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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on the composition field of Korean classical music 

in the music textbooks of middle school 2ndgrade

Nan-YiPyun

Advisor:Prof.KayPahk

MajorinMusic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ChosunUniversity

 

  Curriculum in music education is persistently being reviewed and 

revised to graft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to interest student. 

Curriculum formiddleschool, through 7-times revisions, is strengthening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nd current textbooks which reflect 

it has been already published recently.

However, still further researches are under way at field about how 

Korean traditional music class should be appropriately allocated and 

operated with Western music, especially researches about appreci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have been progressed considerable 

portion, yet the same about creation field such as composition is quite 

few. Inmusiceducation,weneedtopaymoreattentionincreationfield

likecompositionforthestudentstoimproveunderstandingabilityandto

inducethem activelyparticipating inmusiceducation,andtopavethe

waytobeanexcellentKoreantraditionalmusicianinfuture.

Therefore, the arrangement and theory input statu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ompositions and western music compositions in 

current curriculum were analyzed especially centering on music 

textbook for middle school 2ndgrade and desir able improvement 



direction was sought. Ithas been examined with focus on whether

issuesfrom the7thcurriculum havebeenreflectedonthe7threvisedmusic

textbooksformiddleschool.

Even though importance of traditional music is more emphasized in 

current revision plan than previous versions, the weight of practical 

playing, music composition, and music appreciation is all the way less. 

Onthebasisofstudy,theclassthatcontainsfieldofstudent’sactual

participationandlearningsuchasinstrumentalmusicorcreationneedto

be strengthened and further we need to get more experience in

understanding and playing Korean traditionalmusicasitselfatentire

nationallevelnotjustlisteningandenjoyingthem.

  For this purpose presented above,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the procedure below. Firstofall,the revised contents in the 7th

curriculum werelooked into atKorean traditionalmusicand western

musicconsideringtheweaknessandstrength. Comparisonandanalysis

wereperformedwithpresentmusictextbooksfor2ndgrademiddleschool

throughoutdifferentpublishedtextbookstoanalyzewhetherthoseissues

aresufficientlyreflectedinthecurrenttextbooksandthroughtheabove

process,improvementdirection ofcurriculum revision in future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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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통음악이란 그 민족의 고유한 통문화이다. 통음악 교육은 배우는 것

에만 목 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직 경험함으로

써 우리나라의 음악에 담긴 우리 고유의 정서와 가치를 알아가고 우리문화에

한 자부심과 민족성을 배우는 것이다(김효선,2008:24).

우리 고유의 통음악은 시 의 변천과 함께 차 를 사는 우리의 정서

에도 깊은 향을 주는 보편 인 음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제7차 교육과

정에서도 우리의 통음악에 한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이에 부응하여

학교에서도 우리 음악에 한 지도를 계속하고 있다. 한 최근 개정안에서도

우리 음악인 국악 교육의 체계화를 해 제7차 교육 개정안의 문제 들을 개

선하고자 하는 결실이 반 되었다(김선경,2006:30).이를 통해 우리의 음악뿐

만 아니라,다양한 시 와 문화권의 음악을 하여 우리의 음악문화 유산과 다

른 나라의 음악문화 유산을 비교하여 각 음악문화의 음악 특질과 그 역사

·문화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음악문화를 계승하고 발 시켜 새로운

음악문화 창달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음악에서는 크로스오버가 나타나는 등 음악의 장르를 넘어 서로를

보완하면서 상호 발 해 나가는 상황에서 음악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악 교육에서도 기존의 양악의 획일 인 교육을 벗어나 국악의

비 을 늘려 우리 음악인 국악의 세계화에도 비하고 있다.이에 제7차 교

육과정에서는 학교 음악을 보다 체계화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당 의 음악

가치와 교육 염원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시 의 음악 교육의 지표

가 되는 최종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요구가 반 된 제

7차 교육 과정의 교과서를 분석하고 개정된 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해방직후의 교수요목 시기를 거쳐 ‘195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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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까지 시행된 제1차 교육과정’에서 시작되어 ‘1997년 9부터 시행된 제7

차 교육과정’,그리고 재의‘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체제와 내용면에서의 변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 다.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은 각 시 의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함이었으며 이는 곧 그동안의 한국

사회가 사회 문화 혹은 시 으로 변화를 거듭하 음을 증명하는 것이

기도 하다(김아름,2009:40).

학교에서 음악 교육이 의미 있게 되기 해서는 음악 자체를 주로 하는

활동 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음악 교육은 음악 개념의 이해나 기능 습득

보다는 '음악하기'에 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화음이나 리듬과 같은 기

본 개념이나 기능 습득은 독립 으로 학습될 무엇이라기보다,'음악하기'의 한

연장으로,그 필요에 의해서 습득될 수 있을 것이다.음악을 듣고,노래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음악을 만드는 등의 '음악하기' 심의 음악 교육이 되어야

하며,음악 개념이나 기능은 이러한 음악 활동을 하여 도입될 때 가장 음악

인 수업이 될 것이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문제 해결력과 높은 수 의 사고력을 강조한다.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한 창의 인 사고력과 표 력은 음악에 한 바람직한 가치 을

기른다.자신의 생각을 끌어내며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고,학교 밖에서 경험하

는 음악의 세계와 련을 지어 통합 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감상과 창작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감상활동을 통하여 음악 요소의 특징과 그 생성원리를 이해하여 음악

작품에 내재한 미 특성과 의미를 발견하고 음악의 본질 특성을 통찰하는

것이다. 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본질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창

의성과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음악교과의 평가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수업의 한 부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음악과의 경우 음악이 가지는 본질 인 특성 때문에 객

인 평가 도구와 방법이 어렵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음악과의 요한 역이

다.수행 평가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평가방법과 평가도구의 개발을 통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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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가가 이루어지고,학습의 개선을 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의 내용을 살펴보고,음악에서

창작과 작곡 분야의 요성을 알아보고,제7차 교육과정에서 분석한 결과가 최

근 개정 교과서에 반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국악 작곡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해 학교 2학년 교과서를 출 사별로 국악 작곡 부분과 서양 작곡 내용을

분석하 다.이와 같이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서양 작곡에 비해 국악 작곡이

가지는 문제 과 개선 을 찾아 교육 장에서 필요한 국악교육의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2.연구 내용 방법

본 연구는 “ 학교 음악은 등학교에서 다루어진 기 인 음악 개념을 바

탕으로 심화된 음악개념에 한 이해와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창

의 으로 표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을 둔다”는 교육과정을 바탕

으로 하여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하 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인 활동이해,생활화 역으로

나 어 비교 분석하 으며,특히,창작 역을 집 으로 정리하여 분석하

다.(교육부,1998:28)

한,개정 ․후의 학교 2학년 음악교과서 17종을 참조하 으며,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각 교과서별로 서양작곡과 국악작곡의 비

율과 내용을 분석하 다.

