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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현악영산회상 중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 선율을 

분석하여 각 악곡의 골격선율과 선율구조를 밝혔다. 이를 통해 악기별ㆍ

악곡별 선율 특징을 확인하고, 영산회상이라는 모음곡 안에서 선율의 공

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방법은 골격음 분석 방법으로 정간 대표음 및 합주 대표음 판

정, 골격음 추출, 골격선율 및 상이선율을 통한 선율구조를 확인하는 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줄풍류 편성에서 대표적인 다섯 악기인 가야금

ㆍ거문고ㆍ대금ㆍ피리ㆍ해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의 악곡별 골격음 비율, 선율구조, 

골격선율과의 일치율을 살펴보았다. 악곡별 골격음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세령산은 총 56개의 골격음 중 僙이 6개, 㑖이 21개, 㑣이 17개, 㒇가 8

개, 黃이 4개이다. 가락덜이는 총 40개의 골격음 중 僙이 4개, 㑖이 16

개, 㑣이 10개, 㒇가 5개, 黃이 5개이다. 상현도드리는 총 72개의 골격음 

중 僙이 4개, 㑖이 20개, 㑣이 19개, 㒇가 6개, 黃이 22개, 太이 1개이다. 

선율구조를 분석한 결과 세령산ㆍ가락덜이는 가야금ㆍ거문고 위주로 각 

장의 종지구에서 상이선율이 나타났으며, 상현도드리는 상이선율이 모든 

악기에서 나타났다. 악기별 골격선율과의 평균 일치율은 세령산이 

93.9%, 가락덜이가 99%, 상현도드리가 90.3%로 가락덜이가 가장 높다.

  둘째,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는 㑖, 㑣이 주요한 골격음인 가

운데 상현도드리는 黃의 비율 또한 높으며, 세 악곡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골격선율임에도 다양한 선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비교해본 결과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는 㑖, 

㑣이 주요한 골격음으로 구성되어있으며 㑀는 골격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 이는 영산회상이라는 모음곡에 속한 악곡으로서 공통점으로 보여진

다. 다만 상현도드리에서만 골격음 黃의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 음역의 

상승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에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㑣-㑖-㑖 / 㒇-㑖-㑣 / 㑣-黃-㑣 세 골격선율을 비교 분

석하여 세부적인 선율 차이에 의해 다양한 음악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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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세령산은 주로 골격선율보다 아래 음역을 활용하며, 가락덜이는 

골격선율과 대부분 일치하고, 상현도드리의 경우 현악기와 관악기의 특

징이 구분되었으며 골격선율 위ㆍ아래 음역을 활용하여 다채롭게 선율을 

형성한다.

  셋째, 악기별 비골격음을 분석한 결과 현악기와 관악기로 나뉘어 나타

나는 특징, 특정 악기만 사용하는 비골격음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악

기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비골격음으로 거문고는 문현인 㣴이 있고, 가

야금은 한 옥타브 아래 음인 㣡ㆍ㣩 등이 있다.

  넷째, 악곡별 비골격음을 분석하여 가락덜이는 세령산에 비해 현악기 

선율이 단순화되었으나 관악기는 단순화되지 않았고, 세령산과 상현도드

리 두 악곡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골격선율에서 비골격음의 양상으로 인

해 다른 선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세령산에서 가

락을 덜어 만들어졌다는 가락덜이의 형성 배경이 현악기 선율 측면에서

는 일치하나 관악기 측면에서는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었으

며, 앞서 같은 골격선율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율이 비골격음 양상에 

따른 것임이 설명되었다.

주요어 : 영산회상,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골격음, 비골격음, 골격선율, 선율구조

학  번 : 2020-28711



- iii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5

II. 본론······································································ 10

  1. 악곡별 선율분석·································································· 10

    1) 세령산 ···································································································· 10

    2) 가락덜이 ································································································ 38

    3) 상현도드리···························································································· 58

  2.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 비교 연구 ···················· 98

    1) 골격선율 비교······················································································ 98

    2) 비골격음 비교···················································································· 106

III. 결론 ··································································· 137

참 고 문 헌 ··············································································· 139

Abstract ························································································ 141

참 고 악 보················································································· 144



- iv -

표 목 차

<표 1> 세령산 제2장 제1각 제1대강 골격음 판정 예시···························· 7

<표 2>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 ·················································· 8

<표 3> 악기별 역보 기준 ·················································································· 9

<표 4> 세령산 제1장 제1각 대표음ㆍ골격음·············································· 11

<표 5> 세령산 제1장 제1각 비골격음·························································· 12

<표 6> 세령산 제1장 제2각 대표음ㆍ골격음·············································· 13

<표 7> 세령산 제1장 제2각 비골격음·························································· 14

<표 8> 세령산 제1장 제3각 대표음ㆍ골격음·············································· 15

<표 9> 세령산 제1장 제3각 비골격음·························································· 15

<표 10> 세령산 제1장 제4각 대표음ㆍ골격음··········································· 17

<표 11> 세령산 제1장 제4각 비골격음······················································· 17

<표 12> 세령산 제2장 제1각 대표음ㆍ골격음··········································· 19

<표 13> 세령산 제2장 제1각 비골격음······················································· 19

<표 14> 세령산 제2장 제2각 대표음ㆍ골격음··········································· 21

<표 15> 세령산 제2장 제2각 비골격음······················································· 21

<표 16> 세령산 제2장 제3각 대표음ㆍ골격음··········································· 23

<표 17> 세령산 제2장 제3각 비골격음······················································· 23

<표 18> 세령산 제3장 제1각 대표음ㆍ골격음··········································· 24

<표 19> 세령산 제3장 제1각 비골격음······················································· 25

<표 20> 세령산 제3장 제2각 대표음ㆍ골격음··········································· 26

<표 21> 세령산 제3장 제2각 비골격음······················································· 27

<표 22> 세령산 제3장 제3각 대표음ㆍ골격음··········································· 28

<표 23> 세령산 제3장 제3각 비골격음······················································· 28

<표 24> 세령산 제4장 제1각 대표음ㆍ골격음··········································· 29

<표 25> 세령산 제4장 제1각 비골격음······················································· 30

<표 26> 세령산 제4장 제2각 대표음ㆍ골격음··········································· 31

<표 27> 세령산 제4장 제2각 비골격음······················································· 31

<표 28> 세령산 제4장 제3각 대표음ㆍ골격음··········································· 33

<표 29> 세령산 제4장 제3각 비골격음······················································· 33



- v -

<표 30> 세령산 제4장 제4각 대표음ㆍ골격음··········································· 34

<표 31> 세령산 제4장 제4각 비골격음······················································· 34

<표 32> 세령산 골격선율의 골격음 출현 횟수 ·········································· 36

<표 33> 세령산 선율구조··············································································· 36

<표 34> 세령산 악기별 골격선율과의 일치율 ·········································· 37

<표 35> 가락덜이 제1장 제1각 대표음ㆍ골격음 ······································· 39

<표 36> 가락덜이 제1장 제1각 비골격음 ··················································· 39

<표 37> 가락덜이 제1장 제2각 대표음ㆍ골격음 ······································· 41

<표 38> 가락덜이 제1장 제2각 비골격음 ··················································· 41

<표 39> 가락덜이 제1장 제3각 대표음ㆍ골격음 ······································· 43

<표 40> 가락덜이 제1장 제3각 비골격음 ··················································· 43

<표 41> 가락덜이 제1장 제4각 대표음ㆍ골격음 ······································· 45

<표 42> 가락덜이 제1장 제4각 비골격음 ··················································· 45

<표 43> 가락덜이 제2장 제1각 대표음ㆍ골격음 ······································· 47

<표 44> 가락덜이 제2장 제1각 비골격음 ··················································· 47

<표 45> 가락덜이 제2장 제2각 대표음ㆍ골격음 ······································· 48

<표 46> 가락덜이 제2장 제2각 비골격음 ··················································· 49

<표 47> 가락덜이 제2장 제3각 대표음ㆍ골격음 ······································· 50

<표 48> 가락덜이 제2장 제3각 비골격음 ··················································· 50

<표 49> 가락덜이 제3장 제1각 대표음ㆍ골격음 ······································· 52

<표 50> 가락덜이 제3장 제1각 비골격음 ··················································· 52

<표 51> 가락덜이 제3장 제2각 대표음ㆍ골격음 ······································· 54

<표 52> 가락덜이 제3장 제2각 비골격음 ··················································· 54

<표 53> 가락덜이 제3장 제3각 대표음ㆍ골격음 ······································· 55

<표 54> 가락덜이 제3장 제3각 비골격음 ··················································· 55

<표 55> 가락덜이 골격선율의 골격음 출현 횟수······································ 57

<표 56> 가락덜이 선율구조 ··········································································· 57

<표 57> 가락덜이 악기별 골격선율과의 일치율 ······································ 58

<표 58> 상현도드리 돌장 대표음ㆍ골격음 ·················································· 59

<표 59> 상현도드리 돌장 비골격음 ······························································ 60

<표 60> 상현도드리 제1장 제1~2각 대표음ㆍ골격음 ······························· 61

<표 61> 상현도드리 제1장 제1~2각 비골격음 ··········································· 62



- vi -

<표 62> 상현도드리 제1장 제3~4각 대표음ㆍ골격음 ······························· 63

<표 63> 상현도드리 제1장 제3~4각 비골격음 ··········································· 64

<표 64> 상현도드리 제1장 제5~6각 대표음ㆍ골격음 ······························· 65

<표 65> 상현도드리 제1장 제5~6각 비골격음 ··········································· 66

<표 66> 상현도드리 제1장 제7~8각 대표음ㆍ골격음 ······························· 67

<표 67> 상현도드리 제1장 제7~8각 비골격음 ··········································· 68

<표 68> 상현도드리 제2장 제1~2각 대표음ㆍ골격음 ······························· 69

<표 69> 상현도드리 제2장 제1~2각 비골격음 ··········································· 70

<표 70> 상현도드리 제2장 제3~4각 대표음ㆍ골격음 ······························· 71

<표 71> 상현도드리 제2장 제3~4각 비골격음 ··········································· 72

<표 72> 상현도드리 제2장 제5~6각 대표음ㆍ골격음 ······························· 73

<표 73> 상현도드리 제2장 제5~6각 비골격음 ··········································· 73

<표 74> 상현도드리 제2장 제7~8각 대표음ㆍ골격음 ······························· 75

<표 75> 상현도드리 제2장 제7~8각 비골격음 ··········································· 75

<표 76> 상현도드리 제2장 제9~10각 대표음ㆍ골격음 ····························· 77

<표 77> 상현도드리 제2장 제9~10각 비골격음 ········································· 77

<표 78> 상현도드리 제2장 제11각 대표음ㆍ골격음 ································· 78

<표 79> 상현도드리 제2장 제11각 비골격음 ············································· 79

<표 80> 상현도드리 제3장 제1~2각 대표음ㆍ골격음 ······························· 80

<표 81> 상현도드리 제3장 제1~2각 비골격음 ··········································· 81

<표 82> 상현도드리 제3장 제3~4각 대표음ㆍ골격음 ······························· 82

<표 83> 상현도드리 제3장 제3~4각 비골격음 ··········································· 83

<표 84> 상현도드리 제3장 제5~6각 대표음ㆍ골격음 ······························· 84

<표 85> 상현도드리 제3장 제5~6각 비골격음 ··········································· 85

<표 86> 상현도드리 제4장 제1~2각 대표음ㆍ골격음 ······························· 86

<표 87> 상현도드리 제4장 제1~2각 비골격음 ··········································· 87

<표 88> 상현도드리 제4장 제3~4각 대표음ㆍ골격음 ······························· 88

<표 89> 상현도드리 제4장 제3~4각 비골격음 ··········································· 89

<표 90> 상현도드리 제4장 제5~6각 대표음ㆍ골격음 ······························· 90

<표 91> 상현도드리 제4장 제5~6각 비골격음 ··········································· 91

<표 92> 상현도드리 제4장 제7~8각 대표음ㆍ골격음 ······························· 92

<표 93> 상현도드리 제4장 제7~8각 비골격음 ··········································· 92



- vii -

<표 94> 상현도드리 제4장 제9각 대표음ㆍ골격음 ··································· 93

<표 95> 상현도드리 제4장 제9각 비골격음 ··············································· 94

<표 96> 상현도드리 골격선율의 골격음 출현 횟수 ·································· 96

<표 97> 상현도드리 선율구조 ······································································· 96

<표 98> 상현도드리 악기별 골격선율과의 일치율···································· 97

<표 99> 악곡별 골격선율의 골격음 출현 비율 비교 ································ 98

<표 100> 골격선율 㑖-㑖-㑖의 선율 형태 ··············································· 100

<표 101> 골격선율 㒇-㑖-㑣의 선율 형태 ··············································· 102

<표 102> 골격선율 㑣-黃-㑣의 선율 형태 ··············································· 104

<표 103> 세령산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 106

<표 104> 세령산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 ··················································· 108

<표 105> 세령산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 ··················································· 109

<표 106> 세령산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 ··················································· 110

<표 107> 세령산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 111

<표 108> 가락덜이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 112

<표 109> 가락덜이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 ··············································· 113

<표 110> 가락덜이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 ··············································· 114

<표 111> 가락덜이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 ··············································· 115

<표 112> 가락덜이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 116

<표 113> 상현도드리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117

<표 114> 상현도드리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 118

<표 115> 상현도드리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 119

<표 116> 상현도드리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 120

<표 117> 상현도드리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121

<표 118> 상현도드리 골격음 太의 비골격음··········································· 122

<표 119>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비교(가야금ㆍ거문고ㆍ해금)···· 123

<표 120>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 비교······················ 125

<표 121>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 비교(가야금ㆍ거문고)···· 126

<표 122>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 비교(대금ㆍ피리ㆍ해금)···· 127

<표 123>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비교(가야금ㆍ거문고)···· 128

<표 124> 골격음과 동일한 비골격음 비율 변화(세령산→가락덜이)··· 129

<표 125> 세령산ㆍ상현도드리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비교 ·················· 130



- viii -

<표 126> 세령산ㆍ상현도드리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 비교 ·················· 132

<표 127> 세령산ㆍ상현도드리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 비교 ·················· 133

<표 128> 세령산ㆍ상현도드리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 비교 ·················· 134

<표 129> 세령산ㆍ상현도드리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비교 ·················· 135

 



- ix -

악 보 목 차

<악보 1> 정간 대표음 판정 예시···································································· 6

<악보 2> 세령산 제1장 제1각······································································· 10

<악보 3> 세령산 제1장 제2각······································································· 12

<악보 4> 세령산 제1장 제3각······································································· 14

<악보 5> 세령산 제1장 제4각······································································· 16

<악보 6> 세령산 제2장 제1각······································································· 18

<악보 7> 세령산 제2장 제2각······································································· 20

<악보 8> 세령산 제2장 제3각······································································· 22

<악보 9> 세령산 제3장 제1각······································································· 24

<악보 10> 세령산 제3장 제2각····································································· 25

<악보 11> 세령산 제3장 제3각····································································· 27

<악보 12> 세령산 제4장 제1각····································································· 28

<악보 13> 세령산 제4장 제2각····································································· 30

<악보 14> 세령산 제4장 제3각····································································· 32

<악보 15> 세령산 제4장 제4각····································································· 34

<악보 16> 세령산 골격선율 ··········································································· 35

<악보 17> 가락덜이 제1장 제1각 ······························································· 38

<악보 18> 가락덜이 제1장 제2각································································· 40

<악보 19> 가락덜이 제1장 제3각································································· 42

<악보 20> 가락덜이 제1장 제4각································································· 44

<악보 21> 가락덜이 제2장 제1각································································· 46

<악보 22> 가락덜이 제2장 제2각································································· 48

<악보 23> 가락덜이 제2장 제3각································································· 49

<악보 24> 가락덜이 제3장 제1각································································· 51

<악보 25> 가락덜이 제3장 제2각································································· 53

<악보 26> 가락덜이 제3장 제3각································································· 55

<악보 27> 가락덜이 골격선율 ······································································ 56

<악보 28> 상현도드리 돌장 ··········································································· 58

<악보 29> 상현도드리 제1장 제1~2각 ························································· 60



- x -

<악보 30> 상현도드리 제1장 제3~4각 ························································· 62

<악보 31> 상현도드리 제1장 제5~6각 ························································· 64

<악보 32> 상현도드리 제1장 제7~8각 ························································· 66

<악보 33> 상현도드리 제2장 제1~2각 ························································· 68

<악보 34> 상현도드리 제2장 제3~4각 ························································· 70

<악보 35> 상현도드리 제2장 제5~6각 ························································· 72

<악보 36> 상현도드리 제2장 제7~8각 ························································· 74

<악보 37> 상현도드리 제2장 제9~10각 ····················································· 76

<악보 38> 상현도드리 제2장 제11각 ··························································· 78

<악보 39> 상현도드리 제3장 제1~2각 ························································· 79

<악보 40> 상현도드리 제3장 제3~4각 ························································· 81

<악보 41> 상현도드리 제3장 제5~6각 ························································· 83

<악보 42> 상현도드리 제4장 제1~2각 ························································· 85

<악보 43> 상현도드리 제4장 제3~4각 ························································· 87

<악보 44> 상현도드리 제4장 제5~6각 ························································· 89

<악보 45> 상현도드리 제4장 제7~8각 ························································· 91

<악보 46> 상현도드리 제4장 제9각 ····························································· 93

<악보 47> 상현도드리 골격선율··································································· 95

<악보 48> 세령산 제1장 제4각··································································· 107

<악보 49> 세령산 제1장 제2각··································································· 107

<악보 50> 세령산 제4장 제4각··································································· 108

<악보 51> 세령산 제2장 제1각··································································· 110

<악보 52> 세령산 제2장 제1각··································································· 111

<악보 53> 세령산 제3장 제2각··································································· 112

<악보 54> 가락덜이 제3장 제3각······························································· 113

<악보 55> 가락덜이 제2장 제1각······························································· 114

<악보 56> 가락덜이 제1장 제2각······························································· 115

<악보 57> 가락덜이 제2장 제2각······························································· 116

<악보 58> 상현도드리 제2장 제11각 ························································· 118

<악보 59> 상현도드리 제2장 제9각 ··························································· 119

<악보 60> 상현도드리 제2장 제10각 ························································· 120

<악보 61> 상현도드리 제2장 제4각 ··························································· 121



- xi -

<악보 62> 상현도드리 제4장 제6각 ··························································· 122

<악보 63> 상현도드리 제2장 제3각 ··························································· 123

<악보 64>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비교악보············ 124

<악보 65>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 비교악보············ 126

<악보 66>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 비교악보············ 127

<악보 67>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 비교악보············ 128

<악보 68>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비교악보············ 129

<악보 69> 세령산ㆍ상현도드리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비교 악보 ······ 131

<악보 70> 세령산ㆍ상현도드리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비교 악보 ······ 136





- 1 -

I. 서론

1. 연구목적

  영산회상은 본래 궁중의식에서 연주되던 성악곡이었으나, 가사가 탈락

된 채 순수한 기악곡으로 전승되었다. 악학궤범에 수록된 ‘영산회상

령’은 현행 영산회상 계통의 원형이며 각각 관악기와 현악기 중심으로, 

궁중음악과 민간음악으로 분화되었다. 그중 현악기 중심으로 민간에서 

연주된 것이 오늘날 현악영산회상 상령산의 원곡이라고 여겨진다.1) 이러

한 상령산은 풍류방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중령산, 세령산으로 파생

되었으며 세령산의 가락을 덜어 가락덜이가 만들어졌다.2) 이후 상현도드

리가 추가되었고, 이를 변주한 하현도드리가 추가된 후 염불도드리, 타

령, 군악이 더해져 현악영산회상은 9곡의 모음곡 형태가 되었다.3)

  영산회상4)의 모음곡 구성에 대하여 악곡 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연구

된 바 있다. 상령산을 4도 위로 변주한 곡이 중령산인 것으로 밝혀졌으

며5), 중령산과 세령산, 가락덜이의 밀접한 파생 관계6)가 연구되었다. 또

한, 가락덜이와 상현도드리의 상관관계가 연구되어7) 지금까지 영산회상 

중 상령산부터 상현도드리의 긴밀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현도

드리는 돌장을 포함하여 첫 네 각만 세령산 4장과의 파생 관계가 밝혀졌

을 뿐8), 그 외 선율은 파생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상현도드리 

1) 오용록, ｢영산회상 형성연구의 제 문제｣, 한국음악형성론(민속원, 2012), 197~217쪽.
2) 황준연, 영산회상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73~176쪽; 홍선례, ｢어은

보(漁隱譜)의 영산회상갑탄(靈山會上甲彈)｣, 한국음악연구 제10집(한국국악
학회, 1980), 25~62쪽.

3) 이혜구, ｢영산회상-대악후보 소재의 것과 현행의 것과의 비교｣,한국음악서설(서
울대학교 출판부, 1963), 389~404쪽; 장사훈, ｢염불에 관한 연구｣, 국악논고(서울
대학교 출판부, 1966), 204~224쪽; 송방송ㆍ김형동, ｢한금신보의 영산회상, 환입, 
제지에 대한 비교 고찰｣, 음악연구 제6집(한국음악학회, 1988), 3~37쪽. 

4) 이하 영산회상은 현악영산회상을 뜻한다.
5) 이혜구, ｢중령산고: 상령산의 변주곡으로서｣, 한국음악연구 제4권(한국국악학

회, 1974); 황준연, ｢현악영산회상 상령산과 중령산의 樂調｣, 동양음악 제17
집(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5), 1~18쪽.

6) 장사훈, 최신국악총론(세광음악출판사, 1985), 160~161쪽.
7) 장사훈, ｢영산회상 중 삼현환입의 연구｣, 국악논고(서울대학교 출판부, 1966), 

154~187쪽; 박재린, 19~20세기 가락덜이의 경계와 분장 변화 연구(단국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21).

8) 장사훈, 위의 글(1966), 172~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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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악곡은 상령산과의 비교 연구가 적어 연관성을 살펴보기 어렵다.

  이러한 앞선 연구에서 나타난 악곡 간의 관계성을 보았을 때, 파생 관

계가 명확한 세령산과 가락덜이를 비교하고, 가락덜이와 일부 파생 관계

가 있는 상현도드리를 비교한다면 영산회상이라는 모음곡 안에서 선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ㆍ피리ㆍ해금을 대상으로 세

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 선율의 골격음을 분석하여 악곡의 구조와 

특징을 확인하고 악곡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산회상이라는 모음곡 안에서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 선

율의 구조 및 악곡별 전반적인 특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악기별 선율 특징을 밝힘으로써 연주자가 악곡의 선율을 구조적으로 인

지함으로써 심도 있는 연주하는 데에 기여 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골격음 분석을 통해 현행 영산회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에 따라 골격음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선행연구와 현행 영산회상을 분석

한 선행연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골격음 분석 방법은 원점과 간점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혜구ㆍ임미선은 “원점과 간점의 변별은 음악 분석에 큰 도움을 준

다.”라고 말하며 원점과 간점의 변별이 전통음악을 분석하는 데에 효과

적인 방법임을 밝힌 바 있다.9) 위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음악 선율에는 

뼈대가 되는 음(원점)이 있고 선율을 형성하는 음(간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혜구ㆍ임미선은 원점과 간점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잔영산10)과 

가락덜이, 여민락 2장과 여민락 5장, 상령산의 해금과 거문고 등을 비교

하며 설명하였다. 예시를 통해 나타나는 원점 및 간점 변별 방법의 특징

은 옥타브를 일치시키고 여러 악기의 선율을 비교하여 중복되는 음을 찾

9) “간점은 원점과 병존하여 자신의 음가를 갖지만, 꾸밈음은 원점에 부속되어 
자신의 음가를 갖지 못한다. (중략) 원점은 주요음 또는 구조음이고, 간점은 
비구조음 또는 비주요음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중략) 원점은 골격이고, 간
점은 살로, 뼈와 살은 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략) 원점은 skeleton 
melody(골격음, balungan) 또는 Urlinie(원음, 주요음)에 가까울지 모른다. (중
략) 간점은 “잔가락(또드락 가락)을 넣는다”의 잔가락과 같은 말이다.” 이혜
구ㆍ임미선,  한국음악이론(민속원, 2005), 183~184쪽.

10) 잔영산은 세령산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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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면 원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11), 그리고 원점은 대강별로 찾았으

며, 특히 동일한 시점에 연주되지 않아도 대강 내에 있다면 원점으로 변

별될 수 있다는 것12)을 들 수 있다. 골격음을 통한 선율분석은 선율 특

징에 관한 연구13)와 악곡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14) 등 다양한 음악 연구

에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선율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임

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행 영산회상의 선율분석 연구는 음조직과 구조에 관한 연

구, 선율을 비교하여 유사도를 살핀 연구, 악기 간 비교를 통해 선율 구

조를 확인한 연구 등이 있다. 

  음조직과 구조에 관한 연구는 권오성15)과 이호진16)의 연구가 있다. 권

오성은 영산회상에 대하여 음조직, 조 또는 선법의 문제, 장구점과 선율 

골격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음조직 분석에 있어 음고의 기계적 측

정, 그리고 선법 분석에서 곱노리(갑탄)의 기법과 형태를 분석해야 한다

는 점을 제안하였으며, 그리고 장단구조에 대하여 장구점과 골격음의 관

계를 파악하였다. 다만 장구점에 대해서는 영산회상 중 상령산~가락덜이

만 다루었다. 이호진은 상령산을 중심으로 가야금과 피리 선율을 비교하

였다. 가야금과 피리는 동일선율 22.35%, 유사선율 53.24%이 나타나고 

합치면 75.58% 차지하여 표현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거의 같은 

진행임을 알 수 있었다. 가야금이 기둥 역할을 하고 피리의 잔가락이 첨

가되는 형태임을 확인하였고 두 악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

구가 한정되었다. 

  선율을 비교하여 유사도를 살핀 연구는 모선미17), 박형례18), 고진명19)

11) 이혜구ㆍ임미선, 앞의 책(2005), 185쪽. 
12) 이혜구ㆍ임미선, 앞의 책(2005), 185쪽.
13) 김현희,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 구성 방법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2014); 「가곡의 골격음과 핵음 분석」(한국음악사학보 제68권(한국음악사학
회, 2022), 5~34쪽.

14) 이슬기, 「가야금 줄풍류의 전승 지역별 음악적 특징」(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안정아, 「장진주와 여창가곡의 비교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김영헌, 「전용선과 봉해룡의 단소선율 비교 연구」(국악교육 제52권, 한국
국악교육학회, 2020), 141~195쪽

15) 권오성,「한국 전통음악 분석론」(『정신문화연구』 제20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3~48쪽.

16) 이호진, 「현악영산회상 가야금, 피리 선율 비교 연구: 상령산에 기하여」(추계
예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17) 모선미, 「현악영산회상 해금과 피리 선율 비교 분석: 중령산을 중심으로」(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8) 박형례, 「현악영산회상 상령산에 나타난 단소와 세피리 선율비교분석」(이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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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가 있다. 모선미는 현악영산회상 중 중령산에 대하여 해금과 피

리 선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해금과 피리의 유사선율을 살피고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상이선율에 대해서도 선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해금과 

피리의 선율 유형 및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하였으나, 현악영산회

상에 대하여 현악기가 배제되고 관악기만 연구대상으로 삼아 한정되었

다. 박형례는 현악영산회상 중 상령산에 나타난 단소와 세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동일선율, 유사선율, 상이선율의 비교분석을 통해 단소선율이 

세피리선율을 따라 진행하였음을 밝혔으나 독자적인 선율이 진행된 부분

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진명은 현악영산회상 상현도드리 

해금 선율을 중심으로 거문고와 피리선율을 비교하여 관·현악기 선율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해금과 거문고의 유사도, 해금과 피리의 유

사도를 분석하고 해금은 피리와 더 유사하다는 점을 밝혔다. 해금과 

관·현악기의 연관성을 밝혔지만 일치하는 정도를 위주로 연구되었고, 

연구 대상인 세 악기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해 분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다. 

  악기 간 비교를 통해 선율 구조를 확인한 연구는 강리경20)과 박계전21)

의 연구가 있다. 강리경은 현악영산회상의 해금과 선율을 피리 선율과 

비교하여 선율 분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분절을 일으키는 요소를 설명

하고 분절과 장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분절로 구분되는 악절의 

기능을 기·경·결·해로 구분하고 선율 구조와 단락의 구성을 살펴보았

다. 음악의 흐름과 구조를 살펴보았다는데에 의의가 있었으나, 현악영산

회상에 대하여 관악기만 연구범위로 다루어졌다. 박계전은 현악영산회상 

전체 악곡의 피리와 거문고의 선율에서 골격음을 추출하여 전체 악곡의 

구조를 도출하였다. 선율 유형의 양상을 파악하고 악곡의 전개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음악의 긴장과 이완을 분석하였으나 피리와 거문고만을 다

루어 연구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연구대상이 1~2개의 노래와 

악기에 국한된 연구로, 모든 악기의 전반적인 특징을 다루었다고 하기에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9) 고진명, 「현악영산회상의 상현도드리 선율비교 연구: 해금과 거문고·피리를 중

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0) 강리경, 「현악영산회상 해금선율의 분절과 구조」(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1) 박계전, 「현악영산회상의 선율 분석 연구 – 피리와 거문고를 중심으로 - 」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 5 -

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ㆍ피리

ㆍ해금를 대상으로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웃도드리>와 <양청도드리>의 선율 구성과 음 집합 연구 – 
Python 기반의 골격음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22)의 연구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일정 범위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음과 덜 주요한 음을 변별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전통음악 선율을 분석하겠다. 다만 용어에 대하여 원

점 대신 골격음23)을 사용하겠다.24) 

  본 연구에서는 골격음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선율을 분석한 기존 연구

보다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악곡의 골격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조

건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골격음 추출에 앞서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의 한 정간

의 대표음을 판정한다. 정간 대표음이란 한 정간에서 장식음과 시김새 

등을 제외한 가장 긴 시가를 가지고 있는 음이다. 선율을 단순화하여 비

교하는 것은 골격선율 분석 방법 외에도 구조선율25) 분석에서도 사용된 

방법으로 장식음과 시김새를 제외하는 과정이 일반적이라고 보았다. 정

간 대표음 판정에서 시가의 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 단일 시가가 

가장 긴 음을 대표음으로 판정한다.26) 한 음이 한 정간을 초과하여 지속

22) 박진형, 이재원, 허은우, 최병찬, 정재훈, 「<웃도드리>와 <양청도드리>의 선율 
구성과 음 집합 연구 – Python 기반의 골격음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동양음
악 제53집(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23), 389~424쪽.

