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8월
석사학위 논문

BBBeeelllaaaBBBaaarrrtttoookkk의의의
PPPiiiaaannnoooSSSuuuiiittteeeOOOppp...111444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연연연구구구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음음음악악악학학학과과과

김김김 왕왕왕 미미미

′′′′ ′′′′

[UCI]I804:24011-200000232664



BBBeeelllaaaBBBaaarrrtttoookkk의의의
PPPiiiaaannnoooSSSuuuiiittteeeOOOppp...111444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연연연구구구

222000000666년년년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음음음악악악학학학과과과

김김김 왕왕왕 미미미

′′′′ ′′′′



BBBeeelllaaaBBBaaarrrtttoookkk의의의
PPPiiiaaannnoooSSSuuuiiittteeeOOOppp...111444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연연연구구구

지도교수 김 혜 경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4월 28일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음음음악악악학학학과과과

김김김 왕왕왕 미미미

′′′′ ′′′′



김김김왕왕왕미미미의의의 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 논논논문문문을을을 인인인준준준함함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2006년 5월 29일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목 차-

ABSTRACT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연구의 목적과 의의 1
2.연구의 방법과 범위 2

ⅡⅡⅡ...본본본 론론론
1.Bartok의 생애 3
2.Bartok의 작품세계 4

3.예술적 특징 9

4.PianoSuiteOp.14의 내용 및 분석 11

ⅢⅢⅢ...결결결 론론론 45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 47

′

′



AAABBBSSSTTTRRRAAACCCTTT

TTThhheeessstttuuudddyyyooonnnttthhheee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
BBBeeelllaaaBBBaaarrrtttoookkk“““PPPiiiaaannnooosssuuuiiittteeeoooppp...111444”””

Kim,wang-mi
Advisor:Prof.Kim,Hye-KeongPh.D.
InstrumentalofMusic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BartokBela,oneofthetypicalnationalisticcomposersin Hungary properly
usingclassicalfeaturesoftheearly20thcenturyandmoderntechniques,issaid
tobuilduphisowncharacteristicmusicaltechniquebyreconcilingtraditional
folkmelodiesoftheEasternEuropewithhisownrationalandmathematical
compositions.
While his music includes polytonality and atonality, expressionism and
neoclassicism,folkelementsandtheso-called20thcenturysounds,andsoon,
themusicallanguageintendedultimatelybyhim asanationalisticcomposerlies
incompactharmony,cleanstructure,andenergeticrhythm.
Itdoesnotmean,however,thathedidnotaccepttraditionalways,butinstead
composedmanypieceswherepianoisplayedlikeapercussioninstrument.The
Suiteop.14,whichhasbeenanalyzedinmyarticle,consistsoffoursuitsthat
maybesafelysaidtohavetraditionalforms:thefirst,third,andfourth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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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A-B-A',orthree-partpatternandthesecondrondo.
Specificallyspeaking,theynotonlygiveethniccolorswithfrequentchangein
scale,tempo,rhythm,anddynamicsbutalsousetraditionaltechniquesintheir
style,polytonal,andintroductionofmelodies.
ThefirstsuiteinfluencedbyRumanianfolkdancesproceedsinthediatonic
scalewithtwo-beatrhythm andshowsimpromptumood.Itsometimesshow
chromaticscalesystems,usesaugmented4-dotone,andcometoanendof
quiettheme.
Thesecondsuiteemploysgracenotesoffolk music,church melodies,and
augmented3-chordinthediatonicscaleandgivesnationalcolorwithtwo-beat
rhythms.ThefirstandsecondsuitesbeginandendwithB♭ notes,andthe
secondoneendswithstrongthem.Thethirdsuite,influencedbythefolkcolor
oftheEasternEurope,usesHungarianrhythms,strictrhythms,aChromatic
scalesystem,andaugmented4-dotones,ostinatopatternswhicharefastand
irregular.
Motivesofthefirst,second,andthirdmovementsmoveinlimitedcompasses,
continuesfrom recapitulationtocadenceincrescendoandendsinfff,whichis
themostfiercemovementinthesuite.
Beingasyncopationrhythm inwhole,thefourthsuiteconsistsofcombined
chordsystems,namelyminor3-doandmajor3-do,andgivesrisetobeautiful
soundswithsongsinoctaveofagreatcompass.Thestructureofitstuneis
veryregularandproceedsinthesamepatterntomakefreeuseofcompasses
from lowesttothehighest.strengthandweaknessisdesignedtoprepare
crescendoforrecapitulation,frequentlymarchintof,ff,fff,sfff,andcometo
anquietend.



