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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ShinSun-Young
Advisor:Prof.Kim Seung-Il
DepartmentofMusic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Inthelateof1920,Neoclassicism appearedtocauseareactionagainstromanticism
andexpressionism.Rejectingsentimentalaesthetics,New-classicism pursuedakind
ofclassicalabsolutemusic. ItadoptedBaroquemodeitsmethodofperformance,
form,andgenrecharacterizedbysuiteconcerto,sinfonia,andsonatatechnique.
However,New-classicism tried tocreateauniquemodeofmusicalexpression

insteadofmerelyfollowingtheoldmodeofmusicofthepast. Althoughitadopted
classicalmodeforitsform,itdevelopedanoriginalmodeofNew-classicism forits
harmony,rhythm andmelody.
FrancisPoulenc(1899～1963)isoneofLesSixfrom Francewhoacceptsmusicof
18thcenturyandpursuesneo-classicismsthathasanti-romanticism andobjective
characteristics. HeisacomposerwhocontributedgreatlytoFranchreligiousmusic
bypursuingsimplemusicformsyethaduniquemusicalcolorofhisandcombined
traditionalmusictechniqueswithvariousmusicalfactorsor20thcentury.
Poulenc'sSonataforFluteandPianocomposedofthreemovements,doesnothave
suchelementsascounterpointmelody,circulationofthemes,andkey-signatures.But



iteffectivelyinterminglesaclassicalelementofstrongmovement,frequenttransition,
abruptharmonicmotion,chromaticmotionandaugmentedcord,andvariousrhythms
ofmodernmusic.
Besides,thefrequentuseofpianopedalandtheeffectivecontrolofstaccatocreate
variousmoodofhismusic.
Inaddition,thetextureandcontentsofthemusicwerefilledwithamodernistic
feeling which is briefand withoutornamentation. Poulenc's work became the
fundamentalofthe20th century neo-classicism by adding modern techniquesto
classical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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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20세기 음악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이 시기의 작
곡가들은 19세기 까지의 음악적 전통으로부터 일탈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
였는데 전통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는 많은 창조적 음악가들에게 의해
개성 있게 시도되고 그 결과 20세기 음악은 전통과의 단절과 양식의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바로크”또는 “고전주의”등의 과거의 음악처럼 하나의 총
괄 개념으로는 포괄 할 수 없는 다양한 음악의 조류가 각각 독창적인 모습으로 나
타나게 되었는데 20세기 전반기의 음악에서는 다음 세 가지의 주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첫째,바르톡(BélaBartók,1881～1945)을 중심으로 하는 민속 선율의 특징적 리

듬과 새로운 느낌을 주는 조성적 가능성을 도입함으로써 민족의 개성을 중시한 민
족주의와,둘째,스트라빈스키(Stravinsky,1882～1971)를 중심으로 조성체계를 포
함한 전통적 음악양식과 음악관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전통을 현대적으로 새롭
게 수용한 신고전주의와,셋째,독일 후기 낭만파의 어법이 12음 기법1)으로 전환되
어진 쇤베르크(Schöenberg,1874～1951)를 중심으로 한 음렬주의 음악(Serial
music)으로 나누어진다.이 중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신고전주의 양식인데,이것
은 낭만주의 감정미학을 거부하면서 옛 음악의 기법,특히 바로크 시대의 대위법과
고전시대의 분명한 형식적 개념등을 추구하며 패로디 기법2)을 사용한 작곡 경향의
하나로 작곡가마다 전통적 음악양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활용
하여 현대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프랑스에서는 신고전주의를
지향하는 프랑스 6인조(Lessix)3)가 조직되는데,이들은 고전시대의 간결한 음악적
형식을 따르면서도 새로운 어법을 첨가해서 프랑스 특유의 섬세하고 서정적이며

1) 12음 기법 : 완전한 무조음악을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의 하나로 평균율적으로 한 옥타브 안의 12

음을 조직적으로 배열하여 곡을 구성하는 방식.

2) 패로디 기법 : 전통적 요소를 이질화시키고 변질시키는 방법. 

3) 프랑스 6인조 : 낭만주의, 인상주의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젊은 작곡가 그룹으로 신고전주의 스타일을 추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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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을 강조하는 20세기 음악을 형성하였다.FrancisPoulenc(1899～1963)은 이들
중 한 사람으로 짧고 명확한 작곡기법을 추구하며 전통적 음악기법에 다양한 20세
기 음악적 요소들을 결합시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하였다. Poulenc의
「SonataforFluteandPiano」는 Flute연주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곡으로 본 논
문에서는 위 곡에 대하여 각 악장별로 형식,화성,리듬,선율 등을 분석하여 그의
작품에서 신고전주의적 음악양식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되었는지 연구함으로서
보다 객관적인 연주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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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FFFrrraaannnccciiisssPPPooouuullleeennnccc의의의 음음음악악악

제제제111절절절 신신신고고고전전전주주주의의의와와와 프프프랑랑랑스스스 666인인인조조조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낭만주의,인상주의,표현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
고전주의 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운동은 1920년대부터 1945년까지 지속적
으로 이루어졌다. 신고전주의는 프랑스어 Néoclassicisme에서 유래되었는데 단어
자체로는 새로운 고전을 의미하며 프랑스에서는 특정한 역사적 시대,즉 고대 그리
스 시대의 예술에서 고전 시대의 전형을 발견했다. 독일에서는 이 용어가 폭넓은
의미를 갖는 <고전주의>로 변화 수용되어,고대 그리스 예술이나 1800년경의 비엔
나 고전과 같은 특정시대 양식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뜻할 뿐만 아니라,보다 포괄
적으로 전통적인 “옛 양식에 대한 재관심”을 의미하게 되었다. 과거 음악과의 연
속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끌어넣으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옛 음악을
원래대로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 조성,선법성,무조성 등의 20세기적 특
징을 가미하여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신고전주의 음악은 밝고 분명하지
만 내적으로 얽매인데가 없고 냉철한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구조와 형식을 재치있
게 처리함으로써 은폐된다. 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작곡가들은 이질화시키고 변형
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무디어진 창작관습과 청취 관습을 깨려하였다.4)
신고전주의 음악은 하이든의 양식을 포함한 프로코피에프(Prokofiev,1891～1953)