23) “골격음은 선율의 장식음과 시김새 등을 제외하고 줄기에 해당하는 음만을 가
려내어 제시한 것이다. 줄기에 해당하는 음을 골격음 또는 골격이라 부르고, 
이 음을 연결한 것을 골격선율 또는 선율골격 등으로 부른다.” 김우진, 한국
음악학 연구방법론(민속원, 2015), 113쪽.

24) 이혜구ㆍ임미선 저서에서 “원점은 skeleton melody(골격음, balugan) 또는 Urlinie
(원음, 주요음)에 가까울지 모른다”라고 하여 원점과 유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점의 점(點)이 뜻하는 바가 음 하나에 국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최헌의 
연구에서는 선율을 골격, 원점, 간점, 장식, 요성의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여 골
격을 원점보다 상위 개념으로 사용한 예가 있다. 

25) “구조선율이란 개념은 오용록이 제시한 것으로, 합주음악에 숨어있으면서, 각 
악기의 선율에 녹아있는 중심 선율을 가리킨다. (중략) 대금ㆍ당피리ㆍ해금의 
선율에서 장식음을 제거한 1차 구조선율을 만들고, 각 악기의 1차 구조선율
에 다시 선율의 핵이라 할 수 있는 2차 구조선율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즉, 구조선율이란 합주음악인 정악곡의 복잡한 선율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김우진, 앞의 책(2015), 110~113쪽.

26) 이는 예시 2와 같은 경우로 한 정간 내에서 淋이 1/6, 湳이 3/6, 다시 淋이 2/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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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는 선율의 지배적인 음을 찾는 것에 있어 각 정간의 대표음을 

판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한 정간씩 분리하겠다.27) 정간 대표음 판

정에 대한 예시는 <악보 1>과 같다.

선율 정간
대표음

湳
-
淋

➞ 湳
(예시 1)

선율 정간
대표음

淋湳
-
淋

➞ 湳
(예시 2)

선율 정간
대표음

仲

➞ 
仲

仲

(예시 3)

<악보 1> 정간 대표음 판정 예시

 

  둘째, 판정된 정간 대표음을 토대로 합주 대표음과 골격음을 추출하고 

상이선율을 분석한다. 합주 대표음은 매 박의 대표음 중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음을 말한다. 그리고 대강박(대박)28)에 따라 가장 많이 출현하

는 합주 대표음을 골격음으로 추출한다. 10박 장단의 세령산, 가락덜이

의 경우 3박 ․ 2박 ․ 2박 ․ 3박에 따라 한 각에 4개의 골격음을 추출하고, 

6박 장단의 상현도드리는 3박씩 2개의 골격음을 추출한다.29) 다음 <표 

1>은 골격음 추출과정에 대한 예시이다.

차지하고 있다면 淋과 湳의 시가 합은 같지만 개별적으로 가장 긴 시가를 가지
고 있는 음은 湳이므로 湳을 정간 대표음으로 판정한다. 이는 가장 먼저 나타난 
淋이 湳의 꾸밈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토대로 고안되었다. 세령산ㆍ가락덜이
ㆍ상현도드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한 정간 내에서 시가의 합이 동일
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 미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27) 이는 예시 3과 같은 경우로 추후 골격음 판정 과정에 있어 객관적인 분석을 위
함이며, 이를 통해 두 정간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는 음은 한 정간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는 음보다 2배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仲을 2정간 지
속하는 선율이 있는가 하면 仲을 1정간씩 2번 연주하는 선율도 있는데 이 두 선
율은 선율을 구사하는 방법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 같은 선율이라고 보는 것이다. 

28) 이보형, ｢韓國民俗音樂長短의 大綱拍(大拍), 拍, 分拍(小拍)에 대한 傳統記譜論
的考察｣, 국악원논문집 제4집(국립국악원, 1992), 23~56쪽.

29) 선행연구에서 골격음이 매 정간마다 추출된 사례가 있는데, 이로 인해 여러 박
에 걸쳐 골격음을 추출하는 본 연구와 단어의 혼란이 야기되는 바 이를 방지
하고자 골격음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대표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대표음은 
매정간마다 판정되는 음이며, 본 연구의 골격음은 대강박에 따라 추출되는 음
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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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정간 대표음
제1박 제2박 제3박

가야금 㑣 㑖 㑀
거문고 黃 㑣 文(㑣)30)

대금 㑣 㑣 僙
피리 㑣 㑣 僙
해금 㑣 㑖 僙

↓ ↓ ↓

합주 대표음
추출과정

㑣: 4개
黃: 1개

㑖: 2개
㑣: 3개

僙: 3개
㑀: 1개
㑣: 1개

↓ ↓ ↓

합주 대표음 㑣 㑣 僙
↓ ↓ ↓

골격음 추출과정 㑣: 2개   僙: 1개

↓

골격음 㑣
비골격음 㑣31), 僙

<표 1> 세령산 제2장 제1각 제1대강 골격음 판정 예시

  대강박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합주 대표음을 골격음으로 추출하는 것

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합주 대표음의 개수가 동일하여 추출 불가한 경우 

대강박 내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정간 대표음을 골격음으로 추출하며, 다

음으로 옥타브를 일치시켜 가장 비중이 높은 정간 대표음, 마지막으로 대강

의 첫 박에 위치한 정간 대표음32)의 순서로 고려하여 골격음을 추출한다.

  거문고의 경우 살갱, 흥과 같은 문현이 사용되는 주법에서 정간의 다

음 음으로 대표음을 판정한다. 이는 청을 실제 음고로 인식하였을 경우, 

다른 악기에서 㣴이 나오지 않아 골격음 추출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

이며 정간보 기보에도 살갱 주법을 기호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33)

  셋째, 골격음 추출 후 골격음이 포함되지 않는 상이(相異)선율을 분석

하며 골격선율과 일치하는 선율은 비골격음을 분석한다. 상이선율은 대

30) 세령산 제2장 제1각 제2대강 거문고 첫 박의 음이 㑣이다.
31) 골격음과 같은 음이 2개 이상인 경우 한 음은 골격음으로, 나머지 한 음은 비

골격음으로 구분한다. 골격음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골격음으로 구분해야 동음 
반복이나 음을 지속하는 경우를 비중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32) 장단의 장구점과 일치하는 지점을 고려하였다.
33) 거문고 黃의 살갱 주법은 정간보에서 ㄱ黃ㄱ 와 같이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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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 내에서 골격음이 포함되지 않고 골격선율과 다르게 진행하는 선율

을 말한다. 앞서 확인한 골격선율을 바탕으로 비골격음 분석을 진행하는

데, 비골격음이란 대강박의 정간 대표음 중 골격음이 아닌 음을 뜻한다. 

다섯 악기의 선율에서 골격음과 비골격음을 구분하고 이를 정리하여 골

격음별로 나타나는 비골격음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넷째, 골격선율ㆍ골격음 출현 횟수ㆍ선율구조ㆍ악기별 골격선율과의 

일치율을 악곡별로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골격선율이란 골격음이 나열

되어 이루고 있는 뼈대가 되는 선율이며 선율구조란 골격선율과 상이선

율이 악곡 전반에서 이루고 있는 짜임새를 뜻한다. 

  다섯째, 각 골격음에 대한 비골격음을 횟수와 비율로 표기하고 양상을 

분석하여 악곡별ㆍ악기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선율

의 다름이 어떠한 특징에 의하여 나타나는지 현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세 곡을 분석

하고 선율의 음악적 특징 및 악곡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겠다. 이

러한 연구 방법은 정간 대표음 및 합주 대표음의 개수 차이가 근소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골격음과 비골격음으로 엄격하게 구분될 수 있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모든 악기를 

관통하는 악곡 별 골격선율을 찾으며, 비골격음에 대한 논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이처럼 연구를 진행하겠다.

 연구 방법에서 제시된 용어의 개념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를 다시 정리

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용어 정의

정간

대표음

- 한 정간에서 장식음과 시김새 등을 제외한 가장 긴 시가를 가지고 있는 음

- 매 정간마다 판정되는 음이라는 점에서 골격음과 구분됨

- 기존 연구에서 매 박에서 골격음을 추출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

합주 대표음 - 매 박의 정간 대표음 중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음

골격음
- 선율에서 장식음과 시김새 등을 제외하고 줄기에 해당하는 음

- 대강박의 합주 대표음 중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음 

비골격음 - 대강박의 정간 대표음 중 골격음이 아닌 음

골격선율 - 골격음이 나열되어 이루고 있는 뼈대가 되는 선율

상이선율 - 대강박 내에서 골격음이 포함되지 않은 선율

선율구조 - 골격선율과 상이선율이 악곡 전반에서 이루고 있는 짜임새

<표 2>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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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대상은 주요 다섯 악기인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이

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악보로 국립국악원에서 발행한 가야금정악보34), 
거문고정악보35). 대금정악보36), 피리정악보37), 해금정악보38)를 대

상으로 한다. 이 악보는 이왕직아악부의 전통음악을 보존 및 계승하고 있

는 대표적인 기관인 국립국악원에서 제작한 것이며, 현재 연주되는 영산

회상의 선율을 연주자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악보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나 완성도 면에서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정간보로 되어있는 위 악보들을 오선보로 역보하여 제시한다. 플랫 다

섯 개의 조표를 사용하며 황종의 음고는 E♭으로 역보하고, 한 정간은 점4

분음표로 치환하였다. 또한, 다섯 악기 선율 비교의 편의를 위해 옥타브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현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기준으로 대금은 두 

옥타브 아래로, 피리, 해금은 한 옥타브 아래로 이조하여 제시한다. 역보 

기준을 표로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악기 악보
黃鍾 
음고

한 정간 옥타브 변경

가야금 가야금정악보

E♭ 점4분음표

없음

거문고 거문고정악보 없음

대금 대금정악보 두 옥타브 아래

피리 피리정악보 한 옥타브 아래

해금 해금정악보 한 옥타브 아래

<표 3> 악기별 역보 기준

   

   

34) 국립국악원, 가야금정악보, 국립국악원, 2015a.
35)           , 거문고정악보, 국립국악원, 2015b.
36)           , 대금정악보, 국립국악원, 2016.
37)           , 피리정악보, 국립국악원, 2015c.
38)           , 해금정악보, 국립국악원, 201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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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본론에서는 악곡별 선율 분석 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악곡별 선율의 음악적 특징을 밝히고 공통점과 차이점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악곡별 선율분석

  본절에서는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분석이 이루어진다. 악곡별

로 정간 대표음 및 합주 대표음 판정, 골격음 추출, 비골격음 분석, 골격

선율 확인 순으로 진행한다.

1) 세령산

  세령산은 총 14각으로 4장 구조이다. 제1장은 4각, 제2장은 3각, 제3장은 

3각, 제4장은 4각으로 구분되며 골격선율은 한 각씩 제시하여 분석한다.

(1) 골격선율 분석 

① 세령산 제1장

  세령산 제1장 제1각의 선율은 <악보 2>와 같다.

<악보 2> 세령산 제1장 제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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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에서 보듯이 제1대강에서 가야금과 거문고는 㑣-㒇-黃 선율이

며, 대금은 㑣-㒇-㒇, 피리는 㑣-㒇-黃, 해금은 㑣-㒇-㑣 선율이다. 제1

대강의 경우 제3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는 黃으로 상행하는데 대금

은 㒇를 지속하며 해금은 㑣으로 하행하는 점에서 정간 대표음 판정에 

차이가 있다. 합주 대표음은 㑣-㒇-黃으로 제1대강의 골격음은 대강의 

첫 합주 대표음인 㑣이다. 다음으로 제2대강을 살펴보면 가야금은 㑖-

㑣, 거문고는 㑖-㑖 선율이고, 대금과 피리는 㑖-㒇, 해금은 㑖-㑖 선율

이다. 정간 대표음 판정을 살펴보았을 때, 제5박에서 가야금은 㑣을 연

주하고 거문고ㆍ해금은 㑖을 지속하며 대금ㆍ피리는 㑣을 짧은 시가로 

연주 후 㒇로 이어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2대강의 경우 㑣 1개, 㑖 2
개, 㒇 2개로 합주 대표음 판정이 불가능하므로, 제2대강의 합주 대표음

은 㑖-×39)이며 제2대강의 골격음은 㑖이다. 제3대강의 경우 모든 악기

의 대표음이 㑣-㑖으로 일치한다. 합주 대표음은 㑣-㑖으로 제3대강의 

골격음은 대강의 첫 합주 대표음인 㑣이다, 제4대강의 모든 악기 선율이 

僙-㑖-㑖으로 일치하며, 합주 대표음은 僙-㑖-㑖으로 제4대강의 골격음

은 㑖이다. 

  세령산 제1장 제1각의 골격선율은 㑣 – 㑖 – 㑣 – 㑖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박
구분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㑣 㒇 黃 㑖 㑣 㑣 㑖 僙 㑖 㑖
거문고 㑣 㒇 黃 㑖 㑖 㑣 㑖 僙 㑖 㑖
대금 㑣 㒇 㒇 㑖 㒇 㑣 㑖 僙 㑖 㑖
피리 㑣 㒇 黃 㑖 㒇 㑣 㑖 僙 㑖 㑖
해금 㑣 㒇 㑣 㑖 㑖 㑣 㑖 僙 㑖 㑖

합주 대표음 㑣 㒇 黃 㑖 × 㑣 㑖 僙 㑖 㑖

골격음 㑣 㑖 㑣 㑖

<표 4> 세령산 제1장 제1각 대표음ㆍ골격음

  세령산 제1장 제1각의 골격음에 따른 비골격음을 악기별로 살펴보겠

다. 제1대강의 골격음은 㑣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가 㒇
와 黃, 대금은 㒇와 㒇, 해금은 㒇와 㑣이다. 제2대강의 골격음은 㑖으로 

39) 판정 불가능한 경우를 이하 ×로 표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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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격음은 가야금이 㑣, 거문고ㆍ해금이 㑖, 대금ㆍ피리가 㒇이다. 제3

대강의 골격음은 㑣으로 비골격음은 모든 악기가 㑖이고, 제4대강의 골

격음은 㑖으로 비골격음은 모든 악기가 㑖과 㑖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㑣 㑖 㑣 㑖

비골격음

가야금 㒇, 黃 㑣 㑖 㑖, 㑖
거문고 㒇, 黃 㑖 㑖 㑖, 㑖
대금 㒇, 㒇 㒇 㑖 㑖, 㑖
피리 㒇, 黃 㒇 㑖 㑖, 㑖
해금 㒇, 㑣 㑖 㑖 㑖, 㑖

<표 5> 세령산 제1장 제1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세령산 제1장 제2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

은 <악보 3>과 같다.

<악보 3> 세령산 제1장 제2각

  <악보 3>을 보면 제1대강에서 가야금, 거문고는 㑣-黃-㑣를 연주하고 

대금, 피리, 해금은 㑣-黃-㑖을 연주한다. 가야금ㆍ거문고는 제3박에서 

㑖을 전성으로 짧게 연주 후 㑣이 이어지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㑖을 

길게 연주 후 㑣을 짧게 연주하여 정간 대표음이 다르다. 합주 대표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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㑣–黃–㑖으로 제1대강의 골격음은 㑣이다. 다음으로 제2대강에서 모든 

악기가 黃-黃을 연주함으로 합주 대표음은 黃-黃이며 제2대강의 골격음

은 黃으로 추출한다. 제3대강은 㑣-㑣으로 모든 악기가 동일한 선율을 

연주하여 합주 대표음은 㑣-㑣이며 제3대강의 골격음은 㑣이다. 제4대강

을 살펴보면 가야금은 옥타브를 연주하여 㣩-㑣-㑣, 거문고는 문현을 사

용하여 㣴-僙-僙40) 선율이다. 대금, 피리, 해금은 㑖-僙-僙을 연주한다. 

합주 대표음은 㑖–僙–僙이며 제4대강의 골격음은 僙이다.

  세령산 제1장 제2각의 골격선율은 㑣 – 黃 – 㑣 - 僙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㑣 黃 㑣 黃 黃 㑣 㑣 㣩 㑣 㑣
거문고 㑣 黃 㑣 黃 黃 㑣 㑣 㣴 僙 僙
대금 㑣 黃 㑖 黃 黃 㑣 㑣 㑖 僙 僙
피리 㑣 黃 㑖 黃 黃 㑣 㑣 㑖 僙 僙
해금 㑣 黃 㑖 黃 黃 㑣 㑣 㑖 僙 僙

합주 대표음 㑣 黃 㑖 黃 黃 㑣 㑣 㑖 僙 僙

골격음 㑣 黃 㑣 僙

<표 6> 세령산 제1장 제2각 대표음ㆍ골격음

  세령산 제1장 제2각의 비골격음을 악기별로 살펴보면, 제1대강의 골격

음은 㑣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가 黃과 㑣, 대금ㆍ피리ㆍ해금이 

黃과 㑖이다. 제2대강의 골격음은 黃, 비골격음은 黃이고 제3대강의 골

격음은 㑣, 비골격음은 㑣으로 모든 악기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제4대강

의 골격음은 僙으로 가야금은 상이선율이며 거문고는 㣴과 僙, 대금ㆍ피

리ㆍ해금은 㑖과 僙이 비골격음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40) 앞서 연구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문고의 경우 살갱, 흥과 같은 문현이 
한 박 이상 사용되는 경우 골격음 추출 과정은 문현의 음고를 다음 정간 대
표음 음으로 판정하였다. 비골격음은 본래의 음인 㣴으로 분석한다. 이하 골
격 선율 분석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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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㑣 黃 㑣 僙

비골격음

가야금 黃, 㑣 黃 㑣 -

거문고 黃, 㑣 黃 㑣 㣴, 僙
대금 黃, 㑖 黃 㑣 㑖, 僙
피리 黃, 㑖 黃 㑣 㑖, 僙
해금 黃, 㑖 黃 㑣 㑖, 僙

<표 7> 세령산 제1장 제2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세령산 제1장 제3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

은 <악보 4>와 같다.

<악보 4> 세령산 제1장 제3각

  <악보 4>를 살펴보면 제1대강에서 가야금은 㑖-㑖-㣡, 거문고는 㑖-㑖
-㣴, 대금은 㑣-㑖-僙, 피리는 㑣-㑖-僙, 해금은 㑣-㑖-僙 선율을 연주한

다. 가야금ㆍ거문고는 㑖을 길게 지속한 후 㣡과 문현으로 이어지는 반

면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㑣에서 僙으로 하행하면서 짧은 시가의 음들을 

거쳐 진행이 이루어짐에 차이가 있다. 합주 대표음은 㑣-㑖-僙으로 제1

대강의 골격음은 정간 대표음의 개수가 7개인 㑖으로 추출한다. 제2대강

은 모든 악기가 공통적으로 㑖-㑖 선율이기 때문에 합주 대표음은 㑖-㑖
이며 골격음은 㑖이다. 제3대강에서는 가야금, 거문고가 㑖-僙 선율이고, 

대금, 피리, 해금은 㑖-㑖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㑖-㑖으로 제3대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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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음은 㑖이다. 제4대강을 보면 가야금, 거문고는 㑣-㑖-僙 선율이고, 

대금, 피리, 해금은 黃-㒇-㒇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黃-㒇-㒇로 제4대

강의 골격음은 㒇이다.

  세령산 제1장 제3각의 골격선율은 㑖 – 㑖 – 㑖 - 㒇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㑖 㑖 㣡 㑖 㑖 㑖 僙 㑣 㑖 僙
거문고 㑖 㑖 㣴 㑖 㑖 㑖 僙 㑣 㑖 僙
대금 㑣 㑖 僙 㑖 㑖 㑖 㑖 黃 㒇 㒇
피리 㑣 㑖 僙 㑖 㑖 㑖 㑖 黃 㒇 㒇
해금 㑣 㑖 僙 㑖 㑖 㑖 㑖 黃 㒇 㒇

합주 대표음 㑣 㑖 僙 㑖 㑖 㑖 㑖 黃 㒇 㒇

골격음 㑖 㑖 㑖 㒇

<표 8> 세령산 제1장 제3각 대표음ㆍ골격음

  세령산 제1장 제3각의 비골격음을 악기별로 살펴보면, 제1대강의 골격

음은 㑖으로 가야금은 㑖과 㣡, 거문고는 㑖과 僙,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㑣과 僙이 비골격음이다. 제2대강의 골격음은 㑖으로 비골격음은 모든 

악기가 㑖으로 나타난다. 제3대강의 골격음은 㑖으로 가야금ㆍ거문고는 

僙,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㑖이 비골격음이다. 제4대강에서 골격음은 㒇이

며 가야금ㆍ거문고는 상이선율이며 대금ㆍ피리ㆍ해금은 黃과 㒇가 비골

격음으로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㑖 㑖 㑖 㒇

비골격음

가야금 㑖, 㣡 㑖 僙 -

거문고 㑖, 僙 㑖 僙 -

대금 㑣, 僙 㑖 㑖 黃, 㒇
피리 㑣, 僙 㑖 㑖 黃, 㒇
해금 㑣, 僙 㑖 㑖 黃, 㒇

<표 9> 세령산 제1장 제3각 비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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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세령산 제1장 제4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

은 <악보 5>와 같다.

<악보 5> 세령산 제1장 제4각

  <악보 5>를 보면 제1대강에서 가야금은 㑖-㑖-僙, 거문고는 㑖-㑖-㣴, 

대금은 㑖-㑖-㒇, 피리와 해금은 㑖-㑖-僙 선율을 연주한다. 대금의 경

우 다른 악기들의 선율이 하행할 때 㒇로 상행하여 다르다. 합주 대표음

은 㑖-㑖-僙으로 제1대강의 골격음은 㑖이다. 제2대강에서 가야금은 僙-

㣩, 거문고는 僙-㣳 선율이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㑣-㑖 선율이다. 제2

대강의 합주 대표음은 㑣-㑖이며, 대강박 내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정

간 대표음도 㑣과 㑖이 4개로 같아 추출이 불가하다. 따라서 다음 방법

으로 옥타브를 일치시켰으며 가야금에 따라 정간 대표음 㑣이 5개가 되

므로 골격음은 㑣이다. 제3대강에서 가야금과 거문고는 僙-㑖 선율이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은 僙-僙 선율이다. 가야금ㆍ거문고는 㑖으로 상행하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은 僙을 지속하여 다르다. 합주 대표음은 僙-僙이며 제

3대강의 골격음은 僙이다. 제4대강에서 가야금은 㣡-㑖-㑖, 거문고는 㣴
-㑖-㑖,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㑖-㑖-㑖 선율이다. 가야금은 한 옥타브 아

래음, 거문고는 문현을 사용하여 선율이 다르며 합주 대표음은 㑖-㑖-㑖
으로 제4대강의 골격음은 㑖이다.

 세령산 제1장 제4각의 골격선율은 㑖 – 㑣 – 僙 – 㑖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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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㑖 㑖 僙 僙 㣩 僙 㑖 㣡 㑖 㑖
거문고 㑖 㑖 㣴 僙 㣳 僙 㑖 㣴 㑖 㑖
대금 㑖 㑖 㒇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피리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해금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합주 대표음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골격음 㑖 㑣 僙 㑖

<표 10> 세령산 제1장 제4각 대표음ㆍ골격음

  세령산 제1장 제1각의 골격음에 따른 비골격음을 악기별로 살펴보겠

다. 제1대강의 골격음은 㑖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피리ㆍ해금이 㑖과 

僙, 거문고가 㑖과 㣴, 대금이 㑖과 㒇이다. 제2대강의 골격음은 㑣으로 

가야금ㆍ거문고는 상이선율이며 대금ㆍ피리ㆍ해금의 비골격음은 㑖이다. 

제4대강에서 골격음은 㑖이고 가야금은 㣡과, 㑖, 거문고는 㣴과 㑖, 대

금ㆍ피리ㆍ해금은 㑖과 㑖이 비골격음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㑖 㑣 僙 㑖

비골격음

가야금 㑖, 僙 - 㑖 㣡, 㑖
거문고 㑖, 㣴 - 㑖 㣴, 㑖
대금 㑖, 㒇 㑖 僙 㑖, 㑖
피리 㑖, 僙 㑖 僙 㑖, 㑖
해금 㑖, 僙 㑖 僙 㑖, 㑖

<표 11> 세령산 제1장 제4각 비골격음

② 세령산 제2장

  세령산 제2장 제1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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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세령산 제2장 제1각

  <악보 6>을 통해 제1대강을 살펴보면 가야금은 㑣-㑖-㑀, 거문고는 黃
-㑣-㣴을 연주하고 대금, 피리, 해금은 㑣-㑣-僙을 연주한다. 합주 대표

음은 㑣-㑣-僙이며 제1대강의 골격음은 㑣이다. 제2대강의 경우, 거문고 

선율 㑣-㑀를 제외하고 모든 악기 선율은 㑣-㑣이다. 이때, 거문고를 제

외한 다른 악기들의 경우 㑣의 지속이 길고 㑀를 짧은 박으로 연주하는 

반면 거문고는 㑀로 미리 완전4도 하행을 진행하여 5박째 정간 대표음이 

㑀로 판정되는 차이가 있다. 제2대강의 합주 대표음은 㑣-㑣이며 골격음

은 㑣이다. 제3대강에서 가야금 선율은 㑣-㑀이고, 거문고는 㑣-㑣이다. 

대금, 피리, 해금은 㑣-㑖으로 같은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㑖으로 

제3대강의 골격음은 㑣이다. 제4대강은 가야금과 거문고가 㑣-㑀-僙 선
율, 대금과 피리가 㒇-㑣-僙 선율, 해금이 㒇-㑖-僙 선율이다. 모든 악기

가 공통적으로 㑣-㑀-僙 선율을 포함하지만 대금, 피리, 해금의 경우 대

강의 제1박에 㒇가 첨가되어 정간 대표음이 㒇로 다르게 판정된다. 대금

과 피리의 경우 가야금ㆍ거문고의 제1~2박 선율인 㑣-㑀가 축소되어 제2

박에 나타나고 㑖이 짧은 시가로 첨가되어 제2박의 정간 대표음은 㑣으

로 판정된다. 해금의 경우 대금ㆍ피리와 동일하지만 㑀가 탈락하고 㑖의 

시가가 길어졌으므로 제2박의 정간 대표음은 㑖이다. 제4대강에서 합주 

대표음은 㒇 -  × - 僙이며, 골격음은 대강박 내에서 대표음의 개수가 

5개로 가장 많은 僙으로 추출한다. 

  제2장 1각의 골격선율은 㑣 – 㑣 – 㑣 – 㒇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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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㑣 㑖 㑀 㑣 㑣 㑣 㑀 㑣 㑀 僙
거문고 黃 㑣 㣴 㑣 㑀 㑣 㑣 㑣 㑀 僙
대금 㑣 㑣 僙 㑣 㑣 㑣 㑖 㒇 㑣 僙
피리 㑣 㑣 僙 㑣 㑣 㑣 㑖 㒇 㑣 僙
해금 㑣 㑖 僙 㑣 㑣 㑣 㑖 㒇 㑖 僙

합주 대표음 㑣 㑣 僙 㑣 㑣 㑣 㑖 㒇 × 僙

골격음 㑣 㑣 㑣 僙

<표 12> 세령산 제2장 제1각 대표음ㆍ골격음

  세령산 제2장 제1각의 비골격음을 악기별로 살펴보면, 제1대강의 골격

음은 㑣으로 가야금은 㑖과 㑀, 거문고는 黃과 㑣, 대금ㆍ피리는 㑣과 

僙, 해금은 㑖과 僙으로 비골격음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제2대강은 골격

음이 㑣이며 비골격음으로 가야금ㆍ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㑣. 거문고는 㑀
가 나타난다. 제3대강의 경우 골격음은 㑣이며 비골격음은 가야금이 㑀, 

거문고가 㑣, 대금ㆍ피리ㆍ해금이 㑖이다. 제4대강의 골격음은 僙이며 

비골격음으로 가야금ㆍ거문고는 㑣와 㑀, 대금ㆍ피리는 㒇와 㑣, 해금은 

㒇와 㑖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㑣 㑣 㑣 僙

비골격음

가야금 㑖, 㑀 㑣 㑀 㑣, 㑀
거문고 黃, 㣴 㑀 㑣 㑣, 㑀
대금 㑣, 僙 㑣 㑖 㒇, 㑣
피리 㑣. 僙 㑣 㑖 㒇, 㑣
해금 㑖, 僙 㑣 㑖 㒇, 㑖

<표 13> 세령산 제2장 제1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세령산 제2장 제2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

은 <악보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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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세령산 제2장 제2각

  제1대강은 모든 악기의 선율이 㑖-㑖-㑣으로 합주 대표음 또한 㑖-㑖-

㑣이며 제1대강의 골격음은 㑖으로 추출한다. 제2대강의 경우, 가야금ㆍ

거문고ㆍ대금ㆍ피리는 太-黃 선율이고 해금은 黃-黃 선율이다. 합주 대

표음은 太-黃이고 제2대강의 골격음은 정간 대표음의 개수가 6개인 黃이

다. 제3대강은 㑣-㑖을 연주하는 해금을 제외한 모든 악기가 㒇-㒇 선율

을 연주한다. 제3대강의 합주 대표음은 㒇-㒇이며 골격음은 㒇이다. 제4

대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는 黃-㑣-黃 선율이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은 黃-

㒇-㒇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黃-㒇-㒇이고 제4대강의 골격음은 㒇이

다. 각 대강에서 대금의 경우 다른 악기에 비해 추가적으로 짧은 선율이 

많은 편이지만 이러한 정간 대표음 판정을 통해 같은 선율로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세령산 제2장 제2각의 골격선율은 㑖 – 黃 – 㒇 – 㒇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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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㑖 㑖 㑣 太 黃 㒇 㒇 黃 㑣 黃
거문고 㑖 㑖 㑣 太 黃 㒇 㒇 黃 㑣 黃
대금 㑖 㑖 㑣 太 黃 㒇 㒇 黃 㒇 㒇
피리 㑖 㑖 㑣 太 黃 㒇 㒇 黃 㒇 㒇
해금 㑖 㑖 㑣 黃 黃 㑣 㑖 黃 㒇 㒇

합주 대표음 㑖 㑖 㑣 太 黃 㒇 㒇 黃 㒇 㒇

골격음 㑖 黃 㒇 㒇

<표 14> 세령산 제2장 제2각 대표음ㆍ골격음

  세령산 제2장 제2각 악기별 골격음을 살펴보겠다. 제1대강에서 골격음

은 㑖이며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은 㑖과 㑣이다. 제2대강의 골격음은 黃
이며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ㆍ피리는 太로, 해금은 黃으로 비골격음이 나

타난다. 제3대강의 경우, 㒇가 골격음으로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ㆍ피리

의 비골격음은 㒇이며 해금은 상이선율이다. 제4대강의 골격음은 黃이며 

비골격음은 대금ㆍ피리ㆍ해금이 黃과 㒇이고 가야금ㆍ거문고는 상이선율

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㑖 黃 㒇 㒇

비골격음

가야금 㑖, 㑣 太 㒇 -

거문고 㑖, 㑣 太 㒇 -

대금 㑖, 㑣 太 㒇 黃, 㒇
피리 㑖, 㑣 太 㒇 黃, 㒇
해금 㑖, 㑣 黃 - 黃, 㒇

<표 15> 세령산 제2장 제2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세령산 제2장 제3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

은 <악보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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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세령산 제2장 제3각 

  <악보 8>을 통해 제1대강을 살펴보면 가야금ㆍ해금은 㑖-㑖-僙 선율이

다. 합주 대표음은 㑖-㑖-僙이며 제1대강의 골격음은 㑖이다. 거문고는 

㑖을 전성하여 짧게 연주하고 대금ㆍ피리의 경우 㑖을 장인하여 㑣의 시

가를 짧게 연주하는 점에서 정간 대표음 판정에 차이가 있다. 제2대강에

서 가야금은 僙-㣩 선율이고 거문고ㆍ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㑣-㑖 선율이

다. 제2대강의 합주 대표음은 㑣-㑖이며 골격음은 옥타브를 일치시켰을 

때 정간 대표음의 개수가 5개로 가장 많은 㑣이다. 제3대강은 가야금ㆍ

거문고의 선율이 僙-㑖이며 대금ㆍ피리ㆍ해금의 선율이 僙-僙이다. 합주 

대표음은 僙-僙이며 제3대강의 골격음은 僙으로 관악기의 경우 僙을 장

인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제4대강을 보면 가야금은 㣡-㑖-㑖 선율이고 

거문고는 㣴-㑖-㑖,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㑖-㑖-㑖 선율이다. 제4대강에

서 합주 대표음은 㑖-㑖-㑖이고 골격음은 㑖이다. 가야금의 경우 옥타브 

아래 음을 연주하는 특징이 있다. 

