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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Appreciation Field of

   Highschool Music Textbook by the Seventh Curriculum

-Focused on Western music-

                      Oh, Yu-Jeong

                      Advisor: Prof. kim, Hye-Kyung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order to lead students to higher appreciation of music in class, teachers 

should help them participate in music class. For that, there is nothing 

important than a good textbook as a teaching material. For serving this 

purpose good and diverse pieces of music are needed and music for 

appreciation included in the textbooks, important resources for music 

education in school, works as a primary criterion in actual music class. 

 Did so as the seventh this paper watched to eight kinds of music textbook 

current by educational processes about their life and action representative 

works after a process to appreciate impression music included at current 

eight kinds of music textbooks arranged, and explained, and introducing 

composers main of the times, and presented the main subject for musical 

piece explanation, and to explain.

 Such appreciation course is treated in the texts published by Kyohaksa, 

Daehan(Ltd.), Pakyoungsa, Sekwang Publishing Company, and Chunjae(Ltd.) 

and, in case of Doosan(Ltd.), Book Publishing Taesung, and Hyundai Music 



Publishing Company treat musical history and appreciation tunes with 

separate suggestion of them. As the appreciation courses differ in eight texts, 

the classification of appreciation tunes by time also somewhat differ by text. 

The classification was made into six in case of Kyohaksa and Sekwang 

Publishing Company, into nine in case of Daehan(Ltd.) and Chunjae(Ltd.), into 

ten in case of Doosan(Ltd.), into eight in case of Hyundai Music Publishing 

Company, and into seven in case of Pakyoungsa. 

 The times of tunes suggested in eight kinds of texts are those of 

renaissance, baroque, classic, pre-romanticism, post-romanticism, and 

modern time and the tunes of romanticism were 52 and took the largest 

share. 

 There were totally 42 people who were western music composers at the 

classified by composer grouping. Among them, Beethoven was written down 

at the textbook of eight kinds and Bach took a great deal of weight by being 

written down on the textbook of seven kinds.

 When reviewed by genre, the appreciation tunes listed in eight kinds of texts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vocal pieces and instrumental pieces. Vocal 

pieces were classified into mass pieces, oratorios, art songs, operas, and 

cantata etc. Instrumental pieces were classified into orchestras, symphonies, 

suites, chamber music, concertos, sonatas, operas, overtures, solos, and 

dance music. Ratio of entire vocal pieces had most a lot of opera with 21 

pieces, and eight kinds of mass pieces was presented to textbook all. There 

are most a lot of suites with 19 pieces in instrumental pieces.

 When the pieces classified into vocal pieces and instrumental pieces are 

classified in detail, vocal pieces may be classified into solos, part songs, 

choruses, and others consisted of operas and musicals; instrumental pieces 

may classified into solos, quartets, ensembles, concerts, and others consisted 



of dance music, drama music, and film musics of which the type of 

performance is ambiguous. 51 pieces were vocal for 172 pieces of impression 

music, and were all excluded at 8 varieties of textbooks. The instrumental 

pieces 72 pieces were put too much importance to an orchestral music 

ensemble for 121 pieces.

 Such preponderance in the music of listening is the problem for students to 

meet evenly with the music of the diversified cultural areas of times. 

Therefore, wish the more harmonious and balanced music education may be 

developed at school sites by improving the problems. In relation to this fact, 

writers, publishers, and music teachers should continue the study on 

appreciation areas to improve the musical sense and creativity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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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학교 음악교육의 목표는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타고난 음악적 능력을 최

대한 신장시켜, 음악을 통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통하여 계발된 풍부한 음악성은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사물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창조적 표현 능력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게 하며, 다양한 음악적 능력을 지

닌 사람을 결국 소속 집단과 사회의 음악 문화 창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1)

 이러한 음악과의 교육목표에 비추어 오늘날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이 얼마만큼 중요

시되고 있으며 얼마나 가치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해와 활동영역이 통합적으

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이 다

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음악교육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의 음악교육은 음악교육의 완

성단계로 매우 중요하다. 음악을 전공할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게 정규적이

고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다. 학교 현장에서 볼 때 음악교

육은 교과서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행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볼 때 음악교과서는 

학생의 학습활동 및 정신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자료 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이해 영역과 활동 영역으로 나누

어진다.2) 활동 영역은 다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 논문에

서 다루게 되는 감상은 활동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 중 감상은 활동 영역 중 가장 

기본이 된다. 음향에 대한 예민한 청감각과 악곡의 구조에 대한 논리적 파악력, 악곡

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출판사, 1997,  p.465

2) 교육부,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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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영된 음악의 미적 요소 및 예술적 의미 요소에 대한 통찰력을 필요로 하며, 또

한 이러한 능력들은 음악 활동의 기본이 되고 있다.3) 그러나 음악 감상이 모든 음악

활동의 기본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음악교육은 여전히 가창중심의 표

현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균형 있는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감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음향시설과 자료의 미

흡, 감상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감상교육의 형식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교과서는 

음악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매체이므로 교과서에 어떠한 곡이 음악 감상을 위한 

제재 곡으로 선정되는가에 따라 감상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본 논문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8종 음악 교과서의 활동영역 중 감상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8종 음악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비교 분석 연구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

지에 대해 파악하는데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교사가 학교의 환경에 따라 적절

한 교과서를 선택하고 또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장 ․ 단점을 다른 교과

서와 비교하여 부족한 내용을 적절하게 보충 지도함으로써 편협 되지 않게 교육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바람직한 감상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2002년 3월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5

종 음악교과서와 2003년 3월 시행한 재 검정된 고등학교 3종 음악교과서가 있다. 총 

8종인 음악교과서의 모든 악곡 중 서양음악 감상곡 중심으로 비교 분석 연구하였다.

 또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8종을 비교함에 앞서 음악교육

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고자 음악 감상 교육의 의의와 제 7차 교육과정의 음악과 교

3)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2,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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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을 고찰하였다.

 다음 <표 1>의 교과서 목록 순서는 출판사명의 가나다 순서로 정하였고 이후에는 

편의상 대한교과서(주)를 대한으로 두산 동아를 두산으로 세광음악 출판사를 세광으

로 천재교육(주)을 천재로 도서출판 태성을 태성으로 현대음악 출판사를 현대로 하겠

다. 

 <표 1>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 교과서 

 연구 방법으로는 여러 문헌을 통하여 음악 감상의 의의와 중요성, 음악 감상 방법, 

감상의 평가,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감상영역의 특징을 알아보고 음악 

활동 중에서 감상영역에 대한 음악적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고등학교 8종 음악교

과서의 감상 제재곡 중 서양음악을 교과서별 감상곡의 빈도 수 분석, 시대별 분류, 작

곡가별 분류, 연주형태별 분류를 통하여 다섯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 연구

하였다. 

3. 선행 연구 검토

 

 제 7차 교육과정에 개정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감상영역을 비교 분석 연구하기 위

해 본 논문과 관련된 선행논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지은의 논문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8종 교과서의 영역별 분류, 교과서별, 감상곡 

출판사명 저자

교학사 정영택, 허화병

대한교과서(주) 김성수, 이성재, 김영목

두산 동아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

박영사 이강율, 주광식, 김금수, 황선

세광음악 출판사 고춘선, 홍종건

천재교육(주) 백병동, 최헌,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도서출판 태성 서한범, 주대창, 홍수진, 신주연

현대음악 출판사 윤경미, 문진



- 4 -

및 빈도 수 분석, 작곡가별 감상곡 분류, 시대별 분류, 연주 형태별 감상곡의 통계를 

통해 비교 ․ 분석해 보았으며 8종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내용과 구성 및 장 ․ 단점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4)

 이은주의 논문에서는 음악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 제 7차 교육과정

에 의한 감상 영역을 분석해 보았다.5)

 이진희의 논문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8종 교과서의 영역별 분류, 교과서별, 감상곡 

및 빈도 수 분석, 작곡가별 감상곡 분류, 시대별 분류, 연주 형태별 감상곡의 전체적

인 통계를 통해 더 좋은 음악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더 나은 음악감

상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6)

 임윤진의 논문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8종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 영

역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7) 

 정미경의 논문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8종 교과서의 내용과 구성 및 장 ․ 단점을 살펴

보고 다음의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음악교과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8)

 이렇게 연구되어진 논문을 토대로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교과서의 감상곡 중

에서도 서양음악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징과 감상영역을 살펴

봄으로써 교과서가 어떻게 편찬되었으며 감상교육이 끼친 영향과 앞으로 어떠한 방

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살펴보겠다.   

4) 김지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감상 영역 비교 ․ 연구 : 서양 음악을 중심으

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년

5) 이은주,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감상 영역을 중심으로”, 창원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년

6) 이진희,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8종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 영역 비교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

7) 임윤진, “고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중 감상영역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4년

8) 정미경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영역 간 통합지도에 따른 교과서 분석 연구 -고등학교 1학년 음악교

과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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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10년간 음악 교과를 필수적으로 학습하는데, 그 

중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정한다.

 둘째, 그러나 고등학교에 포함되는 11~12학년이 다루어지는 ‘음악과생활’(교학사, 

범문사)은 기본과정에서 제외되는 심화된 음악교과이므로 제외한다.

 셋째,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분석대상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검정한 8종에 

한한다.

 넷째, 제 7차 교육과정은 내용체계를 크게 이해와 활동영역으로 나누고 활동영역을 

다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영역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활동영역의 네 가지 영역 

중 감상영역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다섯째, 교과서 분석의 대상 악곡은 고등학교 8종 교과서 가운데 서양 음악 감상 영

역의 제재곡만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전체의 감상영역에 대한 학습 결과로 확대 해석하는

데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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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음악감상의 의의

 감상(appreciation)의 어원은 라틴어의 “appretio"에서 유래된 말로 “평가한다, 감

상 한다”는 뜻이며 예술 작품을 음미하고 그 미적 내용을 즐기며 이행하는 체험을 말

한다. 

