, 써당, 꺼호, 타이, 짬, 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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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농) 언어가중앙방송국과지방 방송국에서사용되었다. 2002년부터현

재까지 10개의소수민족(흐몽, 타이, 크메르, 짬, 에데, 자라이, 바나, 써당,

꺼호, 스띠엥) 언어가 베트남 텔레비전(VTV5)에서 사용되고 있다.

2.2 베트남 어와 소수 민족어의 위상과 기능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소수민족어정책은법적으로소수민족각

자의 구어와 문어를 가질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한다.

소수 민족어의 평등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며, 소수 민족은 각자의 구어

와 문어를 보존하고 개발시킬 권리가 있다.

소수 민족들이 다양한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각자의 구어와 문어를 사

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언어의 평등과 자유를 준수하면서 선택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른 소수

민족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통 매체로 베트남 어를습득할 것을 모든

소수 민족에 장려한다. 즉, 베트남 어는 베트남 전체 형제 집단의 결속과

일치 단결을 강화시키는 통합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국어이고 공식어이다.

베트남의새헌법(1992)에언어정책이명시되어있다: “모든소수민족

은훌륭한전통과문화, 관습을 최대한계승시킬뿐만아니라민족성을보

존하기 위해 각자의 구어와 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베트남어와소수민족어의위상과기능이정부판결 53호(1980년 2월 2

일)에 나와 있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의 구어와 문어가 모든 민족공동

체의 공통어이다. 그러므로 모든 베트남 국민은 공통어를 배우고 사용할

의무와권리를가진다. 모든소수민족의구어와문어는그들각종족의보

물일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화유산이다. 소수 민족들이 거주하는 지

역에서는 그들의 고유한 구어, 문어와 공통어가 일제히 사용된다."

이중 언어 교육에 관한 정책은 초등교육법(1991) 제4조에 나와 있다:

“초등교육은베트남어로시행되지만, 소수민족들은각자의구어와문어

를 사용해 초등 교육을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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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베트남 소수 민족 언어 정책의 평가와 권고 사항

지난몇년간실시된전반적인소수민족정책과, 특히소수민족어에대

한 정책은 소수 민족 지역과 산악지역을 경제, 문화, 사회적인 면에서좀

더 진보적으로 바꾸는 데 일조하고 있다.

베트남은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국가로서 다양하지만 평화로운 공존

속에 통합되어 있다. 의무와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각 종족과 국민을 위한

법적기반의결정과수립을주축으로삼아야한다. 언어에관한한, 베트남

어를 국어로인정하고, 사회적기능을갖는소수 민족어에대한특별한위

상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록소수민족의구어와문어에관한정부의관점과지침이창조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비교적 일찍이 결정되었지만, 법(언어법)이나 정책(언어

정책)으로 제도화될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베트남(특히 북베트남)의 소

수민족언어상의중요한특징인분산되고혼합된거주와일부종족집단

의 빈곤한 생활은 학교에서의 ‘문자 교육', 언론과 대중 매체에서의 ‘문자

장려', 문맹 퇴치 같은 활동들을 어렵게 만든다.

종족어의 전통 문자와 로마자 문자에 관한 적절한 지침이 있어야 하는

데, 종족어는보존되어야하며, 베트남어와교대로사용하고, 보급과실행

을효과적으로할수있도록계획해야한다. 문자체계가없는언어들에서

는다수의사람들이나그들자신의글자를제정하기원하는사람들에의해

서 문자가창제되어야 한다. 종족어는 상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사용하

므로, 그것을보존할수있는특별조치를취하거나혹은임의로다른관련

종족어의 문자를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명백하게도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업은 언어 교육인데, 특히 소수 민

족과 그 언어에 대한 정부 정책의 평등한 발전이라는목표를 수행하기 위

한 이중 언어 교육이다. 단기적으로는 베트남 어와 소수 민족어를 교육함

으로써 초등 교육의 대중화와 문맹 퇴치를 실행해야 한다.

적절한 통합의 발전과정에서, 언어 융합은 사멸 위기의 언어를 초래할

수있는데, 극히소수의사람들이사용하거나제한된지역에서사용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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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로사라져버릴수있다. 소수민족의문화와언어에대한보존과조성

과 개발은 이제 많은 나라에서급박한 문제가 되었으며, 베트남에서도 소

수 민족 언어의 향상을 위한 커다란 난제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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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족 인구수

1 따이 1,190,000

2 타이 1,040,000

3 므엉 914,500

4 호아 900,100

5 크메르 895,200

6 눙 705,700

7 흐몽 558,000

8 자오 473,900

9 자라이 242,000

10 에데 194,700

11 바나 136,800

12 까올란 114,000

13 짬 98,900

14 써당 96,700

15 산지우 94,900

16 흐레 94,200

17 꺼호 92,100

18 라글라이 71,600

19 므농 67,300

20 토 51,200

21 스띠엥 50,100

22 커무 42,800

23 브루반끼우 40,100

24 꺼뚜 39,900

25 저이 37,900

26 재찌엥 26,900

27 따오이 26,000

28 마 25,400

29 꼬 22,600

30 쩌로 15,000

31 하니 12,400

32 씬문 10,700

33 쭈루 10,000

34 라오 9,600

35 라찌 7,800

36 풀라 6,500

37 라후 5,300

부록 1: 베트남 소수 민족의 인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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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캉 3,800