  세령산 제2장 제3각의 골격선율은 㑖 – 㑣 – 僙 – 㑖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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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㑖 㑖 僙 僙 㣩 僙 㑖 㣡 㑖 㑖
거문고 㑖 㑣 黃 㑣 㑖 僙 㑖 㣴 㑖 㑖
대금 㑖 㑖 㒇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피리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해금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합주 대표음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골격음 㑖 㑣 僙 㑖

<표 16> 세령산 제2장 제3각 대표음ㆍ골격음

  세령산 제2장 제3각의 비골격음을 악기별로 살펴보면, 제1대강의 골격

음은 㑖으로 가야금ㆍ피리ㆍ해금은 㑖과 僙, 거문고는 㑖과 黃, 대금은 

㑖과 㒇가 비골격음이다. 제2대강에서 골격음은 㑣으로 골격음은 거문고

ㆍ대금ㆍ피리가 㑖이며 가야금은 㑣이 포함되지 않은 상이선율이다. 제3

대강의 골격음은 僙으로 가야금ㆍ거문고는 㑖, 대금ㆍ피리ㆍ해금은 僙이 

비골격음으로 나타난다. 제4대강의 경우, 골격음은 㑖이며 가야금의 비

골격음은 㣡과 㑖, 거문고는 㣴과 㑖, 대금ㆍ피리ㆍ해금의 비골격음은 

㑖과 㑖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㑖 㑣 僙 㑖

비골격음

가야금 㑖, 僙 - 㑖 㣡, 㑖
거문고 㑖, 黃 㑖 㑖 㣴, 㑖
대금 㑖, 㒇 㑖 僙 㑖, 㑖
피리 㑖, 僙 㑖 僙 㑖, 㑖
해금 㑖, 僙 㑖 僙 㑖, 㑖

<표 17> 세령산 제2장 제3각 비골격음

③ 세령산 제3장

  세령산 제3장 제1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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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세령산 제3장 제1각 

  <악보 9>를 보듯이 제1대강을 살펴보면 모든 악기가 㒇-㒇-㑣 선율로 

진행하며 합주 대표음은 㒇-㒇-㑣이며 제1대강의 골격음은 㒇이다. 제2

대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ㆍ해금은 太-黃 선율이고 대금ㆍ피리는 黃-黃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太-黃으로 제2대강의 골격음은 정간 대표음의 

개수가 5개인 黃이다. 제3대강은 가야금ㆍ거문고ㆍ해금이 㑣-黃을 연주

하고 대금ㆍ피리가 㑣-㑣을 연주한다. 제3대강의 합주 대표음은 㑣-黃이

며 골격음은 정간 대표음의 개수가 7개인 㑣으로 추출한다. 제4대강의 

경우 가야금ㆍ거문고는 㑣-黃-㑖 선율이고 대금ㆍ피리는 㒇-㑀-㑖, 해금

은 㑣-㒇-㑖 선율이다. 제4대강의 합주 대표음은 㑣-×-㑖이고 골격음은 

정간 대표음의 개수가 5개로 가장 많은 㑖이다.

  세령산 제2장 제1각의 골격선율은 㒇 – 太 – 㑣 – 㑣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㒇 㒇 㑣 太 黃 㑣 黃 㑣 黃 㑖
거문고 㒇 㒇 㑣 太 黃 㑣 黃 㑣 黃 㑖
대금 㒇 㒇 㑣 黃 黃 㑣 㑣 㒇 㑀 㑖
피리 㒇 㒇 㑣 黃 黃 㑣 㑣 㒇 㑀 㑖
해금 㒇 㒇 㑣 太 黃 㑣 黃 㑣 㒇 㑖

합주 대표음 㒇 㒇 㑣 太 黃 㑣 黃 㑣 × 㑖

골격음 㒇 黃 㑣 㑖

<표 18> 세령산 제3장 제1각 대표음ㆍ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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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령산 제3장 제1각의 악기별 골격음을 살펴보겠다. 제1대강에서 골격

음은 㒇이며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은 㒇와 㑣이다. 제2대강의 골격음은 

黃이며 가야금ㆍ거문고ㆍ해금의 비골격음은 太, 대금ㆍ피리의 비골격음

은 黃이다. 제3대강의 경우 골격음은 㑣이며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

ㆍ해금이 黃, 대금ㆍ피리가 㑣이다. 제4대강을 살펴보면 골격음은 㑖으

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가 㑣과 黃, 대금ㆍ피리가 㒇와 㑀, 해금

이 㑣과 㒇로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㒇 黃 㑣 㑖

비골격음

가야금 㒇, 㑣 太 黃 㑣, 黃
거문고 㒇, 㑣 太 黃 㑣, 黃
대금 㒇, 㑣 黃 㑣 㒇, 㑀
피리 㒇, 㑣 黃 㑣 㒇, 㑀
해금 㒇, 㑣 太 黃 㑣, 㒇

<표 19> 세령산 제3장 제1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세령산 제3장 제2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

은 <악보 10>과 같다.

<악보 10> 세령산 제3장 제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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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0>을 통해 제1대강을 살펴보면 모든 악기는 㑣-㑣-㑣 선율으로 

합주 대표음은 㑣-㑣-㑣이며 골격음은 㑣이다. 제2대강에서 가야금과 거

문고는 黃-㑖 선율이고 대금은 黃-太, 피리는 黃-黃 선율이다. 대금은 

다른 관악기와 달리 黃을 짧은 박으로 연주하고 太의 박자를 길게 가져

가 정간 대표음 太이 판정된다. 제2대강의 합주 대표음은 黃-×이고 골

격음은 정간 대표음의 개수가 7개인 黃으로 추출된다. 제3대강의 경우 

가야금, 거문고는 㑣-黃 선율이고 대금, 피리, 해금은 㑣-㑖 선율이다. 

현악기와 관악기의 선율이 黃과 㑖으로 나뉘어 상행과 하행이 진행되며 

합주 대표음은 㑣-㑖이다. 제3대강은 정간 대표음 㑣의 개수가 5개이므

로 골격음으로 추출된다. 제4대강에서 가야금은 黃-㑣-黃, 거문고는 黃-

㑣-㒇 선율이며 대금, 피리, 해금은 黃-㒇-㒇 선율이다. 제4대강의 합주 

대표음은 黃-㒇-㒇이며 골격음은 㒇로 추출한다. 

  세령산 제3장 제2각의 골격선율은 㑣 – 黃 – 㑣 – 㒇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㑣 㑣 㑣 黃 㑖 㑣 黃 黃 㑣 黃
거문고 㑣 㑣 㑣 黃 㑖 㑣 黃 黃 㑣 㒇
대금 㑣 㑣 㑣 黃 太 㑣 㑖 黃 㒇 㒇
피리 㑣 㑣 㑣 黃 黃 㑣 㑖 黃 㒇 㒇
해금 㑣 㑣 㑣 黃 黃 㑣 㑖 黃 㒇 㒇

합주 대표음 㑣 㑣 㑣 黃 × 㑣 㑖 黃 㒇 㒇

골격음 㑣 黃 㑣 㒇

<표 20> 세령산 제3장 제2각 대표음ㆍ골격음

  세령산 제3장 제2각의 비골격음을 악기별로 살펴보면, 제1대강의 골격

음은 㑣으로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은 㑣과 㑣이다. 제2대강에서 골격음

은 黃이며 가야금ㆍ거문고는 㑖, 대금은 太, 피리ㆍ해금은 黃이 비골격

음으로 나타난다. 제3대강의 경우, 골격음은 㑣이고 비골격음은 가야금

ㆍ거문고가 黃, 대금ㆍ피리ㆍ해금이 㑖이다. 제4대강의 골격음은 㒇이고 

거문고의 비골격음은 黃과 㑣, 대금ㆍ피리ㆍ해금의 비골격음은 黃과 㒇
이다. 가야금의 선율은 골격음 㒇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이선율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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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㑣 黃 㑣 㒇

비골격음

가야금 㑣, 㑣 㑖 黃 -

거문고 㑣, 㑣 㑖 黃 黃, 㑣
대금 㑣, 㑣 太 㑖 黃, 㒇
피리 㑣, 㑣 黃 㑖 黃, 㒇
해금 㑣, 㑣 黃 㑖 黃, 㒇

<표 21> 세령산 제3장 제2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세령산 제3장 제3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

은 <악보 11>과 같다.

<악보 11> 세령산 제3장 제3각

  세령산 제3장 제3각은 제3장의 종지선율로 제1장 제4각과 동일하며 이

를 표로 정리하면 <표 22> 및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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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㑖 㑖 僙 僙 㣩 僙 㑖 㣡 㑖 㑖
거문고 㑖 㑖 㣴 僙 㣳 僙 㑖 㣴 㑖 㑖
대금 㑖 㑖 㒇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피리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해금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합주 대표음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골격음 㑖 㑣 僙 㑖

<표 22> 세령산 제3장 제3각 대표음ㆍ골격음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㑖 㑣 僙 㑖

비골격음

가야금 㑖, 僙 - 㑖 㣡, 㑖
거문고 㑖, 㣴 - 㑖 㣴, 㑖
대금 㑖, 㒇 㑖 僙 㑖, 㑖
피리 㑖, 僙 㑖 僙 㑖, 㑖
해금 㑖, 僙 㑖 僙 㑖, 㑖

<표 23> 세령산 제3장 제3각 비골격음

④ 세령산 제4장

  세령산 제4장 제1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12>와 같다.

<악보 12> 세령산 제4장 제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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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2>를 살펴보면 제1대강과 제2대강의 모든 악기 선율이 㒇-㑣-

黃과 㑖-僙이다. 합주 대표음 또한 㒇-㑣-黃, 㑖-僙이며 제1대강의 골격

음은 대강의 첫 합주 대표음인 㒇, 제2대강의 골격음 또한 대강의 첫 합

주 대표음인 㑖이다. 제3대강의 경우 가야금ㆍ거문고ㆍ 대금ㆍ피리는 㑖
-㑖 선율이며 해금은 㑣-㑖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㑖-㑖으로 제3대강

의 골격음은 㑖다. 제4대강에서 해금은 黃-㒇-㑣 선율이고 해금을 제외

한 나머지 악기들은 黃-㒇-㒇 선율이다. 제4대강의 합주 대표음은 黃-㒇
-㒇이고 골격음은 㒇로 추출한다. 제4장 제1각에서 대금은 다양한 선율

을 추가하여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박의 길이를 짧게 연주하여 주요한 

정간 대표음 판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세령산 제4장 제1각의 골격선율은 㒇 – 㑖 – 㑖 – 㒇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㒇 㑣 黃 㑖 僙 㑖 㑖 黃 㒇 㒇
거문고 㒇 㑣 黃 㑖 僙 㑖 㑖 黃 㒇 㒇
대금 㒇 㑣 黃 㑖 僙 㑖 㑖 黃 㒇 㒇
피리 㒇 㑣 黃 㑖 僙 㑖 㑖 黃 㒇 㒇
해금 㒇 㑣 黃 㑖 僙 㑣 㑖 黃 㒇 㑣

합주 대표음 㒇 㑣 黃 㑖 僙 㑖 㑖 黃 㒇 㒇

골격음 㒇 㑖 㑖 㒇

<표 24> 세령산 제4장 제1각 대표음ㆍ골격음

  세령산 제4장 제1각의 골격음에 따른 비골격음을 악기별로 살펴보겠

다. 제1대강의 골격음은 㒇이며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은 㑣과 黃이다. 

제2대강에서 골격음은 㑖이며 비골격음은 모든 악기가 僙으로 나타난다. 

제3대강의 골격음은 㑖이며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ㆍ피리가 

㑖, 해금이 㑣이다. 제4대강의 경우, 골격음은 㒇이며 黃과 㑣이 비골격

음으로 나타나는 해금을 제외한 악기들은 黃과 㒇가 비골격음으로 나타

난다.

  이를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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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㒇 㑖 㑖 㒇

비골격음

가야금 㑣, 黃 僙 㑖 黃, 㒇
거문고 㑣, 黃 僙 㑖 黃, 㒇
대금 㑣. 黃 僙 㑖 黃, 㒇
피리 㑣, 黃 僙 㑖 黃, 㒇
해금 㑣, 黃 僙 㑣 黃, 㑣

<표 25> 세령산 제4장 제1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세령산 제4장 제2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

은 <악보 13>과 같다.

<악보 13> 세령산 제4장 제2각

  <악보 13>에서 보듯이 제1대강에서 가야금은 㑖-㑖-㣡 선율이며 거문

고는 㑖-㑖-㣴, 대금ㆍ피리는 㑖-㑖-僙, 해금은 黃-黃-㑖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㑖-㑖-×로 제1대강의 골격음은 㑖이다. 제2대강은 모든 악기

의 선율이 㑖-㑖으로 진행되고 합주 대표음 또한 㑖-㑖이며 제2대강의 

골격음은 㑖이다. 제3대강에서 해금은 㑖-㒇 선율이고 해금을 제외한 나

머지 악기들의 선율은 㑖-㑖으로 합주 대표음은 㑖-㑖이고 제3대강의 골

격음은 㑖으로 추출한다. 제4대강은 가야금이 㣡-㑖-㑖, 거문고가 㣴-㑖
-㑖 선율이며 대금은 㑀-僙-㑀, 피리는 㑀-△-△, 해금은 㒇-㑖-㑣 선율

이다. 제4대강은 합주 대표음이 㑀-㑖-㑖이고 골격음이 㑖이다. 가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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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 옥타브 아래 음인 㣡을 사용하고 거문고는 문현을 사용하여 仲을 

지속하는 반면 대금ㆍ피리는 㑀 선율이 첨가되어 차이가 있다. 

  제4장 제2각의 골격선율은 㑖 – 㑖 – 㑖 – 㑖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

을 정리하면<표 26>과 같다. 

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㑖 㑖 㣡 㑖 㑖 㑖 㑖 㣡 㑖 㑖
거문고 㑖 㑖 㣴 㑖 㑖 㑖 㑖 㣴 㑖 㑖
대금 㑖 㑖 僙 㑖 㑖 㑖 㑖 㑀 僙 㑀
피리 㑖 㑖 僙 㑖 㑖 㑖 㑖 㑀 △ △
해금 黃 黃 㑖 㑖 㑖 㑖 㒇 㒇 㑖 㑣

합주 대표음 㑖 㑖 × 㑖 㑖 㑖 㑖 㑀 㑖 㑖

골격음 㑖 㑖 㑖 㑖

<표 26> 세령산 제4장 제2각 대표음ㆍ골격음

  세령산 제4장 제2각의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면, 제1대강의 골격음

은 㑖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이 㑖과 㑖, 거문고가 㑖과 㣴, 대금ㆍ피리

ㆍ해금이 㑖과 僙이다. 제2대강은 골격음이 㑖이고 모든 악기의 비골격

음이 㑖이다. 제3대강의 경우, 골격음은 㑖이며 㒇가 비골격음으로 나타

나는 해금을 제외하고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ㆍ피리는 㑖이 비골격음으로 

나타난다. 제4대강에서 골격음은 㑖이며 가야금은 㣡과 㑖, 거문고는 㣴
과 㑖, 해금은 㒇와 㑣을 비골격음으로 각각의 악기가 다양하게 나타나

며 대금ㆍ피리는 골격음을 포함하지 않은 상이선율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㑖 㑖 㑖 㑖

비골격음

가야금 㑖, 㣡 㑖 㑖 㣡, 㑖
거문고 㑖, 㑖 㑖 㑖 㣴, 㑖
대금 㑖, 僙 㑖 㑖 -

피리 㑖, 僙 㑖 㑖 -

해금 僙, 僙 㑖 㒇 㒇, 㑣

<표 27> 세령산 제4장 제2각 비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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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세령산 제4장 제3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

은 <악보 14>와 같다.

<악보 14> 세령산 제4장 제3각

  <악보 14>를 통해 제1대강을 살펴보면 가야금은 㑣-㑣-㣩, 거문고는 

㑣-㑣-㣴 선율이고 대금은 黃-黃-㑖, 피리는 僙-僙-㑖, 해금은 黃-黃-㑣 
선율이다. 같은 관악기임에도 대금은 완전5도 하행, 피리는 완전4도 상

행, 해금은 완전4도 하행으로 다양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1대강의 

합주 대표음은 각 악기의 다양한 선율 진행으로 판정이 불가하며, 골격

음은 정간 대표음의 개수가 5개로 가장 많은 㑣이다. 제2대강은 모든 악

기 선율이 㑣-㑣으로 동일하며 합주 대표음 또한 㑣-㑣이다. 제2대강의 

골격음은 㑣으로 추출한다. 제3대강의 경우 가야금ㆍ거문고는 㑣-㑣이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㑣-㑖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㑖로 제3대강의 

골격음은 㑣이다. 제4대강은 모든 악기의 선율이 黃-㒇-㒇이고 합주 대

표음 또한 黃-㒇-㒇이며 골격음은 㒇로 추출한다. 

  세령산 제4장 제3각의 골격선율은 㑣 – 㑣 – 㑣 – 㒇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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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㑣 㑣 㣩 㑣 㑣 㑣 㑣 黃 㒇 㒇
거문고 㑣 㑣 㣴 㑣 㑣 㑣 㑣 黃 㒇 㒇
대금 黃 黃 㑖 㑣 㑣 㑣 㑖 黃 㒇 㒇
피리 僙 僙 㑖 㑣 㑣 㑣 㑖 黃 㒇 㒇
해금 黃 黃 㑣 㑣 㑣 㑣 㑖 黃 㒇 㒇

합주 대표음 × × × 㑣 㑣 㑣 㑖 黃 㒇 㒇

골격음 㑣 㑣 㑣 㒇

<표 28> 세령산 제4장 제3각 대표음ㆍ골격음

  세령산 제4장 제3각의 골격음에 따른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다. 

제1대강의 골격음은 㑣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이 㑣과 㣩, 거문고가 㑣
과 㣴, 해금이 黃과 黃이며 대금과 피리는 상이선율이다. 제2대강의 골

격음은 㑣으로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은 㑣이다. 제3대강에서 골격음은 

㑣이며 가야금ㆍ거문고는 㑣,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㑖이 비골격음으로 나

타난다. 제4대강의 골격음은 㒇이며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이 黃과 㒇이

다. 

  이를 정리하면 <표 29>이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㑣 㑣 㑣 㒇

비골격음

가야금 㑣, 㣩 㑣 㑣 黃, 㒇
거문고 㑣, 㣴 㑣 㑣 黃, 㒇
대금 - 㑣 㑖 黃, 㒇
피리 - 㑣 㑖 黃, 㒇
해금 黃, 黃 㑣 㑖 黃, 㒇

<표 29> 세령산 제4장 제3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세령산 제4장 제4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

은 <악보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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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세령산 제4장 제4각

  세령산 제4장 제4각은 제4장의 종지선율로 제1장 제4각과 동일하며, 

표로 정리하면 <표 30> 및 <표 31>과 같다.

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㑖 㑖 僙 僙 㣩 僙 㑖 㣡 㑖 㑖
거문고 㑖 㑖 㣴 僙 㣳 僙 㑖 㣴 㑖 㑖
대금 㑖 㑖 㒇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피리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해금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합주 대표음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골격음 㑖 㑣 僙 㑖

<표 30> 세령산 제4장 제4각 대표음ㆍ골격음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㑖 㑣 僙 㑖

비골격음

가야금 㑖, 僙 - 㑖 㣡, 㑖
거문고 㑖, 㣴 - 㑖 㣴, 㑖
대금 㑖, 㒇 㑖 僙 㑖, 㑖
피리 㑖, 僙 㑖 僙 㑖, 㑖
해금 㑖, 僙 㑖 僙 㑖, 㑖

<표 31> 세령산 제4장 제4각 비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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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령산 골격선율

  지금까지 악기별로 정간 대표음 및 합주 대표음을 판정 하고 대강에 

따라 골격음을 추출하여 세령산의 골격선율을 살펴보았다. 세령산 제1장

의 골격선율은 㑣 – 㑖 – 㑣 – 㑖 – 㑣 – 黃 – 㑣 – 僙 – 㑖 – 㑖 – 㑖 – 
㒇 – 㑖 – 㑣 – 僙 – 㑖이다. 제2장의 골격선율은 㑣 – 㑣 – 㑣 – 僙 – 
㑖 – 黃 – 㒇 – 㒇 – 㑖 – 㑣 – 僙 – 㑖이며 제3장의 골격선율은 㒇 – 黃 
– 㑣 – 㑖 – 㑣 – 黃 – 㑣 – 㒇 – 㑖 – 㑣 – 僙 – 㑖이다. 마지막으로 제

4장의 골격선율은 㒇 – 㑖 – 㑖 – 㒇 – 㑖 – 㑖 – 㑖 – 㑖 - 㑣 – 㑣 – 
㑣 – 㒇 - 㑖 – 㑣 – 僙 – 㑖이다.  

  이를 악보로 제시하면 <악보 16>과 같다.

<악보 16> 세령산 골격선율

  세령산의 골격음 개수는 총 56개로 僙이 6개(10.7%), 㑖이 21개(37.5%), 

㑣이 17개(30.4%), 㒇가 8개(14.3%), 黃이 4개(7.1%)이다. 㑖ㆍ㑣이 골격선

율의 주를 이루며 僙ㆍ㒇ㆍ黃이 적으며 㑀와 太는 골격선율로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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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율명_

_내용
僙 㑀 㑖 㑣 㒇 黃 太

골격음 수
(비율)

6 0 21 17 8 4 0
(10.7%) (0%) (37.5%) (30.4%) (14.3%) (7.1%) (0%)

<표 32> 세령산 골격선율의 골격음 출현 횟수

  

  세령산의 악기별 상이선율 분석하여 골격선율 외에 어느 위치에서 다

른 선율 진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골격선율과 악기별 선율 간의 일

치율을 비교함으로써 악곡 전반의 선율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41)

  세령산의 악기별 상이선율의 위치 및 선율구조를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장 1 2 3 4

각 1 2 3 4 1 2 3 1 2 3 1 2 3 4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표 33> 세령산 선율구조

  

  세령산 선율구조를 <표 33>을 통해 살펴보면 상이선율이 관악기보다 

현악기 위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각 장의 마지막 각에 해당하는 종지 선

율에서 상이선율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가야금에 상이선율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해금은 상이선율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금ㆍ피리는 제4장 제2

각 제4대강~제4장 제3각 제1대강에서 함께 동시적으로 상이선율이 발생

한다. 

41) 각 장별로 구분하였으며 대강박으로 나누어 세령산ㆍ가락덜이는 대강마다, 상
현도드리는 3박마다 상이선율이 나오는 구간을 칸에 색칠하여 나타내었다. 골
격선율이 흰색 부분이고 상이선율이 검은색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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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악기 위주로 상이선율이 많이 발생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

구대상이 현악기는 2개, 관악기는 3개이므로 관악기 중심으로 선율이 분

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예측에 따라 연구의 오류를 방지하고

자 가야금ㆍ거문고의 상이선율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상이선율은 주로 각 

장의 마지막 각 및 그 이전 각에 발생하였다. 이 선율을 비교해본 결과 

제1장 제3각 제4대강~제1장의 끝, 제2장 제2각 제4대강~제2장의 끝, 제3

장 제2각 제4대강~제3장의 끝, 제4장 제3각 제4대강~제4장의 끝을 비교해

보니 피리ㆍ대금ㆍ해금은 같은 선율을 반복하는 데 비해, 가야금ㆍ거문고

는 매번 다른 선율을 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시 정리해보면 각 

장의 종지와 관련하여 관악기는 동일 선율을 반복하는 데에 비해 현악기

가 선율의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연구 대상에서 관악기가 

더 많아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가야금ㆍ거문고에서 선

율의 변화가 나타나서 상이선율이 발생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세령산의 상이선율은 현악기 선율의 변주에 의해서 발생한다.

  다음으로 악기별로 골격선율과 일치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세령산 총 

56대강 중 가야금은 상이선율이 8대강에 나타나 골격선율과 85.7% 일치

한다. 거문고는 상이선율이 5대강에 나타나 91.1% 일치하며 가야금과 상

이선율의 위치가 동일하다. 대금과 피리의 경우 각각 2대강에서 상이선

율이 나타나 96.4% 일치하며 해금은 상이선율이 나타나지 않아 100% 일

치한다. 결과적으로 세령산의 골격선율과 악기별 선율은 평균 93.9%의 

일치율이 나타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구분 가 거 대 피 해 평균

일치율 85.7% 91.1% 96.4% 96.4% 100% 93.9%

<표 34> 세령산 악기별 골격선율과의 일치율 

  전반적으로 높은 일치율을 보이는 가운데 가야금의 골격선율 일치율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세령산의 종지선율인 각 장의 마지막 

각 제2대강에서 골격선율과 일치하지 않는 상이선율이 반복하여 나타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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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락덜이

  가락덜이는 총 10각으로 3장 구조이다. 제1장은 4각, 제2장은 3각, 제3

장은 3각으로 구분되며 골격선율은 한 각마다 분석한다.

(1) 골격선율 분석

① 가락덜이 제1장

  가락덜이 제1장 제1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17>과 같다.

<악보 17> 가락덜이 제1장 제1각 

  <악보 17>을 통해 제1대강을 살펴보면 가야금ㆍ거문고는 㑣-㒇-黃 선
율이며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㒇-㒇-㒇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㒇-㒇-㒇
로 제1대강의 골격음은 㒇이다. 제2대강에서 가야금은 㑖-㑣, 거문고ㆍ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㑖-㑖 선율이다. 가야금의 경우 㑣을 선행하여 연주

하고 거문고ㆍ해금은 㑖을 지속하다가 㒇를 짧은 시가로 연주하며 대금

ㆍ피리는 㑖을 지속하다가 㑣과 㒇를 짧은 시가로 연주하여 선율에 차이

가 있다. 제2대강의 합주 대표음은 㑖-㑖이며 골격음은 㑖이다. 제3대강

은 모든 악기의 선율이 㑣-㑖으로 진행되며 합주 대표음 또한 㑣-㑖이

다. 제3대강의 골격음은 대강의 첫 합주 대표음인 㑣으로 추출한다. 제4

대강은 모든 악기의 선율진행이 僙-㑖-㑖이고 합주 대표음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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僙-㑖-㑖이며 제4대강의 골격음은 㑖이다. 

  가락덜이 제1장 제1각의 골격선율은 㒇 – 㑖 – 㑣 – 㑖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㑣 㒇 黃 㑖 㑣 㑣 㑖 僙 㑖 㑖
거문고 㑣 㒇 黃 㑖 㑖 㑣 㑖 僙 㑖 㑖
대금 㒇 㒇 㒇 㑖 㑖 㑣 㑖 僙 㑖 㑖
피리 㒇 㒇 㒇 㑖 㑖 㑣 㑖 僙 㑖 㑖
해금 㒇 㒇 㒇 㑖 㑖 㑣 㑖 僙 㑖 㑖

합주 대표음 㒇 㒇 㒇 㑖 㑖 㑣 㑖 僙 㑖 㑖

골격음 㒇 㑖 㑣 㑖

<표 35> 가락덜이 제1장 제1각 대표음ㆍ골격음

  가락덜이 제1장 제1각의 골격음에 따른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

다. 제1대강의 골격음은 㒇이며 가야금ㆍ거문고는 㑣과 黃, 대금ㆍ피리

ㆍ해금은 㒇와 㒇가 비골격음으로 나타난다. 제2대강의 골격음은 㑖, 제

3대강의 골격음은 㑣이며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은 각각의 대강에 㑖과 

㑖이다. 제4대강의 경우 골격음은 㑖으로 비골격음은 모든 악기가 僙과 

㑖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36>이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㒇 㑖 㑣 㑖

비골격음

가야금 㑣, 黃 㑣 㑖 僙, 㑖
거문고 㑣, 黃 㑖 㑖 僙, 㑖
대금 㒇, 㒇 㑖 㑖 僙, 㑖
피리 㒇, 㒇 㑖 㑖 僙, 㑖
해금 㒇, 㒇 㑖 㑖 僙, 㑖

<표 36> 가락덜이 제1장 제1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가락덜이 제1장 제2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

율은 <악보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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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가락덜이 제1장 제2각

  먼저 <악보 18>을 통해 제1대강을 살펴보면 가야금ㆍ거문고는 㑣-黃-

㑣 선율이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㑣-黃-㑖 선율이다. 전체적으로 모든 

악기가 유사한 선율인데 제1대강 제3박 가야금ㆍ거문고가 㑖에서 전성을 

하면서 㑣을 더 긴 시가로 연주하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㑖을 중심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정간 대표음 판정에 차이가 난다. 제1대강의 합주 대표

음은 㑣-黃-㑖이며 골격음은 대강 내에서 정간 대표음의 개수가 7개로 

가장 많은 㑣이다. 제2대강에서 모든 악기가 黃-黃으로 연주하고 제3대

강에서 㑣-㑣으로 연주한다. 합주 대표음 또한 제2대강에서 黃-黃, 제3

대강에서 㑣-㑣이며 골격음은 각각 黃과 㑣이다. 제4대강은 가야금이 㣩
-㑣-㑣, 거문고가 㣴-僙-僙, 대금ㆍ피리ㆍ해금이 㑖-僙-僙 선율이다. 합

주 대표음은 㑖-僙-僙이며 제4대강의 골격음은 僙이다. 