의 고전교향곡에서 예시되어 1919년 스트라빈스키(Stavinsky)의 풀치넬라
(Pulcinella)5)로 하나의 사조로써 형태를 갖기 시작하였다. 힌데민트 (Hindemith,
1895～1963)도 1930년대부터 신고전주의적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으며 Poulenc을
포함한 프랑스 6인조도 이 양식에 포함되는 작곡가들이다. 신고전주의가 가지는
중요성은 20세기의 음악가들이 과거의 음악들에 대해 역사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옛 형식과 양식들이 부활했으며,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대위법에서 20

4) 음악은이, 서울음악출판사. 홍정수, 조선우 역

5) 풀치넬라 : Stravinsky가 이탈리아의 페르골레지(Pergolesi, 1710~1736)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18세

기 이탈리아 음악을 발굴하여 이를 소재로 발레음악을 작곡한 것



- 4 -

세기 교회음악을 위한 음향의 모델을 찾았다는 데에 있다. 각국의 작곡가들은 민
족주의와 신고전주의의 여파로 바흐 (Bach,1685～1750)나 헨델(Händel,1685～
1759)이외에 영국에서는 버드 (Willam Byrd,1542～1623)와 탈리스(TomasTallis,
약 1505～1585),이탈리아에서는 몬테베르디(Monteverdi,1567～1643)와 팔레스트리
나(PierluigidaPalestrina,1525경～1594)등 자신의 나라에서 배출한 중요한 작곡가
들의 양식을 부활시켰다.사티(EricSatie,1866～1925)를 정신적 지주로 한 프랑스
6인조(Lessix)는 1918년경 미요(Milhaud)와 오네게르(Honegger)를 중심으로 오릭
(Auric),뒤레(Durey),타유페르(Tailleferre)그리고 풀랑(Poulenc)등 6인의 젊은
작곡가들에 의해 모인 그룹으로서,음악학자 앙뤼 콜레(HenriCollet,1885～1951)가
1920년에 이 6인의 작곡가들에 의해 열린 음악회를 <러시아 5인조>6)에 비유한 것
에서 유래한다. 그들은 유럽 낭만주의 및 드뷔시의 인상주의에 대한 깊은 반항으
로 사티(Satie)의 냉정한 풍자와 단순성에 깊은 애정을 보이며 시인 장 콕토(Jean
Cocteau)를 그들의 정신적,미학적 대변자로 삼았다.그리고 프랑스 6인조의 역사
적 의의는 서정적이며 객관주의를 강조했던 20세기 신고전주의 음악을 되새겨 비
대증에 빠져있는 음악형식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으며 사티(Satie)를 모범
으로 감정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는 프랑스 고전정신의 회귀를 들 수 있다. 6인조
의 작곡가들은 같은 시대의 미의식이라는 공통적 기반위에 작품경향에도 많은 차
이를 보이는데 프랑스 6인조에 속하는 작곡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1...미미미요요요(((DDDaaarrriiiuuusssMMMiiilllhhhaaauuuddd,,,111888999222～～～111999777444))):::

고전적 기풍의 예술가이며 10개 이상의 오페라,12곡 가량의 발레곡,영화음악,
수많은 합창곡,관현악곡,독창곡,라디오음악,실내악곡,건반음악 등 다양한 장르
에서 많은 음악을 썼다. 또 자신이 유태인의 후손임을 밝히기 위해 8개의 유태시
(8JewishPoems,1916),5막의 성서 오페라 다윗(David,1952)등의 종교음악을
작곡하기도 하였다.미요의 음악은 서정적 선율,명료한 형식,대위법과 다조성7)을
6) 러시아 5인조 : 19세기 러시아 민족음악의 선두주자 클링카(Mikhail Glinka, 1804~1857)의 후배 작곡

가인 발라키레프(Milly Balakirev, 1837~1910), 퀴( Cesar Cui, 1835~1910), 보로딘(Alexander 

Borodin,1833~1887), 무쏘르그스키(Modest Mussorgsky,1839~1881), 림스키-코르사코프(Nicolas 

Rimski-Korsakov(1844~1943) 등 5명으로 구성된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그룹.

7) 다조성 : 2개 이상의 조성이 각기 다른 성부에서 동시에 쓰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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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하며 재즈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복조성을 불협화음의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음계적(Diatonic)8)인 선율을 강조하기위해 사용했다.결과적으로 그의 화
음은 보통의 화음보다 더욱 감미롭거나 더욱 격렬한 효과를 주며 그의 기악음악에
서도 불협화음은 억제되고 조성감을 잃지 않는다. 그의 음악은 위엄이 있고 무거
우며,또 밝기는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80고령이 되도록 왕성한 창작활
동을 하였으며 매력 넘치고 구성이 든든한 음악을 쓰는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다.