우리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 ,양식,문화권의 음악을 하여 우리의

음악 문화 유산과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 유산을 비교하여 각 음악 문화

의 음악 특징,그 역사 ,문화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 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 다,그 음악교

육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은 감상교육의 요성과 음악의 생활화,감상 교육을

통한 기 인 음악 활동,생활과 음악의 련성과 통 음악의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즉 음악의 생활화를 통해 즐기면서 가까이할 수 있는 음악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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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한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해 국악 교육,학습자의 심,흥미,필요,

요구와 시 ,문화 상황에 조화롭게 반 하여 학습자 심의 교육 과정을

구성,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신장을 한 음악 교육,정보화 시 의 변화에

처하기 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개발하도록 하며 타당성 있

는 음악과 평가는 각 학생이 일정한 기 에 얼마나 도달하는지 개인차를 고

려한 개개인의 진 과정을 상으로 평가는 수업의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학습 과정으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음악 교과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니 10개 학년을 하

나로 묶어 일 성 있고,포 이고,연계성을 가지도록 구성하 으며, 학교

는 계열 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음악 활동에 용해 보는 기회를

더욱 강화하 다. 한 음악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와 활동으로 나 어 구

성하 다.각 시 의 악곡과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이해를 꾀함으

로써 두 역이 통합 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학교에서의 음악교

육이 의미있게 되기 해서는 음악 개념의 이해나 기능 습득보다는 음악하기

에 을 맞추어야 하며 특히 최근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는 음악을 듣고 노

래 부르고,악기로 연주하며 음악을 만다는 등의 음악하기 심의 교육이 되도

록 하 다.그리고 음악과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필수 학습 요소에 한 활동

을 심으로 학습량을 최 화하여 선정하고 그 수 과 범 를 정화하도록

하 다. 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 개발을 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과

수행 평가를 도입하 다.

3.연구 범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 과정의 활동 부분을 먼 살펴보고 그에 따라

행 교과서의 창작 는 작곡 역에 한 교과서별 비교를 실시하여 이

개정안과의 비교 행 교과서 자체의 비교를 실시한다.제7차 교육 과정

의 분석 결과가 최근 개정안에 반 되었는지를 비교하기 해 우선 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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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교과서의 창작 역을 분석하

여 창작 분야라도 최근 개정안이 제7차 교육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분석하 다.

분석 내용은 첫째로는 각 교과서별 작곡 역의 형태를 분석하 고 특히

가락 짓기나 창작 역의 비율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서양 작곡과의 비교를

통해 국악의 작곡 비 과 그 형태를 분석한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

교과서 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이 7차 교육과정 9종,개정 7차 교육과정 8개

의 교과서를 사용하 다(<표1>,<표2>참조).

번호 출 사 자

1 교학연구사 조창제

2 도서출 태성 서한범 외

3 동진음악출 사 김 수 외

4 성안당 김 재 외

5 세 음악출 사 고춘선 외

6 ㈜ 두산 김향정 외

7 아침나라 문 진 외

8 지학사 김 희 외

9 천재교육 김은하 외

<표 1> 7차 교육과정 학교 교과서 목록표

번호 출 사 자

1 법문사 김정숙 외

2 한교과서 장기범 외

3 더텍스트 김미숙 외

4 성안당 정욱희 외

5 (주) 성출 사 양종모 외

6 음악 윤경미 외

7 도서출 태성 주 창 외

8 세 음악출 사 고춘선 외

<표 2> 개정 7차 교육과정 학교 교과서 목록표

본 연구를 해 사용된 출 사별 교과서는 와 같으며 번호의 순서는 무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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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1.창작 학습의 요성

음악활동은 여러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역의 다양한 활동이 함께

진행되고 학습되었을 때 음악 개념과 소양이 길러진다고 할 것이며 창작

특히 작곡 분야에 한 활동과 학습은 이 에 실시된 모든 학습 내용과 경험

을 용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음악 활동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된다고

할 것이다.

창작 학습의 필요성은 창작 자체가 음악 교육의 종합체이며 학습 동기와

평가에 한 강력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특히 창작은 인간만이 갖는 음악 사고의 결실이며 이는 언어나 기타

다른 제스쳐로 표 되지 않으며 반드시 소리를 통해 달되며 우리에게는 가

창,기악,합창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이러한 다양성은 꾸 한 학습과

계발을 통해 창의성으로 표출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음악 교육에서도 다른

부분에 마찬가지로 매우 요하다고 할 것이다(유상철,2010:13).

한 음악 창작인 작곡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여 근성이 없는 것으로 인

식할 수 있으나,이는 잘못된 것으로 간단하며 쉬운 형태에서 시작하여 작은

수의 악기와 짧은 가락으로 표 한다면 같은 가락이라도 다양한 악기를 통

해 연주될 때 다른 음악으로 나타날 수 있어 교육 효과 한 매우 크

다고 할 것이다.간단한 작곡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음악 학습에 참여하고

스스로 연주하지 않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거나 친구들의 연주를 듣는

것으로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곡을 통해 학생의 음악 교육에 한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

고,자신이 부족한 과 서로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곡으로 발 시킬 수 있

는 여지도 있으므로 학습 지도의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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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창작 지도의 주의

음악활동에서 창작 특히 작곡은 악기의 선택과 음악에 한 반 인 태도

와 향후 음악을 하는 모습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 성 한 학습의 독려보다

는 심이 필요하다.창작 지도에 있어서 주의할 은 창작된 곡에 한 성

한 지 과 수정이 아니라 자신의 곡을 자신이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표

하는 데 있을 것이다.충분히 시간이 주워진다면 여러 형태로 생각하고 본

인 스스로가 곡의 변화를 수 있어 향후 평가에서도 만족감이 높아지고 자

심도 높아질 것이다(류선희,2007:20).