  가락덜이 제1장 제2각의 골격선율은 㑣 – 黃 – 㑣 - 僙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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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㑣 黃 㑣 黃 黃 㑣 㑣 㣩 㑣 㑣
거문고 㑣 黃 㑣 黃 黃 㑣 㑣 㣴 僙 僙
대금 㑣 黃 㑖 黃 黃 㑣 㑣 㑖 僙 僙
피리 㑣 黃 㑖 黃 黃 㑣 㑣 㑖 僙 僙
해금 㑣 黃 㑖 黃 黃 㑣 㑣 㑖 僙 僙

합주 대표음 㑣 黃 㑖 黃 黃 㑣 㑣 㑖 僙 僙

골격음 㑣 黃 㑣 僙

<표 37> 가락덜이 제1장 제2각 대표음ㆍ골격음

  가락덜이 제1장 제2각의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면, 제1대강의 골격

음은 㑣이며 가야금ㆍ거문고의 비골격음은 黃과 㑣, 대금ㆍ피리ㆍ해금의 

비골격음은 黃과 㑖이다. 제2대강에서 골격음은 黃이며 모든 악기의 비

골격음은 黃이다. 제3대강의 경우 골격음은 㑣이며 모든 악기의 골격음

이 㑣으로 나타난다. 제4대강의 골격음은 僙이며 거문고는 㣴과 僙, 대

금ㆍ피리ㆍ해금은 㑖과 僙이 비골격음으로 나타나며 가야금은 골격음 僙
을 포함하지 않은 상이선율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38>과 같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㑣 黃 㑣 僙

비골격음

가야금 黃, 㑣 黃 㑣 -

거문고 黃, 㑣 黃 㑣 僙, 僙
대금 黃, 㑖 黃 㑣 㑖, 僙
피리 黃, 㑖 黃 㑣 㑖, 僙
해금 黃, 㑖 黃 㑣 㑖, 僙

<표 38> 가락덜이 제1장 제2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가락덜이 제1장 제3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

율은 <악보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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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가락덜이 제1장 제3각

  <악보 19>를 보듯이 제1대강에서 가야금은 㑖-㑖-㣡 선율이고, 거문고

는 㑖-㑖-㣴,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㑣-㑖-僙 선율이다. 가야금ㆍ거문고는 

제1~2박에 걸쳐 㑖을 지속하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㑖 앞에 㑣을 첨가한 

후 제2박에서 㑖을 연주하여 현악기와 관악기가 구분된다. 제3박 가야금

은 한 옥타브 아래 음인 㣡, 거문고는 문현인 㣴, 대금ㆍ피리ㆍ해금은 

僙이 첨가되어 다음 대강의 㑖으로 동음을 반복하기 전에 다양한 음이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합주 대표음은 㑣-㑖-僙이며 제1대강의 골격

음은 정간 대표음의 개수가 7개로 가장 많은 㑖이다. 제2대강과 제3대강

은 모든 악기의 선율이 㑖-㑖으로 같고 합주 대표음도 마찬가지로 㑖-㑖
으로 두 대강의 골격음은 㑖으로 판정한다. 제4대강은 모든 악기가 黃-

㒇-㒇로 연주하며 합주 대표음은 黃-㒇-㒇이고 골격음은 㒇이다. 

  가락덜이 제1장 제3각 골격선율은 㑣 – 㑖 – 㑖 – 㒇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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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㑖 㑖 㣡 㑖 㑖 㑖 㑖 黃 㒇 㒇
거문고 㑖 㑖 㣴 㑖 㑖 㑖 㑖 黃 㒇 㒇
대금 㑣 㑖 僙 㑖 㑖 㑖 㑖 黃 㒇 㒇
피리 㑣 㑖 僙 㑖 㑖 㑖 㑖 黃 㒇 㒇
해금 㑣 㑖 僙 㑖 㑖 㑖 㑖 黃 㒇 㒇

합주 대표음 㑣 㑖 僙 㑖 㑖 㑖 㑖 黃 㒇 㒇

골격음 㑖 㑖 㑖 㒇

<표 39> 가락덜이 제1장 제3각 대표음ㆍ골격음

  가락덜이 제1장 제3각 골격음에 따른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다. 

제1대강의 골격음은 㑖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이 㑖과 㣡, 거문고가 㑖
과 㣴, 대금ㆍ피리ㆍ해금이 㑣과 僙이다. 제2대강과 제3대강의 골격음은 

㑖으로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은 㑖이다. 제4대강을 보면 골격음은 㒇로 

모든 악기 공통적으로 黃과 㒇가 비골격음으로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표 40>과 같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㑖 㑖 㑖 㒇

비골격음

가야금 㑖, 㣡 㑖 㑖 黃, 㒇
거문고 㑖, 㣴 㑖 㑖 黃, 㒇
대금 㑣, 僙 㑖 㑖 黃, 㒇
피리 㑣, 僙 㑖 㑖 黃, 㒇
해금 㑣, 僙 㑖 㑖 黃, 㒇

<표 40> 가락덜이 제1장 제3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가락덜이 제1장 제4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

율은 <악보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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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가락덜이 제1장 제4각

  <악보 20>을 보면 제1대강에서 모든 악기는 㑖-㑖-僙 선율이고 합주 

대표음 또한 㑖-㑖-僙으로 골격음은 㑖으로 추출한다. 악보를 보았을 때 

현악기와 관악기로 나뉘어져 선율에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관악기의 짧

은 시가의 선율들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판정되는 정간 대표음이 같다. 

이를 통해 모든 악기의 선율이 유사함이 확인된다. 제2대강은 가야금ㆍ

거문고가 㑖-㑖 선율이며 대금ㆍ피리ㆍ해금이 㑣-㑖 선율이다. 대금ㆍ피

리ㆍ해금에서 㑣 선율이 첨가되어 정간 대표음 판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합주 대표음은 㑣-㑖으로 제2대강의 골격음은 정간 대표음의 개수가 7개

로 가장 많은 㑖이다. 제3대강의 모든 악기 선율은 僙-僙이고 합주 대표

음 또한 僙-僙이며 골격음은 僙이다. 제4대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는 僙-

㑖-㑖 선율이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㑖-㑖-㑖 선율이다. 가야금ㆍ거문고

가 제3대강의 僙을 동음 반복하여 길게 유지한 후 모든 악기가 제2박에 

㑖을 연주한다. 합주 대표음은 㑖-㑖-㑖이며 제4대강의 골격음은 㑖이

다. 

  가락덜이 제1장 제4장의 골격선율은 㑖 – 㑣 – 僙 – 㑖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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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㑖 㑖 僙 㑖 㑖 僙 僙 僙 㑖 㑖
거문고 㑖 㑖 僙 㑖 㑖 僙 僙 僙 㑖 㑖
대금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피리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해금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합주 대표음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골격음 㑖 㑖 僙 㑖

<표 41> 가락덜이 제1장 제4각 대표음ㆍ골격음

  가락덜이 제1장 제4각의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면, 제1대강의 골격

음은 㑖으로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은 㑖과 僙이다. 제2대강의 골격음은 

㑖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가 㑖, 대금ㆍ피리ㆍ해금이 㑣이며, 

제3대강의 골격음은 僙으로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은 僙이다. 제4대강의 

경우 골격음은 중이며 가야금ㆍ거문고는 僙과 㑖,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㑖과 㑖이 비골격음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㑖 㑖 僙 㑖

비골격음

가야금 㑖, 僙 㑖 僙 僙, 㑖
거문고 㑖, 僙 㑖 僙 僙, 㑖
대금 㑖, 僙 㑣 僙 㑖, 㑖
피리 㑖, 僙 㑣 僙 㑖, 㑖
해금 㑖, 僙 㑣 僙 㑖, 㑖

<표 42> 가락덜이 제1장 제4각 비골격음

② 가락덜이 제2장

  가락덜이 제2장 제1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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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가락덜이 제2장 제1각

  먼저 <악보 21>을 통해 제1대강을 보면 가야금ㆍ거문고는 㑣-㑣-黃 선
율이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㑣-㑣-㒇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㑣-㒇
이고 제1대강의 골격음은 㑣이다. 모든 악기가 제2대강에서 黃-黃을 연

주하고 제3대강에서 㑣-㑣을 연주하여 합주 대표음 또한 각각 黃-黃과 

㑣-㑣이다. 따라서 제2대강의 골격음은 黃이고 제3대강의 골격음은 㑣이

다. 대금의 경우 짧은 시가의 선율들이 많지만 정간 대표음을 판정하는 

과정을 통해 같은 선율 진행임이 확인된다. 제4대강의 경우 가야금ㆍ거

문고는 黃-㑖42)-㑖 선율이고 대금ㆍ피리는 㒇-㑀-㑖, 해금은 㒇-㑖-㑖 
선율이다. 대강 내에서 다섯 악기의 선율이 유사하게 진행되는데 대금ㆍ

피리의 경우 㑀 선율이 첨가되어 정간 대표음 판정에 차이가 있다. 제4

대강의 합주 대표음은 㒇-㑖-㑖이고 골격음은 㑖으로 추출한다.  

  가락덜이 제2장 제1각의 골격선율은 㑣 – 黃 – 㑣 – 㑖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42) 거문고의 경우 (퇴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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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㑣 㑣 黃 黃 黃 㑣 㑣 黃 㑖 㑖
거문고 㑣 㑣 黃 黃 黃 㑣 㑣 黃 㑖 㑖
대금 㑣 㑣 㒇 黃 黃 㑣 㑣 㒇 㑀 㑖
피리 㑣 㑣 㒇 黃 黃 㑣 㑣 㒇 㑀 㑖
해금 㑣 㑣 㒇 黃 黃 㑣 㑣 㒇 㑖 㑖

합주 대표음 㑣 㑣 㒇 黃 黃 㑣 㑣 㒇 㑖 㑖

골격음 㑣 黃 㑣 㑖

<표 43> 가락덜이 제2장 제1각 대표음ㆍ골격음

  

  가락덜이 제2장 제1각 골격음에 따른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다. 

제1대강의 골격음은 㑣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피리가 㑣과 黃, 대금ㆍ

피리ㆍ해금이 㑣과 㒇이다. 제2대강과 제3대강의 골격음은 黃과 㑣이며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은 각각 黃과 㑣이다. 제4대강을 보면 골격음은 㑖
으로 가야금ㆍ거문고는 黃과 㑖, 대금ㆍ피리는 㒇와 㑀, 해금은 㒇와 㑖
이 비골격음으로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㑣 黃 㑣 㑖

비골격음

가야금 㑣, 黃 黃 㑣 黃, 㑖
거문고 㑣, 黃 黃 㑣 黃, 㑖
대금 㑣, 㒇 黃 㑣 㒇, 㑀
피리 㑣, 㒇 黃 㑣 㒇, 㑀
해금 㑣, 㒇 黃 㑣 㒇, 㑖

<표 44> 가락덜이 제2장 제1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가락덜이 제2장 제2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

율은 <악보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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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가락덜이 제2장 제2각

  <악보 22>에서 보듯이 제1대강은 모든 악기의 선율이 㑣-㑣-㑣으로 합

주 대표음 또한 㑣-㑣-㑣이며 골격음은 㑣이다. 제2대강에서 가야금ㆍ거

문고ㆍ피리ㆍ해금은 黃-黃을 연주하고 대금은 黃-太을 연주한다. 다른 

악기들과 달리 대금의 선율이 다양하게 진행되며 제2대강의 합주 대표음

은 黃-黃이고 골격음은 黃으로 추출한다. 제3대강은 가야금ㆍ거문고ㆍ해

금이 㑣-㑣 선율이며 대금ㆍ피리가 㑣-㑖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

㑣이고 제3대강의 골격음은 㑣이다. 제4대강의 경우 모든 악기의 선율이 

黃-㒇-㒇으로 합주 대표음이 동일하며 골격음은 㒇이다.

  가락덜이 제2장 제2각의 골격선율은 㑣 – 黃- 㑣 – 㒇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㑣 㑣 㑣 黃 黃 㑣 㑣 黃 㒇 㒇
거문고 㑣 㑣 㑣 黃 黃 㑣 㑣 黃 㒇 㒇
대금 㑣 㑣 㑣 黃 太 㑣 㑖 黃 㒇 㒇
피리 㑣 㑣 㑣 黃 黃 㑣 㑖 黃 㒇 㒇
해금 㑣 㑣 㑣 黃 黃 㑣 㑣 黃 㒇 㒇

합주 대표음 㑣 㑣 㑣 黃 黃 㑣 㑣 黃 㒇 㒇

골격음 㑣 黃 㑣 㒇

<표 45> 가락덜이 제2장 제2각 대표음ㆍ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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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덜이 제2장 제2각 골격음에 따른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다. 

제1대강의 골격음은 㑣으로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은 㑣과 㑣이다. 제2대

강을 보면 골격음은 黃이며 비골격음으로 太이 나타나는 대금을 제외한 

악기들은 黃이 비골격음이다. 제3대강에서 골격음은 㑣이며 가야금ㆍ거

문고ㆍ해금이 㑣, 대금ㆍ피리는 㑖이 비골격음이다. 제4대강의 골격음은 

㒇이며 모든 악기 공통적으로 비골격음은 黃과 㒇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46>과 같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㑣 黃 㑣 㒇

비골격음

가야금 㑣, 㑣 黃 㑣 黃, 㒇
거문고 㑣, 㑣 黃 㑣 黃, 㒇
대금 㑣, 㑣 太 㑖 黃, 㒇
피리 㑣, 㑣 黃 㑖 黃, 㒇
해금 㑣, 㑣 黃 㑣 黃, 㒇

<표 46> 가락덜이 제2장 제2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가락덜이 제2장 제3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

율은 <악보 23>과 같다.

<악보 23> 가락덜이 제2장 제3각

  가락덜이 제2장 제3각은 제2장의 종지선율로 제1장 제4각과 동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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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정리하면 <표 47> 및 <표 48>과 같다. 

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㑖 㑖 僙 㑖 㑖 僙 僙 僙 㑖 㑖
거문고 㑖 㑖 僙 㑖 㑖 僙 僙 僙 㑖 㑖
대금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피리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해금 㑖 㑖 僙 㑣 㑖 僙 㑀 㑖 㑖 㑖

합주 대표음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골격음 㑖 㑖 僙 㑖

<표 47> 가락덜이 제2장 제3각 대표음ㆍ골격음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㑖 㑖 僙 㑖

비골격음

가야금 㑖, 僙 㑖 僙 僙, 㑖
거문고 㑖, 僙 㑖 僙 僙, 㑖
대금 㑖, 僙 㑣 僙 㑖, 㑖
피리 㑖, 僙 㑣 僙 㑖, 㑖
해금 㑖, 僙 㑣 僙 㑖, 㑖

<표 48> 가락덜이 제2장 제3각 비골격음

③ 가락덜이 제3장

  가락덜이 제3장 제1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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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가락덜이 제3장 제1각

  먼저 <악보 24>를 통해 제1대강을 보면 가야금ㆍ대금ㆍ피리ㆍ해금은 

㒇-㒇-㑣을 연주하고 거문고는 㒇-㒇-㣴을 연주한다. 합주 대표음은 㒇-

㒇-㑣이며 제1대강의 골격음은 㒇이다. 제2대강에서 모든 악기의 선율은 

黃-黃이며 합주 대표음 또한 黃-黃으로 골격음은 黃이다. 제3대강은 가

야금ㆍ대금ㆍ피리ㆍ해금이 㑣-㑣 선율이고 거문고가 黃-黃 선율이다. 제

3대강의 합주 대표음은 㑣-㑣으로 골격음은 㑣이다. 제4대강에서 가야금

은 黃-㑖-㑖, 거문고는 太-㑖-㑖43) 선율이며 대금과 피리는 㒇-㑀-㑖, 

해금은 㒇-㑖-㑖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㒇-㑖-㑖으로 제4대강의 골격

음은 㑖이다. 제2장 제1각과 동일하게 대금ㆍ피리의 경우 㑀 선율이 첨

가되어 정간 대표음 판정에 차이가 있다.

  가락덜이 제3장 제1각의 골격선율은 㒇 – 黃 – 㑣 – 㑖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49>와 같다.

43) 거문고의 경우(퇴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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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㒇 㒇 㑣 黃 黃 㑣 㑣 黃 㑖 㑖
거문고 㒇 㒇 㣴 黃 黃 黃 黃 太 㑖 㑖
대금 㒇 㒇 㑣 黃 黃 㑣 㑣 㒇 㑀 㑖
피리 㒇 㒇 㑣 黃 黃 㑣 㑣 㒇 㑀 㑖
해금 㒇 㒇 㑣 黃 黃 㑣 㑣 㒇 㑖 㑖

합주 대표음 㒇 㒇 㑣 黃 黃 㑣 㑣 㒇 㑖 㑖

골격음 㒇 黃 㑣 㑖

<표 49> 가락덜이 제3장 제1각 대표음ㆍ골격음

  

  

  가락덜이 제2장 제2각 골격음에 따른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다. 

제1대강의 골격음은 㒇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대금ㆍ피리ㆍ해금이 㒇와 

㑣이고 거문고가 㒇와 㣴이다. 제2대강은 골격음이 黃으로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이 黃으로 나타난다. 제3대강의 골격음은 㑣이며 상이선율인 거

문고를 제외한 악기들은 㑣이 비골격음이다. 제4대강을 보면 골격음은 

㑖이고 가야금은 黃과 㑖, 거문고는 太과 㑖, 대금ㆍ피리는 㒇와 㑀, 해

금은 㒇와 㑖이 비골격음으로 악기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표 50>과 같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㒇 黃 㑣 㑖

비골격음

가야금 㒇, 㑣 黃 㑣 黃, 㑖
거문고 㒇, 㣴 黃 - 太, 㑖
대금 㒇, 㑣 黃 㑣 㒇, 㑀
피리 㒇, 㑣 黃 㑣 㒇, 㑀
해금 㒇, 㑣 黃 㑣 㒇, 㑖

<표 50> 가락덜이 제3장 제1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가락덜이 제3장 제2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

율은 <악보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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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가락덜이 제3장 제2각

  <악보 25>에서 보듯이 제1대강을 살펴보면 모든 악기의 선율은 㑣-㑣-

㑣으로 합주 대표음 또한 동일하며 골격음은 㑣이다. 제2대강 가야금ㆍ

거문고ㆍ피리ㆍ해금은 黃-黃 선율이며 대금은 黃-太 선율이다. 제2대강

에서 모든 악기가 黃으로 시작하며 제3대강 제1박인 㑣으로 진행되는데 

대금의 경우 선율이 더 첨가되어 제2대강 제2박의 대표음이 㑀로 다른 

악기들과 다르다. 제2대강의 합주 대표음은 黃-黃이고 골격음은 黃이다. 

제3대강은 가야금ㆍ거문고ㆍ해금이 㑣-㑣 선율이며 대금ㆍ피리가 㑣-㑖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㑣으로 제3대강의 골격음은 㑣이다. 제4대

강은 모든 악기가 黃-㒇-㒇 선율이며 합주 대표음 또한 黃-㒇-㒇으로 골

격음은 㒇이다. 

  가락덜이 제3장 제2각의 골격선율은 㑣 – 黃 – 㑣 – 㒇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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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㑣 㑣 㑣 黃 黃 㑣 㑣 黃 㒇 㒇
거문고 㑣 㑣 㑣 黃 黃 㑣 㑣 黃 㒇 㒇
대금 㑣 㑣 㑣 黃 太 㑣 㑖 黃 㒇 㒇
피리 㑣 㑣 㑣 黃 黃 㑣 㑖 黃 㒇 㒇
해금 㑣 㑣 㑣 黃 黃 㑣 㑣 黃 㒇 㒇

합주 대표음 㑣 㑣 㑣 黃 黃 㑣 㑣 黃 㒇 㒇

골격음 㑣 黃 㑣 㒇

<표 51> 가락덜이 제3장 제2각 대표음ㆍ골격음

  가락덜이 제3장 제3각의 골격음에 따른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

다. 제1대강을 보면 골격음은 㑣으로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은 㑣과 㑣이

다. 제2대강의 골격음은 黃으로 太이 비골격음으로 나타나는 대금을 제

외하고 나머지 악기들의 비골격음은 黃이다. 제3대강은 골격음이 㑣이며 

가야금ㆍ거문고ㆍ해금은 㑣, 대금ㆍ피리는 㑖이 비골격음으로 나타난다. 

제4대강의 경우, 골격음은 㒇이고 비골격음은 모든 악기가 공통적으로 

黃과 㒇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㑣 黃 㑣 㒇

비골격음

가야금 㑣, 㑣 黃 㑣 黃, 㒇
거문고 㑣, 㑣 黃 㑣 黃, 㒇
대금 㑣, 㑣 太 㑖 黃, 㒇
피리 㑣, 㑣 黃 㑖 黃, 㒇
해금 㑣, 㑣 黃 㑣 黃, 㒇

<표 52> 가락덜이 제3장 제2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가락덜이 제3장 제3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

율은 <악보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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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가락덜이 제3장 제3각

  가락덜이 제3장 제3각은 제3장의 종지선율로 제1장 제4각과 동일하며, 

표로 정리하면 <표 53> 및 <표 54>와 같다. 

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㑖 㑖 僙 㑖 㑖 僙 僙 僙 㑖 㑖
거문고 㑖 㑖 僙 㑖 㑖 僙 僙 僙 㑖 㑖
대금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피리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해금 㑖 㑖 僙 㑣 㑖 僙 㑀 㑖 㑖 㑖

합주 대표음 㑖 㑖 僙 㑣 㑖 僙 僙 㑖 㑖 㑖

골격음 㑖 㑖 僙 㑖

<표 53> 가락덜이 제3장 제3각 대표음ㆍ골격음

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㑖 㑖 僙 㑖

비골격음

가야금 㑖, 僙 㑖 僙 僙, 㑖
거문고 㑖, 僙 㑖 僙 僙, 㑖
대금 㑖, 僙 㑣 僙 㑖, 㑖
피리 㑖, 僙 㑣 僙 㑖, 㑖
해금 㑖, 僙 㑣 僙 㑖, 㑖

<표 54> 가락덜이 제3장 제3각 비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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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락덜이 골격선율 

    지금까지 악기별로 대표음 판정을 하고 대강에 따라 골격음을 추출

하여 가락덜이의 골격선율을 살펴보았다. 가락덜이 제1장의 골격선율은 

㒇 – 㑖 – 㑣 – 㑖 - 㑣 – 黃 – 㑣 - 僙 - 㑖 – 㑖 – 㑖 – 㒇 - 㑖 – 㑖 
– 僙 – 㑖이다. 제2장의 골격선율은 㑣 – 黃 – 㑣 – 㑖 - 㑣 – 黃 - 㑣 – 
㒇 - 㑖 – 㑖 – 僙 – 㑖이며 제3장의 골격선율은 㒇 – 黃 – 㑣 – 㑖 - 
㑣 – 黃 – 㑣 – 㒇 - 㑖 – 㑖 – 僙 – 㑖이다. 이를 악보로 제시하면 <악

보 27>과 같다. 

   

<악보 27> 가락덜이 골격선율 

  보류한 골격음은 없으며 추출된 가락덜이의 골격음 개수는 총 40개로  

僙이 4개(10%), 㑖이 16개(40%), 㑣이 10개(25%), 㒇가 5개(12.5%), 黃이 5

개(12.5%)이다. 仲ㆍ㑣이 골격선율의 주를 이루며 㑖의 비중이 가장 높

다. 㑀는 골격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정리하면 <표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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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명_

_내용
僙 㑀 㑖 㑣 㒇 黃

골격음 수
(비율)

4 0 16 10 5 5
(10%) (0%) (40%) (25%) (12.5%) (12.5%)

<표 55> 가락덜이 골격선율의 골격음 출현 횟수

  

  가락덜이 선율구조를 살펴보면 <표 56>과 같이 총 2개의 상이선율이  

가야금ㆍ거문고에서만 나타난다. 가야금의 경우 제1장 제2각 제4대강에

서 㣩–㑣-㑣 상이선율이 나타난다.44) 거문고는 제3장 제1각 제3대강에서 

黃-黃 선율이 나타나며 이는 흡사 피리의 쇠는 가락과 유사한 형태이다. 

다른 악기들과의 높은 음역을 유지하며 선율이 진행되는데 이것의 원인 

또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장 1 2 3

각 1 2 3 4 1 2 3 1 2 3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표 56> 가락덜이 선율구조

  

  <표 57>을 보듯이 가락덜이에서 악기별로 골격선율과의 일치율을 확인

한 결과, 총 40대강 중 가야금ㆍ거문고는 1대강에 상이선율이 나타나 

97.5% 일치하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의 경우 상이 선율이 없으므로 100% 

44) 상이한 선율에 대해서 김형섭의 선행연구 “｢20세기 영산회상 가야금 선율의 변
천 양상｣,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8.”을 참고해본 결과 아악부 
계열 전승 악보에서는 상이선율과 마찬가지로 임을 연주하고, 민간 계열 전승 
악보에서는 거문고와 동일한 선율을 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골
격선율과 일치하는 거문고와 동일한 선율을 연주하는 경우 상이선율이 아니므
로, 상이선율의 원인은 아악부 계열 전승 악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이선율의 원인에 대해서는 20세기 이전의 악보를 통해
서 밝혀야 할 내용으로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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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여 평균 99%로 골격선율과 일치한다. 가락이 덜어진 만큼 골격선

율과의 높은 일치율이 확인된다. 

구분 가 거 대 피 해 평균

일치율 97.5% 97.5% 100% 100% 100% 99%

<표 57> 가락덜이 악기별 골격선율과의 일치율 

3) 상현도드리

  상현도드리는 총 34각으로 4장 구조이다. 제1장은 8각, 제2장은 11각, 

제3장은 6각, 제4장은 9각으로 구분되며 골격선율은 3박마다 분석하며 2

각씩 표로 제시한다.

(1) 골격선율 분석

① 상현도드리 돌장

  상현도드리 돌장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28>

과 같다.

<악보 28> 상현도드리 돌장

  먼저 제1대강을 살펴보면 모든 악기의 선율은 㑣-㑣-㑖 진행으로 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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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음은 㑣-㑣-㑖이며 제1대강의 골격음은 㑣이다. 제2대강 모든 악기

의 선율은 僙-僙으로 합주 대표음 또한 僙-僙이며 제2대강의 골격음은 

僙이다. 제3대강은 모든 악기의 선율이 㑖-㑖으로 정간 대표음 또한 㑖-

㑖으로 제3대강의 골격음은 골격음은 㑖으로 추출한다. 제4대강의 경우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 선율은 黃-㒇-㒇이고 대금은 黃-太-黃이며 해금은 

黃-黃-黃이다. 합주 대표음은 黃-㒇-㒇이며 따라서 제4대강의 골격음은 

㒇이다. 

  상현도드리 돌장의 골격선율은 㑣 – 僙 – 㑖 – 㒇이다. 대표음 및 골

격음을 정리하면 <표 58>과 같다.

 

박
악기 1 2 3 4 5 6 7 8 9 10

가야금 㑣 㑣 㑖 僙 僙 㑖 㑖 黃 㒇 㒇
거문고 㑣 㑣 㑖 僙 僙 㑖 㑖 黃 㒇 㒇
대금 㑣 㑣 㑖 僙 僙 㑖 㑖 黃 太 黃
피리 㑣 㑣 㑖 僙 僙 㑖 㑖 黃 㒇 㒇
해금 㑣 㑣 㑖 僙 僙 㑖 㑖 黃 黃 黃

합주 대표음 㑣 㑣 㑖 僙 僙 㑖 㑖 黃 㒇 㒇

골격음 㑣 僙 㑖 㒇

<표 58> 상현도드리 돌장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돌장의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다. 제1대강에서 골격

음은 㑣이며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은 㑣과 㑖이다. 제2대강의 골격음은 

僙이며 모든 악기의 선율이 僙-僙이므로 비골격음 또한 僙이다. 제3대강

의 경우 골격음은 㑖이며, 모든 악기 선율이 㑖-㑖으로 동일하여 비골격

음 또한 㑖으로 같다. 제4대강을 살펴보면 골격음은 㒇로 가야금ㆍ거문

고ㆍ피리가 黃과 㒇로 나타나고 대금ㆍ해금은 골격음 㒇을 포함하지 않

은 상이선율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5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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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구분 1 2 3 4

골격음 㑣 僙 㑖 㒇

비골격음

가야금 㑣, 㑖 僙 㑖 黃, 㒇
거문고 㑣, 㑖 僙 㑖 黃, 㒇
대금 㑣, 㑖 僙 㑖 -

피리 㑣, 㑖 僙 㑖 黃, 㒇
해금 㑣, 㑖 僙 㑖 -

<표 59> 상현도드리 돌장 비골격음

② 상현도드리 제1장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1장 제1~2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29>와 같다.