222...오오오네네네게게게르르르 (((AAArrrttthhhuuurrrHHHooonnneeeggggggeeerrr,,,111888999222～～～111999555555))):::

6인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서 파리음악원과 쮜리히 음악학교에서의 준
비시대를 통하여 그의 예술은 프랑스와 독일의 두 갈래 문화의 영향이 미치는 교
차점에서 태어났다.그는 6인조 중에서 가장 순수한 음악가로 그에겐 형식이 언제
나 중요했으며,이를 훌륭하게 정련된 상상력으로 다루었다. 그의 음악은 대위법
적인 과학성을 중시하면서 혁신적 요소를 전통과 접맥시키려는 신고전주의 노선을
따랐으며 표현주의적 경향을 가지기도 한다. 그는 모든 장르의 음악을 작곡하였는
데 그 중 무대음악과 극음악을 주로 작곡하였으며 표제적 제목으로 성격상 상당히
묘사적인 작품도 자신은 절대음악이라고 평가하였다. 오네게르는 조에 신경쓰지
않고 도미넌트 및 그 해결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호흡이 짧은 선율,강한 오스티나토9),대담한 음색,불협화
음 등을 사용하였다.

333...오오오릭릭릭(((GGGeeeooorrrgggeeesssAAAuuurrriiiccc,,,111888999999～～～111999888333))):::

작곡가이자 비평가로 무대음악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초기에는 사티
(Satie),다음에는 스트라빈스키(Stravinsky)의 영향을 받았으며 <파리의 서민>이
라 불릴 만큼 내용적으로 쾌락적이고 풍자와 유머에 차 있으며 음악적으로는 강인
하고 엄격하다. 콕토(Cocteau)의 미학을 뚜렷하게 추종했던 오릭은 1962～1968년

8) 전음계적(Diatonic) : 음계의 순수음 만으로 제한된 선율이나 화성

9) 오스티나토(Ostinato) : 어떤 일정한 음형을 악곡 전체를 통하여 동일 성부, 같은 음높이로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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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파리에서 오페라(ParisOpéra)와 오페라 코미크(Opéra-Comique)의 단장으로 있
으면서,순음악 작품보다는 주로 발레음악과 다수의 극음악을 작곡해 프랑스 오페
라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후 작곡한 기악곡에는 그 주제가 음열에서 추출한 음들
로 구성되는 무조성의 음악이 많다.

444...타타타유유유페페페르르르(((GGGeeerrrmmmaaaiiinnneeeTTTaaaiiilllllleeefffeeerrrrrreee,,,111888999222～～～111999888333))):::

프랑스 6인조의 유일한 여류 작곡가, 파리 음악원 재학중에 미요(Milhaud)와 친
교를 맺고 사티(Satie)에게 소개되어 프랑스 6인조가 되었으며,포레(GabrielFauré,
1845～1924)와 라벨(MauriceRavel,1875～1937)이 확립해 놓은 전통적 노선을 추
종하는 발레,오페라 협주곡,소나타,현악4중주 등의 대규모 곡들을 주로 작곡하였
다. 그녀의 건반악기 곡들은 쿠프랭의 영향을 보이기도 하며 작풍은 시적이고 쾌
활하며 18세기 프랑스 음악에서 유래한 신고전주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 주요 작
품으로는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야외유희(Lesjeuxdepleinair)>와 18세기 무곡
빈 왈츠,쇼팽의 왈츠 등을 패로디식으로 다룬 발레음악 <새장수 Lemarchandd'
oiseaux,1923)>와 서곡 <Overture,1932>이 있다.

555...뒤뒤뒤레레레(((LLLooouuuiiisssDDDuuurrreeeyyy,,,111888888888～～～111999777999))):::

많은 작품을 작곡하지 않았으며 이 작품들도 대부분이 소품이다.1936년 공산당
에 가입하면서 그의 음악은 정치적 성향을 띄게 되었다.뒤레는 작곡가에 대해 민
속음악에 기초한 민족주의적인 음악을 작곡해야 하며 형식은 자유로우나 지나친
개성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작품으로는 콕토의 <해저의 봄,Le
PrintempsanfonddelaMer,1920>에 붙인 10개의 목관악기 반주에 의한 독창곡
들이 알려져 있다.

666...플플플랑랑랑(((FFFrrraaannnccciiisssPPPooouuullleeennnccc,,,111888999999～～～111999666333))):::

관현악,실내악,피아노 등의 기악음악을 다수 작곡한 플랑은 피아노 문헌상 가
치있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그는 오페라와 교회음악을 포함한 성악음악,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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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유의 가곡인 멜로디(mélodie)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고 그의 우수성은
종교음악에서 다시 발휘되어 프랑스 종교음악에서 메시앙(Messiaen,1908～1975)과
최고를 다투는 뛰어난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다. 작품들은 대체로 간단한 양식을
취하며 짧고 명확하며 음악적인 장식을 배제하는 자기 음악세계와 신고전주의 개
성을 구축하였다.

제제제222절절절 FFF...PPPooouuullleeennnccc의의의 교교교육육육적적적 환환환경경경

FrancisPoulenc은 1899년 1월 7일 프랑스 파리의 약제조업을 하는 부유한 가정
에서 태어났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그의 아버지의 신앙은 Poulenc에게도 계
승되어 후일 그의 작품활동에 있어 정신적인 바탕을 만들어 주었다.10) Poulenc의
음악교육은 5세때 예술전반에 조예가 깊었던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면서 시
작되었고 7세때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뱃놀이(EnBateau)」라는 소품을 작곡하였
다. 8세때 부터는 세자르 프랑크11)(CésarAugsteFranck,1822～1890)의 조카 부
톄 드 몽벨(BoutetdeMonvel)부인 밑에서 정식으로 피아노 교육을 받게 되었다.
10세때 악보점에서 발견한 슈베르트(FranzSchubert,1797～1828)의 가곡을 보고
관심을 기울였는데,이것은 후일 가곡에 대한 Poulenc의 편애로서 나타났다. 14살
때에는 프랑크,차이코프스키,드뷔시 그리고 스트라빈스키 등의 초기 음악에 열중
하게 되면서 그 영향을 받은 작품을 쓰게 되었다.12) 15세때에는 스페인 출신의 피
아니스트이자 근대 프랑스 음악의 가장 실력 있는 해석자의 한 사람이었던 리카르
도 비녜스(RicardoVinés,1875～1943)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비녜스
는 Poulenc의 성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 중 한사람이었다. Poulenc
은 그에게서 현대음악의 피아노 연주에 있어 필요한 효과적인 페달사용법과 스타