 “음악을 감상 한다”라고 함은 음악 속에서 미적 상태를 마음으로 느끼고 그 속에 있

는 창조성과 그것의 형성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음악 속에 내재된 인간의 본성에 접근

하여 예술적 감동을 얻음으로 인해 정서적인 인간이 되는 인간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9)

 음악 감상은 작곡, 연주, 감상, 비평 등의 음악체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써 ‘듣는다’라는 체험을 중심으로 행하여진다. 작곡가나 연주가 뿐 만 아니라 음악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듣는다’라는 기본적 행위 위에서 음악을 체험하고 있다.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파악하고자 하는 정신에 의해 작품 안에 존재하는 음악의 논리를 

‘듣는다’는 행위를 통하여 음악작품을 음미하고 거기에 의미적 의미를 이해하고 즐거

워하는 것으로서 정의한다.10) 즉 음악 감상이란 음악을  즐기는 능력, 음악작품을 음

미하고  거기서 미적인 내용을 즐기며 이해하는 경험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인간이 음악을 생활화함으로써 아름다운 감각, 풍부한 정서 및 정신적인 편안함 등

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음악예술의 힘일 것이다. 이것의 추진력은 바로 감상이

며 따라서 음악교육의 기초는 감상에서부터 시작되고 감상학습은 음악교육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11)

9) 유덕희 「음악 교육학 개론」 서울 : 학문사, 1981, p.9

10) C. Leonhard & R. House, 안미자 역「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출

   판부, 1997, p.136

11) J. L. Musell, 한국교재연구회 역 「음악교육 심리학」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5,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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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음악 감상 교육은 음악의 아름다움에 젖어서 이것을 음미하는 다시 말하면 

음악의 요소, 즉 리듬, 선율, 화성, 음색, 형식, 구성 등을 바르게 인식해서 그 내용을 

자주적으로 이해하고 작품의 구성, 연주 음악양식의 시대적 구분 및 변천, 작곡자의 

경향, 그 외에 작품의 수준 등을 판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음악을 마음으로부

터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단지 듣기만 하는 소극적인 감상활동이 아닌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미적 감동

을 유발하는 미학적인 의미에서의 적극적인 감상활동을 통해 음악적 감수성을 체득

하게 된다. 

 맨하튼빌 음악 교과과정 프로그램(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gram)의 

지도자인 로날드 토마스(Ronald B. Thomas)는 “진실한 교육이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12)

 이러한 좋은 음악을 들음으로써 감상자들의 음악성을 끌어내고 건전한 감상 능력을 

기르며 문화적인 사회인으로서 교양을 높이며 과학의 발전과 진보에 따라 경시되어

지는 인간성 회복과 아울러 원만한 인격 형성을 위한 정서 순화와 예술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감상의 주된 목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음악 교육은 음악 감상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할 

수 있도록 감수성을 기름으로써 음악적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특히 음악 교사는 올

바른 ‘종류’의 경험을 확실한 원리에 의거하여 학생들을 위해 마련함으로써 음악교육

의 인간적 가치를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13) 그리고 다양한 악곡을 통해 모든 학생

들에게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음악적 경험이 음악적 심성을 기르는 것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 감상은 음악 경험의 필수적인 형태이다. 그리하여 생활 속에서 음악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길러주어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가치관

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1956년에 미국 음악 교육자 협회가 교육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Sacred Heart에 위치한 

Manhattanville대학에서 Ronald B. Thomas의 주도아래 추진한 프로젝트.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음

악과 교육과정을 발전시키고 체계적인 음악 학습 프로그램에 관련 있는 자료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13) J. L. Mursell,  한국교재연구회 역「음악교육과 인간형성」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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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 감상 방법

가. 감상과정 

 감상 능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키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감상 과정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석원은 음악 감상 행위를 소리의 일반적인 수용, 즉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능동

적이고 적극적인 인간의 행위라고 하며 감상의 과정을 다음 3가지로 구분하고 있

다.14)   

 첫째, 소리를 수용하는 들음의 과정이다. 소리의 수용은 감상의 기초적 과정으로서 

후속하는 지각과 인지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감각기관을 통해 들은 소리를 ‘음’으로 느끼는, 즉 지각의 단계이다. 이때 지각

이란 ‘안다’는 뜻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음악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

니라 그 음악을 이해하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인지의 단계인 이해의 과정이다. 여기에

서 시사 받은 점은 학습에서 다루어 줄 수 있는 것은 지각의 단계이고 이 단계를 거

쳐야 감상자는 음악을 이해하는 음악 감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으

로 느끼는 지각의 단계란 음악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지각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음악 감상은, 음악의 여러 구성요소들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조화와 균형

과 질서를 느끼며 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 

나. 감상의 지도

 먼저 감상지도의 정의란 인간형성의 일환(一環)으로서 교육으로, 음악적 직관과 체

험을 통하여 풍부한 감수성과 연상력을 길러 창조적인 자기표현의 능력을 개발하여 

조화된 인간성을 배양한다15)고 의의를 두어 서술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상 학습 지도 시 다양한 음악을 들으며 악곡의 특징을 파악하고 

14) 이석원 「음악심리학」, 서울 : 심설당, 1994, pp.60-67 

15)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사용지도서」,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pp.19-20



- 9 -

음악적 이해를 높여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즐겨 들을 수 있는 태도를 기르게 한

다.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분석하고, 토의하여 음악에 대한 이해

를 높이도록 한다.

 악곡을 들려줄 때는 곡만 감상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곡의 특징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

려 듣도록 지도해야한다. 즉,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음향 현상을 정확하게 감지, 

식별하는 일과 악곡의 구조를 파악하는 일은 음악 감상 에서 가장 기본적인 체험이 

된다. 

 따라서, 감상 학습에서는 먼저 청감각과 음악 생성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음향현상을 주의 깊게 듣도록 이끌고, 악곡의 어느 한 부

분과 다른 부분과의 관계, 가락의 반복과 대조적 변화, 조성과 그 변화, 화성적 움직

임, 주제의 발전 등의 악곡 생성의 논리를 분석적으로 파악, 이해하도록 이끌게 되는 

것이다. 

 감상곡의 작곡가에 대한 시대적, 지역적, 사회 문화적 특징을 탐색하며 감상하도록 

할 악곡, 악곡이 표현하는 내용을 탐색하며 감상하도록 할 악곡, 악곡의 구조적 아름

다움 또는 예술적 의미를 발견하며 감상하도록 할 악곡, 연주자와 그의 예술성에 관

심을 가지고 감상하도록 할 악곡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악곡에 따라 적절한 

감상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감상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그러한 방법을 연습하

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감상을 통해 이러한 음악적 감동과 절정 경험

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하여 감상학습을 지도해야 하는 것이다.

3)감상의 평가

 

 교육 평가는 교육 목적 달성도를 알아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교과가 가르치고

자한 행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행동이 얼마나 학습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

다. 

 이 행동의 변화는 학습이며 교육 평가는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인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계획된 교육을 진행하고 진행된 교육의 성과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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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평가 결과는 먼저 인간을 이해라는데 이용되고 다음에 목적 설정에 활용되어야 한

다.16) 평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

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가 어떻게 학습지도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이다. 그

리하여 교사는 적절한 교재 선택과 최선의 지도 방법을 통해 가능한 한 교육 목적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17) 음악 감상의 평가도 음악 교육의 한 영역으로 음악 교

육 전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 평가 내용

 감상 평가도 감상 지도의 목표가 뚜렷하므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다각적

이어야 한다. 

 감상 지도 방법에 따라 감상 태도와 곡의 느낌과 곡의 형식, 악기, 연주 형태 등의 

지적인 이해 방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이성삼이 지적한 방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8) 첫째, 음

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알아내는 힘으로 음의 높낮이, 셈여림, 장단, 리듬에 대한 감

각과 구별을 살펴본다. 둘째, 음악의 흐름을 느끼는 힘으로 프레이즈, 마침꼴, 주제, 

조와 조바꿈, 형식과 구조를 살펴본다. 셋째, 음악이 지닌 감각적인 기분을 느끼는 힘

으로 단조의 곡, 무곡을 살펴본다. 넷째, 창조적으로 듣는 힘으로 구두나 동작표현을 

살펴본다. 다섯째, 악곡을 비롯하여 음악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지식을 살펴본다. 여

섯째, 악곡에 대한 지식으로 작곡자 음악사적인 배경을 살펴본다. 일곱째, 악곡에 대

한 표현 기능과 지식을 살펴본다. 여덟째, 태도로서 음악을 듣고 나타낼 수 있는 상태 

즉 평가의 대상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협력적인 태도, 비판적인 태

도, 노력하는 태도, 흥미를 살펴본다.

 감상 학습 내용의 평가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봄으로써 음악을 듣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즉 음악 감상 능력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16) 장대운,「교육평가」, 서울:학우사, 1999, p.14

17) 이성삼,「음악교수법」,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2, p.216

18) 이성삼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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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방법

 감상 평가 방법도 다른 학습 평가와 마찬가지로 측정에는 객관성과 신뢰성, 타당성

이 있어야 한다. 감상의 객관적인 평가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

이 있다.

 감상 활동은 각자의 주관적, 정신적 활동이 바탕이 되므로 개개인의 감동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란 어렵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도 듣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악 감상의 평가는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지적인 내

용보다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상의 객관

적 평가가 어렵다. 그러므로 완전하게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노력은 해야 한다.

 감상 지도에는 목표가 있고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거기에는 반드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주관에 치우치는 경향에 

유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는 첫째, 다음 과제 학습에 유익한 자료로 재활용이 되어야 한다. 둘째, 분석적

이며 종합적인 평가 이어야 한다. 음악적인 감각을 토대로 음악을 분간하여 감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분석적이며 종합적인 평가이어

야 한다. 음악 감상의 기능평가는 분석적인 경향이 짙다. 음악 감상의 기능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감상 능력을 높이는 것이며, 감상 학습에 대한 의

욕은 어떠한지 음악을 잘 듣고 있는지, 표현의 능력 또는 의욕이 높아졌는지 등 분석

적이고 종합적으로 그 기능을 평가해야 한다. 학생의 학습은 계속 발전하므로 평가도 

계속되어야 한다.