<악보 29> 상현도드리 제1장 제1~2각

  <악보 29>를 통해 제1각을 살펴보면 제1~3박에서 가야금은 㑖-㣡-㑖 
선율이고 거문고는 㑖-㣴-㑖,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㑣-㑖-㑖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㑖-㑖으로 제1~3박의 골격음은 㑖이다. 제4~6박은 가야금이 

㑖-㣡-㑖 선율이고 거문고가 㑖-㣴-㑖, 대금이 㑀-僙-㑀, 피리가 㑀-△-

△, 해금이 㒇-㒇-黃 선율이다. 제4박 및 제5박은 합주 대표음을 분석할 

수 없고 제6박의 합주 대표음은 㑖으로 제4~6박의 골격음은 정간 대표음

의 개수가 4개로 가장 많은 㑖이다. 제1각에서 가야금은 옥타브를 통한 

동음 반복이 많고 거문고는 문현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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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제2각을 살펴보면 제1~3박에서 가야금이 㑣-㣩-㑣 선율이고 

거문고가 㑣-㣴-㑣, 대금이 黃-㒇-㑖, 피리ㆍ해금이 黃-㑣-㑖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黃-㑣-㑖으로 제1~3박의 골격음은 정간 대표음이 6개로 

가장 많은 㑣이다. 제4~6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ㆍ해금은 㑣-黃-黃 
선율이고 대금은 黃-黃-黃 선율임에 따라 합주 대표음은 㑣-黃-黃이며 

제4~6박의 골격음은 黃이다. 대금의 경우 제1~3박에서 선율이 첨가되면

서 대표음이 달라지거나 제4~6박과 같이 㑣 시가를 짧게 가져가 다른 악

기들과 달리 대표음이 다르게 판정된 차이가 있다. 

  상현도드리 제1장 제1~2각의 골격선율은 㑖 – 㑖 – 㑣 – 黃이다. 대표

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60>과 같다.

박
악기

제1장 제1각 제1장 제2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㑖 㣡 㑖 㑖 㣡 㑖 㑣 㣩 㑣 㑣 黃 黃
거문고 㑖 㣴 㑖 㑖 㣴 㑖 㑣 㣴 㑣 㑣 黃 黃
대금 㑣 㑖 㑖 㑀 僙 㑀 黃 㒇 㑖 黃 黃 黃
피리 㑣 㑖 㑖 㑀 △ △ 黃 㑣 㑖 㑣 黃 黃
해금 㑣 㑖 㑖 㒇 㒇 黃 黃 㑣 㑖 㑣 黃 黃

합주 대표음 㑣 㑖 㑖 × × 㑖 黃 㑣 㑖 㑣 黃 黃

골격음 㑖 㑖 㑣 黃

<표 60> 상현도드리 제1장 제1~2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1장 제1~2각 골격음에 따른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

다. 제1각을 먼저 살펴보면 제1~3박의 경우 대강의 골격음은 㑖으로 가

야금은 㣡과 㑖, 거문고는 㣴과 㑖,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㑣과 㑖이 비골

격음이다. 제4~6박의 경우 골격음은 㑖으로 가야금은 㣡과 㑖, 거문고는 

㣴과 㑖이 비골격음이다. 다음으로 제2각에서 제1~3박은 골격음이 㑣으

로 가야금은 㣩과 㑣, 거문고는 㣴과 㑣, 피리ㆍ해금은 黃과 㑖이 비골

격음이며, 대금은 상이선율이다. 제4~6박은 골격음이 黃이며 가야금ㆍ거

문고ㆍ피리ㆍ해금은 㑣과 黃, 대금은 黃과 黃이 비골격음으로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표 61>과 같다.



- 62 -

대강
구분

제1각 제2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㑖 㑖 㑣 黃

비골격음

가야금 㣡, 㑖 㣡, 㑖 㣩, 㑣 㑣, 黃
거문고 㣴, 㑖 㣴, 㑖 㣴, 㑣 㑣, 黃
대금 㑣, 㑖 - - 黃, 黃
피리 㑣, 㑖 - 黃, 㑖 㑣, 黃
해금 㑣, 㑖 - 黃, 㑖 㑣, 黃

<표 61> 상현도드리 제1장 제1~2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1장 제3~4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30>과 같다.

<악보 30> 상현도드리 제1장 제3~4각

  <악보 30>을 보듯이 제3각 중 제1~3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는 㑣-㑖-㑖 
선율이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㑣-㑖-㑣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㑖-

㑣으로 제1~3박의 골격음은 㑣이다. 대금ㆍ피리ㆍ해금의 경우 㑣이 첨가

되고 㑖이 축소되어 정간 대표음 판정에 차이가 있다. 제4~6박에서 가야

금ㆍ거문고는 僙-僙-㑖, 대금ㆍ피리ㆍ해금은 僙-㑖-㑖 선율이다. 현악기

보다 관악기가 㑖으로 선율이 먼저 선행되었음이 나타난다. 합주 대표음

은 僙-㑖-㑖이며 제4~6박의 골격음 㑖이다.

  제4각을 보면 제1~3박의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ㆍ해금은 㑣-㑖-㑖 선율

이고 대금은 㒇-㑖-㑖 선율이다. 대금의 경우 㑣을 짧은 시가로 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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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른 악기들과의 정간 대표음과 차이가 있다. 합주 대표음은 㑣-㑖-

㑖으로 제1~3박의 골격음은 㑖이다. 제4~6박의 경우 가야금은 黃-㑖-僙 
선율이며 거문고ㆍ대금ㆍ피리ㆍ해금은 黃-㑖-㑣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

은 黃-㑖-㑣으로 제4~6박의 골격음은 옥타브를 일치시켰을 때 정간 대표

음이 6개로 가장 많은 黃이다. 

  상현도드리 제1장 제3~4각의 골격선율은 㑣 – 㑖 – 㑖 – 黃이다. 대표

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62>와 같다.

박
악기

제1장 제3각 제1장 제4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㑣 㑖 㑖 僙 僙 㑖 㑣 㑖 㑖 黃 㑖 僙
거문고 㑣 㑖 㑖 僙 僙 㑖 㑣 㑖 㑖 黃 㑖 㑣
대금 㑣 㑖 㑣 僙 㑖 㑖 㒇 㑖 㑖 黃 㑖 㑣
피리 㑣 㑖 㑣 僙 㑖 㑖 㑣 㑖 㑖 黃 㑖 㑣
해금 㑣 㑖 㑣 僙 㑖 㑖 㑣 㑖 㑖 黃 㑖 㑣

합주 대표음 㑣 㑖 㑣 僙 㑖 㑖 㑣 㑖 㑖 黃 㑖 㑣

골격음 㑣 㑖 㑖 黃

<표 62> 상현도드리 제1장 제3~4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1장 제3~4각의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면, 먼저 제3각

의 경우 제1~3박의 골격음은 㑣이며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가 㑖과 

㑖, 대금ㆍ피리ㆍ해금이 㑖과 㑣으로 나타난다. 제4~6박에서 골격음은 

㑖이며 가야금ㆍ거문고는 僙과 僙, 대금ㆍ피리ㆍ해금은 僙과 㑖이 비골

격음이다. 다음으로 제4각은 제1~3박의 골격음이 㑖으로 가야금ㆍ거문고

ㆍ피리ㆍ해금은 㑣과 㑖, 대금은 㒇와 㑖이 비골격음이며, 제4~6박의 골

격음은 황으로 가야금은 㑖과 僙, 거문고ㆍ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㑖과 㑣
이 비골격음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6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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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구분

제3각 제4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㑣 㑖 㑖 黃

비골격음

가야금 㑖, 㑖 僙, 僙 㑣, 㑖 㑖, 僙
거문고 㑖, 㑖 僙, 僙 㑣, 㑖 㑖, 㑣
대금 㑖, 㑣 僙, 㑖 㒇, 㑖 㑖, 㑣
피리 㑖, 㑣 僙, 㑖 㑣, 㑖 㑖, 㑣
해금 㑖, 㑣 僙, 㑖 㑣, 㑖 㑖, 㑣

<표 63> 상현도드리 제1장 제3~4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1장 제5~6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31>과 같다.

<악보 31> 상현도드리 제1장 제5~6각

  <악보 31>을 통해 제5각을 살펴보면 제1~3박에서 가야금ㆍ피리는 㑣-

黃-黃 선율이고 거문고는 㣴-黃-黃, 대금은 太-太-太, 해금은 㑣-黃-太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黃-黃이며 따라서 제1~3박의 골격음은 黃이

다. 해금의 경우 제3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와 달리 黃을 짧은 시

가로 연주하여 정간 대표음 판정에 차이가 있다. 제4~6박은 가야금ㆍ거

문고가 黃-黃-黃 선율이며 대금이 黃-仲-太, 피리가 黃-㒇-㑖, 해금이 

黃-㒇-㑖 선율이다. 제5~6박의 합주 대표음은 판정 불가하여 제4~6박의 

합주 대표음은 黃-×-×이며, 따라서 제4~6박의 골격음은 黃이다. 대금

은 제외하고 가야금ㆍ거문고, 피리ㆍ해금으로 나누어 선율 진행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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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가야금ㆍ거문고의 경우 㑣 전성을 통하여 黃으로 도약하고 피리ㆍ

해금의 경우 㒇-㑣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하행한다. 

  다음으로 제6각을 살펴보면 제1~3박에서 가야금은 仲-太-黃 선율이고 

거문고는 太-太-黃, 대금은 㒇-黃-黃, 피리ㆍ해금은 㑣-黃-黃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黃-黃으로 제1~3박의 골격음은 黃이다. 가야금ㆍ거문

고의 경우 㑀를 통해 黃으로 하행하는데 가야금에서는 仲 첨가가 이루어

진다. 대금의 경우 㒇를 거쳐 黃으로 진행되고 피리ㆍ해금의 경우 㑣을 

통해 黃으로 상행한다. 각 악기들이 제3박 黃을 하기 이전에 다양한 선

율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거시적인 골격음 추출을 통해 동일 선율

을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제4~6박은 가야금ㆍ거문고가 

㑣-黃-黃, 대금이 太-黃-黃, 피리가 㑣-㑖-㑖, 해금이 黃-黃-黃 선율이

다. 합주 대표음은 㑣-黃-黃으로 제4~6박의 골격음은 黃이다. 가야금ㆍ

거문고는 㑣 선율이 첨가되었고 대금은 㑀 선율이 첨가되었다. 

  상현도드리 제1장 제5~6각의 골격선율은 黃 - 黃 - 黃 – 黃이다. 대표

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64>와 같다. 

박
악기

제1장 제5각 제1장 제6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㑣 黃 黃 黃 黃 黃 仲 太 黃 㑣 黃 黃
거문고 㣴 黃 黃 黃 黃 黃 太 太 黃 㑣 黃 黃
대금 太 太 太 黃 仲 太 㒇 黃 黃 太 黃 黃
피리 㑣 黃 黃 黃 㒇 㑖 㑣 黃 黃 㑣 㑖 㑖
해금 㑣 黃 太 黃 㒇 㑖 㑣 黃 黃 黃 黃 黃

합주 대표음 㑣 黃 黃 黃 × × 㑣 黃 黃 㑣 黃 黃

골격음 黃 黃 黃 黃

<표 64> 상현도드리 제1장 제5~6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1장 제5~6각의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다. 제5각의 

경우 제1~3박의 골격음은 黃이며 비골격음은 가야금ㆍ피리가 㑣과 黃, 

거문고가 㣴과 黃, 해금이 㑣과 太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제4~6박의 

골격음 黃으로 가야금ㆍ거문고는 黃과 黃, 대금이 仲과 太, 피리ㆍ해금

이 㒇와 㑖이 비골격음이다. 제6각을 보면 제1~3박의 골격음은 黃이며 

비골격음은 가야금이 仲과 太, 거문고가 太과 太, 대금이 㒇와 黃, 피리

ㆍ해금이 㑣과 黃이다. 제4~6박에서는 골격음이 黃으로 가야금ㆍ거문고



- 66 -

가 黃, 대금이 太과 黃, 해금이 黃과 黃으로 나타나며 피리의 경우 상이

선율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65>와 같다.

대강
구분

제5각 제6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黃 黃 黃 黃

비골격음

가야금 㑣, 黃 黃, 黃 仲, 太 㑣, 黃
거문고 㣴, 黃 黃, 黃 太, 太 㑣, 黃
대금 - 仲, 太 㒇, 黃 太, 黃
피리 㑣, 黃 㒇, 㑖 㑣, 黃 -

해금 㑣, 太 㒇, 㑖 㑣, 黃 黃, 黃

<표 65> 상현도드리 제1장 제5~6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1장 7~8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32>와 같다.

<악보 32> 상현도드리 제1장 제7~8각

  <악보 32>를 보면 제7각은 제1~3각에서 가야금은 㣩-㑣-㑖 선율이고 

거문고는 㣴-㑣-㑖, 대금은 㒇-㒇-僙, 피리는 㑣-㑣-僙, 해금은 㑣-㑣-㑖 
선율이다. 제1~3박의 합주 대표음은 㑣-㑣-㑖으로 골격음은 㑣이다. 대

금의 경우 피리와 선율이 유사하나 㒇의 첨가로 골격음이 포함되지 않은 

선율이므로 상이 선율이다. 제4~6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는 㑣-黃-黃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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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며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㑖-黃-黃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㑖-黃-黃
으로 골격음은 黃이다. 제7각에서 가야금ㆍ거문고의 제3~4박 㑖-㑣 선율

이 대금ㆍ피리의 경우 제3박 僙의 첨가로 인해 축소되어 4박에 나타난

다.

  제8각 제1~3박에서 가야금은 㣩-㑣-㑣 선율이고 거문고는 㣴-㑣-㑣, 

피리는 㑣-㑣-㑣, 대금ㆍ해금은 㑣-黃-黃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

㑣-㑣으로 제1~3박의 골격음은 㑣이다. 제4~6박에서 가야금은 㣩-㣩-㣴, 

거문고는 㣩-㣩-㣩 선율이며 대금은 㑣-㑣-㑖, 피리는 㑣-㑣-△, 해금은 

㑣-㑣-㑣 선율이다. 제6박은 각자 다른 음을 연주하여 합주 대표음이 분

석 불가하며, 제4~6박은 합주 대표음이 㑣-㑣-×으로 골격음은 㑣이다. 

  상현도드리 제1장 제7~8각의 골격선율은 㑣 – 黃 – 㑣 – 㑣이다. 대표

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66>과 같다.

박
악기

제1장 제7각 제1장 제8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㣩 㑣 㑖 㑣 黃 黃 㣩 㑣 㑣 㣩 㣩 㣴
거문고 㣴 㑣 㑖 㑣 黃 黃 㣴 㑣 㑣 㣩 㣩 㣩
대금 㒇 㒇 僙 㑖 黃 黃 㑣 黃 黃 㑣 㑣 㑖
피리 㑣 㑣 僙 㑖 黃 黃 㑣 㑣 㑣 㑣 㑣 △
해금 㑣 㑣 㑖 㑖 黃 黃 㑣 黃 黃 㑣 㑣 㑣

합주 대표음 㑣 㑣 㑖 㑖 黃 黃 㑣 㑣 㑣 㑣 㑣 ×

골격음 㑣 黃 㑣 㑣

<표 66> 상현도드리 제1장 제7~8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1장 제7~8각 골격음에 따른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

다. 먼저 제7각을 살펴보면 제1~3박의 경우 골격음이 㑣으로 비골격음이 

가야금은 㣩과 㑖, 거문고는 㣴과 㑖, 해금은 㑣과 㑖, 피리는 㑣과 僙으

로 나타나며 대금은 상이선율로 비골격음 판정이 불가하다. 제4~6박의 

경우 골격음은 黃이며, 가야금ㆍ거문고는 㑣과 黃,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㑖과 黃이 비골격음이다. 다음으로 제8각 제1~3박에서 골격음은 㑣이며

비골격음은 가야금이 㣩과 㑣, 거문고과 㣴과 㑣, 대금ㆍ해금이 黃과 黃, 

피리가 㑣과 㑣이다. 제4~6박은 가야금ㆍ거문고가 상이선율이며 대금이 

㑣과 㑖, 피리가 㑣, 해금이 㑣과 㑣으로 비골격음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표 6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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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구분

제7각 제8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㑣 黃 㑣 㑣

비골격음

가야금 㣩, 㑖 㑣, 黃 㣩, 㑣 -

거문고 㑣, 㑖 㑣, 黃 㣴, 㑣 -

대금 - 㑖, 黃 黃, 黃 㑣, 㑖
피리 㑣, 僙 㑖, 黃 㑣, 㑣 㑣
해금 㑣, 㑖 㑖, 黃 黃, 黃 㑣, 㑣

<표 67> 상현도드리 제1장 제7~8각 비골격음

③ 상현도드리 제2장

  상현도드리 제2장 제1~2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33>과 같다.

<악보 33> 상현도드리 제2장 제1~2각

  먼저 제1각을 살펴보면 제1~3박에서 가야금은 㑖-㣡-㑖 선율이고 거문

고는 㣴-僙-僙,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㒇-㒇-㒇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㒇-㒇-㒇이며 제1~3박의 골격음은 㒇이다. 제4~6박에서 가야금은 㑣-㒇-

㑣, 거문고는 僙-㣳-僙 선율이며 대금ㆍ피리는 㑖-黃-黃, 해금은 㑣-黃-

黃 선율이다. 제4박의 경우 㑖과 㑣의 대표음 수가 같아 합주 대표음 판

정이 어려우며, 따라서 제4~6박의 합주 대표음은 ×-黃-黃으로 골격음은 

黃이다. 대금ㆍ피리ㆍ해금의 경우 제1각 제3~5박을 보면 㒇에서 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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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데 대금ㆍ피리는 㑖을 사용하고 해금은 㑣을 사용하면서 하행 

정도의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제2각을 살펴보면 제1~3박은 가야금이 黃-㑖-㑖, 거문고가 

㣴-㑖-㑖 선율이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이 㒇-㒇-黃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

은 㒇-㒇-黃으로 㒇가 제1~3박의 골격음이다. 제4~6박에서 가야금ㆍ거문

고는 㑖-㑖-㑣 선율이며 대금ㆍ피리는 㒇-㑖-㑣, 해금은 㒇-㑖-㑖 선율

이다. 합주 대표음은 㒇-㑖-㑣으로 정간 대표음의 개수가 8개로 가장 많

이 나타난 㑖이 제4~6박의 골격음이며, 해금의 경우 제6박에서 다른 악

기와 달리 㑖을 지속한 후 㑣이 축소되었다.

  상현도드리 제2장 제1~2각의 골격선율은 㒇 - 黃 - 㒇 – 㒇이다. 대표

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68>과 같다.

박
악기

제2장 제1각 제2장 제2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㑖 㣡 㑖 㑣 㒇 㑣 黃 㑖 㑖 㑖 㑖 㑣
거문고 㣴 僙 僙 僙 㣳 僙 㣴 㑖 㑖 㑖 㑖 㑣
대금 㒇 㒇 㒇 㑖 黃 黃 㒇 㒇 黃 㒇 㑖 㑣
피리 㒇 㒇 㒇 㑖 黃 黃 㒇 㒇 黃 㒇 㑖 㑣
해금 㒇 㒇 㒇 㑣 黃 黃 㒇 㒇 黃 㒇 㑖 㑖

합주 대표음 㒇 㒇 㒇 × 黃 黃 㒇 㒇 黃 㒇 㑖 㑣

골격음 㒇 黃 㒇 㑖

<표 68> 상현도드리 제2장 제1~2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2장 제1~2각 골격음에 따른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

면, 제1각 제1~3박의 경우 골격음이 㒇이며 비골격음은 대금ㆍ피리ㆍ해

금이 㒇와 㒇로 나타난다. 가야금과 거문고는 상이선율로 비골격음 분석

이 불가하다. 제4~6박에서는 골격음이 黃이며 대금ㆍ피리는 㑖과 黃, 해

금은 㑣과 黃이 비골격음이다. 가야금ㆍ거문고는 제1~3박과 마찬가지로 

상이선율이다. 다음으로 제2각의 경우 제1~3박의 골격음은 㒇이며 비골

격음은 대금ㆍ피리ㆍ해금에서 㒇와 黃이고 가야금ㆍ거문고는 상이선율이

다. 다음 제4~6박은 골격음이 㑖이며 가야금ㆍ거문고는 㑖과 㑣, 대금ㆍ

피리는 㒇와 㑣, 해금은 㒇과 㑖이 비골격음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69>와 같다.



- 70 -

대강
구분

제1각 제2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㒇 黃 㒇 㑖

비골격음

가야금 - - - 㑖, 㑣
거문고 - - - 㑖, 㑣
대금 㒇, 㒇 㑖, 黃 㒇, 黃 㒇, 㑣
피리 㒇, 㒇 㑖, 黃 㒇, 黃 㒇, 㑣
해금 㒇, 㒇 㑣, 黃 㒇, 黃 㒇, 㑖

<표 69> 상현도드리 제2장 제1~2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2장 제3~4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34>와 같다.

<악보 34> 상현도드리 제2장 제3~4각

  <악보 34>를 살펴보면 제3각에서 제1~3박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ㆍ피리

의 선율은 太-太-黃이며 해금은 黃-㑣-㑣이다. 합주 대표음은 太-太-黃
으로 제1~3박의 골격음은 太이다. 제4~6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ㆍ

피리는 㒇-㒇-黃 선율이며 해금은 黃-黃-黃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㒇
-㒇-黃으로 㒇가 제4~6박의 골격음이다. 

  제4각 제1~3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는 㑖-㑖-黃 선율이고 대금은 㑖-㑣
-太, 피리ㆍ해금은 㑖-㑖-黃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㑖-㑖-黃으로 제

1~3박의 골격음은 㑖이다. 제4~6박은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가 㒇-㒇-㣴 
선율, 대금이 黃-㒇-黃, 해금이 㑣-㒇-黃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㒇-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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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으로 㒇가 제4~6박의 골격음이다. 대금의 경우 제2박에서 㑣을 선행

면서 太이 첨가되었고 해금의 경우 제4박에서 㑣이 첨가되어 두 악기 모

두 골격음이 후행하여 나타난다.

  상현도드리 제2장 제3~4각의 골격선율은 太 – 㒇 – 㑖 – 㒇이다. 대표

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70>과 같다.

박
악기

제2장 제3각 제2장 제4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太 太 黃 㒇 㒇 黃 㑖 㑖 黃 㒇 㒇 黃
거문고 太 太 黃 㒇 㒇 黃 㑖 㑖 黃 㒇 㒇 黃
대금 太 太 黃 㒇 㒇 黃 㑖 㑣 太 黃 㒇 黃
피리 太 太 黃 㒇 㒇 黃 㑖 㑖 黃 㒇 㒇 黃
해금 黃 㑣 㑣 黃 黃 黃 㑖 㑖 黃 㑣 㒇 黃

합주 대표음 太 太 黃 㒇 㒇 黃 㑖 㑖 黃 㒇 㒇 黃

골격음 太 㒇 㑖 㒇

<표 70> 상현도드리 제2장 제3~4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2장 제3~4각 골격음에 따른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

다. 제3각 제1~3박의 골격음은 太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

ㆍ피리가 太과 黃이다. 해금은 상이선율로 비골격음 분석이 불가하다. 

제4~6박의 골격음은 㒇이며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ㆍ피리가 

㒇와 黃으로 나타난다. 해금은 상이선율이다. 다음으로 제4각을 살펴보

면 제1~3박의 골격음이 㑖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ㆍ해금

이 㑖과 黃이고, 대금은 㑣과 太으로 나타난다. 제4~6박의 골격음은 㒇
이며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는 㒇와 黃, 대금은 黃과 黃, 해금은 㑣과 黃
이 비골격음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7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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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구분

제3각 제4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太 㒇 㑖 㒇

비골격음

가야금 太, 黃 㒇, 黃 㑖, 黃 㒇, 黃
거문고 太, 黃 㒇, 黃 㑖, 黃 㒇, 黃
대금 太, 黃 㒇, 黃 㑣, 太 黃, 黃
피리 太, 黃 㒇, 黃 㑖, 黃 㒇, 黃
해금 - - 㑖, 黃 㑣, 黃

<표 71> 상현도드리 제2장 제3~4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2장 제5~6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35>와 같다.

<악보 35> 상현도드리 제2장 제5~6각

   <악보 35>에서 제5각의 경우 모든 악기의 선율이 㑖-㑣-黃-㑣-㑖-僙
이다. 합주 대표음 또한 㑖-㑣-黃-㑣-㑖-僙이며 제1~3박의 골격음은 정

간 대표음의 개수가 6개로 가장 많은 㑖, 제4~6박의 골격음은 첫 합주 

대표음인 㑣이다. 제6각을 살펴보면 제1~3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

는 㑣-黃-黃 선율이고 대금은 黃-黃-黃, 해금은 㑣-黃-㑖 선율이다. 합

주 대표음은 㑣-黃-黃으로 골격음은 黃이다. 제4~6박에서는 가야금ㆍ거

문고ㆍ해금이 㑣-㑖-㑖이고 대금-피리는 㑣-㑖-㑣이다. 대금ㆍ피리의 경

우 제6박에서 㑣 첨가가 이루어져 정간 대표음 판정에 차이가 있다. 합

주 대표음은 㑣-㑖-㑖으로 따라서 제4~6박의 골격음은 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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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도드리 제2장 제5~6각의 골격선율은 㑖 - 㑣 – 黃 – 㑖이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72>와 같다.

박
악기

제2장 제5각 제2장 제6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㑖 㑣 黃 㑣 㑖 僙 㑣 黃 黃 㑣 㑖 㑖
거문고 㑖 㑣 黃 㑣 㑖 僙 㑣 黃 黃 㑣 㑖 㑖
대금 㑖 㑣 黃 㑣 㑖 僙 黃 黃 黃 㑣 㑖 㑣
피리 㑖 㑖 黃 㑣 㑖 僙 㑣 黃 黃 㑣 㑖 㑣
해금 㑖 㑣 黃 㑣 㑖 僙 㑣 黃 㑖 㑣 㑖 㑖

합주 대표음 㑖 㑣 黃 㑣 㑖 僙 㑣 黃 黃 㑣 㑖 㑖

골격음 㑖 㑣 黃 㑖

<표 72> 상현도드리 제2장 제5~6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2장 제5~6각 골격음에 따른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

다. 제5각 제1~3박의 골격음은 㑖이며,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ㆍ해금의 

비골격음은 㑣과 黃이고 피리의 비골격음은 㑖과 黃이다. 제4~6박의 골

격음은 㑣이며, 마찬가지로 모든 악기의 선율이 같아 비골격음은 모두 

㑖과 僙이다. 제6각에서는 제1~3박의 골격음이 黃으로 가야금ㆍ거문고ㆍ

피리는 㑣과 黃, 대금은 黃과 黃, 해금은 임과 㑖이 비골격음이다. 제4~6

박의 골격음은 㑖으로 가야금ㆍ거문고ㆍ해금은 㑣과 㑖, 대금ㆍ피리는 

㑣과 㑣이 비골격음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73>과 같다.

대강
구분

제5각 제6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㑖 㑣 黃 㑖

비골격음

가야금 㑣, 黃 㑖, 僙 㑣, 黃 㑣, 㑖
거문고 㑣, 黃 㑖, 僙 㑣, 黃 㑣, 㑖
대금 㑣, 黃 㑖, 僙 黃, 黃 㑣, 㑣
피리 㑣, 黃 㑖, 僙 㑣, 黃 㑣, 㑣
해금 㑣, 黃 㑖, 僙 㑣, 㑖 㑣, 㑖

<표 73> 상현도드리 제2장 제5~6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2장 제7~8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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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은 <악보 36>과 같다.

<악보 36> 상현도드리 제2장 제7~8각

  먼저 제7각을 살펴보면 제1~3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ㆍ해금의 선율은 

僙-㑣-㑣이고 대금ㆍ피리의 선율은 㑖-㑣-㑣이다. 합주 대표음은 僙-㑣-

㑣으로 제1~3박의 골격음은 㑣이다. 대금ㆍ피리의 제1박에서 僙의 축소

와 㑖의 첨가가 있으나 골격음은 같다. 제4~6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는 

㑣-㑖-㑖 선율이며 대금ㆍ피리는 㑣-㑖-僙, 해금은 㑣-㑖-㑣 선율이다. 

제6박의 합주 대표음은 분석이 불가하여 제4~6박의 합주 대표음은 㑣-㑖
-×이며, 골격음은 정간 대표음이 7개로 가장 많은 㑖이다. 

  다음으로 제8각을 보면 제1~3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는 㑣-㑖-㑖 선율

이고 대금ㆍ피리는 㑣-㑖-僙, 해금은 㒇-㑖-㑣 선율이다. 제3박의 합주 

대표음은 분석 불가하며 제1~3박의 합주 대표음은 㑣-㑖-×으로 골격음

은 정간 대표음이 7개로 가장 많은 㑖이다. 가야금ㆍ거문고에서 㑖의 지

속으로 골격음 추출에 영향이 있다. 제4~6박은 모든 악기의 선율이 㑖-

㑖-㑖이므로 합주 대표음 또한 㑖-㑖-㑖이다. 골격음은 㑖으로 추출한

다. 

  상현도드리 제2장 제7~8각의 골격선율은 㑣 – 㑖 – 㑖 – 㑖이다. 대표

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7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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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제2장 제7각 제2장 제8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僙 㑣 㑣 㑣 㑖 㑖 㑣 㑖 㑖 㑖 㑖 㑖
거문고 僙 㑣 㑣 㑣 㑖 㑖 㑣 㑖 㑖 㑖 㑖 㑖
대금 㑖 㑣 㑣 㑣 㑖 僙 㑣 㑖 僙 㑖 㑖 㑖
피리 㑖 㑣 㑣 㑣 㑖 僙 㑣 㑖 僙 㑖 㑖 㑖
해금 僙 㑣 㑣 㑣 㑖 㑣 㒇 㑖 㑣 㑖 㑖 㑖

합주 대표음 僙 㑣 㑣 㑣 㑖 × 㑣 㑖 × 㑖 㑖 㑖

골격음 㑣 㑖 㑖 㑖

<표 74> 상현도드리 제2장 제7~8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2장 제7~8각 골격음에 따른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

다. 제7각 제1~3박의 골격음은 㑣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ㆍ해금

이 僙과 㑣, 대금ㆍ피리는 㑖과 㑣이다. 제4~6박의 골격음은 㑖으로 비

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가 㑣과 㑖, 대금ㆍ피리가 㑣과 僙, 해금이 㑣
과 㑣이다. 다음으로 제8각 제1~3박의 골격음은 㑖으로 가야금ㆍ거문고

는 㑣과 㑖, 대금ㆍ피리는 㑣과 僙, 해금은 㒇와 㑣이 비골격음이다. 제

4~6박의 골격음은 㑖이며 모든 선율이 㑖-㑖-㑖임에 따라 모두 비골격음

은 㑖과 㑖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75>와 같다.