10)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 : 『음악대사전』 (서울 : 세광음악 출판사, 1996)

11) 프랑크(César Franck) :19세기 후반의 오르가니스트이며 낭만주의적 교향악의 프랑스악파의 시작을 연 

작곡가

12) Stanley, 1980, The New Grove Dici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15(Francis Poulenc), 

London :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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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 용법을 배웠다.비녜스는 Poulenc이 연주보다는 작곡에 관심과 소질이 있음을
깨닫고 1917년과 1918년에 Poulenc의 음악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되는.오릭(Auric)과 사티(Satie)등을 소개해 주었다.Poulenc은 사티(Satie)의 간결
하고 과장되지 않은 음악어법과 서정성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오릭(Auric)에게서는
대중적이고 자유스러운 선율법과 단순하고 명료한 화성법을 배워서 그의 음악적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후일 오네게르(A.Honegger,1892～1955),
타유페르(G.Tailleferre,1892～1983),뒤레(L.Durey,1888～1971),미요(D.Milh명,
1892～1974)등과 더불어 프랑스 6인조(LesSix)를 결성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20세에 Poulenc은 작곡가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지 않아서 정확한 기보법을 알지 못하였던 그는 미요(Milhaud)의 권유로 1921년
에서 1924년사이 프랑스 작곡가이자 음악학자였던 샤를르 쾨클랭(CharlesKoehlin,
1867～1950)에게서 화성 및 음악이론,작곡 등의 전문적인 음악수업을 받게 되었
다.13)이때 Poulenc은 바하(J.S.Bach,1685～1750)의 주제에 의한 자유로운 4성
대위법을 배울수 있었으며 아 카펠라(acapella)기법에 숙달하게 되었다. 제2차 세
계대전 후 Poulenc은 파리의 새로운 음악환경에 입지를 굳혀가며 메시앙주의자
(Messiaenists)에 반대하며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예
술가곡의 작곡가로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는 Poulenc은 1930년대에 성악곡을 주로
작곡하였고 특히 예술가곡 반주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Poulenc은 성악과 피
아노를 위한 독창곡 외에도 많은 합창곡을 작곡하였는데,이들 대부분이 종교적인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다. 1945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작곡에 전념하면서
베르낙(PierreBernac,1899～1979)14)과 함께 연주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음악뿐만
아니라 사티와 샤브리에(Chabrier,1841～1894)의 음악을 녹음하였다. 일생동안 독
신으로 지냈던 Poulenc은 콕토(Cocteau)의 대본인 <폭탄 (LaMachineInferanle)>
으로 오페라(Opera)작곡에 전념하던 중 1963년 1월 30일에 파리의 한 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3) David Ewen. "Francis poulenc".  European Composer today. (New York : The H. W. wilson 

company, 1954. p. 465

14) 베르낙(Bernac) : 프랑스의 바리톤 가수이자 훌륭한 교육자, 수년간 연극 무대에 서다가 나중에 성악

을 공부해 34세때 처음으로 파리에서 데뷔 리사이틀을 열었고, 이때부터 작곡가 Poulenc과 친교를 맺

게됨. Poulenc은 그를 위해 수십곡의 가곡을 작곡하고 모두 베르낙에 의해 초연되었다.  오페라 무대에

는 서지 않은채 오로지 Poulenc을 중심으로 한 근대 프랑스 가곡을 부르는데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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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FFF...PPPooouuullleeennnccc의의의 시시시기기기별별별 작작작품품품 세세세계계계

Poulenc은 사티(Satie)보다는 한 세대 아래에 속하는 작곡가로서 사티의 음악적,
정신적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며 독특한 개인적 양식을 갖는다. 그의 대부분의
음악은 매우 간결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쾌활하고 가볍게 작곡되었지만 오페라와
합창곡과 같은 대규모의 작품 중에는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곡도 다수 있다.
Poulenc의 음악은 조성음악 틀 안에서 불협화음을 많이 사용함으로 독특한 울림
을 만들어내며 그의 작품은 대부분 전통적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화성적 울림의
독특함 때문에 매우 신선하게 들린다. Poulenc은 모방적 서법과 함께 샹송의 우
아함과 기지,매혹적인 화음의 서법으로 자유로이 흐르는 선율을 결합시켰다. 그
는 리듬의 다양성보다는 선법의 사용과 선율을 중요시한 작곡가로 그의 음악에서
선법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는 팔레스트리나(Palestrina),몬테베르디(Monteverdi),
바하(Bach)등의 음악과 대위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oulenc은 모두 150여개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성악곡과 오페라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는 성악분야에서 포레(GabrielFauré,1845～1924)이후 가장 주
목되는 거장으로 간주되며,잊혀져 가는 분야인 모톄트(Motet)15)를 작곡하여 프랑
스 종교음악을 비옥하게 하였으며 퇴색되어 가는 장르인 가곡을 새롭게 하였다.
그의 가곡은 프랑스 샹송 특유의 우아함과 재치를 담고 있으며 온음계적 화성

과 불협화음을 가사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가 썼던 모든 작품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목소리를 순수하게 선율적으로 결합시키는데 큰
영향을 받았고 그의 피아노곡이나 기악곡 등도 성악의 기악에의 이입으로 생각할
수 있다.그의 음악을 특징짓는 주된 요소로는 뛰어난 독창성이 엿보이는 그의 선
율과 음악전체에 넘쳐흐르는 서정성,균형의 미학,해학적인 기지,색채의 다양성
등을 들 수 있다.Poulenc의 작품들은 여러 시기를 거치는 동안 뚜렷이 구분할 수