따라서 성 한 비 과 교정은 창작에서 지도하는 사람의 취향이 맞게만 방

향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음악에서 요한 다양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을 명

심해야 할 것이다. 한 창작에만 무 집 하기 보다는 여럿이 함께 연주하

고 평가해 보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존 하고 학습하면서 다른 역과의 통

합 교육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3.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최근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 시

속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기 한 국악을 강조하 다.국

악 학습에는 학년 수 에 한 필수 학습 내용과 활동을 선정하고 포 인

음악 기능을 기르기 한 통 음악 내용을 선정하여 상세화하 다. 우리

의 음악 문화유산과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 유산을 비교하여 각 음악 분야의

음악 특징과 그 역사 문화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

승하고 발 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 다.먼 살펴볼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활동 부분은 가창,기악,창작,감상으로 나뉘어지는

데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기 해서는 모두가 필요하지만 학생이라는 음악을

구체 으로 하는 시기에는 직 체험할 수 있는 기악 역과 창작 역이

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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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교육과정 국악부분의 내용은 7차 교육과정에서 이해 역과 활동

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해 역과 활동역

역 외에 생활화 역이 추가되었다.이해 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이 7개의 구

체 인 내용으로 나뉜다.첫째는 리듬 역으로 여러 가지 장단,변형 장단

등을 다루고 있으며,둘째는 가락 역으로 민요 음계와 시김새를 담당하고

있으며,셋째는 화성으로 여러 성부의 어울림과 가락과 화음과의 계를 나

타내고 있으며,넷째는 형식 부분에서는 긴 자진 형식,다양한 시 와 문화권

의 음형식,성악,기악곡을 다루고 있으며,다섯째는 셈여림 역에서는 셈여

림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여섯째는 빠르기 부분으로 그 변화에 한 내

용이며,마지막으로는 음색 역으로 민속악기,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

리,여러 가지 주법에 따른 악기 소리를 담당한다(<표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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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체계 내용

이해

부분

리

듬

-여러가지 장단

-변형장단

-다양한 악공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본 장단은 물론 그의

변형 장단까지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서양음악과 우리나라 음악에서 보여주는 박자와 장단,

이에 따른 리듬 꼴을 실제로 표 해보며 이에 한

특징을 비교하여 학습한다

가

락

-민요음계

-시김새

-각 학년에 맞는 민요를 지도하고 통 음악의 특징인

시김새를 이해시키고 자기 지방의 민요를 우선 으로

다루어 본다

-지방별로 구성음과 가락의 진행하는 밯향이 다르며,

떠는 소리,꺾는 소리, 어 올리거나 끌어내는 소리가

있음을 실제 으로 표 해 본다

화

성

-여러 성부의

어울림

-가락과 화음과

의 계

-국악곡에서 가락과 화음이 얼마나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가를 들어보고 연주한다

형

식

-긴 자진 형식

-다양한 시 와

문화권의 음악

형식

-성악곡

-기악곡

-성악곡,감상곡,기악 연주곡 등의 형식을 음악 감상을

통하여 그 특징을 이해한다

-음악사와 연 을 지어 각 시 별,문화별,지역별에 따른

음악 특징들을 이해한다

셈

여

림

-셈여림의 조화 -곡의 흐름에 향을 주는 셈여림의 변화

빠

르

기

-빠르기의 조화 -곡의 흐름에 향을 주는 빠르기의 변화

음

색

-민속악기

-여러가지창법

에 따른 목소리

-여러 가지 주법

에 따른 악기

소리

- 소리나 민요에서 떠는 소리,꺾는 소리, 어 올리거나

끌어 내리는 소리 등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리를

이해한다

- 통악기의 주법에 따른 악기소리를 이해한다

-악곡의 성격과 음색의 계를 이해한다

<표 3>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 국악부분에서 이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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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부분에서는 첫째로 가창 역으로 바른 자세,호흡,발성,악곡의 특성

을 살려 창의 으로 부를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둘째로 기악 역에서는 바

른 자세,주법,좋은 음색으로 연주하기,일정 기 에 따른 평가 등을 담당하

고 있다.(<표 4>.참조)

구분 내용체계 내용

활

동

부

분

가창

-바른 자세,호흡,

발성으로

-악곡의 특성을 살려

창의 으로

- 래동요나 민요를 부를때에는 되도록 통 인 발성

방법을 따라서 해 보거나 시김새를 살려서 불러 본다

기악

-바른 자세,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

-음악요소를 이해하여

창의 으로 연주

-일정한 기 에 따라

평가

-우리나라의 다양한 소리와 표 력을 가진 연주 경험을

통해 음악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음악 으로 성장하게

된다

창작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

-음악의 요소를 이해

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 만들기

-일정한 기 에 따라

평가

-가사에 어울리게 통가락을 만든다

-장단에 어울리는 가락과 가사를 만든다

-만든 곡을 노래와 악기로 발표하여 표 력의 향상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연주를 듣고 느낀 을 평가하

도록 한다

감상

-다양한시 와문화권

의 악곡 형식을 이해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

-가야 주곡,사물과 악 주 등의 연주 형태를

통해 감상곡의 다양한 연주 형태를 보여 다

<표 4>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 국악부분에서 활동 부분

다음으로 셋째는 창작 역에서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음악의 요소

를 이해하며 간단한 형식의 곡 만들기,일정한 기 에 따른 평가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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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넷째로는 감상 역으로 다양한 시 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

하며 듣기,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며 듣기 등을 나타낸

다(<표 5>.참조)

1학년 2학년 3학년

리듬과 가락을

즉흥 으로 표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한다.
좌동 좌동

주제 변주하기 배운 곡을 변화시킨다 주제를 변주한다 좌동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보기

가사에 어울리는 가락을

만든다.