 음악 평가는 분석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파악함이 좋다. 감상의 태도와 감상곡에 

대한 반응을 평가할 때는 관찰법, 감상 활동의 감각적인 면과 지적인 이해 면을 평가

할 때는 관찰, 문답, 필답 등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르치는 사람은 바른 

평가를 함으로써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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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

가.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교육에 대한 시대적ㆍ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한 발전을 거

듭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어지는 교육 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다

양하게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제 7차 교육과정에 이르게 되

었다. 

 세계적 추세와 그 맥락을 같이 하여 최근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은 교육적 수월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음악과 내용, 성취 기준, 평가 방식을 과감히 개혁하고 있으며 학습

자 중심의 열린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변화되는 새 시대를 이끌어 가고 인재를 육성

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라면 음악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에 따른 운영

을 제시하고 있는 음악과 교육 과정도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여 바뀔 수밖에 없다. 그

리하여 제 6차 음악과 교육 과정(1992)이 음악 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나 좀 

더 시대적 요청, 세계적 추세, 교육적 요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하여 새 시대를 위한 제 

7차 음악과 교육 과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나. 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중점 사항

 제 7차 교육 과정의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은 음악교육에 대한 시대・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사항은 모든 학생들이 1학년부터 10년까지 음악 수업

을 받게 되며, 11학년과 12학년은 학생들은 선택 중심교육과정에서 음악 과목을 선

택하게 된다. 제 7차 음악과 교육 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10개 학년을 하

나로 묶어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고, 연계성을 가지도록 구성되었다.19)

 또한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와 양식,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접하여 우리의 음악 문화유산과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비교하고, 각 음악문화의 문화적 특징과 그 역사적 가치를 

19) 이홍수, 「고등학교 음악과 교사용 지도서」, 서울: 두산동아,  200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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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정서를 함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였다.20)

 제 7차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는 음악을 듣고, 노래 부르고, 악기로 연주하며, 음악을 

만드는 등의 “음악하기”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중점을 두었고, 음악 개념이나 기능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습득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런 직접적인 음악행위를 통해서 

참된 음악적 성장이 가능하게 하였고 음악개념의 학습에서도 실제적인 개념학습은 

‘실음중심’의 음악하기를 통해 성취 할 것 이라고 보았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인 10개 학년을 하나로 묶어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고, 연

계성을 가지도록 구성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

용과 연결하여 보다 심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10년의 마지막단계이므로, 각 영역별 및 학습 요소별로 충

분한 학습이 되었는지 교사와 같이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

다.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음악교육으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학교 

밖에서의 음악적 세계와 관련을 지어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창, 기

악, 감상, 창작 각 영역을 통하여 창의성을 기르며 문제해결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

력을 길러야한다. 또한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여 컴퓨터, 전자악기, CD-ROM, 

MIDI등을 이용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필수 학습 요소를 활동 중심으로 학습량을 최적화하여 선정

하고 그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도록 하였으며, 학습자의 관심, 흥미, 필요, 요구와 

시대적ㆍ문화적 필요를 조화롭게 반영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성취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적절한 학습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할 것이다.

 타당성 있는 음악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도구 및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학생의 변화와 발전을 전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 교육부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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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7차 음악과 교육 과정의 구성 체계

 음악과 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21) 또한 다양한 악곡을 경험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고, 가창, 기악, 창

작, 감상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 음악에 대한 심미적

인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교과이다.22)

 고등학교 음악과는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풍부한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음악과의 목표는 10년간의 국민 공통 교육기간 동안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

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라는 총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음악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 둘째,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 셋째, 음악의 역할

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와 같이 음악과는 ‘음악성계발, 창의성 계발, 음악적 정서의 함양’을 총괄목표로 

한다. 제 6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비교해서는 특히 ‘다양한 악곡’을 강조하였는데, 이

는 음악개념의 이해와 음악성・창의성계발이 다양한 음악 활동, 다양한 악곡을 통하

여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하위목표 중 첫 번째 목표는 이해영역의 목표로서 음악을 구성하는 기본적

인 개념들의 이해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기본 개념으로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이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는 이에 대해 “모든 음악적 개념은 함

께 어우러져 음악을 구성하므로, 학생의 음악적 이해는 개개의 음악개념의 구별을 통

하여 습득되기보다는 음악전체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목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성의 계발을 의미한다. 음악성과 

창의성은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하여 계발되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활동은 음

악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는 이에 대해 “음악교육이 실음 중

심으로 이루어져, 음악적 개념 및 지식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음악활동을 통

21) 이경환,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2,  p.7

22) 교육부,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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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세 번째 목표에서는 음악학습의 정의적 영역의 목표에 관한 것으로 음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나아가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길

러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7차 음악과 교육 과정의 내용체계는 크게 이해와 활동 영역으로 나누게 되고 활

동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구성하였다.

 이해 영역에서는 리듬, 가락, 화성, 음색, 빠르게, 셈여림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학교

나 학년별로 학습되어야 할 음악 요소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제시되는 음악 개념은 

각각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 관계 속에서 학습되어야 한다. 고등학생들은 지금까지 초

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통하여 익힌 음악적 개념과 능력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

의 음악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감각적 경험 뿐 만 아니라 

지적, 논리적 사고를 모두 중시하는 포괄적인 형태로 음악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23)

 활동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는데, 이 구

분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지 음악 수업에서 각각 독립

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창 영역에 속하는 내용들은 가창 

중심의 수업에서, 기악 영역에 속하는 내용들은 기악 중심의 수업에서, 창작 영역과 

감상 영역에 속하는 내용들은 각각 창작과 감상 중심의 수업에서 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1시간 안에 하나의 활동만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발

달 수준과 개인차, 교사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두 가지 활동, 또는 그 

이상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음악 수업은 위에서 제시한 음악 개념의 

이해와 활동 영역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음악 수업에 있어서 감상영역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이다. 다양한 악곡을 감상하는 것은 음악의 표현력과 음 현상에 대

한 감지력과 민감한 반응력을 길러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게 한다. 이러한 감상 교육

에 대한 음악과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10개 학년을 하나로 묶어 일

23) 교육부,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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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있고, 포괄적이며, 서로 연계성을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초

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결하여 보다 심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

하고 있다. 

 이러한 감상 활동의 구성은 악곡의 성격과 구성요소,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악곡의 분위기와 음악적 효과,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 역사적ㆍ

문화적ㆍ사회적 배경에 따른 음악 양식, 다양한 연주 형태에 따른 음악의 특성, 다양

한 연주 매체에 따른 음악의 특성, 음악과 다른 예술과의 관계, 음악을 듣고 평하기, 

바른 감상 태도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감상 영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제 7차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교육과정의 감상내용

 악곡의 성격과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며 듣기24)는 가사를 포함하여 악곡의 구

성 요소와 이들의 결합 방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악곡의 독특한 성격과의 관계를 이해

하며 듣는 것으로, 중학교 전 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에 걸쳐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다

양한 악곡을 통하여 지도하도록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며 듣기는 어느 특정한 시대나 문화권, 

국가의 악곡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으로 확대하

24) 교육부 「제 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12]」,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pp. 47-48

감상내용

1. 악곡의 성격과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듣기

2.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의 형식을 이해하여 듣기 

3. 악곡의 특징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하기

4. 다양한 악기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며 듣기

5. 다양한 악곡의 연주 형태를 구별하며 듣기(협주)

6. 우리 나라 가곡, 시조 등 성악곡과 협주곡, 연례악 등 기악곡을 듣기 

7.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기

8.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을 이해하기(의식과 음악)

9. 음악을 듣고 평하기

10. 바른 감상 태도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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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특성들의 비교를 통해서 음악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25) 다른 문화권의 악곡 형식으로 확대하여 이해하

고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특성들을 서로 비교 토론하도록 하고, 음악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문화권의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모든 음악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질 것이다

 악곡의 특징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을 한다는 악곡이 지니고 있는 특징

적인 분위기나 리듬, 가락의 형태, 음항의 특성 등에 어울리는 신체적 표현을 개성적

이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지도하도록 제시하였다.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며 듣는다는 민속 악기와 목소리와의 

조화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연주형태와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의 관계를 이해하면 듣는다는 10년간의 교

육과정에서 학년별로 연주 형태를 정하여 감상하면서 악기와 그 편성에 대해 구분하

고 조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상곡의 다양한 연주 형태 중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 다루었던 피아노 협주, 바이올린 협주, 가야금 협주(국악곡), 사물과 관현

악 협주(국악과 양악의 협주 형태)등의 협주곡들의 연주 형태를 구별하는 것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악기를 구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실내악 등의 편성에 따라 매우 다양

한 앙상블의 연주 형태와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지도하도록 제

시하고 있다. 

 성악곡과 기악곡 듣기는 학년별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잡가, 창

극, 뮤지컬, 다성 음악 등의 성악곡과 실내악곡, 무용곡, 창작 국악곡 등의 기악곡을 

감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지는 연주 매체에 따라 음악의 특성을 이해하

는 과정에 있어서 전자 음악이나 컴퓨터 음악 등의 새로운 매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는 여러 양식과 장르의 음악을 특정한 시대

와 문화권의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는 

25) 임윤진, “고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중 감상영역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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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학습 활동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풍부한 사고력을 제공하기 위함이

다.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한다는 여러 의식을 통한 실제 생활과의 연

계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음악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하고 있다. 

이는 음악의 역할은 물론, 그 가치도 이해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러 민족과 여러 양식

의 음악을 통해 세계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음악을 듣고 평가한다는 음악을 분석 종합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개개인이 느낀 바

를 간단히 평가하는 수준에서의 감상활동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바른 감상 태도 가진다는 교실, 음악회장, 학교 밖에서의 바른 감상 태도를 가지도

록 전 학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게 하였다. 