15) 모톄트 : 중세의 르네상스 시대를 전성기로하는 중요한 성악곡의 명칭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

인다.  13세기 초 크라우술라에 있어서 테너의 바로 위의 성부에 새로운 가사를 음절적으로 맞추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가장 중요한 모테트는 13․14세기의 것과 15세기 이후의 라틴어 가사를 가진 무반

주 교회 합창음악, 이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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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만큼 다양한 성격을 나타내는데 작품의 음악적인 특징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시기로 구분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K.W.Daniel16)의 구분에 준하여 시기별 작
품세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11...제제제 111기기기(((111999111666～～～111999222222)))

제1기는 “야수파(Fauvisme)17)”의 시기라고도 불려지며 6인조의 일원으로 활동이
시작된 시기로 음악,시,연극,문학,미술,발레 등 예술인들과 친분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20세기 문화를 접하게 된다. 폭넓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야수파”란 이
시기에 미술분야에서 유행하던 드랭(Derain)의 야수파와 피카소(Pablo Piccaso,
1881～1973)의 입체파(Cubism)의 영향으로 붙여진 듯하다. 이 시기에는 사티
(Satie)의 영향을 받아 작품에 사티의 스타일이 반영되기도 하였는데 10곡으로 작
곡된 그의 <산책(Promendes)>은 사티의 스포츠와 오락을 모델로 한 곡으로 각 곡
마다 표제가 붙어 있으며 표제에 맞게 음악적인 묘사를 하였다. 또 스트라빈스키
(Stravinsky)의 영향을 받아 단2도로 부딪치는 복조를 쓰는 등 사티와 스트라빈스
키의 간결하고 명료한 작곡기법의 영향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독특한 개성이 함
께 뚜렷하게 표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이 시기의 음악적 특징으로는 화성적
인 짜임새,선율은 단순하고 짧은 악곡과 명확한 악구를 특징으로 한다. 선법의
사용도 보이나 대체로 전음계(Diationic)적이고 오른손은 선율을 담당하고 왼손은
화음의 반주를 반복해서 사용하였다. 또한 화성은 7도,9도,11도의 사용이 많으
며,리듬은 규칙적인 리듬과 오스티나토(Ostinato)기법으로 단조롭다. 조성은 때
때로 복조성을 띠기도 하지만 대체로 조성감이 느껴진다. 형식은 주로
ABA(ABA')가 많이 사용되었다.
제1기의 작품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16) Daniel(1880~1954) : 주정적인 경향을 대표하는 강력한 야수파(Fauvism)의 영향으로 고전세계로 복

귀하여 뛰어난 아카데이즘 화가가 된 프랑스 화가.

17) 야수파(Fauvism) : 화가의 주관이 강조되고 색체의 추상성과 장식적인 가능성을 인식한 인상파와 신인

상파의 타성적인 화풍에 반기를 든 젊은 작가들의 일시적인 만남에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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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제제제 111기기기 작작작품품품

222...제제제 222기기기(((111999222333～～～111999333555)))

제 2기는 스트라빈스키의 영향으로 “신고전주의”의 영향을 받은 시기로 프랑스 6
인조로부터 이탈해서 자신의 Style을 개척하는 시기이다. 형식은 ABA(ABA')의
형식을 사용했고,Homophonic한 짜임새,짧은 악구와 반복선율,불혐화음이 많이
사용되었는데,이는 현대적인 요소로 곡에 색채감을 주었다. 조성은 전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선율의 동형진행에서 전조를 시켜 곡에 변화를 주었다. 또한 작곡의
화성적 구성과 시의 운율에 많은 배려를 하였으며 시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으로
음악에 효과적인 시를 잘 선택하였다.이 시기에 변박도 자주 생기는데 이는 곡의
느낌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Poulenc의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해학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 시기에 Poulenc은 바리톤 베르낙(Bernac)과
긴밀한 파트너쉽을 갖고 1935년 4월 3일 그들의 첫 번째 리사이틀을 연 것을 시작
으로 하여 한 평생에 걸친 연속적인 공동제작,연주 발표 활동을 하였다.
제2기의 작품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연 도 작 품 목 록
1917 “Rapsodienègre"forBariton,Piano,Stringquartet,

FluteandClarinet

1918

Sonatafor2Clarinets
SonataDuet
Mouvementsperpétuels
Troispastorales
Valse

1919 Cocardes
LeBestiaire

1920 Impromptus
SuiteenUt

1921 LesMariésdelaTourEiffel

1922
Chansonàboire
SonataforClarinet& Bassoon
Sonataforhorn,trumpet& tr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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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제제제 222기기기 작작작품품품

333...제제제 333기기기(((111999333666～～～111999555222)))

제 3기는 감정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 “낭만주의(Romanticism)”시대라 할 수 있
다. 쇼팽(F.F.Chopin,1810～1849)과 슈만(RobertSchumann,1820～1856)의 영
향이 나타나는 이 시기의 작품들은 보다 고전적이며 전통적인 방식에 도달하려 했
으며 이제까지의 도전적인 요소나 단순함은 사라졌다. 또 1936년,그의 친구인 작
곡가겸 비평가 페루(PierreOctaveFerroud,1900～1936)가 교통사고로 요절한 것을
계기로 종교적 체험을 겪고 카톨릭에 귀의하여 이때부터 합창곡을 중심으로 한 종
교음악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그의 종교음악에는 단순함과 서정성,밝고 명랑함과
더불어 그만의 독창적인 사고가 담겨져 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화려한 패세
지,아르페지오의 사용,흐르는 듯한 선율 루바토(Rubato)18)의 사용,반음계적 진행

18) 루바토 : 1악구 중의 템포를 자유로 조절하여 연주하는 것. 기계적인 정확성 대신 자유로운 감정을 표

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연 도 작 품 목 록
1923 LesBiches
1924 Promenades
1925 Napoli
1926 Chansonsgaillardes