대강
구분

제7각 제8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㑣 㑖 㑖 㑖

비골격음

가야금 僙, 㑣 㑣, 㑖 㑣, 㑖 㑖, 㑖
거문고 僙, 㑣 㑣, 㑖 㑣, 㑖 㑖, 㑖
대금 㑖, 㑣 㑣, 僙 㑣, 僙 㑖, 㑖
피리 㑖, 㑣 㑣, 僙 㑣, 僙 㑖, 㑖
해금 僙, 㑣 㑣, 㑣 㒇, 㑣 㑖, 㑖

<표 75> 상현도드리 제2장 제7~8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2장 제9~10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

다. 선율은 <악보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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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상현도드리 제2장 제9~10각 

  

  <악보 37>을 살펴보면 제9각은 제1~3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는 㑣-㑖-

㑖 선율이고 대금ㆍ피리는 㑣-㑖-僙, 해금은 㒇-㑖-㑖 선율이다. 제1~3

박의 합주 대표음은 㑣-㑖-㑖으로 골격음은 㑖이다. 제4~6박에서 가야금

ㆍ거문고는 㑖-㑖-㑖 선율이며 대금은 㑖-㑀-㑖, 피리는 㑖-㑣-㑖, 해금

은 㑖-㒇-㑣 선율이다. 제5박의 합주 대표음은 분석이 불가하여 제4~6박

의 합주 대표음은 㑖-×-㑖이고, 따라서 골격음은 㑖이다. 대금ㆍ피리의 

제3박에서 僙의 첨가가 이루어지고 제5박 㑣-㑖-㑀 선율에서 대금은 㑀
를 길게 연주하고 피리는 㑣을 길게 연주하여 정간 대표음 판정에 차이

가 있다. 해금의 선율에서는 㒇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10각 제1~3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는 僙-㑖-黃, 대금ㆍ피리는 㑣-㑣-

㒇, 해금은 㑣-㑖-㒇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㑖-㒇로 제1~3박의 골

격음은 정간 대표음이 5개로 가장 많은 㑣이다. 해금의 경우 대금ㆍ피리

와 달리 제2박에서 㑖이 선행되어 정간 대표음 판정에 차이가 있다.  제

4~6박은 가야금ㆍ거문고가 㑣-㑖-僙, 대금ㆍ피리가 㑣-㑖-태, 해금이 㑣
-㑖-㑖 선율이다. 제6박의 합주 대표음은 분석할 수 없어 제4~6박의 합

주 대표음은 㑣-㑖-×이며, 따라서 골격음은 㑣이다.

  상현도드리 제2장 제9~10각의 골격선율은 㑖 – 㑖 – 㑣 – 㑣이다. 대

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7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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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제22장 제9각 제2장 제10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㑣 㑖 㑖 㑖 㑖 㑖 僙 㑖 黃 㑣 㑖 僙
거문고 㑣 㑖 㑖 㑖 㑖 㑖 僙 㑖 黃 㑣 㑖 僙
대금 㑣 㑖 僙 㑖 㑀 㑖 㑣 㑣 㒇 㑣 㑖 㑀
피리 㑣 㑖 僙 㑖 㑣 㑖 㑣 㑣 㒇 㑣 㑖 㑀
해금 㒇 㑖 㑖 㑖 㒇 㑣 㑣 㑖 㒇 㑣 㑖 㑖

합주 대표음 㑣 㑖 㑖 㑖 × 㑖 㑣 㑖 㒇 㑣 㑖 ×

골격음 㑖 㑖 㑣 㑖

<표 76> 상현도드리 제2장 제9~10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2장 제9~10각 골격음에 따른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

겠다. 제9각 제1~3박의 골격음은 㑖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가 

㑣과 㑖, 대금ㆍ피리가 㑖과 僙, 해금이 㒇와 㑖이다. 제4~6박의 골격음

은 㑖으로 가야금ㆍ거문고는 㑖과 㑖, 대금은 㑀와 㑖, 피리는 㑣과 㑖, 

해금은 㒇와 㑣이 비골격음이다. 제10각 제1~3박 골격음은 㑣으로 비골

격음은 대금ㆍ피리가 㑣과 㒇, 해금이 㑖과 㒇이다. 가야금과 거문고는 

상이선율이다. 제4~6박의 골격음은 㑣이며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가 

㑖과 僙, 대금ㆍ피리가 㑖과 㑀, 해금이 㑖과 㑖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77>과 같다.

대강
구분

제9각 제10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㑖 㑖 㑣 㑖

비골격음

가야금 㑣, 㑖 㑖, 㑖 - 㑣, 僙
거문고 㑣, 㑖 㑖, 㑖 - 㑣, 僙
대금 㑖, 僙 㑀, 㑖 㑣, 㒇 㑣, 㑀
피리 㑖, 僙 㑣, 㑖 㑣, 㒇 㑣, 㑀
해금 㒇, 㑖 㒇, 㑣 㑖, 㒇 㑣, 㑖

<표 77> 상현도드리 제2장 제9~10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2장 제11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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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상현도드리 제2장 제11각

  <악보 38>을 통해 제11각을 살펴보면 제1~3박에서 가야금은 僙-僙-僙 
선율이며 거문고는 僙-僙-㣳, 대금은 黃-太-㒇, 피리는 僙-㑀-僙, 해금은 

僙-僙-㣩 선율이다. 제3박의 합주 대표음은 분석이 불가하여 제1~3박의 

합주 대표음은 僙-僙-×이며, 골격음은 僙이다. 제4~6박에서 가야금은 

㑖-㑖-㑣, 거문고는 僙-㑖-僙 선율이며 대금은 黃-太-㒇, 피리는 僙-㑀-

㑖, 해금은 僙-㑀-僙 선율이다. 제5박의 합주 대표음은 분석이 불가하여 

제4~6박의 합주 대표음은 僙-×-僙으로 골격음은 僙이다. 피리는 제6박

에서 㑖의 첨가로 인해 僙의 시가가 짧아졌다. 제11각의 골격선율은 僙 
– 僙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78>과 같다. 

박
악기

제2장 제11각
1 2 3 4 5 6

가야금 僙 僙 僙 㑖 㑖 㑣
거문고 僙 僙 㣳 僙 㑖 僙
대금 黃 太 㒇 黃 太 㒇
피리 僙 㑀 僙 僙 㑀 㑖
해금 僙 僙 㣩 僙 㑀 僙

합주 대표음 僙 僙 × 僙 × 僙

골격음 僙 僙

<표 78> 상현도드리 제2장 제11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2장 제11각 골격음에 따른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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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박의 골격음은 僙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이 僙과 僙, 거문고가 僙
과 㣳, 피리는 㑀와 僙, 해금은 僙과 㣩이다. 대금은 옥타브 높은 상이선

율이다. 제4~6박의 골격음은 僙으로 비골격음은 거문고가 㑖과 僙, 피리

가 㑀와 㑖, 해금이 㑀와 僙이며, 가야금과 대금은 상이선율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79>와 같다.

대강
구분

제11각
제1~3박 제4~6박

골격음 僙 僙

비골격음

가야금 僙, 僙 -

거문고 僙, 㣳 㑖, 僙
대금 - -

피리 㑀, 僙 㑀, 㑖
해금 僙, 㣩 㑀, 僙

<표 79> 상현도드리 제2장 제11각 비골격음

④ 상현도드리 제3장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3장 제1~2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39>와 같다.

<악보 39> 상현도드리 제3장 제1~2각

  <악보 39>를 보듯이 제1각은 제1~3박에서 가야금은 僙-黃-黃 선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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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는 㣴-㑣-㑖 선율,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㑣-㑣-㑖 선율이다. 합주 대

표음은 㑣-㑣-㑖으로 제1~3박의 골격음은 㑣이다. 제4~6박에서 가야금은 

黃-黃-黃, 거문고는 㑣-太-黃 선율이며 대금은 黃-黃-黃, 피리ㆍ해금은 

㑣-黃-黃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黃-黃으로 黃이 제4~6박의 골격음

이다. 거문고의 경우 제5박에 太의 첨가로 골격음이 후행되어 나타나고 

대금의 경우 㑣의 시가가 축소되어 黃을 선행하여 연주한다. 

  제2각 제1~3박에서 가야금은 仲-黃-黃 선율이고 거문고ㆍ대금ㆍ피리ㆍ

해금은 㑣-㑣-㑖 선율이다. 제3박의 합주 대표음은 분석이 불가하여 합

주 대표음은 㑣-㑣-×이며 따라서 제1~3박의 골격음은 㑣이다. 제4~6박

을 보면 가야금ㆍ대금은 黃-黃-黃, 거문고는 㑣-太-黃 선율이고 피리ㆍ

해금은 㑣-黃-黃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黃-黃으로 黃이 제4~6박의 

골격음이다. 

  상현도드리 제3장 제1~2각의 골격선율은 㑣 – 黃 – 㑣 – 黃이다. 대표

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80>과 같다. 

박
악기

제3장 제1각 제3장 제2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僙 黃 黃 黃 黃 黃 仲 太 黃 㑣 黃 黃
거문고 㣴 㑣 㑖 㑣 太 黃 㒇 㒇 黃 㑣 黃 黃
대금 㑣 㑣 㑖 黃 黃 黃 㑣 㑣 㒇 黃 太 黃
피리 㑣 㑣 㑖 㑣 黃 黃 㑣 㑣 㑣 㑣 㑣 △
해금 㑣 㑣 㑖 㑣 黃 黃 㑣 㑣 㑣 黃 黃 黃

합주 대표음 㑣 㑣 㑖 㑣 黃 黃 㑣 㑣 × 㑣 黃 黃

골격음 㑣 黃 㑣 黃

<표 80> 상현도드리 제3장 제1~2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3장 제1~2각의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면, 제1각의 경

우 제1~3박의 골격음은 㑣으로 거문고의 비골격음은 㣴과 㑖이며 대금ㆍ

피리ㆍ해금의 비골격음은 㑣과 㑖이다. 가야금은 상이선율로 비골격음을 

분석할 수 없다. 제4~6박의 경우 골격음은 黃이며 가야금은 黃과 黃, 거

문고는 㑣과 太, 대금은 黃과 黃, 피리와 해금은 㑣과 黃이 비골격음이

다. 다음으로 제2각의 경우 제1~3박의 골격음은 㑣으로 비골격음은 대금

이 㑣과 㒇, 피리ㆍ해금이 㑣과 㑣이며, 가야금ㆍ거문고는 상이선율이다. 

제4~6박의 골격음은 黃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가 㑣과 黃,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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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太와 黃, 해금이 黃과 黃이다. 피리는 상이선율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81>과 같다.

대강
구분

제1각 제2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㑣 黃 㑣 黃

비골격음

가야금 - 黃, 黃 - 㑣, 黃
거문고 㣴, 㑖 㑣, 太 - 㑣, 黃
대금 㑣, 㑖 黃, 黃 㑣, 㒇 太, 黃
피리 㑣, 㑖 㑣, 黃 㑣, 㑣 -

해금 㑣, 㑖 㑣, 黃 㑣, 㑣 黃, 黃

<표 81> 상현도드리 제3장 제1~2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3장 제3~4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40>과 같다.

<악보 40> 상현도드리 제3장 제3~4각

  먼저 제3각을 살펴보면 제1~3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ㆍ해금은 㑣
-黃-黃 선율이고 피리는 㑣-㑖-㑖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黃-黃으

로 제1~3박의 골격음은 黃이다. 제4~6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ㆍ해

금은 㑣-黃-黃 선율, 피리는 㑣-㑣-㑣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黃-

黃으로 골격음은 黃이다.

  다음으로 제4각을 보면 제1~3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가 㑣-㑖-㑖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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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이 㑣-㑣-㒇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㑣-㒇로 

제4~6박의 골격음은 㑣이다. 제4~6박에서 가야금이 㑣-㑣-㑖, 거문고가 

㑣-㒇-黃, 대금ㆍ피리가 㒇-㑣-㑖, 해금이 㑖-㑣-㑖 선율이다. 제4박의 

합주 대표음은 분석 불가하여 제4~6박의 합주 대표음은 ×-㑣-㑖이며, 

골격음은 정간 대표음이 6개로 가장 많은 㑣이다.

  상현도드리 제3장 제3~4각의 골격선율은 黃 – 黃 – 㑣 – 㑣이다. 대표

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82>와 같다. 

박
악기

제3장 제3각 제3장 제4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㑣 黃 黃 㑣 黃 黃 㑣 㑖 㑖 㑣 㑣 㑖
거문고 㑣 黃 黃 㑣 黃 黃 㑣 㑖 㑖 㑣 㒇 黃
대금 㑣 黃 黃 㑣 黃 黃 㑣 㑣 㒇 㒇 㑣 㑖
피리 㑣 㑖 㑖 㑣 㑣 㑣 㑣 㑣 㒇 㒇 㑣 㑖
해금 㑣 黃 黃 㑣 黃 黃 㑣 㑣 㒇 㑖 㑣 㑖

합주 대표음 㑣 黃 黃 㑣 黃 黃 㑣 㑣 㒇 × 㑣 㑖

골격음 黃 黃 㑣 㑣

<표 82> 상현도드리 제3장 제3~4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3장 제3~4각의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면, 제3각의 경

우 제1~3박의 골격음은 黃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ㆍ해금

이 㑣과 黃이다. 피리는 상이선율로 비골격음 분석이 불가하다. 제4~6박

은 골격음이 黃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ㆍ해금이 㑣과 黃
이며, 피리는 상이선율이다. 다음으로 제4각의 경우 제1~3박의 골격음은 

㑣이고 가야금ㆍ거문고는 㑖과 㑖,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㑣과 㒇가 비골

격음이다. 제4~6박은 골격음이 㑣이며, 가야금은 㑣과 㑖, 거문고는 㒇와 

黃, 대금ㆍ피리는 㒇와 㑖, 해금은 㑖과 㑖이 비골격음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8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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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구분

제5각 제6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黃 黃 㑣 㑣

비골격음

가야금 㑣, 黃 㑣, 黃 㑖, 㑖 㑣, 㑖
거문고 㑣, 黃 㑣, 黃 㑖, 㑖 㒇, 黃
대금 㑣, 黃 㑣, 黃 㑣, 㒇 㒇, 㑖
피리 - - 㑣, 㒇 㒇, 㑖
해금 㑣, 黃 㑣, 黃 㑣, 㒇 㑖, 㑖

<표 83> 상현도드리 제3장 제3~4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3장 제5~6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41>과 같다.

<악보 41> 상현도드리 제3장 제5~6각

  <악보 41>을 보듯이 제5각 제1~3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ㆍ해금은 僙-㑖
-㑖 선율이고 대금은 僙-㑖-㑀, 피리는 僙-㑖-㑣 선율이다. 제1~3박의 

합주 대표음은 僙-㑖-㑖으로 골격음은 㑖이다. 제4~6박에서 가야금ㆍ거

문고ㆍ피리ㆍ해금은 僙-僙-㑖 선율이며 대금은 僙-僙-㑣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僙-僙-㑖이며 제4~6박의 골격음은 僙이다.

  제6각을 살펴보면 제1~3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ㆍ해금은 黃-㑣-㑣 선율

이고 대금ㆍ피리는 黃-㑣-㑖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黃-㑣-㑣으로 제

1~3박의 골격음은 㑣이다. 제4~6박의 경우 모든 악기의 선율이 㑣-㑖-僙
이며 합주 대표음 또한 㑣-㑖-僙이다. 첫 번째 합주 대표음인 㑣을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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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추출한다. 

  상현도드리 제3장 제5~6각의 골격선율은 㑖 – 僙 – 㑣 – 㑣이다. 대표

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84>와 같다.

박
악기

제3장 제5각 제3장 제6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僙 㑖 㑖 僙 僙 㑖 黃 㑣 㑣 㑣 㑖 僙
거문고 僙 㑖 㑖 僙 僙 㑖 黃 㑣 㑣 㑣 㑖 僙
대금 僙 㑖 㑀 僙 僙 㑣 黃 㑣 㑖 㑣 㑖 僙
피리 僙 㑖 㑣 僙 僙 㑖 黃 㑣 㑣 㑣 㑖 僙
해금 僙 㑖 㑖 僙 僙 㑖 黃 㑣 㑖 㑣 㑖 僙

합주 대표음 僙 㑖 㑖 僙 僙 㑖 黃 㑣 㑣 㑣 㑖 僙

골격음 㑖 僙 㑣 㑣

<표 84> 상현도드리 제3장 제5~6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3장 제5~6각의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면 제5각 제1~3

박의 골격음은 㑖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ㆍ해금이 僙과 㑖, 대

금이 㑖과 㑀, 피리가 㑖과 㑣이다. 대금ㆍ피리 선율 중 제3박 㑣-㑖-㑀 
선율을 대금의 경우 㑀를 더 길게 연주하고 피리의 경우 㑣을 더 길게 

연주하여 정간 대표음 판정에 차이가 있다. 제4~6박의 골격음은 僙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ㆍ해금이 僙과 㑖, 대금이 僙과 㑣으로 

나타난다. 제6박에서 대금이 㑣을 연주하여 다른 악기들과 다르며 다음

으로 제6각 제1~3박 골격음은 㑣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

가 僙과 㑣, 대금과 해금이 僙과 㑖이다. 제4~6박은 골격음이 㑣이며 모

든 악기의 비골격음이 㑖과 僙으로 나타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8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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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구분

제5각 제6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㑖 僙 㑣 㑣

비골격음

가야금 僙, 㑖 僙, 㑖 黃, 㑣 㑖, 僙
거문고 僙, 㑖 僙, 㑖 黃, 㑣 㑖, 僙
대금 僙, 㑀 僙, 㑣 黃, 㑖 㑖, 僙
피리 僙, 㑣 僙, 㑖 黃, 㑣 㑖, 僙
해금 僙, 㑖 僙, 㑖 黃, 㑖 㑖, 僙

<표 85> 상현도드리 제3장 제5~6각 비골격음

⑤ 상현도드리 제4장

  상현도드리 제4장 제1~2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42>와 같다.

<악보 42> 상현도드리 제4장 제1~2각

  먼저 제1각을 살펴보면 제1~3박에서 가야금은 㑖-㣡-㑖 선율이고 거문

고는 㣴-㑖-㑖, 대금은 㑣-黃-黃, 피리는 僙-㑖-㑖, 해금은 㑖-㑖-黃 선
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㑖-㑖-㑖으로 골격음은 㑖이다. 제4~6박에서 가

야금ㆍ거문고ㆍ피리는 㑣-太-黃 선율이고 대금은 仲-太-黃, 피리는 㑣-

太-黃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太-黃으로 정간 대표음이 5개로 가장 

많은 黃을 골격음으로 추출한다. 다음으로 제2각을 보면 제1~3박에서 가

야금은 㒇-㒇-黃, 거문고는 㣴-㒇-㒇 선율이며 대금은 㒇-㒇-黃, 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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僙-㑖-㒇, 해금은 僙-㑖-㑖 선율이다. 제3박의 합주 대표음은 분석이 불

가하며, 제1~3박의 합주 대표음은 㒇-㒇-×으로 골격음은 㒇이다. 제4~6

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ㆍ대금ㆍ피리는 黃-㑖-㑣 선율이며 해금은 㑖-㑖-

㑣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黃-㑖-㑣으로 정간 대표음이 6개로 가장 많

은 㑖을 골격음으로 추출한다. 

  상현도드리 제4장 제1~2각의 골격선율은 㑖 – 黃 – 㒇 – 㑖이다. 대표

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86>과 같다. 

박
악기

제4장 제1각 제4장 제2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㑖 㣡 㑖 㑣 太 黃 㒇 㒇 黃 黃 㑖 㑣
거문고 㣴 㑖 㑖 㑣 太 黃 㣴 㒇 㒇 黃 㑖 㑣
대금 㑣 黃 黃 仲 太 黃 㒇 㒇 黃 黃 㑖 㑣
피리 僙 㑖 㑖 㑣 太 黃 僙 㑖 㒇 僙 㑖 㑣
해금 㑖 㑖 黃 黃 㑣 㑖 僙 㑖 㑖 㑖 㑖 㑣

합주 대표음 㑖 㑖 㑖 㑣 太 黃 㒇 㒇 × 黃 㑖 㑣

골격음 㑖 黃 㒇 㑖

<표 86> 상현도드리 제4장 제1~2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4장 제1~2각의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겠다. 먼저 제1

각에서 제1~3박의 골격음은 㑖이며 비골격음은 가야금이 㣡과 㑖, 거문

고는 㣴과 㑖, 피리는 僙과 㑖, 해금은 㑖과 黃이다. 대금은 㑖을 포함하

지 않아 상이선율이며 비골격음이 분석되지 않는다. 제4~6박의 골격음은 

黃이며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는 㑣과 太, 대금은 仲과 太, 해금은 㑣과 

㑖이 비골격음이다. 다음으로 제2각에서 제1~3박의 골격음은 㒇이며 비

골격음은 가야금ㆍ대금이 㒇와 黃, 거문고가 㣴와 㒇, 피리는 僙과 㑖이

다. 해금은 상이선율이다. 제4~6박의 골격음은 㑖이며 비골격음은 가야

금ㆍ거문고ㆍ대금이 黃과 㑣, 피리가 僙과 㑣, 해금이 㑖과 㑣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8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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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구분

제1각 제2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㑖 黃 㒇 㑖

비골격음

가야금 㣡, 㑖 㑣, 太 㒇, 黃 黃, 㑣
거문고 㣴, 㑖 㑣, 太 㣴, 㒇 黃, 㑣
대금 - 仲, 太 㒇, 黃 黃, 㑣
피리 僙, 㑖 㑣, 太 僙, 㑖 僙, 㑣
해금 㑖, 黃 㑣, 㑖 - 㑖, 㑣

<표 87> 상현도드리 제4장 제1~2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4장 제3~4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43>과 같다.

<악보 43> 상현도드리 제4장 제3~4각

  <악보 43>을 통해 제3각을 보면 제1~3박의 경우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

ㆍ해금의 선율은 黃-㑣-㑖이고 대금의 선율은 黃-㒇-㑖이다. 합주 대표

음은 黃-㑣-㑖으로 골격음은 첫 번째 합주 대표음인 黃이다. 제4~6박에

서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ㆍ해금은 㑣-黃-黃 선율이고 대금은 黃-黃-黃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黃-黃으로 제4~6박의 골격음은 黃이다. 대

금의 경우 제4박에서 㑣이 축소되고 黃을 선행하여 연주한다. 

  제4각 중 제1~3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는 㑣-㑖-㑖 선율이고 대금은 㑣
-㑖-㑀, 피리ㆍ해금은 㑣-㑖-㑣 선율이다. 제3박의 합주 대표음은 판정

이 불가하여 제1~3박의 합주 대표음은 㑣-㑖-×으로 정간 대표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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㑣과 㑖이 7개로 같으므로 골격음은 첫 합주 대표음인 㑣으로 추출한다. 

제4~6박의 경우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ㆍ해금이 僙-僙-㑖 선율이며 대금

이 僙-㑖-㑖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僙-㑖-㑖으로 제4~6박의 골격음은 

㑖으로 추출한다. 가야금ㆍ거문고에서 동음 반복을 통해 음정을 길게 지

속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현도드리 제4장 제3~4각의 골격선율은 黃 – 黃 – 㑣 – 㑖이다. 대표

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88>과 같다. 

박
악기

제4장 제3각 제4장 제4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黃 㑣 㑖 㑣 黃 黃 㑣 㑖 㑖 僙 僙 㑖
거문고 黃 㑣 㑖 㑣 黃 黃 㑣 㑖 㑖 僙 僙 㑖
대금 黃 㒇 㑖 黃 黃 黃 㑣 㑖 㑀 僙 㑖 㑖
피리 黃 㑣 㑖 㑣 黃 黃 㑣 㑖 㑣 僙 㑖 㑖
해금 黃 㑣 㑖 㑣 黃 黃 㑣 㑖 㑣 僙 㑖 㑖

합주 대표음 黃 㑣 㑖 㑣 黃 黃 㑣 㑖 × 僙 㑖 㑖

골격음 黃 黃 㑣 㑖

<표 88> 상현도드리 제4장 제3~4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4장 제3~4각의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면, 제3각 제

1~3박은 골격음이 黃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ㆍ해금이 㑣
과 㑖, 대금이 㒇와 㑖이다. 제4~6박은 골격음이 黃으로 가야금ㆍ거문고

ㆍ피리ㆍ해금은 㑣과 黃, 대금은 黃과 黃이 비골격음으로 나타난다. 제4

각 제1~3박의 골격음은 㑣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가 㑖과 㑖, 

대금이 㑖과 㑀, 피리ㆍ해금이 㑖과 㑣이다. 제4~6박은 골격음이 㑖이며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 僙과 僙, 대금ㆍ피리ㆍ해금이 僙과 㑖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8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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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구분

제3각 제4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黃 黃 㑣 㑖

비골격음

가야금 㑣, 㑖 㑣, 黃 㑖, 㑖 僙, 僙
거문고 㑣, 㑖 㑣, 黃 㑖, 㑖 僙, 僙
대금 㒇, 㑖 黃, 黃 㑖, 㑀 僙, 㑖
피리 㑣, 㑖 㑣, 黃 㑖, 㑣 僙, 㑖
해금 㑣, 㑖 㑣, 黃 㑖, 㑣 僙, 㑖

<표 89> 상현도드리 제4장 제3~4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4장 제5~6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44>와 같다.

<악보 44> 상현도드리 제4장 제5~6각

  <악보 44>를 보면 제5각 제1~3박에서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ㆍ해금 선

율은 㑣-㑖-㑖이며 대금의 선율은 㒇-㑖-㑖이다. 제1~3각 합주 대표음은 

㑣-㑖-㑖으로 골격음은 㑖이다. 대금의 경우 제1박에서 㑣의 축소와 㒇
의 첨가가 이루어져 다른 악기들과 정간 대표음 판정이 다르다. 제4~6박

에서 가야금은 黃-㑖-僙 선율이고 거문고ㆍ대금ㆍ피리ㆍ해금은 黃-㑖-㑣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黃-㑖-㑣으로 제4~6박의 골격음은 정간 대표음

이 6개로 가장 많은 黃이다. 

  제6각 제1~3박에서 가야금ㆍ피리는 㑣-黃-黃 선율이고 거문고는 㣴-黃
-黃, 대금은 太-太-太, 해금은 㑣-黃-太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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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으로 제1~3박의 골격음은 黃이다. 제4~6박은 가야금ㆍ거문고가 黃-黃-

黃 선율, 대금이 黃-仲-太, 피리ㆍ해금이 黃-㒇-㑖 선율이다. 제5~6박의 

합주 대표음 분석이 불가하여 합주 대표음은 黃-×-×으로 판정한다. 따

라서 제4~6박의 골격음은 정간 대표음이 6개인 黃이다. 제4~6박에서 대금

은 다른 악기들에 비해 높은 음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야금ㆍ거문고는 

음을 지속하는 선율, 피리ㆍ해금은 하행 선율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상현도드리 제4장 제5~6각의 골격선율은 㑖 – 黃 – 黃 – 黃이다. 대

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90>과 같다.

박
악기

제4장 제5각 제4장 제6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㑣 㑖 㑖 黃 㑖 黃 㑣 黃 黃 黃 黃 黃
거문고 㑣 㑖 㑖 黃 㑖 㑣 㣴 黃 黃 黃 黃 黃
대금 㒇 㑖 㑖 黃 㑖 㑣 太 太 太 黃 仲 太
피리 㑣 㑖 㑖 黃 㑖 㑣 㑣 黃 黃 黃 㒇 㑖
해금 㑣 㑖 㑖 黃 㑖 㑣 㑣 黃 太 黃 㒇 㑖

합주 대표음 㑣 㑖 㑖 黃 㑖 㑣 㑣 黃 黃 黃 × ×

골격음 㑖 黃 黃 黃

<표 90> 상현도드리 제4장 제5~6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4장 제5~6각의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면, 제5각 제

1~3박의 경우 골격음은 㑖이며 비골격음은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ㆍ해금

이 㑣과 㑖, 대금이 㒇와 㑖이다. 제4~6박의 경우 골격음이 黃으로 비골

격음은 가야금이 㑖과 黃, 거문고ㆍ대금ㆍ피리ㆍ해금이 㑖과 㑣이다. 제

6각 제1~3박에서는 골격음이 黃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ㆍ피리가 㑣과 

黃, 거문고가 㣴과 黃, 해금은 㑣과 㑀로 나타난다. 대금은 㑀만을 지속

하여 상이선율이다. 제4~6박에서는 골격음이 黃으로 비골격음은 가야금

ㆍ거문고가 黃과 黃, 대금이 仲과 太, 피리ㆍ해금이 㒇와 㑖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9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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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구분

제5각 제6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㑖 黃 黃 黃

비골격음

가야금 㑣, 㑖 㑖, 黃 㑣, 黃 黃, 黃
거문고 㑣, 㑖 㑖, 㑣 㣴, 黃 黃, 黃
대금 㒇, 㑖 㑖, 㑣 - 仲, 太
피리 㑣, 㑖 㑖, 㑣 㑣, 黃 㒇, 㑖
해금 㑣, 㑖 㑖, 㑣 㑣, 太 㒇, 㑖

<표 91> 상현도드리 제4장 제5~6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4장 제7~8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45>와 같다.

<악보 45> 상현도드리 제4장 제7~8각

  상현도드리 제4장 제7각은 제1장 제6각과 동일하며, 제4장 제8각은 제

1장 제7각과 동일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9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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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악기

제4장 제7각 제4장 제8각
1 2 3 4 5 6 1 2 3 4 5 6

가야금 仲 太 黃 㑣 黃 黃 㣩 㑣 㑖 㑣 黃 黃
거문고 太 太 黃 㑣 黃 黃 㣴 㑣 㑖 㑣 黃 黃
대금 㒇 黃 黃 太 黃 黃 㒇 㒇 僙 㑖 黃 黃
피리 㑣 黃 黃 㑣 㑖 㑖 㑣 㑣 僙 㑖 黃 黃
해금 㑣 黃 黃 黃 黃 黃 㑣 㑣 㑖 㑖 黃 黃

합주 대표음 × 黃 黃 㑣 黃 黃 㑣 㑣 㑖 㑖 黃 黃
골격음 黃 黃 㑣 黃

<표 92> 상현도드리 제4장 제7~8각 대표음ㆍ골격음

  상현도드리 제4장 제7~8각의 악기별 비골격음을 표로 정리하면 <표 

93>과 같다.