 제 6차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의 ‘방법’이 제 7차에서는 ‘교수・학습방법’으로 명칭

이 바뀌고 있으며, 음악과 교육 과정의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지도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내용 영역에서는 이해와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음악 수업을 의미 있게 하기위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 

이해와 활동이 의미 있게 연결되고 다양한 음악 활동들이 제공되어져야 하며, 각 활

동은 독립적인 영역에서부터 통합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3 장.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의 감상 영역 비교・분석

 이번 장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 감상곡을 서양음악사의 흐름과 배경

에 초점을 맞추어 수록하였으며,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대표성을 가

질만한 영향력 있는 음악의 요소들을 감상곡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26) 이러한 

26) 김지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감상 영역 비교 ․ 연구”, 서양 음악을 중심  

 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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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들을 가지고  빈도 수 조사, 시대별 분류, 작곡가별 분류, 장르별 분류, 연주 형태별 

분류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교과서별 빈도 수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8종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감상 제재곡이 얼마나 

상호 공통성을 갖고 수록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감상곡의 게재 빈도 수를 조사하

였다.27)

 서양음악 감상곡의 교과서별 빈도 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서양음악 감상곡의 내용과 빈도 수 

27) 이진희,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8종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 영역 비교연구”, 상명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

감상곡명 작곡가

출판사

합계
교

학

사

대

한

두

산

박

영

사

세

광

천

재

태

성

현

대

중

세

그레고리안 성가 ○ 1

오르가눔 ○ 1

천주의 어린양 ○ 1

평성가 ○ 1

르

네

상

스

바

로

크

교황마르첼로미사
팔레스트리

나
○ ○ ○ ○ ○ ○ 6

아베마리아
조스껭데 프

레
○ 1

브란덴부르크 협

주곡 ‘5번’
바흐 ○ ○ 2

인벤션 ‘다장조’ 바흐 ○ 1

G선상의 아리아 바흐 ○ ○ 2

Air(에어) 바흐 ○ 1

토카타와 푸가 라

단조
바흐 ○ ○ 2

푸가 사단조 바흐 ○ ○ 2

나를 울게 내버려

두오
헨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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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르고 헨델 ○ 1

수상음악 헨델 ○ ○ 2

오라토리오 ‘메시

아’
헨델 ○ ○ 2

왕궁의 불꽃놀이 헨델 ○ ○ 2

글로리아 비발디 ○ 1

사계 비발디 ○ ○ ○ 3

카논 D장조 파헬벨 ○ ○ 2

고

전

종달새 하이든 ○ ○ ○ 3

황제 하이든 ○ ○ 2

교향곡 제25번 모차르트 ○ 1

교향곡 제40번 모차르트 ○ ○ ○ ○ 4

레퀴엠 모차르트 ○ 1

세레나데 제13번 모차르트 ○ 1

키리에 모차르트 ○ 1

피가로의 결혼 서

곡
모차르트 ○ 1

황제 베토벤 ○ ○ 2

대공 베토벤 ○ ○ 2

봄 베토벤 ○ 1

열정 베토벤 ○ 1

운명 베토벤 ○ ○ ○ 3

전원교향곡 베토벤 ○ 1

정령들의 춤 글루크 ○ 1

전

기

낭

만

겨울나그네 슈베르트 ○ ○ 2

미완성교향곡 슈베르트 ○ 1

숭어 슈베르트 ○ ○ 2

‘ 아 르페지 오네 ’ 

가단조 D821
슈베르트 ○ 1

녹턴 NO.2 쇼팽 ○ 1

마주르카 작품 

17 제4번
쇼팽 ○ 1

폴로네즈 쇼팽 ○ 1

환상즉흥곡 쇼팽 ○ 1

바이얼린 협주곡 

마단조
멘델스존 ○ 1

론도 카프리치오

소
멘델스존 ○ 1

서곡 ‘핑갈의 동

굴’
멘델스존 ○ 1

한여름밤의꿈 중 

‘결혼행진곡’
멘델스존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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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슈만 ○ ○ 2

피아노 협주곡 가

단조 OP.54
슈만 ○ 1

무도회의 권유 베버 ○ ○ 2

오페라 서곡 ‘마

탄의 사수’
베버 ○ 1

환상교향곡 베를리오즈 ○ ○ 2

후

기

낭

만

교향곡‘비창’ 
차 이코프스

키
○ 1

바이얼린 협주곡 

라장조 OP.35

차 이코프스

키
○ 1

백조의 호수 중 

‘정경’

차 이코프스

키
○ ○ 2

서곡 <1812>
차 이코프스

키
○ 1

나비부인 중 ‘어

느개인날’
푸치니 ○ 1

라보엠 푸치니 ○ 1

로엔그린 중 ‘결

혼의 합창’
바그너 ○ 1

로엔그린 중 

제1막, 제3막 전

주곡

바그너 ○ 1

탄호이저 중 

‘순례자의 합창’
바그너 ○ ○ 2

아이다 베르디 ○ 1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베르디 ○ 1

일트로바트레 중 

‘대장간의 합창
베르디 ○ 1

라 트라비아타 中베르디 ○ ○ 2

클라리넷 5중주 

나단조
브람스 ○ 1

대학축전 서곡 브람스 ○ ○ 2

피아노 5중주 바

단조
브람스 ○ 1

교향시 ‘전주곡’ 리스트 ○ ○ ○ ○ 4

세빌라의 이발사 롯시니 ○ 1

카르멘 비제 ○ ○ ○ 3

파우스트 중 구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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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합창’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라흐마니노

프
○ 1

민

족

주

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스메타나 ○ ○ 2

사드코
림스키 코르

샤코프
○ 1

세헤라자드
림스키 코르

샤코프
○ 1

아메리카 드보르작 ○ 1

첼로협주곡 

나단조
드보르작 ○ ○ 2

전람회의 그림
무소 르 그스

키
○ ○ ○ ○ 4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보로딘 ○ 1

페르퀸트 그리그 ○ ○ ○ ○ ○ 5

피아노협주곡 

가단조
그리그 ○ 1

핀란디아 시벨리우스 ○ ○ ○ ○ 4

근

대

고전교향곡 중 

‘가보트’

프 로코피예

프
○ 1

레퀴엠 OP.48 포레 ○ 1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드뷔시 ○ ○ ○ ○ ○ ○ 6

어린이의 세계 드뷔시 ○ 1

봄의 제전
스트라 빈스

키
○ ○ ○ 3

봄의 제전 중 

제1부 ‘서곡’

스트라 빈스

키
○ 1

볼레로 라벨 ○ ○ 2

카르미나 부라나 오르프 ○ ○ ○ 3

혹성 홀스트 ○ ○ 2

현

대

관현악을 위한 변

주곡 OP.31
쇤베르크 ○ ○ 2

달에 홀린 피에로쇤베르크 ○ 1

바르샤바의 생존

자
쇤베르크 ○ 1

랩소디 인 블루 거슈인 ○ ○ ○ 3

세계의 민요 ○ ○ 2

아시아의 민요(중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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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와 같이 각 출판사 별로 수록된 감상 제재곡은 교학사 교과서가 14곡, 대한

교과서가 21곡, 두산 동아 교과서가 21곡, 박영사 교과서가 30곡, 세광 교과서가 42

곡, 천재 교과서가 10곡, 태성 교과서가 14곡, 현대교과서가 20곡으로 총 172곡이

다.

 이는 8종의 교과서에 있는 감상 제재곡들이 고루 수록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 어

떤 교과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감상의 기회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지 못함이 우

려되고 있다. 다음 <그래프 1>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국, 인도, 태국민

요)

<아랑페즈> 협주

곡
로드리고 ○ 1

탱고 ○ 1

겹침노래 ○ 1

뮤지컬(지저스 크

라이스트 슈퍼스

타)

○ 1

뮤지컬 ‘켓츠’ ○ 1

영화 ‘시스트 액

트’
○ 1

황하 ○ 1

합계 14 21 21 30 42 10 14 2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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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교과서별 감상곡의 빈도 수 분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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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50

교학사 대한 두산 박영사 세광 천재 태성 현대

 현행 8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감상곡은 한 곡도 없다. 가장 많이 제시한 곡

은 팔레스트리나의 ‘교황마르첼로미사’,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으로 6종

의 교과서에서 다루었다. 5종 교과서에서 제시한 곡은 그리그의 모음곡 ‘페르퀸트’가 

있고 4종의 교과서가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리스트의 교향시 ‘전주곡’을 제시하였다. 3종의 교과서가 

비발디의 ‘사계’, 하이든의 현악4중주 ‘종달새’, 베토벤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운명’,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오르

프의 ‘카르미나 부라나’를 제시하였다. 2종의 교과서에서 제시된 곳은 모두 27곡이며 

1종의 교과서에 제시된 곡은 모두 64곡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서양 음악 교과서별 수록표

교과서 8종 7종 6종 5종 4종 3종 2종 1종

곡수 0 0 2 1 4 7 2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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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출판사별 감상곡 내용을 살펴보면, 교학사는 서양음악사와 감상곡을 함께 제시하

고 있으며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사진을 제시하여 그들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창, 기악, 창작의 참고곡을 함께 제시하여 감

상곡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작곡가의 대표적인 감

상곡이나 참고곡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시각, 청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음악을 들으며 음악의 흐름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을 글이나 그림으로 그

려본다는지 발표 하는 등의 정의적인 부분에 감상활동을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주목

된다. 또한 여러 표상양식으로 음악을 표현하거나 ‘서곡 1812’의 경우 타임라인으로 

악보를 보고 분위기의 변화와 시간을 표시한 부분 등은 이 교과서의 특색 있는 구성

이라 할 수 있다.28) 또한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확인학습’으로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소개하여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감상곡에 각각의 작품마다 감상 요점을 제시하였

고, 음악사와 감상곡을 바로 연계하여 구성함으로써 통합적인 수업을 하는데 효과를 

높였다.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기”라는 감상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교학사는 비교적 다양한 시대의 악곡을 고르게 분포하였는데, 

기악곡에서 독주악기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색을 느낄 수 있는 협주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을 주었다.