가사에 어울리는

곡을 만든다.
좌동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든다.

좌동 좌동

곡에 어울리는 반주를

만든다.

곡에 어울리는 기악

반주를 만든다.
좌동

5음으로 구성된

통 가락 짓기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든다.

좌동 좌동

곡에 어울리는 반주를

만든다

곡에 어울리는 기악

반주를 만든다.
좌동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표 하기

악고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을 만든다.

악고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창의 으로

곡을 만든다.

좌동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 에

따라 평가

만든 곡을 발표한다 좌동 좌동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 에 따라 평가한다.
좌동 좌동

<표 5> 창작 교육의 세부 내용



-12-

‘리듬,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하기’는 등학교에서 습득한 간단한 형식

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리듬이나 가락으로 표 하는 활동이며,

‘배운 곡을 변화시키기’는 제재곡에서 배운 리듬,가락,화성,빠르기,셈여림,

음색 등의 음악 요소를 변화시켜 연주하는 활동을 말한다

창작활동을 살펴보면 첫째,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와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며 간단한 형식의 곡 만들기로 두가지 모두 창의 인 곡을 만드는 활

동으로서 작곡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둘째,‘반주만들기와 악기나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 만들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주 만들기는 이해 역의 화성과

련된 활동이며,악기나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 만들기는 악곡의 분 기와

특징을 악하여 자신의 느낌에 따른 표 능력을 기르는 활동이다.셋째,

‘만든곡 듣고 평하기’는 자신이 만든 곡이나 친구들의 작품을 노래나 악기로

연주하고 들음으로써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 으며, 한,만든 곡을

일정한 기 에 따라 각자가 평가하여 표 력을 향상시키기 한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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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개정 ․후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비교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음악과 내용이 내용 체계

면에서 어떠한 공통 과 차이 이 있으며 세부 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제시

되었는지 분석하고 생략되거나 추가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룬 항목들에

한해 함께 분류하여 비교하고 분석하 다.(<표 6>)참조

1.개정 ․후 음악과 내용 체계의 차이

7차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①음악과 교육의 목

-음악 잠재력 창의성 계발,

-음악을 통한 감정과 생각 표

-삶의 질 향상 인 인간 육성

-역사 ,사회 ,문화 맥락

속에서의 음악 이해와 애호

-음악을 즐기는 태도의 함양

①음악의 본질(의미와 가치)

-음악은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소리를통해표 하고향수하는 술

-음악활동을통한미 경험,즐거움

제공

-음악성과 창의성 계발

-음악의 사회 역할과 가치의 인식

으로,자아실 의 가능성과 삶에

한 이해의 폭 증진

②음악과 교육의 성격

-다양한 악곡 경험을 통한 음악개념

이해

-음악 활동을 통한 창의 표 력과

사고력 향상

②음악교과의 성격과

-성격:다양한 음악 경험 제공,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본 능력

음악성 증진,풍부한 음악

정서함양,음악의생활화 바탕 마련

<표 6>교육부 지침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안의 ‘성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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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개정 후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 비교

분야
활동

이해 생활화
표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7차 

교육과정
　 ○ ○ ○ ○ ○ 　

개정 

교육과정
○ ○ ○ ○ ○ ○ ○

개정 과 후의 교육과정은 내용과 체계면에서 몇가지 차이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은 이해와 활동 두 역으로 구분해서 제시한 반면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활동,이해,생활화의 세 역으로 제시하 으며 생

활화를 한 역으로 따로 분리하 다.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해와 활동의 두

가지 역으로만 나 어져있고 활동 역안에서 생활화의 내용이 소극 으로

제시된 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음악의 생활화를 음악교육의 목표로 제

시하며 생활화 역을 강조하 고 교육과정 내용 체계도 활동,이해,생활화의

세가지 역으로 나 어 제시하 다.

둘째 활동 역의 하 역의 가짓수가 달라졌다.제7차 교육과정의 활동

역은 ‘가창’,‘기악’,‘창작’,‘감상’의 네가지 역이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표 하기’,‘노래부르기’,‘악기연주하기’,‘음악만들기’,‘감상하기’의 다섯가지

역으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활동 역의 하 역을 칭하는 용어가 달라졌다.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한 ‘가창’,‘기악’,‘창작’,‘감상’의 용어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노

래부르기’,‘악기연주하기’,‘음악만들기’,‘감상하기’의 용어로 체하여 사용되

었다.(<표 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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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정 ․후 국악부분 역별 분포도

우선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수록된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도를 살펴보았다.우선 학교 체 교과서에서 국악 비 서양 음악의

분포를 조사하 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표 9>참조).

출 사

역
교학사 태성 동진 두산 세

아침

나라
지학사

천재

교육
성안당 계

국악 36.36 25.0027.2725.0032.0039.1334.7831.0325.9230.76

양악 63.64 75.0072.7375.0068.0060.8765.2268.9774.0869.24

<표 8>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도(%)

출 사

역
성 더텍스트 미래 법문사 성안당 세 태성 음악 계

국악 23.80 37.50 29.54 15.38 30.0033.3330.76 45.71 30.75

양악 76.20 62.50 70.46 84.62 70.0066.6769.24 54.29 69.25

<표 9> 개정 7차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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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양악과 국악 비율 (%)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 체 인 교과서에서 국악이 차지하는 비율

은 7차 교육과정이 30.76%이고,개정 교육과정이 30.75%로 미세하게 긴 했

지만 거의 차이가 없었다.그러나,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별 국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아침나라’가 39.13%로 가장 많았고,‘태성’과 ‘두산’이

25%로 가장 었다.이는 교과서별 국악이 차지하는 비율 차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2007년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 음악’이 45.71%로 거의

반을 차지한 반면 ‘법문사’는 15.38%에 불과하여 교과서별 국악이 차지하는

비율이 3배까지 차이나는 상이 나타났다.([그림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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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과서
활동