39 르 3,600

40 빠탠 3,600

41 롤로 3,100

42 껄라오 1,400

43 쯧 2,400

44 망 2,200

45 보이 1,400

46 라하 1,400

47 꽁 1,200

48 응아이 1,100

49 실라 590

50 뿌빼오 380

51 러맘 280

52 브라우 230

53 어두 194

어족
어파, 하위 어파,

언어군
언어/방언

오스트로아시아
어족

어파: 몬-크메르 어
Ⅰ.하위 어파:

비엣 어

1. 낀(베트남 어); 방언: 북부,
중부, 남부

2. 므엉 ; 방언: 북부, 중부, 남부
3. 응우온
4. 뿡
5. 토
6. 꾸오이
7. 단라이, 리하
8. 룩
9. 마이
10. 삭
11. 말리엥
12. 끄리(풍)
13. 아렘

II. 하위 어파:
팔라웅 어

1. 망 방언: 므엉, 떼, 신호,
므엉 라이

III. 하위 어파:
커무 어

1. 커무
2. 씬문(쁘억)
3. 캉 (꽝람 지역의 캉)
4. 어두(따이핫)

IV. 하위 어파:
꺼뚜 어

1. 브루(브루반끼우, 반끼우), 망꿍,
쿠아, 찌(소), 깔로

2. 빠꼬

부록 2: 어족, 어파, 하위 어파, 언어와 그 방언을 포함하는 언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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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오이
4. 꺼뚜 방언: 고꺼뚜, 저꺼뚜,
프엉

V. 하위 어파:
바나 어

1. 북 바나 어군

1. 바나 방언: 똘로, 골라, 알라꿍,
졸롱, 끄렘

2. 끄어
3. 까동
4. 할랑
5. 재 방언: 북재, 남재
6. 찌엥
7. 써당
8. 러응아오
9. 따끄어
10. 흐레
11. 모남
12. 베(라베)
13. 러맘
14. 또드라

2. 서 바나 어군 브라우

3. 남 바나 어군

1. 꺼호 방언: 스레, 깔롭, 라야,
리온, 놉, 똘라, 라흐...

2. 므농 방언: + 중부 므농: 쁘레,
벳, 부나, 부룽, 디브리, 부당,
+ 동부 므농: 롤롬, 가르, 꼬안,
찔 + 남부 므농: 부농, 삐엉,
부딥

3. 마(쩌우마)
4. 스띠엥
5. 쩌우로(쯔로)

VI. 하위 어파:
크메르 어

남베트남의 크메르 어

타이-카 다이

I. 어파: 따이 어

1. 중부 따이 어군

1. 따이(토, 응안, 팬) 방언: 까오방
지역의 따이, 중부 따이, 남부 따
이

2. 눙 방언: 눙짜오, 눙판슬린, 눙인,
눙딘, 눙장, 눙안...

3. 까올란
4. 툴라오

2. 남서 따이 어군

1. 흑타이(타이담)
2. 백타이(타이돈)
3. 홍타이(타이등)
4. 타이탱
5. 타이도
6. 항 똥 지역의 타이(따이 므엉')
7. 라오
8. 르
9. 따이남
10. 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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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부 따이 어군
1. 저이(냥)
2. 보이
3. 뚜디
4. 뿌나

II. 어파: 동 투이 어
(깜-투이)

1. 똥(동, 깜)
2. 투이(수이)

III. 어파: 까다이 어

1. 라하 방언: 라하, 따밋,
눙라이 지역의 라하

2. 라찌 방언: 흑라찌, 백라찌,
장발 라찌

3. 뿌빼오( 라꽈, 까베오)
4. 껄라오 방언: 백껄라오,
녹껄라오, 홍껄라오

5. 눙벤

흐몽- 미엔
(매오-야오어)

I. 어파: 흐몽 어
(매오)
1. 서 흐몽 어군
(쑤옌-끼엠-미엔,

호아 미에우)

1. 흐몽 방언: 플루어흐몽(흐몽렌),
백흐몽(흐몽도), 흑흐몽(흐몽두),
중국흐몽(흐몽스어),
홍흐몽(흐몽시)

2. 중부 흐몽 어군
(흐무, 학, 미에우)

1. 나매오

II. 어파: 빠탠 어 1. 빠탠( 빠흥)

III. 어파: 미엔 어
(야오, 자오)

1. 미엔(홍야오, 동전 단 야오, 야오
쿡응앙, 야오어깡, 몸에 꼭 맞는
바지 야오, 야오다이반,
야오띠에우반.)

2. 문(흰바지 야오, 푸른 옷 야오,
야오아오자이, 야오하, 야오뚜옌,
다오란땐...)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어파: 짬 어

1. 동 짬(닌투안&빈투안 지역의 짬)
2. 서 짬(안장, 따이닌 지역의 짬)
3. 에데(라데) 방언: 끄빠, 빈, 므드,
끄룽, 끄뚤, 들리에, 에빤, 블로,
꼬드라오, 아담...

4. 자라이 방언: 호드룽, 아랍,
하바우, 골라

5. 라글라이(라이, 노앙, 라오앙,
라들라이, 락라이, 라이글라이,
랑글라이); 방언: 북 라글라이
(칸호아&닌투안 지역),
남 라글라이(빈투안&닌투안
지역)

6. 흐로이
7. 쭈루

중국티베트 어파: 한어(중국어) 호아 방언: 광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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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
만(푹끼엔 지역),
학까, 응아이, 상팡

어파:
티베트-버마 어군
버마-롤로 어

1. 롤로 방언: 롤로, 흑롤로, 중국어
2. 하니
3. 라호
4. 실라
5. 꽁(푸노이)
6. 싸포
7. 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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