 대한은 각 시대별로 좌측면에 있는 서양 음악사와 우측면에 있는 서양 음악 감상 두 

부분을 나누어 이해영역을 학습한 뒤 곧바로 감상영역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고 그 

시대의 음악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감상곡은 전체 21곡 중 성악곡은 

6곡이고, 나머지는 기악곡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비교적 다양한 시대의 악기가 수록

되었지만 연주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을 주었다. 또한 단원의 구성을 보면 

세계의 민속음악과 대중음악을 따로 분류하여 소개하는 점도 이 교과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이 부분도 단순히 연거하여 제시할 뿐 구체적인 학습지도에 

대한 언급은 수록되지 않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8) 정미경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영역 간 통합지도에 따른 교과서 분석 연구 -고등학교 1학년 음악교

과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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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은 전체적인 구성이 크게 두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Ⅰ부는 통합 학습

을 위한 단원이고, Ⅱ부는 영역별 활동을 위한 단원이다. 감상에 대한 부분은 Ⅱ부에 

‘서양 음악의 이해(감상 및 음악사)’라는 제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각 시대에 꼭 알아

야 할 중요한 감상곡에 대한 내용이나 작곡가들은 진한 글씨로 강조하여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학습 평가로 감상 메모를 제

시하여 학생들이 감상곡을 듣고 본인의 느낌과 비평을 작성해 보도록 하여 음악적인 

감각과 표현력을 길러 주고자 하였다. 감상곡의 구성은 전체 21곡 중에서 5곡이 성

악곡, 16곡이 기악곡이였으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다양한 형식의 음악을 

소개하였는데 이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풍성한 음악적 경험을 갖도록 도와준다고 판

단된다. 

 박영사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서양음악사의 비중을 크게 다루었다. 사진을 많이 수

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용적으로 핵심이 

되는 부분에서는 색에 변화를 주어 시각적인 효과에도 초점을 두었다. 이 교과서의 

구성은 음악사, 감상하기, 음악 길잡이, 정리하기, 음악산책으로 되어 있으며 각 시대

의 배경과 음악적인 특징 및 형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시대의 특징적인 작품을 감

상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감상 부분에서는 각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하며 감

상곡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악보를 제시하였다. 시대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시

대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수식한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교과서는 

대부분 시대의 이름을 바로크 음악, 고전파 음악, 낭만파 음악 등 가장 보편적인 명칭

으로 서술하지만 박영사는 시대의 명칭을 바로크 음악과 오페라의 탄생, 고전파 음악

과 소나타 형식, 자유의 향기 - 낭만파 음악과 같이 각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특

징을 함께 제시하였다는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감상곡의 구성은 전체 30곡 중 

11곡이 성악곡이며 나머지 19곡은 기악곡이다. 그런데 성악곡의 경우 바로크 이전과 

바로크 시대의 성악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낭만파의 오페라로 심하게 편중되어 있어 

균형잡힌 감상곡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악곡은 다양한 시대와 종류의 음악

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자 하는 감상교육의 목표에 부합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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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광은 다른 교과서와 거의 같은 구성으로써 각 시대의 음악사적 특징에 대해 서술

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작곡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으며 각 시대마

다 하나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리고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였

다. 예를 들어 ‘계절 속의 음악’이란 테마를 가지고 계절과 관련된 동서양의 감상곡을 

제시하였다. 또한 ‘나단조 작품세계’라는 테마를 통해서는 여러 형식으로 되어있는 

나단조의 감상곡을 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더욱이 양악과 국악의 비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하게 제시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감상곡은 모두 42곡으로 성악곡 11곡, 기악곡 31곡으로 되어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성악곡은 다양한 시대와 종류의 감상곡을 선보이는데 반해 낭만파 

시대에의 성악곡이 모두 오페라로 되어있는 것이 아쉬웠다. 기악곡은 대체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이 선보였다. 세광은 다른 교과서에 비해 편집에 있어서 음악사

와 감상에 명도를 달리하여 시각적인 포인트를 주었다.

 천재는 음악사의 흐름을 알기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시대 마다 그림을 함께 

첨부하여 설명하였다. 이 교과서에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유난히 그림이 많이 수록되

어 있다. 천재에서는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 하기 보다는 그림을 통해 시각적으로 이

해시키고자 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감상 여행에서는 거장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각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를 소개하고 있으며 다른 교과서에 비해 연도 표

시를 가장 구체적으로 하였고, 작곡가 이름을 제시하며 영문 표기와 생애 연대를 자

세히 표시하였다. 그리고 서양음악사와 감상곡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도록 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서양음악사와 감상곡이 나오기 전에 그 시대

에 알맞는 가창곡을 제시하여 선수 학습함으로써 그 시대 악곡의 형식과 느낌을 익히

도록 하였다.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감상악곡이 적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음

악감상에서 양악과 국악의 비중을 같게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성악곡은 바로크 

이전과 국민악파의 제재곡만 제시되어 있고 기악곡도 바로크 이전과 바로크 시대가 

빠져있어 이 당시의 음악을 학생들이 체험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영화음악이나 뮤지컬과 같은 대중음악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학습정보를 제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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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제재곡을 권장하는 교육과정 사항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태성은 시대마다 시대의 배경을 추측할 수 있는 그림을 수록하였으며 대표적인 작

곡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다. 또한 관련 감상곡을 제시하며 작품의 제목과 교과서 

쪽수를 기록하여 감상과 연계하여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상곡에서 작곡가를 

소개하며 그의 생애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다루었고,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각 시대

마다 그다지 유명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했던 작곡가를 소개하여 다른 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작곡가들을 수록하였다. 또한 태성 교과서는 각 시대에 해당하는 감상곡

의 악보를 다른 교과서에 비해 보다 많은 부분을 수록하여 더 집중하여 감상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었다. 시대순으로 감상곡을 제시하고 제재곡과 관련된 가창, 기악, 창

작 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통합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양악과 국악의 감상곡을 함께 제시한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 국민악파의 음악을 

수록하였으면, 우리나라의 작곡가 안익태의 ‘한국 환상곡’도 함께 제시하였다는 것이

다. 자칫하면 국악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양음악을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국악을 

열등하게 볼 우려가 있는데 우리음악의 우수성과 현대의 감각에 맞게 변화하려는 새

로운 시도들을 소개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과 양식을 우리 전통음악의 특성과 함께 제시되어 보다 

7차 교육과정의 의도에 적절히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14곡의 감상곡 

중 성악곡은 바로크 이전과 근․현대의 단 4곡만 수록되어있기 때문에 성악곡에 대해 

좀 더 깊이 학습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 반면 기악곡은 10곡으로 다양한 시대와 종

류의 악곡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는 ‘문학과 음악’, ‘소리와 음악’, ‘겨레와 음악’, ‘세계와 음악’, ‘극과 음악’, ‘의

식과 종교음악’으로 분류하여 ‘감상’이라는 항목으로 시대와 장르를 통합해서 편성하

고, ‘역사속의 음악’이라는 항목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전개하여 각 시대마다 감

상곡을 함께 연계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분류 방법에 따라 ‘음악의 시작과 다성

음악’ 에서는 고대, 중세, 르네상스 음악을 제시하고, ‘기악 음악의 발전’ 에서는 바로

크, 고전파 음악을 소개하며 대표적인 감상곡을 제시하였다. ‘음악의 낭만과 민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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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서는 낭만파, 국민 악파 음악을 소개하면서 각 시대의 특징과 작곡가, 4개의 감

상곡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며’ 에서는 근대와 현대 음악의 사조와 특

징, 작곡가, 감상곡을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감상곡들 한 곡씩 제시하

여 목표와 학습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르별로 여러 곡을 나열하

여 보다 많은 곡을 경험하는데 더 비중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학습과정에 대

한 언급이 부족하다보니 통합학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단원별 목표를 가지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통합적 학습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문학과 음악’이란 단원에서 감상 제재곡은 림스키코르샤코프의 ‘세헤라자

드’와 리스트의 ‘교향시 전주곡’ 등의 문학적 소재와 관련있는 감상곡을 선정하여 목

표와 제재곡의 일치성을 보였다. 학습목표도 단원의 목표와 관련하여 제시하므로 효

과적으로 목표 또한 ‘활동영역’이라는 영역별 활동을 따로 만들어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감상 영역은 음악사의 순서와 맞는 감상곡을 

제시하였다. 전체 감상곡은 모두 20곡으로 성악곡은 6곡, 기악곡은 14곡이었으며 성

악곡과 기악곡은 비교적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이 소개되었고, 목표를 성취하

도록 하였다.

 각 교과서 마다 감상곡을 배우는데 있어서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감상곡들이 다르

게 제시하고 있어서 현행 8종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수록된 감상곡은 많지 않다.  

그러나 세광, 천재, 태성 교과서에서는 뮤지컬과 영화음악을 소개하고 있어 새로운 

음악 교과서로서의 다양한 음악장르를 선보이고 있다.

2)시대별 감상곡의 분류

 작곡가별 감상곡 분류는 8종 교과서의 작곡가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양

음악 작곡가의 감상곡 분류를 하였으며, 작곡자가 확실히 명시된 곡을 중심으로 조사

하여 교과서별 어떤 작곡가를 선호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8종 교과서의 감상곡 수록방식이 다르듯이 감상곡의 시대별 분류도 각 교과서별로 

시대의 구분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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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 음악 감상곡의 시대 구분은 중세를 500-1450, 르네상스를 1450-1600(조스

껭데프레, 팔레스트리나), 바로크를 1600-1750(파헬벨, 비발디, 헨델, 바흐), 고전주

의 시대를 1750-1825(글룩,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낭만주의는 전기낭만(베버, 

슈베르트, 멘델스존, 쇼팽, 슈만, 베를리오즈)과 후기낭만(브람스, 차이코프스키, 요한 

슈트라우스, 로시니, 푸치니, 포레, 비제, 베르디, 라흐마니노프, 바그너)으로 나눈다. 