이해 생활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금성출판사 9 4 1 8 1 0 

더텍스트 14 4 3 5 4 4 

미래엔컬처그룹 6 2 1 5 8 0 

법문사 6 2 2 3 4 2 

성안당 15 3 2 9 8 1 

세광음악출판사 10 3 2 9 3 1 

태성 6 1 0 8 4 1 

현대음악 15 3 3 9 8 1 

평균 10.13 2.75 1.75 7.00 5.00 1.25 

7차  교과서
활동

이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교학사 6 2 2 3 5 

동진음악출판사 6 3 1 5 2 

두산 7 0 1 4 1 

성안당 6 2 1 3 3 

세광음악출판사 9 7 1 1 2 

아침나라 8 0 3 4 5 

지학사 7 4 3 6 6 

천재교육 5 1 0 3 6 

태성 5 3 1 3 6 

평균 6.56 2.44 1.44 3.56 4.00 

다음은 세부 으로 각 출 사별 국악 부분에 해서 살펴본다.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음악 교과서 제재곡에 제시된 국

악 내용을 심으로 이해 활동 역을 각 제재곡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표10>,<표11>)

<표 10> 7차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도

<표 11> 개정 7차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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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과서
활동

이해 생활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금성출판사 39.13 17.39 4.35 34.78 4.35 0.00 

더텍스트 41.18 11.76 8.82 14.71 11.76 11.76 

미래엔컬처그룹 27.27 9.09 4.55 22.73 36.36 0.00 

법문사 31.58 10.53 10.53 15.79 21.05 10.53 

성안당 39.47 7.89 5.26 23.68 21.05 2.63 

세광음악출판사 35.71 10.71 7.14 32.14 10.71 3.57 

태성 30.00 5.00 0.00 40.00 20.00 5.00 

현대음악 38.46 7.69 7.69 23.08 20.51 2.56 

평균 35.35 10.01 6.04 25.86 18.23 4.51 

7차  교과서
활동

이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교학사 33.33 11.11 11.11 16.67 27.78 

동진음악출판사 35.29 17.65 5.88 29.41 11.76 

두산 53.85 0.00 7.69 30.77 7.69 

성안당 40.00 13.33 6.67 20.00 20.00 

세광음악출판사 45.00 35.00 5.00 5.00 10.00 

아침나라 40.00 0.00 15.00 20.00 25.00 

지학사 26.92 15.38 11.54 23.08 23.08 

천재교육 33.33 6.67 0.00 20.00 40.00 

태성 27.78 16.67 5.56 16.67 33.33 

평균 37.28 12.87 7.61 20.18 22.07 

<표 12> 7차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비율(%)

<표 13> 개정 7차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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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육과정의 경우,이해와 활동 역의 비율면에서는 이해 역이 22.07

%로,77.93%인 활동 역과 비교하 을 때 활동 역이 크게 나타났으며

활동 역 에서는 가창 (37.28%),감상 (20.18%),기악(12.87%),창작

(7.61%)순으로 가창 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여 히 창작부분의 비

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표12>,<표13>)참조

반면,개정 7차 교육과정의 경우,‘생활화’라는 새로운 역이 추가됨에 따

라 다른 역의 비율이 조 씩 어들었다.이해와 활동 역의 비율면에서는

이해 역이 22.07%에서 18.23%로,77.93%이었던 활동 역이 77.27%로

활동 역은 그리 많이 어들지는 않아 이해 역의 상당부분이 생활화로 변

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활동 역 에서는 가창 (35.35%),감상 (25.86%),

기악(10.01%),창작 (6.04%)순으로 가창 역은 여 히 가장 큰 비 을 차

지하 으며,여 히 창작부분의 비 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모든 역이 어든 상황에서 감상 역은 20.18%에서 25.86%

로 오히려 늘어났다.7차 교육과정과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역별 증감내역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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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역별 증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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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별로도 차이가 많아 ‘더텍스트’와 ‘법문사’는 각각 11.76%와 10.53%

가 새로운 ‘생활화’역으로 상당부분 편성되었으나,‘성출 사’와 ‘미래엔컬

처그룹’은 반 되지 않았다. 한, 역별로 교과서간 차이도 많아서 ‘태

성’은 감상 역이 40%로 매우 높은 반면 더텍스트는 14.71%로 가장 게 편

성되었다.더군다나,‘태성’교과서는 감상 역이 가장 높은 반면 창작 역은

하나도 편성하지 않아 역별로 심한 차이를 나타냈다.(<표12>,<표13>참

조)

와 같이 7차 교육과정과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 체 교과서의

세부 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양악과 국악에 한 체 비 은 비슷한 수

으로 유지하고 있으나,국악 부분에 해서 살펴본 바로는 교과서별 감상,창

작,기악 부분에 상당한 편차를 여 히 보이고 있으며 이는 특정 교과서를

선택한 학생들의 교육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을 짐작 한다.따

라서 교과서를 편집할 때 외면 으로 상당히 양악과의 비 뿐만 아니라 국악

의 세부 인 역에서도 고르게 분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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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음악 교과서의 국악 창작곡 분석

1.제7차 교과서별 국악 작곡 분석

학교 2학년 창작 역 내용을 각 9종 교과서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 다.

즉흥 연주하기,변주,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간단한 식의 곡 만들기,

기악반주,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 만들기,발표하

기,평가하기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최성희,2005:23).

(1)교학연구사

서양작곡 4쪽,국악작곡 2쪽이 수록되어 있다.서양작곡은 조바꿈의 간단한

형식의 곡만들기와 동기를 이용한 두도막 형식의 곡 만들기와 주어진 가사에

맞는 가락짓기,화음으로 제재곡 반주,리듬 반주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변형 장단 만들기,가사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불어라 바람은 조바꿈 가락짓기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다리는 마음은

동기를 이용한 두도막 형식의 곡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 한,다양한 악기

를 이용한 리듬 반주 만들기는 카 리섬과 숭어가 수록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변형 장단 만들기로 천안삼거리와 오 산 타령이 수록되어 있

고 즉흥 가사 짓기로는 신고산 타령이 수록되어있다.