1927
TrioforOboe,Bassoon& Piano
L'EventialdeJeanne
DeuxNouvellettes(1927～28)

1928 TroisPièces
1929 Aubadeforpf.& 18instruments
1930 Epitaphe
1933 DeuxIntermezzi
1934 Huitchansonspolonaises

1935 Labelleauboisdormant
Suite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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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 수 있다. 또한 7도 화성에 부가음을 사용하여 조성을 흐리게 하고 음역도
넓게 움직이며 복합박자를 사용했다.
제3기의 작품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표표표 333>>>제제제 333기기기 작작작품품품

연 도 작 품 목 록
1936 Petitesvoix

1937
DeuxMarchesetunintermède
Mass
Troispoemes
Bourréeaupavillond'Auvergne

1940
Lepcadia
Melancolie
LesAnimauxmodèles(1940～41)

1941 LecoeurdeMauriceRavel
1945 Chansonsfrançaisesforunaccompaniedchorus,2books
1951 LevoyageenAmérique
1952 QuatremotetspourletempsdeNoël

444...제제제 444기기기 (((111999555333～～～111999666333)))

제 4기는 불협화적인 2도화성,클러스터(Cluster)19),불규칙하고 변형된 형식 등
표현을 보다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악과 오페라에 집
중하게 된다. 베르낙과 노래 반주 등 창작과 연주활동은 계속되었으나,피아노곡
은 활기를 띠지 못했다.
1953년과 56년 사이에 쓰여진 오페라 「카르메르파 수녀의 대화(Dialoguesdes

carmelites」는 용기와 두려움,신념과 절망,삶과 죽음에 대한 대립적인 상황을 그
리며 프랑스 혁명동안 단두대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Compiegne시에 있는 Carmelites
19) 클러스터 : 송이음, 모든 다성 악기, 오케스트라, 합창에서 가능한 기법,

             예) 건반악기에서 여러 건반을 손이나 팔뚝으로 치는 연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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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의 13명의 수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
는 이 오페라는 조르주 베르나노스(GeorgesBernanos,1888～1948)의 희곡을 대본
으로 쓴 것으로 드뷔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PelleasetMelisande)」,베르크
(AlbanBerg,1985～1935)의 「보체크(Wozzeck)」의 뒤를 잇는 20세기 최고의 오
페라 작품이라 일컬어 질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1956년에 작곡된 FluteSonata는
완숙된 음악적 감각과 세련된 테크닉,아름다운 선율로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시기는 악곡의 중심이 합창(Choral)에 두어지고 제2차 세계대전으
로 인해 초기의 특성이었던 쾌활하고 감미로운 감상이 진지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
악성으로 변모되었다. 그의 종교적 코랄 작품들은 매우 진지하면서도 웅장한 면모
를 보이고 있다.
제4기의 작품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4>

<<<표표표 444>>>제제제 444기기기 작작작품품품

연 도 작 품 목 록

1954 Parisiana
BucoliqueforVariationsSurlenom deMargueriteLong

1956
Letravaildupeintre
Sonataforfluteandpiano
Dialoguesdescarmelites

1957 Elegiehnandpiano

1959 NovelettesurunthémedeM.deFallae
Lavoixhumaine

1960 Sarabandegui

1961 LadamedeMontecarlo

1962
A proposD'unelettred'ArthurHonegger
RenaudetArmide
Sonataforclarinetandpiano
Sonataforoboeand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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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FFF...PPPooouuullleeennnccc의의의 SSSooonnnaaatttaaafffooorrrFFFllluuuttteeeaaannndddPPPiiiaaannnooo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Poulenc의 SonataforFluteandPiano는 Poulenc의 제4기 작품으로 1956년 완성되
어 1957년 6월 18일 스트라부르 음악제에서 작곡자 자신의 Piano와 랑팔(Jean-Pierre
Rampal)20)의 Flute연주로 초연되었다.
전체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소나타는 전반적으로 제1악장의 주제선율 중심으

로 반복,발전되며 곡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주제 선율들이 변형되어 여러번 반복되면
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곡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세 악장 모두
조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악장마다 중심음을 가지면서 조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예상치 않은 자유스런 전조와 4도 구성화음,변화화음,부가음 등의 사
용으로 인하여 조성감이 흐려지기도 한다.
이 곡의 전체적인 형식과 박자 및 빠르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표표표 555>>>각각각 악악악장장장의의의 형형형식식식과과과 박박박자자자 및및및 빠빠빠르르르기기기

악장 마디 형식 박자, 빠르기

1 Allegro malinconico 136 3부분형식 2/4, ♩=84

2 Cantilena 64 2부분형식 4/4, ♩=52(Assez lent)

3 Presto giocoso 236 3부분형식 2/4, ♩= 160-168

제제제111절절절 제제제 111악악악장장장

제1악장은 2/4박자의 조금 빠른 3부분 형식(A-B-A')으로 되어 있으며,이는 고

20) 랑팔 : 프랑스 최고의 Flute 주자이자 세계 제일의 Fluster 중 한 사람인 랑팔은 프랑스 관악 5중주단

과 파리 바로크 합주단을 조직하고 저서를 내는 등 극히 정열적인 활동을 한 연주자로 Flute을 전 세계

적으로 대중화 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단순한 오케스트라의 일부분이었던 Flute을 독주악기로 발전시키

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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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대의 소나타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발전부의 뚜렷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제
시부의 규모가 커지면서 발전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현부는 작은 규모로 축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1악장은 조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e음을 중심
으로 진행되면서 조성을 내포하고 있고,주제선율이 곡 전체를 통해서 여러번 반복
되며 전체 악장을 이끌어가는 단일주제(Monothematic)양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
한 단일주제 양식은 드뷔시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비롯한 프랑스 근대주의 작곡가
들의 작품에서 빈번히 보여지는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제1악장의 전체적인 형식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표표표 666>>>제제제111악악악장장장의의의 형형형식식식 구구구조조조