Assuch,thePianoSuiteOp.14writtenbyBartokwasmadesystematically
with his characteristic composition employing such features as shown in
traditionaltonalmusicandfolkmusicandmoderncomposition.Onemaysay
thatthecoordinationofemotionsintraditionalwesternmusicandfolkmusic
owesmuchtoBartokinthat createdhisownmusicaltechniquesbystudying
Hungarian folk music in scientific and systematic ways and combining its
elementswiththoseoftraditionalwestern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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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과과과 의의의의의의

19세기 낭만음악에서 20세기 현대음악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의 음악은 그야말로
많은 변화의 연속이었다.1)20세기 전반의 음악에서는 민속적인 특색들로부터 중요
한 요소들을 빌려서 사용한 음악양식과 새로운 양식들을 과거의 원칙,형식,기교
들과 연관시키려는 IgorStravinsky(1882～1971)의 신고전주의와 A.Schoenberg의
12음 양식으로의 변환이다.
ArnoldSchoenberg(1874～1951)는 12음 기법을 창안해내어 조성체계를 부정 하려
고 한데 반하여 BelaBartok(1881～1945)은 12음을 전부 사용하면서도 이러한 조성
체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종합화하여 화성적 개념에 대한 원리를 통합하려 했을 뿐
만 아니라 음계,화음구조와 선율의 주제를 적절히 결합 하였고,전 작품의 악장
사이와 악구까지를 균형 있게 통합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그리고 20여 년간 진지
한 연구를 거듭하고 민속적인 어법을 완전히 소화하여 현대적인 작품을 만들어 음
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였다.
또한 그는 20세기의 현대음악을 거의 망라하여 무조성(Atonality),복조성

(Bitonality),다조성(Polytonality),교회선법(Churchmode)등을 구사하였으며 여기에
헝가리의 민속적 요소가 풍부한 리듬과 새로운 화성을 불어넣어 그의 음악을 전통
화성의 수직적 종적음악의 형태에서부터 수평적 횡적음악으로 전환시켜준다.
이러한 경향이 서구음악의 영역을 넓히는 요소의 하나가 되면서 새로운 종류의
조성의 구조는 민속음악과 무조음악의 작은 형식으로부터 얻어져서 좀 더 넓은 수

1) 피아노 음악 편집부,「피아노 음악」(서울: 음악춘추사, 1989년, 7월호),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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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확립될 수 있었다.2)이런 기법을 이용해 Bartok은 매우 음악적이며 과학적,
수학적인 성숙된 작품을 작곡하였으며 PianoSuiteop.14는 민속적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민속적인 분위기의 색채만을 강하게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Bartok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음악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Bartok의 피아노 작품을 해석하고 연주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와 목적이다.

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과과과 범범범위위위

본 연구에서는,1916년에 작곡한 Pianosuiteop.14의 전 악곡에 나타난 음악적
특성을 고찰해 보고,각 악곡을 형식구조,선율,화성,리듬을 중심으로 분석 연구
하여 Bartok의 생애와 작품세계,예술적 특징을 알아보고 각 악곡의 특징적인 리듬
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면서 PianoSuiteop.14를 분석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
심이 된다.
그리고 각 악곡의 형식이 고전적 형식과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각 악곡
에 나타나는 화성의 기능과 어떤 화음이 많이 쓰여 지는가를 알아본다.또한 리듬
과 화성분석,선율구조의 형태를 분석하고 피아노 음악 이해와 연주에 보다 많은
도움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그 연구 방향을 택하였다.이와 같은 연구는 Bartok음
악의 연주와 현대음악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2) Erno Lendrai: Bartok,(London: Kahn & Arerill Copyright, 1971,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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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본본본 론론론

111...BBBaaarrrtttoookkk의의의 생생생애애애

Bartok은 1881년 3월 25일 Nagyszentmiklos에서 출생하여 1945년 9월 26일 뉴욕
에서 사망한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로서 헝가리가 낳은 20세기 최고의 작곡가 한사
람으로,혁명적인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현대 민족음악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작곡가이다.
그는 5세 때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웠으며 1894년 3)Poszony로 이주하여 1899
년까지 피아노와 음악이론을 배웠다.그는 이곳에서 E.Dochnany를 알게 되어 많
은 영향과 계시를 받았다,그 후 4)E.Dochnany의 권고로 1897년 부다페스트 왕립
음악학원에 들어가 J.Koessler(1853～1926)에게서 작곡을,5)I.Thomann(1862～
1984)에게서 피아노를 배웠다.
그 후 유망한 피아니스트로서 알려졌으나 1902년 R.Stra-uss(1864～1949)의 “〈짜라
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ThusSpakeZarathustra)〉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
아 작곡가가 될 것을 결심하였다.1905년 파리의 Rubinstein콩쿨에 작곡과 피아노
에 참가한 Bartok은 비록 입상은 하지 못했으나 그곳에서 직접 C.Debussy(1862～
1918),M.Ravel(1875～1937)등 프랑스 인상파 음악을 알게 된다.
그 후 그는 헝가리 민속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어 1906년부터 후배인 6)Zoltan
Koday와 함께 헝가리 민요 수집에 나섰으며 2000곡 이상의 헝가리,루마니아민요
를 채집하여 녹음 정리하였다.그리고 그들은 헝가리민요가 서양보다 중앙아시아
민요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내었다.이로 인하여 그는,Magyarstyle의 독특한 성

3) 헝가리의 발달된 음악도시로 현재는 Barthilava이다.

4) 1877-1960,헝가리 출신의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 겸 지휘자.