(2)도서출 태성

서양작곡 1쪽,국악작곡 1쪽이 수록되어 있다.서양작곡은 모둠별로 혼합박

자에 어울리는 리듬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국악작곡은 민요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합주곡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

희망의 노래는 리듬 만들기 식의 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고 물에 비친 하

늘은 합주곡 만들기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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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진음악출 사

서양작곡 1쪽,국악작곡 1쪽이 수록되어 있다.서양작곡은 소리로 음악만들

기,국악작곡은 민요풍의 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4)성안당

서양작곡 4쪽,국악작곡 1쪽이 수록되어 있다.서양작곡은 못갖춤마디 가락

짓기와 두도막 형식 가락짓기,묘사음악 만들기,음악극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국악작곡은 래동화에 가락붙이기가 수록되어 있다.

(5)세

서양작곡 3쪽,국악작곡 1쪽이 수록되어 있다.서양작곡은 순차진행과 도약

진행 형식의 곡 만들기와 라단조의 주제가락 변주하기,용어와 기호를 이용

한 주제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다.국악작곡은 변형 장단짓기가 수록되어 있

다.연가는 순차진행과 도약진행 형식으로 간단한 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고,

용어와 기호를 이용하여 주제 가락짓기는 성자들의 행진으로 수록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변형 장단짓기로 옹헤야가 수록되어 있다.

(6)두산

서양작곡 2쪽,국악작곡 1쪽이 수록되어 있다.서양작곡은 한도막 형식의

가락짓기와 두도막 형식의 악곡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국악작곡은 조건에

어울리는 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한도막형식의 가락짓기는 자장가가 수록되어 있고 조건에 맞추어 가락짓기

는 옹헤야가 수록되어 있다.

(7)아침나라

서양작곡 4쪽,국악작곡 3쪽이 수록되어 있다.서양작곡은 반주와 변주곡

만들기,응원가,그림보고 가락짓기,시에 알맞은 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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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작곡은 민요풍 가락짓기,메기고 받는 부분의 가락짓기,장면에 어울리는

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목동의 노래는 그림보고 가락짓기식으로 수록되어 있고 시에 알맞은 가락

짓기로는 sidebyside가 수록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한오백년이 민요풍 가락짓기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고 남도민요

의 특징인 메기고 받는 부분의 가락짓기는 쾌지나 칭칭나네가 잘 반 되어

있다. 한,장면에 어울리는 음악 만들기로는 진도아리랑이 수록되어 있다.

(8)지학사

서양작곡 5쪽,국악작곡 3쪽이 수록되어 있다.서양작곡은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환경곡 만들기,오스티나토에 의한 즉흥곡 만들기,가사에 어울리

는 화성 반주짓기,컴퓨터 음악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국악작곡은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민요풍 가락짓기,여러 가지 악기에 알맞은 선율 변주하

기가 수록되어 있다.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 형식으로는 자장가가 수록되어 있고,생활에

많이 쓰이는 환경곡 만들기는 길이 수록되어 있다. 한 넬리 블라이는 오

스티나토 즉흥곡 만들기로 반 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여러 가지 악기에 알맞은 선율 변주하기로 남도 방아타령이 수

록되어 있다.

(9)천재교육

서양작곡 3쪽만 수록되어 있다.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 2곡과 한도막

형식의 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는 노래와 별이 수록되어 있고 한도막형식 가

락짓기는 슈베르트 자장가가 수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교과서별로 분석을 한 결과 도서출 태성,지학사와 아침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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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사는 즉흥내용 연주를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주제 변주하기는 세

,두산,지학사,아침나라에서 가락변주하기로 제시되어 있고 부분의 출

사는 다루고 있지 않다.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는 부분의 출 사에

서 다루고는 있지만 동진음악 출 사,성안당,세 음악 출 사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형식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는 교학연구사,도서출 태성,두산,

천재교육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곡에 어울리는 기악반주 만들기는 교학연

구사,성안당,지학사,아침나라에만 수록되었다.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창의 인 곡 만들기는 두산,천재교육,교학연구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부분 다른 출 사에서 한 부분씩 수록되었다.

모든 교과서의 창작활동은 한 활동으로 치우쳐 있었으며,각 활동이 골고

루 이루어지지 않았다.즉흥 연주할동과 평가하기 활동이 가장 많이 다루어

지고,변주하기와 기악 반주 만들기는 다른 역에 비해 학습 자료수가 상

으로 음을 알 수 있다.

2.개정 교과서별 국악 작곡 분석

제7차 교육 개정안의 국악 세부 역의 분포와 그 내용에 한 개정사항이

반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해 본 장에서는 2007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용한 재 학교 2학년 교과서를 분석하 다.특히 과거의 교과서에 나타난

문제 들을 구체 으로 살펴 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통해 재 개정된 교

과서를 분석하 다.따라서 재 교과서만을 분석하기 보다는 제7차 교육과

정에서 국악 교육의 문제 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 그 결과를 재 교과서

와 비교하고자 한다.

략 으로 살펴본 바로는 재의 개정안을 따른 재의 교과서에서도 문

제 들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제7차 교육 개정안의 문제를 반 하지 못

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특히 국악의 체 역에 한 비교 분석이 이루워

지지는 않았으나 각 출 사별 개정된 교과서에서 창작 분야에 한 재 상

황을 분석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특히 창작 분야에서는 출 사별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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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이나 지도 분야 등에서 한 차이가 나타나 있어 교과서별 지도에 따

른 국악의 교육에 한 편차가 무 커 시 한 개선이 이루워 져야 할 것으

로 분석되었다.아래에서는 출 사별 국악과 서양 창작 분야를 구체 으로

그림과 함께 제시하 다.아래에서는 각 교과서별 창작 역의 내용을 분석

한 결과를 서양 창작 역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1)법문사

법문사에서는 서양 작곡이 2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었고,국악 작곡

한 2페이지에 분량을 가지고 있었다.서양 작곡은 가락짓기와 리듬을

이용한 환경 곡을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었고 국악 작곡은 국악과 창작 국

악의 비교와 선율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법문사의 교과서에서는 다른

교과서와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특히 창작에 한 직 교육이 에 국악

과 창작 국악과의 차이 을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게 주제를 선정하고 교

사가 설명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자칫 고 의 국악에만 치우치기 쉬운 학생

들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은 구성이었다.[그림 3]에

는 서양 작곡에서 환경 곡을 만들어 보는 시를 제시하 다.[그림 4]에

서는 서양 작곡에서 간단한 가락 짓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한 서양 음

악에 해서는 리듬꼴을 제시하여 기본 인 리듬꼴을 만들어 볼 수 있었

으나 그에 비해 국악은 [그림 5]에서 나타나 듯이 국악과 창작 국악의 비

교 토론을 실고 있으며,[그림 6]에서는 선율을 직 지어보는 부분이 있

었으나 각 악기별 음역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운 이 있었고 여러 악기에

한 가락짓기가 있어 합주의 형태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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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법문사 서양 창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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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법문사 서양 작곡 -가락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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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법문사 국악 토론 부분