민족주의는 (무소르그스키, 그리그, 림스키코르샤코프, 드보르자크, 보로딘, 스메타

나, 시벨리우스)로 나누고 근대는 드뷔시이후~제1차 세계대전까지(라벨, 드뷔시, 홀

스트, 오르프,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예프), 현대는 제1차 세계대전~현재(쇤베르크, 

거쉬인, 세성해)로 구분하여 <표 5>로 나타냈다.

<표 5>서양음악의 시대별 분류 

 8종 교과서의 감상 제재곡은 중세 0.6%, 르네상스 5.8%, 바로크 13.9%, 고전

14.5%, 전기 낭만 13.4%, 후기낭만 16.9%, 민족주의 12.8%, 근대 16,3%, 현대 

교학사 대한 두산 박영사 세광 천재 태성 현대 합계

중세
곡수 1 1

비율 7.1 0.6

르네

상스

곡수 1 1 3 2 1 1 1 10

비율 4.8 4.8 10 4.7 10 7.1 2 5.8

바로크
곡수 1 4 5 7 4 1 2 24

비율 7.1 19 23.7 23.3 9.5 7.1 10 13.9

고전
곡수 4 4 4 2 6 1 2 2 25

비율 28.7 19 19 6.7 14.4 10 14.3 10 14.5

전기

낭만

곡수 1 4 2 2 10 1 1 2 23

비율 7.1 19 9.6 6.7 23.9 10 7.1 10 13.4

후기

낭만

곡수 3 3 3 6 8 1 1 4 29

비율 21.4 14.3 14.3 20 19 10 7.1 20 16.9

민족

주의

곡수 1 3 2 4 5 2 2 3 22

비율 7.1 14.3 9.6 13.3 11.9 20 14.3 15 12.8

근대
곡수 2 2 4 5 5 1 4 5 28

비율 14.3 9.6 19 16.7 11.9 10 28.8 25 16.3

현대
곡수 2 1 2 3 1 1 10

비율 14.3 3.3 4.7 30 7.1 5 5.8

합계
곡수 14 21 21 30 42 10 14 20 172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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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를 수록하고 있다. 

 8종 교과서 모두 제시된 시대는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전기 낭만, 후기 낭만, 민족

주의, 근대의 곡들이며 낭만시대의 곡이 52곡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러나 각 시대별 감상곡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며, 다음 <그래프 2>에서 보면 낭만주

의에 속하는 감상곡이 지나치게 많이 수록되어 낭만주의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고 본

다. 

 따라서 이러한 낭만시대 위주의 감상곡들만 듣게 될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서양음

악은 낭만주의 음악이 다른 시대의 음악보다 월등하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각 

시대별 음악이 고르게 수록되어야 하겠다.

<그래프 2>서양음악의 시대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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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교과서 별로 살펴보면 대한과 두산은 현대의 곡이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고 박영

사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바로크 시대의 곡에 비중을 두었다. 세광은 전기 낭만 시대

의 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성에서는 다른 교과서에서 전혀 수록하지 않았

던 중세의 곡을 다루고 있다. 교학사는 중세와 르네상스의 곡이 전혀 없으며 현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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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현대의 곡을 3곡이나 수록하여 큰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한 시대에만 치중하거나 시대에 걸쳐 한 곡도 수록하지 않은 교과서는 교과

서에 제시되지 않은 시대의 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초래하고 고등학교 감상 

활동 영역의 학습 목표인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형식을 이해하여 듣는다’ 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학사는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음악을 넓게 하나의 시대로 보았고 그 안에 중세

음악, 르네상스 음악, 바로크 음악을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고전파 시대의 음

악, 전기 낭만파 시대의 음악, 후기 낭만파 시대의 음악, 국민악파 시대의 음악, 근대, 

현대 음악까지 넓게 6개의 시대로 구분하였다.

 대한은 바로크 이전과 바로크 시대를 하나의 범주에 두고, 그 안에서 다시 중세 음

악, 르네상스 음악, 바로크 음악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고전파 시대, 전

기 낭만파 시대, 후기 낭만파 시대, 국민 악파 시대, 서양 근대, 현대로 시대를 구분하

였다. 넓은 범주로 보면 6개의 시대 구분으로 교학사와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9개의 

시대 구분으로 된다.

 두산은 ‘서양 음악의 역사’ 라는 제목 아래에 중세음악, 르네상스 음악, 바로크 음악, 

고전파 음악, 전기 낭만파 음악, 후기 낭만파 음악, 국민악파 음악, 근대 음악, 현대 

음악까지 비교적 많은 10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박영사는 중세 음악의 변천, 르네상스 음악, 바로크 음악과 오페라의 탄생, 고전파 

음악과 소나타 형식, 자유의 향기 - 낭만파 음악, 또 하나의 낭만 - 국민악파, 근대, 

현대의 음악으로 분류하였다. 박영사는 독특한 시대 구분 방식을 사용하여 총 7개의 

시대로 분류하였다.

 세광은 교학사와 같은 방법으로 시대를 총 6개의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시대별로 중

요한부분은 따로 분류해놓았다. 

 천재는 대한 교과서와 같은 방법으로 총 9개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태성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까지 총 6개의 시대로 분류하고 

있다.

 현대는 가장 독특한 시대 구분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8종 교과서의 감상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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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Ⅰ. ‘음악의 시작과 다성 음악’, Ⅱ. ‘기악 음악의 발전’, 

Ⅲ. ‘음악의 낭만과 민족주의’, Ⅳ.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며’ 로 큰 주제로 살펴보면 

4개의 시대로 구분되어있고 소제목으로 살펴보면 8개의 시대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 서양음악 감상곡의 작곡시기에 있어서는 낭만시대의 곡이 많이 수록되

고 되고는 있고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소개하는 시기는 근 ․ 현대임을 알 수 있었

다.

3)작곡가별 분석

 작곡자 개인의 일생, 작곡자가 살았던 시대의 특징, 그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

함으로써 그 음악이 발생했던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 시대 내에서 작곡자 

개인의 음악적 특성은 시대나 악곡의 종류 이상으로 감상을 통한 음악적 감수성과 변

별력을 기르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작곡가별 분류는 8종 교과서의 작곡가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

하기 위해 분류하였으며 작곡가의 분류는 시대에 따라 하였다. 합계는 제 8종의 교과

서를 합한 총 곡 수를 나타낸 것이고, (  )안의 숫자는 몇 권의 교과서에서 그 작곡가

를 다루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작곡가는 탄생시기별로 정리하였다. 

<표 6> 서양음악 감상곡의 작곡가 분류

시대 작곡자

출판사

합계교학

사
대한 두산

박영

사
세광 천재 태성 현대

르네

상스

조스깽데프레 1 1(1)

팔레스트리나 1 1 1 1 1 1 6(6)

바로크

비발디 1 1 1 1 4(4)

바흐 1 1 3 1 2 1 1 10(7)

헨델 1 1 4 1 1 8(5)

파헬벨 1 1 2(2)

고전

주의

하이든 1 1 1 1 1 5(5)

모차르트 2 1 2 1 2 1 9(6)

베토벤 1 1 1 3 1 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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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종 교과서에 따른 서양음악 감상곡의 작곡가 수를 분류한 것은 다음 <그래프3>과 

같다.

글루크 1 1(1)

전기

낭만

베버 1 1 1 3(3)

슈베르트 1 1 2 1 1 6(5)

베를리오즈 1 1 2(2)

멘델스존 1 4 5(2)

쇼팽 1 1 1 1 4(4)

슈만 1 1 1 3(3)

후기

낭만

롯시니 1(1)

바그너 1 2 1 4(3)

베르디 1 2 2 5(3)

리스트 1 1 1 1 4(4)

구노 1 1(1)

브람스 1 1 1 1 4(4)

비제 1 1 1 1 3(3)

차이코프스키 1 2 1 1 5(4)

푸치니 1 2(2)

민족

주의

스메타나 1 1 2(2)

보로딘 1 1(1)

무소르그스키 1 1 1 1 4(4)

드보르작 1 1 2 3(2)

그리그 1 2 1 6(5)

림스키

코르샤코프
1 1 2(2)

시벨리우스 1 1 1 1 1 4(4)

근․현

대

포레 1 1(1)

드뷔시 1 1 1 1 1 1 1 7(7)

라흐마니노프 1 1(1)

홀스트 1 1 2(2)

쇤베르크 1 1 1 1 4(4)

라벨 1 1 2(2)

스트라빈스키 1 1 1 1 4(4)

프로코피예프 1 1(1)

오르프 1 1 1 3(3)

거슈인 1 1 1 3(3)

합계 42 11 21 21 27 35 10 16 19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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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3> 8종 교과서에 따른 서양음악 감상곡의 작곡가 수 분류

0

10

20

30

40

교학사 대한 두산 박영사 세광 천재 태성 현대

 

 <그래프 3>에서 살펴보면 교학사에 수록된 감상곡의 작곡가는 중세 시대의 작곡가

를 제외하고 총 11명의 작곡가를 소개하였다.

 대한과 두산 역시 중세 시대의 작곡가는 제외되었으며 다른 시대의 작곡가들이 총 

21명 소개 되었으며, 박영사는 27명, 세광은 총 35명으로 가장 많은 감상곡의 작곡

가를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현대에서 19명을 수록하였고 태성은 중세 시대의 작곡가를 포함하여 

16명, 천재는 중세시대와 현대 시대의 작곡가들이 전혀 수록되어있지 않았고 작곡가

의 소개는 10명으로 가장 적었다.