5) Bartok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Stanley sadie: Groves Dictionary of music. 1966, p.464

6) 헝가리 태생. 작곡가이며 민속음악학자로서 Bartok과 함께 동유럽의 민속음악에 대한 공헌을 함께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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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지닌 다른 동부의 민속음악을 분류하였다.1935～1939년은 Bartok에 있어서
자신과 정열에 찬 큰 창조의 시기였으며 파시즘과 전란의 예감으로 위협에 싸인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교육적인 작품들이 작곡되었는데 7)“10개의 쉬운 소풍”,“Mikrokosmos"
등이 현대의 가장 독특한 피아노 교재로 26년부터 37년 사이 153곡을 썼으며 점점
자신의 음악어법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피아니스트로서 그는 미국과 소련까지
원정하였고 민족음악 학자로서 강연하는 기회가 점차 많아졌다.미국에서의 생활은
콜럼비아 민속음악 연구원으로 지내면서,건강이 좋지 않으면서도 육체적인 쇠퇴와
싸우면서 1945년 아내 Dita를 위한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썼는데 이것은 완성
작품 중 마지막인 13소절을 남긴 채 작업 도중 쓰러졌다.그리고 그는 백혈병으로
1945년 9월 26일 그는 뉴욕 웨스트사이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222...BBBaaarrrtttoookkk의의의 작작작품품품세세세계계계

Bartok의 예술은 헝가리민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문학적 내용을 표현하는
데에 적합하다.Bartok은 Brahms,Liszt,Wagner,R.strauss그리고 Debussy의
영향을 받던 시기로 헝가리민요의 독자적인 연구를 통하여 민속음악을 그의 작품
에 반영시켰으며,독일 낭만파의 영향으로 작곡을 시작하였다.
1907년에 작곡된 관현악 곡인 제 2모음곡까지는 R.strauss의 영향이 강하며,
1907년부터는 A.Schoenberg(1885～1935)의 무조적 경향과 I.Stravinsky(1882～1971)
의 원시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다가 점차 자신의 음악어법을 확립하게 되었다.
8)특히 AllegroBarbaro는 원시주의 적인 대표 예로 Bartok이 29세 때 작곡한 것으
로 피아노를 실로폰이나 첼레스타처럼 타악기의 효과 같은 느낌으로 취급하고 있다.

7) 이 곡은 쉬운 곡에서 어려운 곡으로 되어 있는데 피아노 교육에 있어 대단히 영향력 있는 작품이다.

8) D. J. Grout, A. History of Western Music,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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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9)파격적인 화성과 연타하는 충격적인 리듬을 사용하여 격렬한 음향을 만들
어 냈으며,이 같은 작품을 제1차 세계대전 1911년에 작곡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때의 작품들은 소규모의 오케스트라,그리고 피아노 ,합창,성악 작품들을
작곡하였으며,Beethoven의 전개기법을 20세기 음악기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신고
전주의의 실내악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되었다.
Bartok의 주요 음악생애를 아래와 같이 3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1905～1920)선율과 화음의 시기(Melodic-HarmonicPeriod)

―제2기(1920～1940)리듬과다성음악의시기(Rhythmic-PolyphonicPeriod)

―제3기(1930～1940)합성의 시기(TheSynthesisPeriod)

제1기 이전 (～1905)의 Bartok은 종래의 작곡가들과 유사하게 독일음악의 전통아
래 훈련을 쌓았고,작곡 활동을 하였다.주로 Strauss,Liszt,Debussy의 영향을 받
았으며,제3기 이후(1940～1945)는 미국으로 이민한 5년의 세월,Bartok은 심각한
저항감을 느끼다가 마침내 미국이민을 가게 되었다.1940년 이후에는 경제적인 궁
핍과 건강 악화로 마침내 외롭게 숨을 거둔 시기이다.

연대순으로 본 Bartok의 주요작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선율,화음의 시기(Melodic-HarmonicPeriod):1905～1920

Fourpieces(1903)

9) 임재문, 「세계 대 음악가 전기전집」, Bartok편, 창우문화사, 1979,p.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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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uth(1903)

Rhapsodyop.1(1904)

1suitefororchestra(1905)

2suitefororchestra(1905)

StringQuartetNo.1(1908)

Sketchop.9(1908～10)

14Bagatelles(1908)

10Easypieces(1908)

ForChildren(1908～1909)

2RumanianDanceop.8a(1909～10)

AllegroBarbaro(1911)

TheWoodenprince(1914～1915)

Suiteop.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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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tudesop.18(1918)

8improvisationsonHungarianPeasant(1920)

Dancesuite(1923)

1908년부터 민족음악학적 연구가 시작되었으며,농민 음악의 요소들을 자신의 창
작 곡에 주입시켰고,화성적,선율적 양식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2)리듬,다음악의 시기(RhythmicPolyphonicPeriod):1920～1930

Sonata(1926)

10)OutofDoors(1926)

9LittlePieces(1926)

CantataProfana(1930)

StringQuartetNo.3～5(1927,1928,1934)

ConcertoNo.1/ConcertoNo.2

10) Out of Doors (1926): 5개의 피아노곡으로서, 제1곡 북과 피리 제2곡 BarBarolla, 제3곡 Musset, 

                         제4곡 밤의 음악, 제5곡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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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다성 음악의 시기는 민족적 신고전주의라고 불리워 질만큼 창조적 활력이
가장 돋보이는 시기로 원숙한 음악세계를 개척하였다.그리고 대규모의 기악형식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조성음악세계를 창조하였다.