[그림 6] 법문사 국악 창작 악기 연주 부분

(2) 한 교과서

한 교과서는 서양 작곡이 5페이지에 많은 분량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국악 작곡 부분은 1페이지만 수록하고 있다.서양 작곡은 화성 음과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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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음을 구분한 작곡 창작과 가락과 음악간의 계를 고려한 가락짓기

가 수록되어 있었다.국악은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개사 부분이 수록되어

있었다.[그림 7]는 서양 작곡에서 화음 밖에 음을 이용한 반마침 가락을

만들어 종짓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다.

[그림 8]에서는 서양 음악 작곡에서 화음 진행의 배경이 되는 간단한 가

락 짓기가 수록되어 있었다.

[그림 7] 한교과서 서양 가락 짓기 시

이에 비해 국악은 [그림 9]과 같이 개사 부르기 정도만 실고 있었다.결

론 으로 한 교과서에는 서양 창작 부분은 매우 충실하게 반주법,화성

등이 제시되고 있었으나,국악에 해서는 간단한 가락짓기 조차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개사에 한 가사 바꾸어 부르기만 나타나 있어 창작면에

서 부족한 이 비교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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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교과서 화음 가락 작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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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한교과서 국악 창작 부분 -개사

(3)더텍스트

더 텍스트의 교과서는 서양 작곡이 2페이지 분량을 수록하고 있으며 국

악 작곡은 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서양 작곡은 두도막 형식의 반 노래

짓기와 악 악보 제시가 나타나 있고,국악 작곡은 다양한 장단꼴 만

들기,동부 민요조 가락 짓기,변형 장단 만들기가 나타나 있다.

본 교과서에서는 음악에서 창작,즉 작곡에 한 부분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분량이 었으며 서양 음악에 해서는 악 악보를 제시하 으

나,국악에 해서는 악 악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다소 아쉬운

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림 10]에는 국악 가락짓기에서 단소로 연주하는 부

분이 나타나 있으나 단소의 음역을 제시하 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용이하

게 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11]에는 서양 작곡의 악

악보를 제시하 다.[그림 12]에서는 우리반 노래를 작곡하는 것은 체육행

사나 기타 교내 행사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우수한 시라고

할 수 있다.본 교과서에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국악 작곡 부분이 서양

작곡에 비해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 좋은 시라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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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더텍스트 국악 가락짓기와 단소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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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더텍스트의 서양 음악 악 악보

[그림 12]더텍스트의 서양 작곡 부분 - 시

(4)성안당

성안당의 교과서에는 서양 작곡과 국악 작곡이 각각 2페이지씩 수록되

어 있다.서양 작곡은 랩 음악 만들기와 한 도막 형식의 가락 짓기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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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 있고,국악 작곡은 5음계의 가락 짓기와 변형 장단을 만들어 연주

하기,모듬별 동시 연주가 수록되어 있다.성안당의 교과서에서도 창작

련 부분의 비 이 높지 않았으며 이는 서양 음악도 마찬가지 다.[그림

13]은 서양 작곡에서 한 도막 형식,a,a',b,a"의 진행을 이용한 가락 짓

기를 수록하고 있었다.

[그림 13] 성안당 서양 음악 가락 짓기

[그림 14]에서는 요즘 학생들의 높이에 맞춘 랩 음악과 서태지의 음

악을 함께 실어 특징이 있었다.국악은 일반 으로 5음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평조와 계면조로 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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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성안당의 랩음악 만들기

[그림 15]성안당의 5음계를 이용한 가락짓기

[그림 15]에서는 평조를 이용한 가락 짓기를 수록하고 있다. 한 [그림

16]는 국악에서 변형 장단을 이해하는 데 무릎 장단을 이용한 학습으로

기타의 악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수업 비나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

고 국악의 변형 장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그림 16]

에서 모둠 1은 세마치 기본 장단을 제시하고 모둠 2는 세마치 기본 장단

을 인용하여 아리랑 노래를 제시하 고,모둠 3의 도라지 타령은 세마치

장단의 변형을 나타내는 아주 쉬운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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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성안당의 변형 장단

(5) 성출 사

성출 사의 교과서에는 서양 작곡이 2페이지 분량을 수록하고 있고

국악 작곡은 1페이지만 수록하고 있었다.서양 작곡은 동기가 주어진 가

락 짓기와 단조와 장조의 느낌 비교,오스티나토 리듬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고,[그림 17]에는 국악 작곡의 5음계 계면조의 제재곡에 한 가락

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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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성 출 사의 국악 가락 짓기

[그림 18]에는 서양 작곡에서 단조에서 장조로의 느낌 변형에 한 가

락 짓기가 수록되어 있다.본 교과서에서는 서양 음악이나 국악이나 그

비 이 창작 면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며 단순히 가락짓기 정도만

나타나 있어 분량에서 아쉬움이 있었다.하지만 한 도막 형식의 작곡법에

해서는 국악 작곡이나 서양 작곡에서 히 잘 표 되어 있다. 한

서양 작곡에서는 단조와 장조에 한 변화를 학습할 수 있는 반면 국악에

서는 평조에 한 부분이 수록되지 않아 계면조와 평조와 같은 변화를 추

가하 다면 양 음악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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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성출 사의 단조에서 장조로 변형