대강
구분

제7각 제8각
제1~3박 제4~6박 제1~3박 제4~6박

골격음 黃 黃 㑣 黃

비골격음

가야금 仲, 太 㑣, 黃 㣩, 㑖 㑣, 黃
거문고 太, 太 㑣, 黃 㣴, 㑖 㑣, 黃
대금 㒇, 黃 太, 黃 - 㑖, 黃
피리 㑣, 黃 - 㑣, 僙 㑖, 黃
해금 㑣, 黃 黃, 黃 㑣, 㑖 㑖, 黃

<표 93> 상현도드리 제4장 제7~8각 비골격음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제4장 제9각의 골격선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선율은 <악보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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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상현도드리 제4장 제9각

  <악보 46>에서 보듯이 제9각을 살펴보면 제1~3박에서 가야금은 㣩-㑣-

㑣 선율이고 거문고는 㣴-㑣-㑣, 피리는 㑣-㑣-㑣, 대금은 㑣-黃-黃, 해

금은 㑣-黃-黃 선율이다. 합주 대표음은 㑣-㑣-㑣으로 제1~3박의 골격음

은 㑣이다. 제4~6박을 보면 가야금이 㣩-㑣-㣴, 거문고가 㣩-㣩-㣩 선율

이며 대금ㆍ해금이 㑣-㑣-㑖, 피리가 㑣-㑣-△ 선율이다. 제6박의 합주 

대표음은 분석이 불가하여 제4~6박 합주 대표음은 㑣-㑣-㑖으로 나타나

고, 따라서 골격음은 㑣이다. 가야금ㆍ거문고는 㣩 다음으로 각각 㣴을 

사용하고 㣩을 반복하여 종지하고 대금ㆍ해금의 경우 㑣보다 낮은 㑖을 

사용하며 피리의 경우 음을 길게 지속하여 종지한다. 

  상현도드리 제4장 제9각의 골격선율은 㑣-㑣이다. 대표음 및 골격음을 

정리하면 <표 94>와 같다.

박
악기

제4장 제9각
1 2 3 4 5 6

가야금 㣩 㑣 㑣 㣩 㣩 㣴
거문고 㣴 㑣 㑣 㣩 㣩 㣩
대금 㑣 黃 黃 㑣 㑣 㑖
피리 㑣 㑣 㑣 㑣 㑣 △
해금 㑣 黃 黃 㑣 㑣 㑖

합주 대표음 㑣 㑣 㑣 㑣 㑣 㑖

골격음 㑣 㑣

<표 94> 상현도드리 제4장 제9각 대표음ㆍ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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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도드리 제4장 제9각의 악기별 비골격음을 살펴보면, 먼저 제1~3박

의 경우 골격음은 㑣이며 비골격음은 가야금이 㣩과 㑣, 거문고가 㣴과 

㑣, 피리가 㑣과 㑣, 대금ㆍ해금이 㑣과 黃으로 나타난다. 제4~6박 또한 

골격음이 㑣이며 비골격음은 대금이 㑣과 㑖, 피리가 㑣, 해금이 㑣과 

㑖이다. 가야금ㆍ거문고는 한 옥타브 낮은 음역으로 연주하여 상이선율

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95>와 같다.

대강
구분

제5각
제1~3박 제4~6박

골격음 㑣 㑣

비골격음

가야금 㣩, 㑣 -

거문고 㣴, 㑣 -

대금 黃, 黃 㑣, 㑖
피리 㑣, 㑣 㑣
해금 黃, 黃 㑣, 㑖

<표 95> 상현도드리 제4장 제9각 비골격음

(2) 상현도드리 골격선율

    위의 과정을 통해 상현도드리의 골격선율을 살펴본 결과 상현도드리 

돌장의 골격선율은 㑣 – 僙 – 㑖 – 㒇이고 제1장의 골격선율은 㑖 – 㑖 
– 㑣 – 黃 - 㑣 – 㑖 – 㑖 – 黃 - 黃 - 黃 - 黃 – 黃 - 㑣 – 黃 – 㑣 – 
㑣이다. 제2장의 골격선율은 㒇 - 黃 - 㒇 – 㑖 - 太 – 㒇 – 㑖 – 㒇 - 
㑖 – 㑣 – 黃 – 㑖 - 㑣 – 㑖 – 㑖 – 㑖 - 㑖 – 㑖 – 㑣 – 㑖 - 僙 – 僙
이며 제3장의 골격선율은 㑣 – 黃 – 㑣 – 黃 - 黃 – 黃 – 㑣 – 㑣 - 㑖 – 
僙 – 㑣 – 㑣이다. 제4장의 골격선율은 㑖 – 黃 – 㒇 – 㑖 - 黃 – 黃 – 
㑣 – 㑖 - 㑖 – 黃 – 黃 – 黃 - 黃 – 黃 - 㑣 – 黃 - 㑣 - 㑣이다.

  이를 악보로 제시하면 <악보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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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상현도드리 골격선율

  상현도드리의 골격음 총 72개이며 僙이 4개(5.6%), 㑖이 20개(27.8%), 

㑣이 19개(26.4%), 㒇가 6개(8.3%), 黃이 22개(30.6%), 太이 1개(1.4%)이다. 

仲, 㑣, 黃이 주요하게 골격선율을 이루고 특히 黃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㑀는 골격선율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정리하면 <표 9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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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명_

_내용
僙 㑀 㑖 㑣 㒇 黃 太

골격음 수
(비율)

4 0 20 19 6 22 1
(5.6%) (0%) (27.8%) (26.4%) (8.3%) (30.6%) (1.4%)

<표 96> 상현도드리 골격선율의 골격음 출현 횟수

  <표 97>에서 보듯이 가야금에서 상이선율이 가장 많이 출현한다. 가야

금ㆍ거문고는 제1장 제8각 제4~6박~제2장 제2각 제1~3박까지 길게 상이

선율이 진행되며 거문고의 경우 가야금과 상이선율의 위치가 동일하다. 

상현도드리 제1장과 제4장은 선율이 유사하여 종지 부분에서 상이선율 

또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장 돌장 1 2
각 1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1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장 3 4
각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표 97> 상현도드리 선율구조

  <표 98>을 살펴보면 상현도드리에서 상이선율이 가야금은 9대강에 나

타나 골격선율과 87.5% 일치하고 거문고는 7대강에 나타나 90.3% 일치

한다. 대금은 9대강이 상이선율로 87.5%, 피리는 6대강으로 91.7%, 해금

은 4대강으로 94.4% 일치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상현도드리의 골격선율

과 악기별 선율은 평균 90.3%의 일치율이 나타난다. 해금의 골격선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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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율이 가장 높으며 가야금에서 상이선율이 많이 나타나 다른 악기들에 

비해 일치율이 낮다.

구분 가 거 대 피 해 평균

일치율 87.5% 90.3% 87.5% 91.7% 94.4% 90.3%

<표 98> 상현도드리 악기별 골격선율과의 일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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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 비교 연구

  위의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의 골격선율 및 비골격음 분석 결

과를 토대로 악곡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골격선율 비교

(1) 골격음 출현 비율 비교

  앞서 분석한 골격선율의 골격음 출현에 따른 비율을 비교하여 악곡 간

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악곡별 골격음의 출현 비율을 비교하면 <표 

99>와 같다. 

율명_

_곡명
僙 㑀 㑖 㑣 㒇 黃 太

세령산 10.9% 0% 38.2% 29.1% 12.7% 9.1% 0%

가락덜이 10% 0% 40% 25% 12.5% 12.5% 0%

상현도드리 5.6% 0% 27.8% 26.4% 8.3% 30.6% 1.4%

<표 99> 악곡별 골격선율의 골격음 출현 비율 비교

  <표 99>를 살펴보면 세령산에서 㑖이 38.2%, 㑣이 29.1%로 골격음으로 

나타나고 가락덜이에서 㑖이 40%, 㑣이 25%로 나타난다. 상현도드리의 

경우 㑖이 27.8%, 㑣이 26.4%, 黃이 30.6%로 골격음이 나타나 골격선율

을 구성한다. 또한, 세 악곡 모두 공통적으로 㑀가 골격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에서 사용된 주요한 골격음

은 㑖, 㑣으로 같은 영산회상이라는 모음곡에 속한 악곡으로써 공통점이 

확인된다. 다만 상현도드리에서만 골격음으로써 사용한 黃의 비중이 높

아 음역의 전반적인 상승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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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선율 비교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의 골격선율 중 동일한 골격선율에 대하

여 모든 악기의 선율을 선으로 비교하여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① 골격선율 㑖 – 㑖 – 㑖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골격선율 중 첫 

번째로 살펴볼 선율은 㑖-㑖-㑖 선율이다. 각각 세령산 제1장 제3각 제

1~7박, 가락덜이 제1장 제3각 제1~7박, 상현도드리 제2장 제8각 제1박~ 

제9각 제3박에 나타나며 선율을 선으로 표기하여 비교하면 <표 10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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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 가야금   ◇: 거문고   △: 대금   ×: 피리   ○: 해금

<표 100> 골격선율 㑖-㑖-㑖의 선율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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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령산의 경우 골격선율이 㑖을 길게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가야금은 㣡, 거문고는 㣴으로 하행하고 관악기인 대금ㆍ피리ㆍ해금

은 㑣에서 시작하여 㑖을 거쳐 僙까지 하행하였다가 다시 㑖으로 모이는 

선율이다.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 가야금ㆍ거문고가 僙으로 하행하며 

마친다. 다음으로 가락덜이의 경우 세령산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마지막에 가야금ㆍ거문고가 㑖을 유지하여 세령산과 일부 다르다. 마지

막으로 상현도드리의 경우 가야금ㆍ거문고는 㑣을 짧게 연주하는 것 외

에는 대부분 골격선울 근처에서 선율을 형성하고 있다. 대금ㆍ피리는 골

격선율 㑖 전후로 㑣에서 僙으로 하행하는 선율을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해금은 가장 음역의 폭이 컸는데 㒇와 㑣으로 골격선율보다 

높은 음역에서 선율이 구성되어있다.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의 㑖-㑖-㑖 선율을 비교한 결과 세령산

과 가락덜이는 골격선율 아래에서 낮은 음을 활용하여 선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두 악곡의 형태가 비슷하나 가락덜이가 후반부에서 일부 더 단

순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상현도드리에서는 골격선율보

다 낮은 음과 더불어 더 높은 음으로도 선율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낮은 

음역의 선율에서도 세령산ㆍ가락덜이에 비해서는 높은 음역으로 형성되

어 구분된다.

② 골격선율 㒇 – 㑖 – 㑣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골격선율 중 두 

번째로 살펴볼 선율은 㒇-㑖-㑣 선율이다. 각각 세령산 제1장 제3각 8박 

~ 제4각 제5박, 가락덜이 제1장 제1각 제1박 ~ 제7박, 상현도드리 제2장 

제4각 제4박~제5각에 나타나며 선율을 선으로 표기하여 비교하면 <표 

10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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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 가야금   ◇: 거문고   △: 대금   ×: 피리   ○: 해금

<표 101> 골격선율 㒇-㑖-㑣의 선율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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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령산의 경우 골격선율이 㒇일 때 僙과 㒇를 중심으로 선율을 형성하

는 관악기와 그보다 아래에서 선율을 형성하는 현악기로 구분된다. 이후 

골격선율 㑖에서는 모든 악기가 㑖으로 도달하여 일치함을 살펴볼 수 있

따. 이후 골격선율 㑣으로 진행될 때에 대금에서만 골격선율보다 더 높

은 음역에서 선율을 형성하며, 현악기가 관악기보다 낮은 음역에서 선율

을 형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락덜이의 경우 골격선율이 㒇일 때 가야

금ㆍ거문고는 㑣에서 黃으로 상행한 후 다음 골격선율로 이어진다. 골격

선율 㑖으로 하행시 가야금을 제외한 모든 악기의 선율이 일치하며, 다

음 골격선율인 㑣으로 진행하는 동안 다같이 하행하며 골격음과 골격음 

아래 음으로 선율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현도드리의 경우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는 골격음과 같은 

음으로, 대금은 더 높은 음에서, 해금은 더 낮은 음에서 선율을 형성한

다. 이후 피리를 제외하고 모든 악기가 골격선율 㒇보다 높은 黃으로 상

행이 이루어진다. 이후 골격선율 㑣에서는 모든 악기가 㑖을 거쳐 僙까

지 순차 하행한다.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의 㒇-㑖-㑣 선율을 비교한 결과 세 선

율의 양상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세령산은 골격선율보다 더 낮

은 음을 통해 주로 선율을 형성하고, 가락덜이는 골격음과 대부분 일치

하는 선율을 형성하며, 상현도드리는 골격선율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고

루 음역을 사용하여 선율을 형성하고 있어 특징이 다르다고 하겠다. 

③ 골격선율 㑣 – 黃 – 㑣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골격선율 중 세 

번째로 살펴볼 선율은 㑣-黃-㑣 선율이다. 각각 세령산 제3장 제2각 제

1~7박, 가락덜이 제3장 제2각 제1~7박, 상현도드리 제1장 제7각 제1박~

제8각 제3박에 나타나며 선율을 선으로 표기하여 비교하면 <표 10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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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 가야금   ◇: 거문고   △: 대금   ×: 피리   ○: 해금

<표 102> 골격선율 㑣-黃-㑣의 선율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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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령산의 경우 골격선율이 㑣에서 黃으로 진행하는 동안 모든 선율이 

일치하여 진행한다. 다음으로 골격선율 黃에 들어 대금은 더 높은 음으

로 선율을 형성하고 가야금ㆍ거문고는 더 낮은 음으로 선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후 골격선율 㑣에서 모든 선율이 일치하였다가 가야금ㆍ거문고

는 상행하고, 대금ㆍ피리ㆍ해금은 소폭 하행한다. 다음으로 가락덜이의 

경우 세령산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골격선율이 㑣에서 黃으로 진행하는 

동안 모든 선율이 일치하며, 골격선율 黃에 들어 대금만 더 높은 음으로 

선율을 형성하고 나머지 악기는 黃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골격선율 㑣
으로 함께 하행하고 유지하며 피리ㆍ대금만 㑖으로 소폭 하행한다. 마지

막으로 상현도드리의 경우 골격선율 㑣을 살펴보면 가야금ㆍ거문고는 낮

은 음역에서 상행하고 대금은 높은 음역에서 하행하며 피리ㆍ대금은 골

격선율과 같은 㑣으로 시작하여 다양하다. 이후 모두 하행하였다가 다음 

골격선율 黃까지 급격히 상행한다. 이후 골격선율 㑣으로 진행하며 가야

금ㆍ거문고는 아래 음으로 급격히 하행하였다가 골격음으로 돌아오며 대

금ㆍ해금은 골격선율에 도달했다가 더 높은 음으로 상행하여 선율을 형

성하고 있다.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의 㑣-黃-㑣 선율을 비교한 결과 세령산

과 가락덜이는 대부분 골격선율과 일치한 선율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상

현도드리에서는 현악기가 아래 음역, 관악기가 위 음역에 위치하여 선율

을 다채롭게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에 나타나는 동일한 골격선율

의 형태를 선으로 비교해보았다. 동일한 골격선율임에도 불구하고 세령

산은 골격선율보다 아래 음역을 주로 활용하며, 가락덜이는 골격선율과 

일치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상현도드리는 현악기와 관악기가 나뉘

어 골격선율 위ㆍ아래 음역을 활용하여 선율을 다채롭게 형성하고 있음

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골격선율이 같더라도 각 악기의 선율을 통해 다

양한 음악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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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골격음 비교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내에서 악기별 비골격음을 비교함으로

써 악기에 따른 선율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악곡 간 

비교하여 악곡에 따른 선율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한다. 

(1) 악기별 비골격음 비교45)

  

① 세령산

  세령산에서 각 골격음에 따라 사용되는 다섯 악기의 비골격음 양상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확인한다. 먼저 세령산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비교

결과는 <표 103>과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합계

가야금
17% 67% 17% 100%
(1) (4) (1) (6)

거문고
13% 13% 13% 50% 13% 100%
(1) (1) (1) (4) (1) (8)

대금
63% 13% 13% 13% 100%
(5) (1) (1) (1) (8)

피리
63% 13% 13% 13% 100%
(5) (1) (1) (1) (8)

해금
63% 25% 13% 100%
(5) (2) (1) (8)

<표 103> 세령산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표 103>를 살펴보면 골격음 僙에 대하여 가야금ㆍ거문고는 㑖의 비율

이 높은 반면 대금ㆍ피리ㆍ해금은 僙의 비율이 높으며, 이는 현악기와 

관악기로 구분되는 특징이다. 이러한 예시는 제1장 제4각 제3대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보 48>과 같다.

45) 표의 괄호 안 숫자는 비골격음의 출현 횟수를 뜻하며, 이하 비골격음의 비율
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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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 세령산 제1장 제4각

  거문고의 경우, 문현을 사용하여 㣴이 비골격음으로 나타나는 점이 다

른 악기들과 다르다. 거문고에서 문현을 사용하는 선율에서 가야금은 상

이선율로 나타나 비골격음 분석이 불가하다. 이러한 예시는 세령산 제1

장 제2각 제4대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보 49>와 같다. 

<악보 49> 세령산 제1장 제2각

  다음으로 세령산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 비교 결과는 <표 10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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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합계

가야금
20% 20% 49% 9% 3% 100%
(7) (7) (17) (3) (1) (35)

거문고
29% 9% 49% 9% 6% 100%
(10) (3) (17) (3) (2) (35)

대금
12% 3% 61% 6% 18% 100%
(4) (1) (20) (2) (6) (33)

피리
24% 3% 61% 6% 6% 100%
(8) (1) (20) (2) (2) (33)

해금
20% 51% 14% 9% 6% 100%
(7) (18) (5) (3) (2) (35)

<표 104> 세령산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

  

  <표 104>에서 보듯이 골격음이 㑖일 때, 모든 악기가 골격음과 동일한 

음의 지속이 50% 내외의 높은 비율로 이루어졌으며 㑣의 비율이 낮은 

특징이 나타났다. 僙의 경우 다른 악기에 비해 대금과 거문고에서 낮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때 거문고는 문현으로 대체됨으로써 비율이 나뉜 

것이다. 거문고에서 문현인 㣴과 가야금에서 한 옥타브 아래 음인 㣡은 

악기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비골격음이다. 㒇는 관악기에서만 나타나는

데 대금에서 특히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예시는 세령산 제4장 제4각 제

1대강과 제4대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보 50>과 같다.

<악보 50> 세령산 제4장 제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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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령산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 비교 결과는 <표 105>와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합계

가야금
6% 11% 11% 11% 44% 6% 11% 100%
(1) (2) (2) (2) (8) (1) (2) (18)

거문고
11% 5% 11% 42% 5% 26% 100%
(2) (1) (2) (8) (1) (5) (19)

대금
5% 45% 35% 10% 5% 100%
(1) (9) (7) (2) (1) (20)

피리
5% 45% 35% 5% 10% 100%
(1) (9) (7) (1) (2) (20)

해금
5% 45% 27% 5% 18% 100%
(1) (10) (6) (1) (4) (22)

<표 105> 세령산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

 

  <표 105>를 살펴보면 모든 악기가 㑖, 㑣, 㒇, 黃이 공통되게 비골격음

으로 나타난다. 특히 㑖의 비율이 관악기에서, 㑣의 비율이 현악기에서 

높은데 이러한 경향은 현악기와 관악기로 구분하여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다. 僙은 거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악기들에서 나타나며 거문고는 문현

을 사용하여 㣴으로 대체되었다. 㑀는 가야금ㆍ거문고에서만 선율을 형

성한다. 이러한 예시는 세령산 제2장 제1각 제1대강에서 살펴볼 수 있으

며 <악보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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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세령산 제2장 제1각

  세령산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 비교 결과는 <표 106>과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합계

가야금
22% 44% 33% 100%
(2) (4) (3) (9)

거문고
27% 36% 36% 100%
(3) (4) (4) (11)

대금
14% 43% 43% 100%
(2) (6) (6) (14)

피리
14% 43% 43% 100%
(2) (6) (6) (14)

해금
7% 21% 29% 43% 100%
(1) (3) (4) (6) (14)

<표 106> 세령산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 

  <표 106>을 살펴보면, 모든 악기가 공통으로 㑣, 㒇, 黃이 비골격음이

며 전반적으로 㒇와 黃이 높다. 골격음이 㒇일 때 비골격음 㑖은 해금에

서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예시는 세령산 제2장 제1각 제4대강

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보 52>와 같다.46)  

46) 僙은 가야금ㆍ거문고에서도 나타나지만 상이선율이므로 비골격음으로 분석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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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 세령산 제2장 제1각

  세령산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비교 결과는 <표 107>과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합계

가야금
25% 25% 50% 100%
(1) (1) (2) (4)

거문고
25% 25% 50% 100%
(1) (1) (2) (4)

대금
50% 50% 100%
(2) (2) (4)

피리
75% 25% 100%
(3) (1) (4)

해금
75% 25% 100%
(3) (1) (4)

<표 107> 세령산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표 107>을 보면 모든 악기에서 골격음과 같은 비골격음 黃이 출현한

다. 㑖의 경우 가야금ㆍ거문고에서만 나타나며 현악기의 특징적인 부분임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시는 세령산 제3장 제2각 제2대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보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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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 세령산 제3장 제2각

② 가락덜이

 다음으로 가락덜이에서 각 골격음에 따라 사용되는 모든 악기의 비골격

음 양상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확인한다. 가락덜이 골격음 僙의 비골격

음 비교 결과는 <표 108>와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합계

가야금
　 　 　 　 100% 　 　 　 　 　 　 100%
　 　 　 　 (3) 　 　 　 　 　 　 (3)

거문고
20% 　 　 　 80% 　 　 　 　 　 　 100%
(1) 　 　 　 (4) 　 　 　 　 　 　 (5)

대금
　 　 　 　 80% 　 20% 　 　 　 　 100%
　 　 　 　 (4) 　 (1) 　 　 　 　 (5)

피리
　 　 　 　 80% 　 20% 　 　 　 　 100%
　 　 　 　 (4) 　 (1) 　 　 　 　 (5)

해금
　 　 　 　 40% 40% 20% 　 　 　 　 100%
　 　 　 　 (2) (2) (1) 　 　 　 　 (5)

<표 108> 가락덜이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표 108>를 보면 골격음이 僙일 때 비골격음 僙으로 음의 지속이 모든 

악기에서 이루어진다. 㣴이 거문고의 특징인 문현 사용으로 나타나며 㑀
가 해금에서 유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예시는 가락덜이 제3장 제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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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보 54>와 같다. 

<악보 54> 가락덜이 제3장 제3각

  다음으로 가락덜이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은 <표 109>과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합계

가야금
　 4% 　 　 27% 　 58% 4% 　 8% 　 100%
　 (1) 　 　 (7) 　 (15) (1) 　 (2) 　 (26)

거문고
4% 　 　 　 27% 　 62% 　 　 4% 4% 100%
(1) 　 　 　 (7) 　 (16) 　 　 (1) (1) (26)

대금
　 　 　 　 19% 8% 50% 15% 8% 　 　 100%
　 　 　 　 (5) (2) (13) (4) (2) 　 　 (26)

피리
　 　 　 　 19% 8% 50% 15% 8% 　 　 100%
　 　 　 　 (5) (2) (13) (4) (2) 　 　 (26)

해금
19% 58% 15% 8% 100%
(5) (15) (4) (2) (26)

<표 109> 가락덜이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

  <표 109>에서 보듯이 골격음이 㑖인 경우, 모든 악기가 㑖을 지속하며 

僙도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㑀는 대금ㆍ피리에서만 나타나며 太는 

거문고에서만 나타난다. 㑣은 거문고에서 나타나지 않는 악기적 특징이 

있다. 㒇의 경우, 대금ㆍ피리ㆍ해금에서 출현하는 관악기의 특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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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시는 가락덜이 제2장 제1각 제1대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보 55>와 같다.

<악보 55> 가락덜이 제2장 제1각

  다음으로 가락덜이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은 <표 111>과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합계

가야금
　 　 　 　 　 　 7% 79% 　 14% 　 100%
　 　 　 　 　 　 (1) (11) 　 (2) 　 (14)

거문고
　 　 　 　 　 　 8% 77% 　 15% 　 100%
　 　 　 　 　 　 (1) (10) 　 (2) 　 (13)

대금
　 　 　 　 　 29% 57% 7% 7% 　 100%
　 　 　 　 　 (4) (8) (1) (1) 　 (14)

피리
　 　 　 　 　 29% 57% 7% 7% 　 100%
　 　 　 　 　 (4) (8) (1) (1) 　 (14)

해금
　 　 　 　 14% 71% 7% 7% 100%
　 　 　 　 (2) (10) (1) (1) (14)

<표 110> 가락덜이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 

  <표 110>을 통해 비골격음을 살펴보면 모든 악기에서 공통적으로 黃의 

비율이 낮다. 차이점으로는 가야금ㆍ거문고에서 㑖의 비율이 낮고 㑣의 

비율이 높다. 반면 대금ㆍ피리ㆍ해금은 㑖과 㑣의 비율이 높으며 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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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현악기와 관악기의 특징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락덜이 제1장 제2각 제1대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

보 56>과 같다. 

<악보 56> 가락덜이 제1장 제2각

  

  가락덜이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 비교 결과는 <표 111>과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합계

가야금
　 　 　 　 　 　 　 20% 40% 40% 　 100%
　 　 　 　 　 　 　 (2) (4) (4) 　 (10)

거문고
　 　 　 　 　 　 　 10% 40% 50% 　 100%
　 　 　 　 　 　 　 (1) (4) (5) 　 (10)

대금
　 　 　 　 　 　 　 10% 60% 30% 　 100%
　 　 　 　 　 　 　 (1) (6) (3) 　 (10)

피리
　 　 　 　 　 　 　 10% 60% 30% 　 100%
　 　 　 　 　 　 　 (1) (6) (3) 　 (10)

해금
　 　 　 　 　 　 　 10% 60% 30% 　 100%
　 　 　 　 　 　 　 (1) (6) (3) 　 (10)

<표 111> 가락덜이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 

  <표 111>를 통해 살펴보면 골격음이 㒇일 때 모든 악기의 비골격음이 

공통적으로 㑣, 㒇, 黃으로 나타나고 㒇와 黃에 비해 㑣의 비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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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덜이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비교 결과는 <표 112>와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합계

가야금
　 　 　 　 　 　 　 　 　 100% 　 100%
　 　 　 　 　 　 　 　 　 (5) 　 (5)

거문고
20% 　 　 　 　 　 　 　 　 80% 　 100%
(1) 　 　 　 　 　 　 　 　 (4) 　 (5)

대금
　 　 　 　 　 　 　 　 　 60% 40% 100%
　 　 　 　 　 　 　 　 　 (3) (2) (5)

피리
　 　 　 　 　 　 　 　 　 100% 　 100%
　 　 　 　 　 　 　 　 　 (5) 　 (5)

해금
　 　 　 　 　 　 　 　 　 100% 　 100%
　 　 　 　 　 　 　 　 　 (5) 　 (5)

<표 112> 가락덜이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표 112>를 보면 모든 악기의 공통적인 비골격음은 黃이다. 㣴이 거문

고에서 문현을 연주하는 이유로 출현하고 太이 대금에서만 출현하는 것

은 악기에 따른 비골격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시는 가락덜

이 제2장 제2각 제2대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보 57>과 같다.