 위의 표에서 보면 8종 교과서에서 모두 42명의 서양음악 작곡가에 의한 작품이 수

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곡가에 있어서는 고전시대와 낭만시대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베토벤이 가장 많이 소개되었으며 8종 교과서 모두 수록되었다. 그리고 바흐와 

베토벤의 작품이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천재 교과서에서만 제외된 작곡가는 바흐, 

드뷔시이며 5종에 수록된 작곡가는 헨델, 하이든, 슈베르트, 그리그이다. 또한 4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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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 수록된 작곡가는 비발디, 쇼팽, 리스트,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무소르그

스키, 시벨리우스,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로 모두 9명이고, 3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작곡가는 슈만, 바그너, 베르디, 비제, 베버, 거쉬인, 오르프이고 2종의 교과서에만 수

록된 작곡가는 파헬벨, 베를리오즈, 푸치니, 스메타나, 림스키 코르샤코프, 홀스트, 라

벨로 모두 7명, 마지막으로 1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작곡가는 조스깽데프레, 글룩, 롯

시니, 구노, 보로딘, 포레, 라흐마니노프, 프로코피예프로 모두 8명이었다.

4)장르별 분석

  음악 감상 시 에는 다양한 악곡을 통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음악 작품을 접해야 한

다. 교과서에 제시된 감상곡들이 얼마나 다양한 장르의 악곡을 수록하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현행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를 장르별로 살펴본 결과 감상곡은 크게 성악곡과 기

악곡으로 나뉘고 성악곡은 미사곡, 오라토리오, 예술가곡, 오페라, 칸타타 등으로 나

누었다. 기악곡은 관현악곡, 교향곡, 모음곡, 실내악곡, 협주곡, 소나타, 오페라, 서곡, 

독주곡, 춤곡으로 구분하였다.  장르별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감상곡의 장르별 분류

교학

사
대한 두산

박영

사
세광 천재 태성 현대 합계

비율

(%)

성

악

곡

미사곡 1 2 1 3 3 1 2 2 15 8.6

오라토리오 1 1 2 1.2

예술가곡 1 1 2 1.2

오페라 1 3 2 6 6 1 2 21 12.1

칸타타 1 1 1 1 4 1.8

민요 1 1 1 3 2.4

뮤지컬 1 1 2 1.2

기타 1 1 2 1.2

소계 4 6 5 11 11 4 4 6 51 29.7

기

악

관현악곡 1 1 2 4 2 1 2 13 7.5

교향곡 1 2 3 2 4 1 1 14 8.1

교향시 2 2 3 1 2 1 1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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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교과서에서 소개된 감상곡의 장르별 분류는 크게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나뉘어 

수록되고 있다. 장르별 합계를 살펴보면 성악곡이 51곡, 기악곡이 121곡으로 기악곡

이 성악곡보다 2배 이상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악곡의 종류에서 교과서에 많이 수록된 순서를 살펴보면 미사곡은 8종 교과서 모

두에 제시되었고 오페라는 7종의 교과서에 제시되었다. 칸타타는 4종의 교과서에, 민

요는 3종의 교과서에, 오라토리오, 예술가곡, 뮤지컬은 2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

다. 

 성악곡은 오페라가 21곡의 수록으로 가장 많고, 미사, 칸타타, 민요, 오라토리오, 예

술가곡, 뮤지컬,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성악곡을 장르별로 분류한 것은 다음 <그래

프 4>와 같다. 

곡

모음곡 5 3 4 2 1 4 19 11.0

실내악곡 1 2 2 4 2 1 12 6.9

협주곡 1 4 2 4 1 1 4 17 9.9

소나타 1 1 0.6

서곡 3 4 1 3 11 6.4

독주곡 1 2 4 5 2 1 15 8.6

춤곡 1 1 3 1 1 7 4.2

영화음악 1 1 0.6

소계 10 15 16 19 31 6 10 14 121 70.3

 합계 14 21 21 30 42 10 14 20 17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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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4> 성악곡의 장르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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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악곡의 종류에서는 관현악곡, 교향곡, 협주곡은 7종의 교과서에 제시되었고, 6종

의 교과서에 제시된 장르는 교향시, 모음곡, 실내악곡, 독주곡이며 춤곡은 5종의 교

과서에, 서곡은 4종의 교과서에 소나타, 영화음악은 1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기악곡으로는 모음곡이 19곡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주곡, 독주곡, 교향곡, 관현악곡, 

실내악곡, 서곡, 교향시, 춤곡, 영화음악, 소나타 순으로 나타났다. 기악곡을 장르별로 

분류한 것은 다음 <그래프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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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 기악곡의 장르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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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사에서는 바흐의 다성 음악 ‘푸가 사단조(g minor)'에 대한 해설을 연주 악기

인 파이프 오르간의 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기악곡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모차

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오페라의 제 1막 사진을 줄거리와 함께 설명하

고 제 1주제, 2주제, 3주제까지 악보를 제시하여 관현악에 관한 이해도를 높였다. 마

지막으로 알아두기에서는 기악곡의 형식과 기악곡의 종류를 표로 만들어 설명하였

다.

 대한은 하이든의 현악 4중주 ‘종달새’의 제 1악장과 제 3악장의 시작 부분 악보가 

제시되어 악장별 빠르기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를 돕고, 비발디의 ‘글로리아’,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에어’, 헨델의 ‘라르고’의 작품 설명, 감상곡의 악보를 제시하고 있어 

기악곡과 성악곡의 차이점을 감상을 통하여 느끼게 해주었다. 또한 슈베르트의 연가

곡집 ‘겨울나그네’의 작품 설명과 함께 제 1곡, 제 5곡, 제 6곡의 악보가 수록되었고 

연가곡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모음곡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리그의 ‘페

르퀸트’에 대한 설명과 <아침의 기분>, <아라비아의 춤>, <오제의 죽음>, <솔베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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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래>가 삽입되었으며 홀스트의 ‘혹성’에 대한 설명과 제 2곡, 제 4곡, 제 6곡의 

악보가 각각 4마디씩 소개되고 있어 모음곡의 통일성에 대해 이해도를 높였다.

 두산은 ‘마르첼로 미사(무반주 합창곡)’의 악곡 내용을 설명하면서 Kyrie(우리를 긍

휼히 여기소서), Gloria(영광), Credo(그리스도를 ale습니다), Sanctus(거룩할지어

다), Agnus Dei(신의 어린양)의 순서로 소개하고 있고 이 중 Kyrie의 악보가 제시되

어 미사곡 형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관현악곡에 대한 설명은 베토벤의 ‘교향곡 

제 6번 전원’의 제 1악장부터 제 5악장까지의 각 주제 선율, 연주되는 악기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으로 거쉬윈의 ‘랩소디 인 블루’는 악기별 주제 악보 

제시 및 블루 음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째즈장르에 대해 설명한다.

 박영사는 헨델의 ‘나를 울게 버려두오’ 앞부분에 나오는 레치타티브의 악보를 제시

하고 유래와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학사에 소개되었던 바흐의 ‘사단조 

푸가’로 푸가의 개념과 구조에 관해 설명하면서 주제, 응답의 악보를 제시한다. 베토

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23번 바단조 ‘열정’을 설명할 때에는 제시부 - 발전부 - 재현

부로 구성된 소나타 형식의 대한 그림을 통해 알기 쉽도록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방법

으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 40번의 제 1악장’을 설명하면서 관현악 배치도를 통해 

악기가 배치될 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세광에서는 론도의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 멘델스존의 ‘론도 카프리치오소’와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를 비교 하였다. 먼저 론도 형식에 대한 개념과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

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론도 형식의 구조(A - B - A - C - A - B - A)를 그림으

로 수록하였다. 그 밖의 감상곡 중 성악곡은 서양음악의 오페라와 한국 음악의 판소

리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국악과 접목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지 않겠

다.

 천재는 두산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트리나의 ‘마르첼로미사’를 수록하면서 대위법과 

다성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두산과는 달리 교황에게 곡을 헌정하

는 팔레스트리나의 사진을 통해 이 곡의 작곡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음악 장르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3개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데 첫째, 기악곡의 발전으로 소규모 오케스트라가 나타난 것, 둘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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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시코드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곡 발달, 셋째, 귀족이나 교회에 고용된 작곡가에 대

한 그림을 소개하여 그 시대에 발전한 음악 장르의 양식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를 예로 들어 협주곡 악곡의 구성과 내

용을 악장별로 자세히 설명하며 악보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단악장과 

다악장 형식의 기악곡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기악곡의 종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대한에서 수록된 그리그의 ‘페르퀸트’가 이 교과서에서도 수록이 되었는데 대한에서

의 설명과는 달리 고전 모음곡과 근대 모음곡을 제시하고 있어 모음곡의 종류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태성에서는 먼저 하이든의 현악 4중주 ‘황제’와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을 비교하여 

감상곡으로 수록하였다. 이는 ‘황제’를 감상할 때 변주곡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제 

2악장의 주제 악보와 사용되는 악기를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 과 비교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운명’을 설명할 때에는 제 1악장의 시작동기의 모티브 제시, 제 1주제와 

제 2주제의 특징, 제 1악장과 제 4악장의 대조적인 면에 대해 살펴보면서 변주곡 형

식과는 무엇이 다른지 비교 설명한다. 또한 ‘운명’ 제 4악장의 오케스트라 총보에 사

용된 약자로 쓰여 있는 악기 이름을 살펴보고 오케스트라에 대한 설명과 형태, 악기 

배치도를 그림으로 함께 설명하고 있어 관현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한 태

성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안익태의 <한국 환상곡>과 윤이상의 <가사>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작곡가들이 어떻게 한국 기법을 활용하여 서양음악에 접

목시켰는지에 대해 악보를 보고 살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에서는 두산과 천재에 수록된 팔레스트리나의 ‘마르첼로 미사’를 수

록하고 있다. 또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가 단조 Op.54'를 소개할 때에는 천재 교

과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에 대해 소개 하면서 협주곡 악곡의 구

성과 내용을 악장별로 자세히 설명하며 악보와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현대에서는 악

곡해설과 악보만을 제시하여 다른 교과서 보다는 다소 설명이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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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주 형태별 분석

 음악 감상은 작품의 연주를 통해 받아들여지는데 이때 소극적 활동이 아닌 다양한 

악곡을 통한 적극적인 태도를 음악 작품을 접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감상곡이 얼마나 다양한 연주 형태를 포함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기 위하여 연주 형태별 감상곡의 비율을 조사하고 정리해 보았다. 또한 제 7차 교

육과정의 학습 목표 중에 ‘다양한 악곡의 연주 형태와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의 관계

를 이해하여 듣는다(앙상블)’ 라는 항목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주 

형태별 감상곡을 조사하였다.29) 

 분류기준은 고등학교 음악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각 시대별 작품을 성악 작품과 기

악 작품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을 참조하였다.30)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8>와 같다.