(6) 음악

음악의 교과서에서는 서양 작곡과 국악 작곡 모두 각각 3페이지

씩 수록되어 있었다.서양 작곡은 평행 악 과 비 악 만들기가 나타

나 있고,단조와 장조의 가락 짓기,랩 음악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고,국

악 작곡은 민요풍 가락 짓기와 변형 장단 만들기,정간보를 오선보에 기

보하는 법이 수록되어 있다.[그림 19]에는 국악의 변형 장단 만들기가 나

타나 있다.[그림 20]에는 말 리듬 만들기로 가사를 미리 제시하고 리듬꼴

을 만들게 하는 작곡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작곡법은 학생들에게

작곡을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시라고 할 것이며 한 통속 민요로 알

려진 경토리는 솔,라,도, ,미의 5음계를 사용하는 민요들에 사용되는

경토리 음계를 이용한 가락 만들기를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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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서에서는 음악의 창작 부분에 한 분량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

고 다양한 분야에 한 학습이 가능하게 잘 분배되어 있었으며 서양 작곡

의 경우 장조,단조 뿐만 아니라 랩음악에 까지 그 장르가 다양하 다.국

악에 해서도 장단 만들기와 가락 짓기 등 여러 분야가 나타나 있었으나

그 비 에서 서양 음악에 비해 다소 부족한 이 아쉬운 이었다.

[그림 19] 음악의 변형 장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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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음악의 민요 가락 짓기

정간보는 조선시 세종이 최 로 창안한 동양 유량 악보이다.우물 정

(井)자 모양으로 상하좌우로 간(間)을 나 어 싯가를 표시하고 그 안에 음

높이를 알 수 있는 악보를 표시하는 기보법이다(이성천,1996:71).[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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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는 정간보를 오선보에 기보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

이 고악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음악의 국악 정간보 옮기기

[그림 22]은 장조와 단조의 느낌을 알 수 있는 좋은 시로 장조,단조

의 가락짓기와 장조의 가락짓기를 이해하고 변조의 작곡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 직 가사를 붙여 볼 수 있는 시로 다양한 형태

의 학습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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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음악의 장조 단조 가락 짓기

[그림 23]은 랩음악 만들기로 최근의 학생들의 취향을 반 한 것은 좋

은 사례라고 할 것이나 가사나 제시되어 있었다면 더 쉬운 작곡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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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음악의 랩음악 만들기

(7)도서출 태성

태성의 교과서에는 서양 작곡만 2페이지를 수록하고 있을 뿐 국악 작

곡 부분에 해서는 수록하고 있지 않았다.본 교과서의 경우 국악

에 한 창작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았고 서양 음악의 경우에도 단

순한 가락 짓기와 두 도막 형식의 가락 짓기 정도만 나타나 있었다.[그

림 24]에는 간단한 가락 짓기를 수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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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태성의 서양 가락 짓기 부분

[그림 25]에서는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두 도막 형식의 가락 짓기를

수록하고 있었다.두 도막 형식의 작곡법은 a,a',b,a",c,c',a,a,'"의

진행이며 제1~ 8마디는 한 도막 형식과 같다.제2부분에서는 자작 동기

가 새롭게 나타나고 c의 리듬,음정,음형의 특징을 살려서 c'를 작곡한

다.다시 통일감을 주기 해서 a를 그 로 재 시키고 a의 특성을 살려

서 a"와 조 다른 a'"를 작곡한다{나운 ,1980:44).

다른 교과서와의 비교에도 국악에 한 비 이 히 낮아 교과서별

학생들의 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형평성있는 교육을 해 창작 부분

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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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태성의 두도막 가락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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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에서 국악을 목하고 학생들에서 국악에 한 흥미를

유발하기 해서 꾸 히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 교육 과

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국악에 한 교육을 크게 강화시켜 왔으며,

최근에 새로운 교육 과정에 따른 행 교과서가 발간된 상태이다.하지만 아

직도 장에서는 체계 인 우리 음악인 국악 교육을 해 서양음악과의

한 교육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고 운 해야 하는 지에 한 구체 인 연구가

진행 에 있으며 특히 감상부분에 한 연구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이나

작곡과 같은 창작 역에 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음악 교육에서 이해

도를 높이고 극 인 참여와 향후 우수한 국악인으로 발 을 해서는 작곡

과 같은 창작 부분에도 많은 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특히 학교 2학년 음악 교과서를 분석

하여 국악작곡과 서양작곡의 분포 이론측면에서 그 항을 분석하고 제7

차 교육과정과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작부분이 얼마나 반 되고 있는지 조사하

다.

조사결과 첫 번째 7차와 개정교과서의 양악과 국악의 분포도에서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의 가창,기악,창작,

감상이 고르게 반 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창부분은 비율이 높은 반면 창

작은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와 마찬가지로 7차 개정교과 과정의 노

래부르기 악기연주하기,음악 만들기,감상하기,표 하기에서도 작곡과 련

된 음악 만들기는 여 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2007개정교과 활동안에 추가된 생활화로 인해 서양작곡은 실생활

에 응용되는 우리반 노래를 작곡하여 교내 행사때 불러보기와 간단한 형식의

곡을 작곡하여 컴퓨터 로그램을 다운받아 음악듣기 등 실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추가된 반면 국악작곡은 7차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형

식의 가락짓기,5음 음계의 가락짓기 정도에 불과했다.

세 번째 해당분야에서 각 출 사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 다.특히 태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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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는 국악 작곡의 분량은 없고 반면에 음악교과서는 서양 작곡

과 국악 작곡의 비율이 했으며 내용은 민요풍의 가락짓기와 변형장단 만

들기, 정간보를 오선보에 기보하는 기 가락짓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있었다.이는 해당 교과서만을 가지고 학습한 학생들 간에도 우리음악

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교육의 참여도에서도 다를

수 있어 시 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 으로 보건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출 사별 일 성이 부족한 부분

을 반드시 지 하여야할 뿐만 아니라,국악작곡의 내용부분에 해서도 체계

인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즉,국악기 음역에 맞는 E
b
과 A

b
의 조성을 제

시하여 기본 인 국악작곡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평조와 계면조의 음계

를 제시하여 다양한 느낌의 곡을 쓸수있게 내용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한 자신이 작곡한 가락을 단소와 같은 악기로 연주하는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연계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우리 음악에 있어서 기악이나 창작과

같이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음악 경험을 늘리는

것이 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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