Section 형식 마디

Ⅰ
A

Episode
A'

Codetta

1～33
34～40
40～60
60～72

Ⅱ B 73～98

Ⅲ A"
Coda

99～128
129～136

111...AAA 부부부분분분(((111～～～333333마마마디디디)))

주제선율은 1～8마디의 첫 박자 반까지로 이 주제는 a,b,c의 3개의 음형으로 구성
되어 있다.이 주제선율은 곡 전체를 통해서 여러번 반복되고 이조되어 중심음이
e-C-B-C-e로 이동한다.음형 a의 시작부분은 32분표의 분산화음 형태를 보여주며
이것은 주제 선율의 특징적 요소로서 제1악장에서 주요 음형으로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 꾸밈음형을 모방하여 Piano부분에서는 16분음표의 분산화음 음형이 e음의 Pedal
Point21)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21) Pedal Point : 다른 성부에서 화음이 변해도 주로 베이스 성부에서 특정음을 길게 끌어주어 자연스러

운 불협화음이 만들어 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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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형 a와 b부분에서는 e음에서 a#음까지 반음계적 하행선율이 사용되었고 음형 b는
반음계적 진행의 Trill과 단6,장6도로 구성된 음형 a의 후반부 ♫♩� 리듬음형을 축
소 모방한 ♬♩� 리듬이 사용되었다. 음형 a의 32분음표와 음형 c의 7연의 순차적
Scale은 단순한 리듬꼴을 가진 주제선율을 장식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음형 c의
첫부분은 8도에 걸친 CMajor의 7연음의 순차적인 Scale이 나타나며 음계로 이루어
진 Piano와 제1주제의 Flute선율은 6도로 병진행한 후 5마디에서 Flute선율은 하행
선율로 Piano의 하성부는 C 음에서 b음까지 상행진행하는 반진행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음형 a,b,c의 공통점은 끝부분이 모두 ♩�리듬을 갖고 있다. 엄격한 조성은 아니

지만 a,b는 eminor의 조성을 가지며 c의 5～6마디는 장3도 아래인 CMajor로 전조
되는데 이러한 3도 관계 전조는 Poulenc이 이 곡 전반에 걸쳐 자주 사용하는 전조 방
법이다. C의 7～8마디는 BMajor의 조성을 보여주고 있다. A부분에 쓰여진 화성은
악보 1에서와 같이 PedalPoint위에 단3화음,증3화음,장3화음,감7화음 등을 사용하
였다.<악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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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8마디

4

반음계적 하행선율
분산화음

음형a

단6도 장6도
음형b

단6도

단3화음

증3화음
장3화음

감7화음

e:

Pedal Point

음형 c

하행진행

장6도 7연음의 순차적 scale

6도 병진행

C: 3도 관계 전조(e→C)

상행진행

B:

8

4

반음계적 하행선율
분산화음

음형a

단6도 장6도
음형b

단6도

단3화음

증3화음
장3화음

감7화음

e:

Pedal Point

음형 c

하행진행

장6도 7연음의 순차적 scale

6도 병진행

C: 3도 관계 전조(e→C)

상행진행

B:

8

9～16마디에서는 주제가 다시 반복되는데 음형 a와 b는 동일하게 반복되나 음형 c
는 변형되어서 7연음의 상행순차 Scale이 3도 위인 e에서부터 시작되며 Piano와 불협
화적인 7도 아래 음정으로 병행 진행한다. 주제선율이 다시 반복되기 전인 16～18마
디에서의 Piano는 a음형과 b음형을 변형 사용한 짧은 간주부로서 조성은 cminor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악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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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9～18마디
음형 a 음형 b

9

E Pedal Point 음형 c

7도 불협화음 병진행

12

9화음

15

간주적 요소
음형b의 반음계적 요소를 역행시킴

이명동음

음형 a

c : 

음형 a 음형 b

9

E Pedal Point 음형 c

7도 불협화음 병진행

12

9화음

15

간주적 요소
음형b의 반음계적 요소를 역행시킴

이명동음

음형 a

c : 

18～26마디에서는 주제선율이 다시 3번째로 변형 반복되는데 Flute의 Trill선율
이 옥타브(Octave)위에서 나타나고 음형c는 마지막 부분이 변형되어 진행한다.
<악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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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19～26마디

19

음형 b

음형 c

변형

19

음형 b

음형 c

변형

26마디부터는 짧은 종결구로 음형 a 의 요소를 변형시키며 반복진행을 하면서
Episode로 이어진다.<악보 4>

<악보 4>26～33마디

26

음형 a

변형

26

음형 a

변형

26

음형 a

변형



- 21 -

27
음형 a

31

반복리듬 사용

27
음형 a

31

반복리듬 사용

222...EEEpppiiisssooodddeee부부부분분분(((333444～～～444000마마마디디디)))

이 부분은 주선율을 벗어난 새로운 선율로서 A 부분과 A'부분을 연결해 준다.
Flute선율은 쉼표와 액센트(Accent),붙임줄(tie)에 의해서 생긴 당김음을 사용하고 있
으며 도약음정을 주로 사용한 것도 보인다. Piano의 왼손부분에서는 40마디 끝부분까
지 F-Ab-C-F 음으로 fminor의 Tonic화음선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인 조성은 F
Major로 볼 수 있다. 39마디의 둘째 박과 40마디의 첫째 박은 연속된 부속 7화음과
부속화음을 사용하고 있고 40마디의 둘째 박은 FMajor의 6음이 부가된 V7음으로 마
치고 있다. 이 부분의 전체적인 화음구성을 보면 장3화음과 단3화음,부속7화음을 사
용하고 있다.<악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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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4～40마디
당김음 사용