(3)합성의 시기(SynthesisPeriod):1930～1940

MusicforString,Percussion,andCelesta(1936)

Sonatafor2PianoandPercussion(1937)

Mikrokosmos

StringQuartetNo.6(1939)

ForOrchestraConcerto(1943)

PianoConcertoNo.3(1945)

ViolaConcerto(1945)

20세기 초기의 중요한 양상으로 민족요소에다가 고전형식,20세기 현대적 음향을
한데 합성한 독특한 양식을 발전 시켰다.선율로는 서양음악의 장,단음계 뿐 아니
라,선법과 5음 음계를 썼고,화성은 조성의 틀 안에서 복 화음을 거친 불협화음
등을 썼으며 불규칙한 리듬,박자의 변화,비대칭 리듬 패턴들을 자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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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예예예술술술적적적인인인 특특특징징징

Bartok은 아주 수줍고 정중했다고 한다.하지만 그의 열정적인 내면과 결벽에 가
까운 윤리관은 작품세계에 잘 드러나 있다.그는 조국 헝가리의 파시즘화에 슬퍼하
였고 행동으로 독일을 비난하였다.
민속음악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그의 작품에 기본소재로 활용한 민족주의 작곡가
로서,음악 발달에 누구보다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는 민
족주의가 음악예술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규칙적인 박자의 시간 분할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리듬변형의 시간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Bartok의 리듬법은 민속적인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도,민속적인 색채를 풍
기면서 헝가리의 특색을 잘 나타나게 하였고 기본적으로 3화음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구조가 조성이기는 하지만,리듬에서의 활기,변화하는 운율,
Debussy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다.또한,일관성이라는 건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
지 않지만 그의 격렬함을 나타내는 것은 주로 리듬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이다.그의 민족적 소재를 그대로 살리려는 작곡 방법에서 추상적인 음의 세계의
탐구라는 작품양식은 Cluster,복합화음,그밖에 다른 복잡한 화성의 배합 등을 사
용하여 불협화 적이며 충격적인 음향형성,빠른 템포에서 Ostinato와 원시주의적인
리듬형의 사용,느린 악장에 표현주의적인 경향의 리듬을 사용하였다.
Bartok음악의 대부분은 선법이나 온음계 혹은 그 둘을 주의 깊게 확대하여 조성
적으로 모호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하지만 그는 기본적인 중심음을 설정하고 있
다는 의미에서 볼 때 분명히 조성적이었다.그리고 11)그의 음악은 건조하고 감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며 예민한 리듬과 첨예한 불협화음에 차 있다.
그의 화성은 대위법적인 결합에 의한 화성 즉,수직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많은
여러 성부를 결합한 결과로 얻어지고 있었으나 그는 전체적인 음악적 효과를 고려

11) Aaron Copland: Our new music 「현대음악입문」,(서울: 국민음악연구회,1976),p.70

′

′

′



- 10 -

하여 각 성부 간에 긴장감이 생기도록 하였다.
그의 전체적인 작품의 특징을 볼 때 민속음악에서 비롯된 선율은 좁은 음역과 주
제선율의 길이가 짧고 반복 음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화려하고 풍부한 음향을 만들
어내었다.그리고 온음음계,반음계,5음 음계,선법을 비롯해 4도 음정,불협화음
정,등 모든 종류의 화성이 사용되었으며,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인 리듬은 원시적인
느낌으로 피아노를 타악기처럼 다루었다.이것은 20세기음악의 특징이 되고 있는
리듬 혁신의 일면을 대표하고 있으며,조성은 기본적으로 중심음이 나타나 있는
점에서 볼 때 분명히 조성적임을 알 수 있다.Bartok음악의 연주에 있어서 기술적
어려움은 주로 Octave와 화음에 있다.Octave음역은 더욱 확장되었고 화음도 많
은 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강한 손과 정확한 리듬 감각이 요구된다.
결국,12)Bartok의 예술은 헝가리,루마니아,슬로바키아,터키 등의 민속음악요소
에 후기 바로크 음악의 대위법과 주선율 발전의 고전형태 및 비기능화성의 20세기
개념을 결합시켰다.그리고 Bartok에 있어서 고전주의는 Schoenberg나 Stravinsky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작곡가들의 음악을 연구하고 연주하면서 얻은
지식과 평가에서 생겨난 것이다.또한 Bartok은 Stravinsky의 자유로운 리듬,화성
의 불협화음,음역,폐쇄형식과 Schoenberg의 격렬하고 복잡한 대위법적 반음계주
의와 유기적인 지배력을 갖기 위하여,Bartok의 지식을 소나타형식으로 표현하였
다.
Bartok의 사후의 성공은 그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그는 그 시대의 Veber(178
6～1826)인 동시에 Liszt(1811～1886)였다고 한다면,제법 정확한 위치를 정하게 되
는 것으로 생각한다.