<악보 57> 가락덜이 제2장 제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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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현도드리

  마지막으로 상현도드리에서 각 골격음에 따라 사용되는 비골격음 양상

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확인한다. 상현도드리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은 

<표 113>와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합계

가야금
　 　 　 　 83% 　 17% 　 　 　 　 100%
　 　 　 　 (5) 　 (1) 　 　 　 　 (6)

거문고
　 　 　 13% 63% 　 25% 　 　 　 　 100%
　 　 　 (1) (5) 　 (2) 　 　 　 　 (8)

대금
　 　 　 　 75% 　 　 25% 　 　 　 100%
　 　 　 　 (3) 　 　 (1) 　 　 　 (4)

피리
　 　 　 　 50% 25% 25% 　 　 　 　 100%
　 　 　 　 (4) (2) (2) 　 　 　 　 (8)

해금
　 　 13% 　 63% 13% 13% 　 　 　 　 100%
　 　 (1) 　 (5) (1) (1) 　 　 　 　 (8)

<표 113> 상현도드리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표 113>를 보듯이 골격음이 僙일 때 모든 악기에서 골격음과 같은 僙
이 비골격음으로 나타나 음의 지속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한 악기에

서만 나타나 구분되는 비골격음이 있는데, 해금은 㣩, 거문고는 㣳, 대금

은 㑣이다. 피리ㆍ해금에서만 㑀가 출현하며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악기

들에서 㑖이 출현한다. 이러한 예시는 제2장 제11각 제1~3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보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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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 상현도드리 제2장 제11각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은 <표 114>와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합계

가야금
　 7% 　 　 15% 　 46% 24% 　 7% 　 100%
　 (3) 　 　 (6) 　 (19) (10) 　 (3) 　 (41)

거문고
7% 　 　 　 15% 　 46% 24% 　 7% 　 100%
(3) 　 　 　 (6) 　 (19) (10) 　 (3) 　 (41)

대금
　 　 　 　 17% 8% 28% 31% 8% 6% 3% 100%
　 　 　 　 (6) (3) (10) (11) (3) (2) (1) (36)

피리
　 　 　 　 21% 3% 32% 37% 3% 5% 　 100%
　 　 　 　 (8) (1) (12) (14) (1) (2) 　 (38)

해금
　 　 　 　 8% 　 45% 29% 11% 8% 　 100% 
　 　 　 　 (3) 　 (17) (11) (4) (3) 　 (38)

<표 114> 상현도드리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

  <표 114>를 살펴보면 골격음이 㑖인 경우 모든 악기에서 僙, 㑖, 㑣, 

黃이 고루 형성됨을 알 수 있으며 골격음과 같은 㑖의 비율이 가장 높

다. 㑀는 대금ㆍ피리에서 나타나고, 㒇는 대금ㆍ해금에서 나타나는 특징

이 있다. 이러한 예시는 제2장 제9각 제4~6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

보 5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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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 상현도드리 제2장 제9각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은 <표 115>과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합계

가야금
　 　 16% 　 10% 　 39% 32% 　 3% 100%
　 　 (5) 　 (3) 　 (12) (10) 　 (1) (31)

거문고
18% 　 　 　 9% 　 36% 27% 3% 6% 100%
(6) 　 　 　 (3) 　 (12) (9) (1) (2) (33)

대금
　 　 　 　 6% 3% 31% 34% 11% 14% 　 100%
　 　 　 　 (2) (1) (11) (12) (4) (5) 　 (35)

피리
　 　 　 　 10% 23% 54% 8% 5% 100%
　 　 　 　 (4) (9) (21) (3) (2) (39)

해금
　 　 　 　 7% 　 38% 39% 5% 15% 　 100% 
　 　 　 　 (3) 　 (14) (16) (2) (6) 　 (41)

<표 115> 상현도드리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

  <표 115>을 보면 골격음이 㑣일 때, 비골격음으로 僙, 㑖, 㑣, 㒇, 黃이 

모든 악기에서 나타난다. 㑖과 㑣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피리의 경우 㑣
이 약 50%로 활발히 나타난다. 㑀의 경우 대금ㆍ피리에서만 보이는 특

징이다. 이러한 예시는 제2장 제10각 제4~6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

보 6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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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 상현도드리 제2장 제10각

  다음으로 상현도드리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은 <표 116>과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합계

가야금
　 　 　 　 　 　 　 　 56% 44% 　 100%
　 　 　 　 　 　 　 　 (5) (4) 　 (9)

거문고
11% 　 　 　 　 　 　 　 56% 33% 　 100%
(1) 　 　 　 　 　 　 　 (5) (3) 　 (9)

대금
　 　 　 　 　 　 38% 54% 8% 100%
　 　 　 　 　 　 (5) (7) (1) (13)

피리
　 　 　 　 8% 　 8% 54% 31% 　 100%
　 　 　 　 (1) 　 (1) (7) (4) 　 (13)

해금
　 　 　 　 　 　 11% 33% 56% 　 100% 
　 　 　 　 　 　 (1) (3) (5) 　 (9)

<표 116> 상현도드리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

  <표 116>을 통해 골격음이 㒇일 때 비골격음을 비교한 결과, 모든 악

기가 공통적으로 㒇와 黃이 비골격음으로 나타난다. 대금ㆍ해금에서 黃
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가야금ㆍ거문고ㆍ피리에서 㒇의 비율이 높다. 僙
과 僙은 피리에서만, 太은 대금에서만, 㑣은 해금에서만 나타난다. 이는 

현악기에 비해 관악기에서 비골격음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인

다. 이러한 예시는 제2장 제4각 제4~6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보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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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상현도드리 제2장 제4각

  상현도드리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은 <표 117>과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仲 합계

가야금
　 　 　 　 2%　 　 7% 33% 　 45% 7% 5% 100%
　 　 　 　 (1) 　 (3) (14) 　 (19) (3) (2) (42)

거문고
5% 　 　 　 　 　 7% 36% 　 38% 14% 100%
(2) 　 　 　 　 　 (3) (15) 　 (16) (6) (42)

대금
　 　 　 　 　 　 15% 10% 8% 45% 15% 8% 100%
　 　 　 　 　 　 (6) (4) (3) (18) (6) (3) (40)

피리
　 　 　 　 　 　 24% 35% 6% 32% 3% 100%
　 　 　 　 　 　 (8) (12) (2) (11) (1) (34)

해금
　 　 　 　 　 20% 34% 5% 36% 5% 100% 
　 　 　 　 　 　 (9) (15) (2) (16) (2) (44)

<표 117> 상현도드리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표 117>을 보면 모든 악기에서 㑖, 㑣, 黃, 太이 비골격음으로 나타난

다. 그 중 대금ㆍ피리ㆍ해금의 경우 㑖의 비율이 높으며 㒇가 나타나는

데 이는 관악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㑣의 비율을 보면 대

금에서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예시는 제4장 제6각 제4~6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보 6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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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2> 상현도드리 제4장 제6각

  상현도드리 골격음 太의 비골격음은 <표 118>와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㣳 僙 㑀 㑖 㑣 㒇 黃 太 합계

가야금
50% 50% 100%
(1) (1) (2)

거문고
50% 50% 100%
(1) (1) (2)

대금
50% 50% 100%
(1) (1) (2)

피리
50% 50% 100%
(1) (1) (2)

해금

<표 118> 상현도드리 골격음 太의 비골격음

  <표 118>을 통해 골격음 太의 비골격음 결과를 보면, 가야금ㆍ거문고ㆍ

대금ㆍ피리에서 黃과 太가 나타나며 해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예시는 제2장 제3각 제1~3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보 6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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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상현도드리 제2장 제3각

(2) 악곡별 비골격음 비교

① 세령산과 가락덜이

   세령산과 가락덜이의 비골격음 양상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세령산ㆍ가락덜이 중 가야금ㆍ거문고 대하여 골

격음 僙의 비골격음 양상을 비교하면 <표 119>과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僙 㑀 㑖 㑣 㒇 黃 太

가야금
세령산 17% 67% 17%

가락덜이 100%

거문고
세령산 13% 13% 13% 50% 13%

가락덜이 20% 80%

해금
세령산 63% 25% 13%

가락덜이 40% 40% 20%

<표 119>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비교(가야금ㆍ거문고ㆍ해금)

  <표 119>을 살펴보면 골격음 僙에 대하여 세령산의 경우 가야금은 㑖
이 67%로 주를 이루었으나 가락덜이에서는 0%로 감소하였고 僙의 비율

이 17%에서 100%로 증가하였다. 또한, 거문고는 僙의 비율이 세령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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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13%였으나 가락덜이에서 80%로 높아지고 가락덜이에 㑀, 㑖, 㑣이 

나타나지 않아 음을 지속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해금의 경우 세령산에서 

비골격음 僙의 비율이 63%였는데 가락덜이에서는 40%로 낮아졌고, 가락

덜이에서 비골격음 㑀가 새롭게 나타나 현악기의 양상과는 다르다. 정리

하면 세령산에서 가락덜이로 파생되며 현악기의 골격음 僙에서는 비골격

음 㑖과 㑣을 덜어내어 선율을 단순화하였고, 반면 해금에서는 㑀를 통

해 선율이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시는 세령산 제3장 제3각 

제3대강 및 가락덜이 제3장 제3각 제3대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악보 

64>와 같다.

<세령산 제3장 제3각 제3대강> <가락덜이 제3장 제3각 제3대강>

<악보 64>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비교악보

  세령산ㆍ가락덜이 중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은 <표 12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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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僙 㑀 㑖 㑣 㒇 黃 太

가야금
세령산 20% 20% 49% 9% 3%

가락덜이 4% 27% 58% 4% 8%

거문고
세령산 29% 9% 49% 9% 9%

가락덜이 4% 27% 62% 4% 4%

대금
세령산 12% 3% 61% 6% 18%

가락덜이 19% 8% 50% 15% 8%

피리
세령산 24% 3% 61% 6% 6%

가락덜이 19% 8% 50% 15% 8%

해금
세령산 20% 51% 14% 9% 6%

가락덜이 19% 58% 15% 8%

<표 120>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 비교

  <표 120>을 통해 골격음이 㑖일 때를 보면 가락덜이에서 가야금의 한 

옥타브 아래 음과 거문고의 문현이 낮은 비율로 나타난다. 거문고의 경

우 僙의 비율이 높아진 점을 미루어 가락덜이에서는 문현 대신 僙으로 

선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문고는 세령산에서 㑣이 

선율을 형성하고 있으나, 가락덜이에서는 㑣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세령산에서 가락덜이로 파생되는 과정에서 골격음 㑖의 경우 가야금은 

한 옥타브 아래 음, 거문고는 문현을 덜어내었으며, 僙ㆍ㑖ㆍ㑣에서는 

모든 악기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비율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예시는 세령산 제3장 제3각 제1대강 및 가락덜이 제3장 제3각 제1

대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악보 6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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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령산 제3장 제3각 제1대강> <가락덜이 제3장 제3각 제1대강>

<악보 65>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 비교악보

  세령산ㆍ가락덜이 중 가야금ㆍ거문고 대하여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 양

상을 비교하면 <표 121>과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㣩 僙 㑀 㑖 㑣 㒇 黃

가야금
세령산 6% 11% 11% 11% 44% 6% 11%

가락덜이 7% 79% 14%

거문고
세령산 11% 5% 11% 42% 5% 26%

가락덜이 8% 77% 15%

<표 121>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 비교(가야금ㆍ거문고)

   <표 121>를 보면 골격음이 㑣일 때 가락덜이의 경우 가야금에서는 

僙, 㑀, 㒇가 나타나지 않으며 거문고는 㣴, 㑀, 㒇가 나타나지 않는다. 

가야금ㆍ거문고 공통된 특징으로 골격음과 같은 음인 㑣의 비율이 40%

대에서 약 80% 가까이로 높아졌다. 이렇듯 가락덜이의 현악기에서 사용

하는 음의 종류가 적어졌으며, 골격음의 지속이 선율의 주를 이루게 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예시는 세령산 제2장 제2각 제2대강 및 가락

덜이 제2장 제1각 제1대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악보 6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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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령산 제2장 제2각 제2대강> <가락덜이 제2장 제1각 제1대강>

<악보 66>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 비교악보

  세령산ㆍ가락덜이 중 대금ㆍ피리ㆍ해금에 대하여 골격음 㒇의 비골격

음 양상을 비교하면 <표 122>와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僙 㑀 㑖 㑣 㒇 黃 太

대금
세령산 14% 43% 43%

가락덜이 10% 60% 30%

피리
세령산 14% 43% 43%

가락덜이 10% 60% 30%

해금
세령산 7% 21% 29% 43%

가락덜이 10% 60% 30%

<표 122>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 비교(대금ㆍ피리ㆍ해금)

  <표 122>를 통해 살펴보면, 먼저 비골격음 㑣, 㒇, 黃은 공통적으로 유

지되어 나타났으나 비율에는 증가와 감소의 폭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

히 해금이 세령산 29%에서 가락덜이 60%로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

다. 특징적으로 해금에서만 㑖이 세령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정리

하면 골격음 㒇에서는 모든 악기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

다. 이러한 예시는 세령산 제3장 제1각 제1대강 및 가락덜이 제3장 제1

각 제1대강에서 확인 가능하며 <악보 6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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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령산 제3장 제1각 제1대강> <가락덜이 제3장 제1각 제1대강>

<악보 67>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 비교악보

  다음으로 세령산ㆍ가락덜이 중 가야금ㆍ거문고 대하여 골격음 黃의 비

골격음 양상을 비교하면 <표 123>와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㑖 黃 太

가야금
세령산 25% 25% 50%

가락덜이 100%

거문고
세령산 25% 25% 50%

가락덜이 20% 80%

<표 123>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비교(가야금ㆍ거문고)

  <표 123>에서 보듯이 가야금ㆍ거문고 모두 세령산에서는 㑖이 나타났

으나 가락덜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골격음과 같은 음인 黃이 가야금

은 100%, 거문고는 80% 나타나 골격음을 높은 비율로 지속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가락덜이에서 현악기의 음이 덜어져 단순해지고 골

격음의 지속이 뚜렷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시는 세령산 제2

장 제2각 제2대강 및 가락덜이 제2장 제2각 제2대강을 비교하면 확인 가

능하며 <악보 6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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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령산 제2장 제2각 제2대강> <가락덜이 제2장 제2각 제2대강>

<악보 68> 세령산ㆍ가락덜이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비교악보

  세령산과 가락덜이의 골격음에 따른 비골격음을 비교하여 본 결과 현

악기에서 선율을 형성하는 비골격음의 종류가 일부 축소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특히 골격음과 동일한 비골격음의 비율이 변화함을 살펴볼 수 있

었다. 골격음과 동일한 비골격음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골격음을 지

속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골격선율이 단순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악기별 및 골격음별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 <표 

124>와 같다.

 

악기
골격음

僙 
변화량(%p)

㑖 
변화량(%p)

㑣 
변화량(%p)

㒇 
변화량(%p)

黃 
변화량(%p)

악기별 
경향

가야금 +83 +9 +35 -4 +75 증가
(17%→100%) (49%→58%) (44%→79%) (44%→40%) (25%→100%)

거문고 +67 +13 +35 +4 +55 증가
(13%→80%) (49%→62%) (42%→77%) (36%→40%) (25%→80%)

대금 +17 -11 +22 +17 +10 소폭 
증가(63%→80%) (61%→50%) (35%→57%) (43%→60%) (50%→60%)

피리 +17 -11 +22 +17 +25 소폭 
증가(63%→80%) (61%→50%) (35%→57%) (43%→60%) (75%→100%)

해금 -23 +7 +44 +31 +25 소폭 
증가(63%→40%) (51%→58%) (27%→71%) (29%→60%) (75→100)

변화양상
해석

가야금ㆍ거문고
의 선율 단순화

변화 적음
가야금ㆍ거문고
ㆍ해금의 선율 

단순화

해금의 선율 
단순화

가야금ㆍ거문고
의 선율 단순화

　 

<표 124> 골격음과 동일한 비골격음 비율 변화(세령산→가락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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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가야금은 僙에서 83%p, 㑣에서 35%p, 黃에서 

75%p 증가하였으며, 거문고는 僙에서 67%p, 㑣에서 35%p, 黃에서 55%p 

증가하여 골격음의 지속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다. 대금ㆍ피리는 

변화가 미미하여 세령산과 가락덜이의 선율이 유사하고, 해금은 오히려 

골격음 僙에서 23%p 감소하며 선율이 더해졌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미

루어 세령산에서 가락을 덜어 만들어졌다는 가락덜이의 형성 배경은 현

행 세령산과 가락덜이의 변화에 비추어봤을 때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가야금ㆍ거문고와 같은 현악기에서는 선율이 명백히 단순화

되었으나 관악기에서는 세령산과 가락덜이의 선율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

며 특히 해금에서는 선율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어 형성 배경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세령산과 상현도드리 

  세령산과 상현도드리의 비골격음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악기별 비골격

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을 비교하겠다. 세령

산ㆍ상현도드리에 대하여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양상을 비교하면 <표 

125>과 같다. 

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㣩 㣳 僙 㑀 㑖 㑣 㒇

가야금
세령산 17% 67% 17%

상현도드리 83% 17%

거문고
세령산 13% 13% 13% 50% 13%

상현도드리 13% 63% 25%

대금
세령산 63% 13% 13% 13%

상현도드리 75% 25%

피리
세령산 63% 13% 13% 13%

상현도드리 50% 25% 25%

해금
세령산 63% 25% 13%

상현도드리 13% 63% 13% 13%

<표 125> 세령산ㆍ상현도드리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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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5>를 살펴보면 세령산의 경우 가야금은 僙이 낮은 비율로 나타

나고 㑖이 67%의 높은 비율을 이루었으나 상현도드리에서는 골격음과 

같은 僙이 83%로 높게 이루어 골격음의 지속이 길어지고 㑖의 비율은 

17%로 낮아졌다. 거문고는 상현도드리에서 문현을 연주하지 않고 대신 

僙과 가까운 㣳가 추가되었으며, 僙의 비율이 세령산은 13%인데 비해 

상현도드리는 63%로 높다. 가야금과 거문고의 차이점을 미루어 가야금

과 거문고는 세령산보다 상현도드리에서 골격음과 동일한 음의 반복 비

율이 높았다. 반면 대금ㆍ피리ㆍ해금은 僙의 양상이 비슷하다. 차이점으

로 세령산에 비해 상현도드리에서 대금이 㑖과 㒇가 사라지고 피리가 

㑀, 해금이 㣩과 㑀가 추가되는 등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세령산과 상현도드리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가야금ㆍ거문고는 세령산에 비해 상현도드리에서 동음 반복 비율이 높

고, 관악기의 경우 비골격음의 범위가 완전 4도 이내로 좁아져 상현도드

리에서 세령산보다 골격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예시는 세령산 제2장 제1각 제4대강 및 상현도드리 제2장 제

11각 제1~3박을 비교하면 살펴볼 수 있으며 <악보 69>과 같다.

<세령산 제2장 제1각 제4대강> <상현도드리 제2장 제11각 선대강>

<악보 69> 세령산ㆍ상현도드리 골격음 僙의 비골격음 비교 악보

  다음으로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을 비교하겠다. 세령산ㆍ상현도드리에 

대하여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 양상을 비교하면 <표 1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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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僙 㑀 㑖 㑣 㒇 黃 太

가야금
세령산 20% 20% 49% 9% 3%

상현도드리 7% 15% 46% 24% 7%

거문고
세령산 29% 9% 49% 9% 6%

상현도드리 7% 15% 46% 24% 7%

대금
세령산 12% 3% 61% 6% 18%

상현도드리 17% 8% 28% 31% 8% 6% 3%

피리
세령산 24% 3% 61% 6% 6%

상현도드리 21% 3% 32% 37% 3% 5%

해금
세령산 20% 51% 14% 9% 6%

상현도드리 8% 45% 29% 11% 8%

<표 126> 세령산ㆍ상현도드리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 비교

  <표 126>에서 보듯이 세령산의 경우 대금에서 㑖의 비율이 세령산에서 

61%였으나 상현도드리에서 28%로 낮아졌다. 대금에서 黃ㆍ太, 피리에서 

黃은 상현도드리에서만 나타나며 이러한 높은 음역의 비골격음 사용을 

통해 선율을 다채롭게 하고 음역을 확장시켰다. 

  세령산과 상현도드리 골격음 㑖의 비골격음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상현도드리에서 관악기가 골격음과 동일한 비골격음 비율이 낮아지고 모

든 악기가 전반적으로 비골격음의 종류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을 비교하겠다. 세령산ㆍ상현도드리에 

대하여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 양상을 비교하면 <표 1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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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격음(%)_

_골격음
㣴 㣡 㣩 僙 㑀 㑖 㑣 㒇 黃

가야금
세령산 6% 11% 11% 11% 44% 6% 11%

상현도드리 16% 10% 39% 32% 3%

거문고
세령산 11% 5% 11% 42% 5% 26%

상현도드리 18% 9% 36% 27% 3% 6%

대금
세령산 5% 45% 35% 10% 5%

상현도드리 6% 3% 31% 34% 11% 14%

피리
세령산 5% 45% 35% 5% 10%

상현도드리 10% 23% 54% 8% 5%

해금
세령산 5% 45% 27% 5% 18%

상현도드리 7% 38% 39% 5% 15%

<표 127> 세령산ㆍ상현도드리 골격음 㑣의 비골격음 비교

 

  <표 127>을 통해 살펴보듯 비골격음 㑀의 경우 세령산의 가야금ㆍ거문

고에서만 나타나며 상현도드리의 대금에만 나타났다. 비골격음 㑖의 비

율은 현악기에서 가야금이 세령산 11%에서 상현도드리 39%로, 거문고가 

세령산 11%에서 상현도드리 36%로 나타나 높아졌다. 관악기의 경우 대

금이 세령산 45%에서 상현도드리 31%로, 피리가 세령산 45%에서 상현

도드리 23%로, 해금이 세령산 45%에서 상현도드리 38%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㑖의 음악적 비중이 현악기에서 높아졌고 관악기에서 낮아졌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골격음과 동일한 비골격음의 비율은 현악기에서 

낮아지고 관악기에서 높아졌다. 세령산과 상현도드리 골격음 㑣의 비골

격음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현악기와 관악기의 비골격음 특징이 나뉘

어지는 경우를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을 비교하겠다. 세령산ㆍ상현도드리에 

대하여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 양상을 비교하면 <표 1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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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격음(%)_

_골격음
㣴 僙 㑀 㑖 㑣 㒇 黃 太

가야금
세령산 22% 44% 33%

상현도드리 56% 44%

거문고
세령산 27% 36% 36%

상현도드리 11% 56% 33%

대금
세령산 14% 43% 43%

상현도드리 38% 54% 8%

피리
세령산 14% 43% 43%

상현도드리 8% 8% 54% 31%

해금
세령산 7% 21% 29% 43%

상현도드리 11% 33% 56%

<표 128> 세령산ㆍ상현도드리 골격음 㒇의 비골격음 비교

  <표 128>에서 보듯이 골격음이 㒇일 경우 세령산에서 가야금ㆍ거문고

ㆍ대금ㆍ피리에서 㑣이 나타나는데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해

금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악기에서 동음 

반복 비율이 높아졌고 거문고에서 㣴, 대금에서 太, 피리에서 僙과 㑖이 

추가되었다. 가야금ㆍ거문고의 경우 비골격음이 축소되었으며 대금ㆍ피

리ㆍ해금의 경우 비골격음의 종류가 일부 다르나 㒇와 黃을 중심으로 비

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을 비교하겠다. 세령산ㆍ상현도드리에 

대하여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양상을 비교하면 <표 1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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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격음(%)_

_골격음
㣴 僙 㑖 㑣 㒇 黃 太 仲

가야금
세령산 25% 25% 50%

상현도드리 2% 7% 33% 45% 7% 5%

거문고
세령산 25% 25% 50%

상현도드리 5% 7% 36% 38% 14%

대금
세령산 50% 50%

상현도드리 15% 10% 8% 45% 15% 8%

피리
세령산 75% 25%

상현도드리 24% 35% 6% 32% 3%

해금
세령산 75% 25%

상현도드리 20% 34% 5% 36% 5%

<표 129> 세령산ㆍ상현도드리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비교

 

  <표 129>를 살펴보면 골격음이 黃인 경우 세령산에 비해 상현도드리에

서 비골격음이 다양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 안에서 비율 또

한 다양하게 변화되었는데 가야금ㆍ거문고는 공통적으로 㑖의 비율이 약 

25%에서 7%로 낮아졌으며, 세령산에 나타나지 않던 㑣이 상현도드리에

서는 약 40%의 비율로 나타난다. 피리ㆍ해금에서도 가야금ㆍ거문고와 

마찬가지로 㑣의 비율이 나타나지 않다가 상현도드리에서 약 40%의 비

율로 나타났다. 세령산과 상현도드리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동음이 지속되는 경우 외에는 세령산 보다 상현도드리에서 

모든 악기가 활발히 선율 형성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시는 세령산 제3장 제2각 제2대강 및 상현도드리 제1장 제4각 제4~6박

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보 7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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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령산 제3장 제2각 제2대강> <상현도드리 제1장 제4각 후대강>

<악보 70> 세령산ㆍ상현도드리 골격음 黃의 비골격음 비교 악보

  세령산과 상현도드리를 비교한 결과 세령산에 비해 상현도드리에서 골

격음을 지속하는 경향이 줄어들었으며, 비골격음의 종류가 많아져 더 다

채로운 선율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세령산과 상현도드리

는 모두 골격음 㑖과 㑣의 비중이 높은 악곡인데 골격음 㑖과 골격음 㑣
의 양상이 세령산과 상현도드리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상현도드리에서 

골격음 黃의 비율이 높은 것과 더불어, 음악을 구성하는 뼈대가 동일하

더라도 골격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비골격음의 양상에 따라 선율을 다

르게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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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본 연구는 영산회상 중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를 대상으로 정

간 및 합주 대표음, 골격음, 골격선율, 비골격음을 분석하고 이를 비교하

여 악곡별, 악기별 선율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의 악곡별 골격음 비율, 선율구조, 

골격선율과의 일치율을 확인하였다. 먼저 악곡별 골격음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세령산은 총 56개의 골격음 중 僙이 6개(10.7%), 㑖이 21개(37.5%), 

㑣이 17개(30.4%), 㒇가 8개(14.3%), 黃이 4개(7.1%)이다. 가락덜이는 총 40

개의 골격음 중 僙이 4개(10%), 㑖이 16개(40%), 㑣이 10개(25%), 㒇가 5개

(12.5%), 黃이 5개(12.5%)이다. 상현도드리는 총 72개의 골격음 중 僙이 4

개(5.6%), 㑖이 20개(27.8%), 㑣이 19개(26.4%), 㒇가 6개(8.3%), 黃이 22개

(30.6%), 太이 1개(1.4%)이다. 다음으로 선율구조를 분석한 결과 세령산ㆍ

가락덜이는 현악기인 가야금ㆍ거문고 위주로 상이선율이 나타났으며, 주

로 종지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현도드리는 상이선율이 모든 

악기에서 고루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유기적인 선율 구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악기별 골격선율과의 평균 일치율은 세령산이 93.9%, 

가락덜이가 99%, 상현도드리가 90.3%로 가락덜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는 㑖, 㑣이 주요한 골격음인 가

운데 상현도드리는 黃의 비율 또한 높으며, 세 악곡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골격선율임에도 다양한 선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비교해본 결과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는 㑖, 

㑣을 주요한 골격음으로 구성하였으며 㑀는 골격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 이는 영산회상이라는 모음곡에 속한 악곡으로써 공통점으로 보여진

다. 다만 상현도드리에서만 골격음 黃의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 음역의 

상승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

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골격선율을 비교 분석하여 세부적인 선율 차이

에 의해 다양한 음악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㑣-㑖-㑖 / 㒇-㑖-

㑣 / 㑣-黃-㑣 세 골격선율을 비교한 결과 세령산은 주로 골격선율보다 

아래 음역을 활용하며 가락덜이는 골격선율과 대부분 일치하는 형태이

다. 상현도드리의 경우 현악기와 관악기의 특징이 구분되었으며 골격선

율 위ㆍ아래 음역을 활용하여 다채롭게 선율을 형성한다.

  셋째, 악기별 비골격음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악기와 관악기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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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특징과 특정 악기에서만 나타나는 비골격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현악기와 관악기로 나뉘어 나타나는 특징으로 세령산 골격음 僙일 때 현

악기는 㑖, 관악기는 僙의 비율이 높았고, 가락덜이 골격음 㑖일 때 관악

기에서만 비골격음 㒇가 나타나는 경우 등이 있다. 다음으로 특정 악기에

서만 나타나는 비골격음으로 가락덜이 골격음 黃일 때 대금의 太의 경우, 

상현도드리 골격음 僙일 때 해금의 㣩, 거문고의 㣳, 대금의 㑣의 경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악기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비골격음으로 거문고

는 문현인 㣴이 있고, 가야금은 한 옥타브 아래 음인 㣡ㆍ㣩 등이 있다.

  넷째, 악곡별 비골격음을 비교 분석하여 가락덜이의 선율 변화와 세 

악곡에 나타나는 비골격음 양상에 의한 선율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세령산과 가락덜이의 비골격음을 비교한 결과 가락덜이에서 현악기는 선

율이 단순화되었으나 관악기는 단순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세령산에서 가락을 덜어 만들어졌다는 가락덜이의 형성 배경

이 현악기 선율 측면에서는 일치하나 관악기 측면에서는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세령산과 상현도드리의 비골격음을 비

교하여 같은 골격음에서도 비골격음의 양상을 통해 다른 선율이 형성될 

수 있음을 밝혔다. 상현도드리에서는 세령산에 비해 골격음을 지속하는 

경향이 줄어들었으며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비골격음의 종류가 많고 

음역이 넓어 세령산에 비해 선율이 더 다채로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두 악곡 모두 골격음 㑖과 㑣의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음에도 불구

하고 비골격음의 양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되는 선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앞서 같은 골격선율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율이 

비골격음 양상에 따른 것임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골격음을 추출하고 그로부터 분석되는 비골격음을 통하

여 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골격음을 추출하는 대강박과 방식에는 더 많은 논의와 후속 연구

가 필요하겠으나, 유사한 선율을 대조하여 음악적 특징을 밝히는 것과 

달리 골격선율이 일치하지 않아도 그 음악의 특징을 밝힐 수 있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연주자들이 악곡 및 악기 

특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다양한 선율을 인식하고 짜임새 있는 선율구조

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수준 높은 전통음악 

연주와 더불어 새로운 전통 창작에 일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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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Yeongsanhoesang

- Focus on Seryeongsan, Garakdeori, and Sanghyeondodeu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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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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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d the melodies of Seryeongsan, Garakdeori, and 

Sanghyeondodeuri in the Yeongsanhoesang collection and revealed each 

song's skeletal melody and melody structure. Through th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lody by instrument and music were confirmed, 

and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the melody were examined in 

the Yeongsanhoesang.

  This research method consists of determining the representative tones 

of Jeonggan and the ensemble, extracting the representative tones, and 

checking the melody structure through the skeletal melody and 

different melodies as a skeletal tone analysis method.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Gayageum, Geomungo, Daegeum, Piri, and Haegeu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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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similarity rate with the skeletal tones, 

melody structure, and skeletal melody of each of the three song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atio of the skeletal tones by music, 

Seryeongsan has a total of 56 skeletal tones, with six 僙, twenty-one 

㑖, seventeen 㑣, eight 㒇, and four 黃. Garakdeori has a total of forty 

skeletal tones, with four 僙, sixteen 㑖, ten 㒇, five 㑣, and five 黃. 

Sanghyeondodeuri has a total of seventy-two skeletal tones, with four 

僙, twenty 㑖, nineteen 㑣, six 㒇, twenty-two 黃, and one 太,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lody structure, the 

different melodies were observed mainly on string instruments in 

Seryeongsan and Garakdeori, and in Sanghyeondodeuri, all instruments 

showed different melodies. The average similarity rate with the skeletal 

melody rate according to the instrument is 93.9% in Seryeongsan, 99% 

in Garakdeori, and 90.3% in Sanghyeondodeuri.

  Secon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㑖 and 㑣 are the main 

skeletal tones of Seryeongsan, Garakdeori, and Sanghyeondodeuri. In 

addition, 黃 also appears at a high rate in Sanghyeondodeuri, which 

shows a rise in the tone range. Furthermore, the same skeletal melody 

was found in the three songs through analysis. However, their detailed 

melodies were different.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uxiliary tones of each instrument,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divided into string and wind instruments 

and the auxiliary tones using only specific instruments were found. As 

auxiliary tones that can be seen as instrumental characteristics, 

Geomungo has 㣴, and Gayageum has 㣩 and 㣡.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each song's auxiliary tones, the 

melody of string instruments was simplified for Garakdeori, compared to 

Seryeongsan, but the wind instruments were no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different melody through the aspect of the auxiliary tones 

in the same skeletal tones as Seryeongsan and Sanghyeondodeuri. The 

previous contents discovered that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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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akdeori, which was made by removing the melody from 

Seryeongsan, coincides in terms of string instruments but not in part 

with wind instruments, and it explains that auxiliary tones influenced 

the various melodies in the same skeleton melody.

Key Words : Yeongsanhoesang, Seryeongsan, Garakdeori, 

Sanghyeondodeuri, Skeletal tone, Auxiliary tone, 

Skeletal melody, Melody structure

Student Number : 2020-2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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