<표 8> 감상곡의 연주 형태별 분류

29) 교육부, 「제 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12]」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년 

30) 김대호, 김순옥, 신현남, 양재무, 정진행, 「고등학교 음악사」 (서울: 교학사, 2003) p.98

장르 연주형태
교학

사
대한 두산

박영

사
세광 천재 태성 현대 합계

비율

(%)

성

악

독창 2 2 4 4 2 2 2 18 10.5

중창 0 0

합창 1 1 1 1 1 1 2 8 4.7

기타 3 3 2 6 6 2 1 2 25 14.5

소계 4 6 5 11 11 4 4 6 51 29.7

기

악

독

주

피아노 3 1 2 3 1 10 5.8

클라비코드 1 1 2 1 5 2.9

오르간 1 1 2 1.2

바이올린 1 1 0.6

첼로 1 1 0.6

중

주

피아노3중주 1 1 2 1.2

현악4중주 1 1 1 2 1 6 3.4

클라리넷5중주 1 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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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 음악의 장르를 크게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나뉘었던 것을 세분화 시키면 성악

곡은 다시 독창, 중창, 합창으로 나누고 기타에는 오페라와 뮤지컬의 연주 형태로 분

류될 수 있고, 기악곡은 독주, 중주, 합주, 협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기타에는 연

주 형태가 불분명한 춤곡과 극음악, 영화음악을 포함시킨다. 성악곡과 기악곡의 각각

의 연주형태별 분류는 다음 <그래프 6>과 <그래프 7>에 제시되어있다. 

<그래프 6> 성악곡의 연주형태별 분류

0

5

10

15

20

25

30

독창 중창 합창 기타

피아노5중주 1 1 1 3 1.7

관현악 합주 7 9 8 14 16 3 6 9 72 41.9

협

주

바로크합주협주 2 1 1 1 5 2.8

피아노 1 3 1 2 7 4.0

바이올린 2 2 1.2

첼로 1 1 2 1.2

기타(guitar) 1 1 0.6

기타 1 1 0.6

소계 10 15 16 19 31 6 10 14 121 70.3

합계 14 21 21 30 42 10 14 20 17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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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7> 기악곡의 연주형태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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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 중주 관현악 합주 협주 기타

 

 교과서 감상곡의 연주 형태별 분류를 했을 때 감상곡의 172곡 중 51곡이 성악곡이

며 중창곡은 8종 교과서에 모두 제외되었다. 성악곡의 수가 가장 많은 교과서는 세광

과 박영사가 11곡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과 현대가 6곡, 두산이 5곡, 나머지 교학

사, 천재, 태성이 4곡을 수록하였다. 성악곡의 연주형태 중 독창이 18곡으로 가장 많

았으며 합창은 8곡, 중창은 단 한곡도 없었다. 기악곡의 수가 가장 많은 교과서도 31

곡을 수록한 세광이였으며 다음으로는 19곡을 수록한 박영사, 두산이 16곡, 대한은 

15곡, 현대는 14곡, 교학사와 태성은 10곡씩, 천재는 6곡의 순이었다. 기악곡은 121

곡 중 72곡이 관현악 합주에 편중되어 있으며, 독주 형태 곡 중에서는 피아노곡이 

10곡, 중주 형태의 곡 중에서는 현악 4중주곡이 6곡, 협주곡의 형태 중에서는 피아노 

협주곡이 7곡의 순으로 수록되었다. 교과서별로 보면 세광이 가장 다양한 연주 형태

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교학사와 태성이 가장 다양하지 못한 연주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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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수록된 현행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의 감상곡

을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시대별, 작곡가별, 장르별, 연주형태별로 분류하여 비교 분

석 연구함으로써 더 좋은 음악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교사들이 감상

학습을 함에 있어서 편견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별 감상곡의 빈도 수를 분석해본 결과 42곡을 수록한 세광이 가장 많은 

감상곡을 수록하였고 10곡을 수록한 천재교과서가 가장 적은 감상곡을 수록하였다. 

교과서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느 교과서로 수업하였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의 개

인차가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8종의 음악교과서에 공통으로 수록되어 있는 곡은 

한 곡도 없다. 국민기본 공통교육으로서의 교과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굳이 각 교과

서가 제시하는 감상악곡이 달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감상 교재의 개발 측면에

서는 공통적인 필수악곡이 기본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효율적일 것이다. 이는 정규

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 모두가 기본적인 감상곡을 쉽게 접근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이다. 8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곡을 중

심으로 감상교재를 개발하여 실음을 감상하게 하고 동영상 등으로 시청각 교육을 실

시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감상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대별로 감상곡을 분석 해보면 현행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는 감상곡을 서

양 음악사의 흐름과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였는데 각 교과서마다 시대의 구분

을 다르게 하고 있다. 전・후기 낭만파가 30.3%, 근대・현대 22.1%, 바로크가 

13.9%, 고전이 14.5%, 민족주의가 12.8%, 중세・르네상스가 6.4%로 다양한 시대의 

곡을 수록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종 교과서 모두 제시된 시대는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전기 낭만, 후기 낭만, 민족

주의, 근대의 곡들이며 낭만시대의 곡이 3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

라서 낭만주의에 속하는 감상곡이 지나치게 많이 수록될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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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낭만주의 음악이 다른 시대의 음악보다 월등하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각 시대별 음악이 고르게 수록되어야 하겠다. 또한 제 6차 개정 때는 수록하지 않았

던 중세시대의 곡과 뮤지컬 및 영화음악을 수록하여 좀 더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접

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감상곡을 작곡가별로 분류해 볼 때 8종 교과서에는 총 42명의 서양음악 작곡

가에 의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종 교과서 모두 수록된 작곡가는 베

토벤이었다. 바흐와 베토벤의 작품이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바흐는 7종 교과서에 수

록되어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팔레스트리나의 ‘마르첼로 

미사’는 제 6차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해 수록된 음악교과서에 비하여 제 7차 교육과

정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중요한 작곡가로 부각되면서 6종 교과서에 수록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장르별로 분류하면 크게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비중은 성악

곡이 29.7%, 기악곡이 70.3%를 차지했으며 성악곡에 비해 기악곡의 비중이 컸다. 

전체적인 성악곡은 오페라가 21곡의 수록으로 가장 많고 미사곡은 8종 교과서 모두

에 제시되었고 기악곡으로는 모음곡이 19곡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천재와 세광

에서는 영화음악을 수록하였다. 제 6차에 비해 장르가 더 다양해졌으며 현대음악은 

뮤지컬과 영화음악을 새롭게 소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다섯째, 연주 형태별 분류를 통해 분석하였다. 성악곡은 다시 독창, 중창, 합창으로 

나누고 기타에는 오페라와 뮤지컬의 연주 형태, 기악곡은 독주, 중주, 합주, 협주로 

나눌 수 있고 기타에는 연주 형태가 불분명한 춤곡과 극음악, 영화음악을 포함시켰

다. 감상곡의 172곡 중 121곡이 기악곡이며 51곡이 성악곡이었다. 성악곡의 연주형

태 중 독창이 18곡으로 가장 많았으며 합창은 8곡, 중창은 단 한곡도 없었다. 기악곡

은 121곡 중 72곡이 관현악 합주에 편중되어 있으며, 독주 형태 곡 중에서는 피아노

곡이 10곡, 중주 형태의 곡 중에서는 현악 4중주곡이 6곡, 협주곡의 형태 중에서는 

피아노 협주곡이 7곡의 순으로 수록되었다. 관현악곡에 편중된 연주 형태는 학생들

에게 다양한 악곡의 소개가 더 필요하며 합창곡과 같은 접근하기 용이한 성악곡의 비

중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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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별로 보면 세광이 가장 다양한 연주 형태를 제시한 반면 교학사와 태성이 가

장 다양하지 못한 연주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제 7차 교육과정이 제시한 내용과는 달리 교과서마다 어느 

부분은 많이 다루어져 있고 어느 부분은 다루지 않는 등  내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

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오라토리오는 2개의 출판사만 다루고 오페라는 

거의 모든 출판사에서 다룰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한 출판사에서 6개의 오페라를 감상

곡으로 다룬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음악 감상교육이 올바로 되기 위한 개선 방안은 감상곡을 수록함에 따라 적

절한 교과서를 선택하여 교과서의 음악 감상 곡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록하는 것

이 시급하다.

 또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장단점을 다른 교과서와 비교하여 적절하게 

보충 지도함으로써 편협되지 않게 교육할 수 있도록 감상영역에 관한 연구가 깊이 있

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 시대별로 나타난 다양한 음악 양식을 창시배경 및 어법

의 특징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음악 양식에 따른 작곡가별 소개

와 악곡 해설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앞으로 교과서를 편찬함에 있어 이러한 연구에 기초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각 시대별로 골고루 감상곡이 편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 목표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고등학생의 정신

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청소년기를 거쳐 조화로운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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