12) Bruce Benward: Music in Theory and Practice, Vol. Ⅱ, (Dubuque, Iowa: WM. C. Brown 

Co.1979), p.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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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PPPiiiaaannnoooSSSuuuiiittteeeOOOppp...111444의의의 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111)))작작작품품품 내내내용용용
Suite(조곡,組曲)이란 바로크 음악에서의 기악 형식의 하나로 춤곡의 성격을 가

진 여러 악장의 곡이 한 개의 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곡은 1916년 2월에 완성된 곡으로 민속적 소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무곡 풍의 리듬이나 Motive의 음계 등에서 민속적 색채가 느껴진다.전체 4악장 구
성으로 원래의 악보에는 제1곡과 제2곡사이에 느린 곡이 삽입되어 있으나,현재에
는 4곡만 연주되고 있다.제1곡은 Rumania민속음악의 영향을 보이며,제2곡은
Rondo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제3곡은 아랍민족음악의 요소를 나타내고 있고.제4
곡은 느린 악장으로 되어있다.당시의 새로운 작곡기법의 탐구라는 면도 이 Suite
에서 느낄 수 있으나,실제적인 취향은 사라지고 하나의 여유 있는 작품으로 완성
되어 낭만적인 향기로 남아있다.

(((222)))작작작품품품 분분분석석석
aaa...제제제111곡곡곡
민속적 색채가 느껴지는 2박자의 리듬으로 오른손의 윗 성부는 Staccato와

Legato의 정확한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이 요구된다.

악보1.<1-12마디>
1-4마디는 도입부로서 처음 4마디는 서주 부분에 해당된다.5마디부터 8마디까지
는 이 곡의 주제이며 동기 a와 b로 이루어진 주선율로 이루어져 있다.5-8마디의
선율이 tempo에 있어 변화를 보이는데,마디 13-16에서는 완전 4도 아래의 선율로
이루어져 있으며,13-20마디에서 주제가 F♯음 단3화음과 C장3화음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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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13-20마디>

또한,19마디에서 점점 느려지면서 사라지 듯한 느낌으로 나타내다가 21마디부터는
B♭음으로 시작되면서 상승되는 느낌을 나타내 주었다.
그리고 20마디의 B음은 21마디부터 재현되는 주제를 위해 21마디부터 B♭(B♭,D,
F)장3화음이 교대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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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21-28>

21-28마디에서는 5-12마디의 선율이 옥타브 위로 나타난다.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한
articulation이 필요하며 A부분과 같은 온음음계에 다른 부가음이 많이 사용되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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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37-48마디>

37-48마디의 왼손의 tenuto는 불규칙하고 당김음의 느낌을 준다.37-40마디는 36마디
의 단3화음(G,B,D)의 5음인 d음이 오른손에 계속 유지됨을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왼손의F♯,G♯,D음이 상승되는 느낌으로 곡 분위기를 점점 고조 시켰으며 오른손의
D-E-F♯-G로 향하면서 점차적으로 상행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또한 40마디,44
마디,47마디부터 50마디까지의 선율은 espressivo로 부드럽게 표현해 주어야 한다.

악보5.<55-67마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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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마디에서는 왼손 선율이 16분 음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반음계적인 반주형태
가 보여 지고 있다.58-59마디까지는 왼손의 첫 박과 오른손의 둘째 박에 불규칙적
인 accent를 나타내고 있다.그리고 62마디의 E음까지 이끌어나가서 63마디에서 반
복되어지고 있다.

악보6.<72-7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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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마디까지 A♭-A＃,B♭-B＃의 단 2도의 구성의 불협화음이 부딪히면서 긴
장이 점차적으로 고조되어 78마디의 C음 sf에 도달하면서 À 부분으로 이어진다.

악보7.<79-100마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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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마디부터 86까지는 왼손의 staccato의 리듬과 오른손의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
게 주의하면서 나타내 주어야 한다.또한 88마디와 94마디는 왼손의 4분 쉼표가 등
장하면서 둘째 박에 강세가 붙었다.전체적으로 81-98마디까지는 pp-p-ppp-pp-p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가락터치를 섬세하고 가볍게 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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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79-100)부분은 B♭음으로 돌아와서 음형A의 형태로 시작하며 78마디의
오른손의 c음이 지속된 후 왼손의 Ostinato리듬 위로 짧은 Motive로 이루어져 있다.

악보8.<101-109마디>

101마디부터 105마디까지는 주제악구( ⁊ ♫♬♩♩ )가 대위법적 기법을 사용하
였다.또한 주제를 푸가 특유의 용법에 따라 다음 응답을 기대하도록 유도해 나가
면서 주제를 더욱 강조하여 Coda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106마디부터 시작되는 Coda에서는 온음음계(C-D-E-G♭-A♭-B♭)으로 나타내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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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상행하는 음계로 이루어져 있다. Coda100-109까지는 온음계의 형태
가 4Octave에 걸쳐 상행하고,반복 음이 나타나며,100마디의 왼손음형a가 오른손
에서 감5도 위로 모방으로 나타나고 forte로 상승된 후 Dynamic의 점차적인 감소
와 음역,음들의 배치를 표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 곡의 중심음인 B♭음으로
종지하면서 곡을 끝맺는다.

bbb...제제제222곡곡곡
악보9.<1-16마디>

A부분(1-32마디)은 증 3화음의 주제선율이 4마디 단위로 진행하고 있으며,1-8마
디까지는 완전5도 하행구조를 보이며 2개의 온음음계에서 비롯된 증3화음이 번갈
아 계속 사용되다가 17-30마디까지는 상행선율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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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0.<17-30마디>

분산화음이 Staccato로 움직이는 주제선율은 양손을 교차시켜서,첫마디부터 우박
과 소나기가 몰아치듯이,강한 터치로 연주하고 4마디의 첫 음에 강한 accent를 주
면서 중심을 잡는 느낌으로 표현해야한다.17마디에서는 갑자기 p로 시작하여 상행
하는데 점차적으로 f로 향하는 느낌이 들게 연주해야 한다.
악보11.<33-4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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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마디부터 48마디까지 왼손의 음형a는 두음 slur와 accent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그리고 41마디부터 48마디에서는 완전 4도 아래로 내려서 반복하고 있다.그
리고 B부분(33-56마디)은 8마디 단위의 악구로 오른손은 단 2도의 불협화음과 왼
손의 리듬이 단조로운 선율을 나타내고 있다.또한,Tempo의 변화와 부가화음으로
차가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악보12.<49-56마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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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마디와 53-54마디가 반복되면서 crescendo,rit.와 함께 상승하는 느낌을 나타내
주어 57마디의 ff를 향해 가고 있다.이것은 마치 개와 고양이가 짖는 소리처럼 왼손
반주와 오른손과의 조화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표현해주며,반주선율은 때리지 않게
연주해야 한다.
악보13.<57-64마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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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마디는 4마디가 증3화음이 Octave로 된 주제선율이 단2도로 연결되는데,
반음계적(E-D#-D-C#)으로 이루어 하행한다.Octave선율에 단2도와 장7도 부가화
음 선율과 당김음으로 복화음 구성을 나타내었다.57-64마디에서는 Octave로 하행
하는 선율은 반음계적으로 이루어지며,61-64마디까지는 E#-F#-F(G)-G#으로 반음
계 진행 하였다.
61마디부터 64마디는 4마디가 하행하는 선율이지만,65-68까지는 상행진행을 보이
며 69-72까지는 반음계적 선율이 하행,도약 진행을 나타내고 있다.그리고 이 부
분에 붙여진 slur는 pedal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따라서 65-72는 증4도의 상
행하는 선율과 장7도의 하행하는 선율의 기본구조가 반음계임을 알 수 있다.

악보14.<73-8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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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1마디는 왼손에서 C음이 지속음으로 나타내었다.73-80마디에서는 지속음 C
와 단2도와 장2도 구성으로 보여 지고,74-80마디의 오른손의 장식음은 타악기,민
속적 리듬을 나타내면서 왼손도 3박자 다음에 온음계로 빠르고 강하게 쳐야한다.

악보15.<81-108마디>

97마디부터는 오른손의 하행선율이 마치 우박이 떨어진 것처럼 강하게 표현해 주어
야 하며,99마디의 오른손 선율은 E-F♯-G♯으로 이루어져 있다.또한 105마디의 오
른손 선율이 E-G♯-E로 정리 되면서 E-F♯-G♯과 E-G♯-E가 묻고 대답하는 느낌
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108마디에는 16음표의 짧은 음형이 처음 나타나고,첫 음에
가벼운 accent를 주어야 한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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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81-121마디까지는 증3화음이 왼손에 나타나면서 오른손을 이용한 온음계
선율을 보여 준다.또한,81-121마디는 지속음C음 위에 증3화음이 하행하다가 상행하
는Ostinato적인 반주형태가 나온다.

악보16.<109-12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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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1마디까지는 당김음이나 짧은 리듬이 나오며 119마디에서는 marcatissimo로 첫
음에 힘을 강하게 주어야 하고,119-121마디에서는 왼손의 증3화음의 하행선율로 민속
음악의 분위기와 타악기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악보17.<122-13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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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30마디에서는 A부분의 첫 부분과 마찬가지로 증3화음의 하행선율로부터 시작
되며 이 부분은 마치 굵은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표현되어야 한다.

악보18.<131-142마디>

131-137마디까지는 À부분에서 나타난 반음계적 패턴이 상행되어 139-142마디에
서 증4도의 하강도약 진행하는 것으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138마디를 쉬고 나
오기 때문에 긴장감의 절정을 느낄 수 있다.)

악보19(143-16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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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46마디까지는 4분 쉼표가 먼저 나오면서 긴장감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그리고
143-162마디의 경과구 에서는 단3도 음정이 2박자 계통으로 반복되었다가 왼손의 증4
도 도약진행으로 진행한다.147마디에서는 오른손의 엇 박으로 진행되다가 150마디부
터는 첫 박의 강세로 시작되어 당김음이 나타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다가 162마디
의 rit.와 함께 163마디의 f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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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0.<162-190마디>

162-179마디에서는 단2도 반주 패턴이 당김음으로 연결되어 리듬의 변화를 나타
내고 있으며,왼손은 온음계적으로 하행진행하고,오른손은 불협화음 단2도가 완
전4도,5도로 도약을 하였으며,반음계적으로 상행하였다.163-179마디의 B와 달리
단2도의 반주음형이 당김음으로 진행된다.또한,오른손의 단2도 화음이 점차로 상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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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데 반해 왼손의 6도 병진행은 하행하였다.175마디부터는 179마디를 향해 날
카로운 Staccato보다는 어두운 음색으로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빠르게 진행하였다.

악보21.<180-190마디>

180-187마디에서는 장7도 하행 도약진행,상행 도약진행을 나타내고 있으며,188-190
마디까지는 증3화음의 분산음형이 꾸밈음과 같이 리듬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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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2.<191-206마디>

191-204마디 오른손의 선율은 왼손의 반주를 타면서 분명하고 또렷한 음색이 나와야
한다.그리고 191-193마디는 왼손의 Ostinato리듬의 연결이 Coda로 이어지면서 Coda
의 194-205에서는 왼손의 D♭지속음이 203마디의 G음의 Pedaltone으로 나타난다.

또한 208마디와 210마디가 한마디 쉬고 나오면서 긴장감을 더해 주고 있다.
악보23.<207-224마디>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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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마디부터는 계속 증6도와 8도의 도약진행이 fff에 의해 극적인 반음계로 하행하
면서 B♭음으로 종지하였다.

ccc...제제제333곡곡곡
제 3악장 Allegromolto(♩=144)2/2박자 곡으로 Coda를 가진 ABÀ의 형식을

나타낸다.134마디로 구성되어 있고,A(1-159),B(60-84),À(85-116),Coda(117-134)
의 3부분 형식으로 되어있다.D음의 중심음으로 시작되는 1-4마디는 제1곡처럼 이
곡 전체의 흐름을 특정 지워 주는 Ostinato음형 위에 반복음이 사용된 멜로디 음형
이 곡의 성격을 결정짓는다.5마디부터는 오른손의 pp가 등장하면서 긴장감을 조성시
키고 있다.그리고 11-20마디까지 에서는 오른손 선율의 셋째 박에 accent가 들어가면
서 20마디까지 이어지고 있다.

악보24.<1-13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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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마디까지는 오른손과 왼손8도 병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21-29마디에서는
Dynamic의 효과를 잘 살려서 29마디 f까지 이끌어 나가야 한다.
악보25.<14-2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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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마디부터 p가 되어 13마디에 걸쳐 오른손과 왼손의 Octave병진행이 확대되어
상,하행 선율로 나타난다.

악보26.<34-41마디>

34-41마디에서는 아홉째 마디에서 나왔던 주제가 완전 4도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34마디부터 37마디까지 나왔던 주제가 38-41마디에서는 오른손선율과 왼손반주
를 한Octave위로 나타내 주고 있다.그리고 36마디부터 41마디 셋째 박에 accent를
계속 나타내주면서 연결구를 통하여 B부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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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7.<50-59마디>



- 36 -

50-59마디까지는 단3화음으로 종지감을 주는 일종의 연결구이며,풍부한 소리가 나
도록 표현해야 한다.60-83마디는 빠른 템포로 양손이 교대로 망치로 타악기적인 효
과에 의해 나타나야한다.

악보28.<60-67마디>

64마디부터 감5도 아래에서 동형 진행되며,양손을 엇갈려서 치기 때문에 양손이
겹치지 않게 하며,정확한 리듬을 갖고 연주해야 한다.60마디의 음형이 64-67마디
까지 단3도 지속음과 Octave의 반복구성으로 감5도 아래에서 동형진행 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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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29.<68-83마디>

72-76마디는 타악기적으로 연주하는 legato와 martellato가 교대로 나온다.특히,72마
디,74마디,76마디는 앞의 마디와 대조적으로 legato가 되게 부드러운 선율로 연주되어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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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그리고 77마디 왼손의 G음은 중심음인 D음으로 완전종지,오른손의 엄지손
가락으로 치고 80마디부터는 3도 연속진행이 sforzando와 함께 강하게 강조해야 한다.

악보30.<84-93마디>

전체적으로 A가 축소 변형되어 재현되고 있으며 D음을 중심으로 4마디의 도입부로
시작하여 4마디를 단위로 한 Octave씩 상승된다.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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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1.<104-113마디>

105-113마디까지는 오른손과 왼손이 A-G♯-E♭-D의 선율로 강하게 한음씩
marcatissimo로 상행하면서 하행하여 나타내고 있다.

악보32.<127-13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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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34마디까지는 이 곡에서 자주 쓰인 A-G＃-E♭-D의 음형 b가 한음씩
accent를 주면서 하행하여 중심음 D음의 종지로 끝을 맺는다.

ddd...제제제444곡곡곡

35마디로 구성되어 있고 A(1-21),B(22-25),À(26-35)의 3부분 형식이다.ABÀ
의 짧은 악곡으로 6/8박자의 3부분 형식으로 되어있다.p이하의 부드러운 touch로
D음의 시작으로 연주된다.D음은 3악장 끝맺음 음인 D음에서 attaca로 연결된 음
이며 마치 발을 구르는 듯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악보33.<1-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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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마디까지는 ♪♩♩♪의 리듬과 alto와 tenor의 선율로 시작되며 1-6마디에서는 오
른손의 두 번째 음역과 왼손의 tenor음역이 같은 선율로 진행하고 있다.
1-9마디에서의bass는 D음을 4마디에 걸쳐 C♯-C-B의 반음계 진행을 나타내고 있다.

악보34.<10-2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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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마디에서는 상성부의 지속음 F음이 B♭음으로 나타나는 동안에 bass와
tenor는 B-A-G＃-F＃-E-D의 하행진행을 하고,온음음계적 요소로 이루어졌다.
처음 4마디동안 지속되었다가 bass D는 D-C＃-C-B의 반음계 진행을 보인다.그
리고 15-20마디까지는 tenor선율이 legato로 부드럽게 연결되어 나타나야 한다.
악보35.<22-2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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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에서는 8/9,6/8,8/9의 박자 변화가 있고,장3도 구성의 화음이 상행하면서
섬세하고 신비스런 음색과 긴장감을 준다.25마디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의 slur를
잘 지켜서 해야 하며,25마디에서는 온음음계에서 비롯된 완전4도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PocoStringendo와 crescendo를 함께 표현해 주면서,Pocorit.와 dim.
로 신비스럽고 섬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악보36.<26-35마디>

26마디부터 tenor와 alto선율이 나오다가 28마디부터 35마디까지는 오른손의 Octave선
율이 dolcissimo로 매우 섬세하고 신비롭게 표현되어야 하며 어느 한 음이라도 튀지 않
게 똑같은 음색으로 나타나야 한다.26-35마디의 bass의 진행을 보면 2도씩 하행하며
제1악장의 중심인 B♭음으로 종지한다.



- 44 -

그리고 34마디와 35마디는 오른손의 윗 선율이 PP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또한 3
악장이 P로 시작하여 fff로 끝나는데 반해,4악장은 p에서 ppp로 대조적인 끝맺음을 볼
때 대조적이라 할 수 있으며,풍부한 음색과 규형을 잃지 않는 연주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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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론론론

Bartok은 20c초 민족요소,신고전주의와 표현주의,다조성과 무조성의 특징적인
음악들의 선율적인 소재를 기악작품에서 주관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창조적
인 음악기법을 연구해 냈다.그리고 그는 헝가리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작곡가로서,
타악기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Ostinato,Octave진행과 화음 병행들을 보여줌으로
써,민족 선율에 자신만의 논리적이며,수학적인 작곡기법을 노력하고 발전시켰다.
Bartok의 PianoSuiteop.14는 본 논문에서 연구해 본 결과,각 악장에 나타난 특
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곡,제3곡,제4곡은 A-B-A'3부 형식이며,제2곡은 론도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제1곡은 온음계의 진행을 사용하여 즉흥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또한,
제2곡에서는 온음음계에 의한 즉흥적이며,간단한 선율을 반복하고 있으며,2박자
계통의 리듬과 불규칙적인 accent,변박으로 인한 즉흥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제3곡은 지속적인 Ostinato의 리듬과 불협화음정의 병진행으로 나타내었으
며,헝가리 민속음악의 accent패턴이 사용되었다.
제4곡에서는 장,단조의 병행관계에서 사용된 단3화음,장3화음의 복합화음구조가
나타나며,악곡의 구조는 동형진행을 통해 낮은 음역에서 높은 음역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였다.또한,Dynamic의 정점을 이루는 재현부를 f,ff,fff,로 준비하여 섬세하
고 조용하게 B♭음으로 종지 하였다.그리고 민속음악에서 발전시킨 교회선법,타
악기적인 반음계적인 음계로 선율의 다양함을 느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본 논문에서 얻고자 하는 PianoSuiteOp.14는 민속음악의 색채와 전
통적인 조성음악을 자신만의 창조적인 선율,리듬으로 Bartok자신만의 독자적인
양식을 발전하기 위해 독창적인 리듬 등의 음악 특징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독특한 작곡기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한 헝가리의 20세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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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작곡가였으며,조국의 가장 원초적인 음악,민요에서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찾아내어 최고의 예술품으로 승화시켰다.그리고 민족음악의 지적탐구를 시작으로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였다.
PianoSuiteOp.14를 연구하면서 Bartok은 자국의 민속음악 특징들을 과학적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하여 민속고유의 음악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었다.그
리고 그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가진 몇몇 음악인들의 ‘진정한 한국음악’을 찾기 위
한 상황 극복의식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모색으로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
가 행해지고 있다.
앞으로 그의 작품을 본보기 삼아 오늘날 현대연주자들이 전통 민속음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여 우리의 것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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