34

음형c의 이용

35

39

단3화음

장3화음

F : I

F minor의 Tonic 화음선

V 7 I

V7/ⅲ V/ⅵ
6음이 부가된 V7

6음 부가음

bⅢ5b
b

당김음 사용

34

음형c의 이용

35

39

단3화음

장3화음

F : I

F minor의 Tonic 화음선

V 7 I

V7/ⅲ V/ⅵ
6음이 부가된 V7

6음 부가음

bⅢ5b
b

333...AAA'''부부부분분분(((444000～～～666000마마마디디디)))

40～60마디의 A'부분은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0～52마디의 첫째 부분과 5
2～60마디의 둘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부분인 40～52마디는 음형 a와 c
의 요소들이 변형되어 나타나며 Flute와 Piano의 대위법적 선율진행이 나나타고 있다.
또한 43～44마디와 47～48마디에서는 두 악기가 서로 반진행하고 있으며,45～50마
디에서는 반음계적(Chromatic)선율이 사용되고 있다. 조성은 41마디에서 fminor,
48마디에서 bbminor,53마디에서 aminor,59마디에서 eminor로 조바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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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은 단3화음,증3화음,장3화음,감7화음이 교대로 나타나며 리듬은 48마디에서 당
김음(Sycopation)이 사용되고 있으며, 41～48 마디까지에 사용된 Pedal Point는
F-E-Eb-D음으로 이어지는 반음계적 하행진행을 보이고 있다.<악보 6>

<악보 6> 40～52마디

a 요소

40

대위법적 선율 진행

c 요소

단3화음

증3화음

장3화음

감7화음

f: Pedal Point가 반음계적으로 사용됨

a 요소

40

대위법적 선율 진행

c 요소

단3화음

증3화음

장3화음

감7화음

f: Pedal Point가 반음계적으로 사용됨

a 요소

40

대위법적 선율 진행

c 요소

단3화음

증3화음

장3화음

감7화음

f: Pedal Point가 반음계적으로 사용됨

43
C요소

대위법적 선율 진행

반진행 a

47

c

Sycopation

반진행

bb

51

43
C요소

대위법적 선율 진행

반진행 a

47

c

Sycopation

반진행

bb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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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부분인 52～60마디에서는 A 음을 PedalPoint로 하여 aminor로 조바꿈하며 음
형 a,b,c가 변형되어 나타나는데 음형 A는 완전 5도 아래로,음형 b와 c는 완전4도
위로 주제를 이도시켜 재현하고 있다.<악보 7>
<악보 7> 52～60마디

52

a를 완전5도 아래로

a:               i 

55

b를 완전4도 위로
c를 완전4도 위로 재현

59

Ⅶ7/Ⅴ

Pedal point

Ⅲ+
i7 ⅶ°

3

4 /Ⅴ

증3화음 감7화음

i ⅶ°
3

4 /Ⅴ i 

6도 병진행 scale

Ⅵ Ⅴ
b
6

감3화음

Ⅴ

52

a를 완전5도 아래로

a:               i 

55

b를 완전4도 위로
c를 완전4도 위로 재현

59

Ⅶ7/Ⅴ

Pedal point

Ⅲ+
i7 ⅶ°

3

4 /Ⅴ

증3화음 감7화음

i ⅶ°
3

4 /Ⅴ i 

6도 병진행 scale

Ⅵ Ⅴ
b
6

감3화음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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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CCCooodddeeettttttaaa부부부분분분(((666000～～～777222마마마디디디)))

60마디부터는 음형 a를 이용한 Codetta로서 Flute선율은 주제를 연장시키고,Piano
선율은 Chord로 제시해 B부분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61～63마디에서는
Piano오른손 선율이 분산화음을 사용하면서 주제선율의 Flute선율이 반음계적 진행을
보인 것과 같은 E-D#-D-C#-C-B의 반음계적 순차 하행이 나타나고 있다.왼손 베이스
의 진행에서도 F-E-D의 순차하행이 사용되고 있다.67～72마디는 B부분의 특징인 당
김음과 병진행을 사용하여 B부분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67마디부터 단3화음과 감3
화음이 기본위치와 제1전위,제2전위 모습을 보여주면서 B부분으로 연결된다.<악보 8>

<악보 8> 60～72마디
60

반음계적 순차하행 선율

순차하행 Bass

63

69

병진행

단3화음
감3화음

단3화음

감3화음
감3화음

단3화음

단3화음

60

반음계적 순차하행 선율

순차하행 Bass

63

69

병진행

단3화음
감3화음

단3화음

감3화음
감3화음

단3화음

단3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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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BBB부부부분분분(((777333～～～999888마마마디디디)))

B부분은 3/4박자를 기본으로 하여 템포는 ♩=92로 A 부분보다 빠르고 변박과 부
점리듬이 사용이 두드러지면서 Flute의 움직임이 활기를 띤다.Piano의 왼손에서 사용
된 당김음도 Flute선율의 리듬감을 한층 살려주고 있다. 이 부분은 음형 d와 e로
구성되어 있으며,음형 d는 경과음을,음형 e는 보조음을 특징적으로 사용하였다.
Flute선율의 부점 리듬의 반복사용이 두드러지며,73～75마디까지의 F음은 A부분에
서 처럼 PedalPoint로 사용되었다. 음형 d를 사용한 76～77마디의 조성은 FMajor,
78～79마디는 fminor로 볼 수 있다.<악보 9>
<악보 9>73～79마디

73 음형 d

경과음

Pedal Point 당김음 사용

74

경과음 보조음 계속된 부점리듬사용

음형 e
음형 d

Major 풍

F : I6        V7

78

d

Minor 풍

f : i6     V7 i6

I6        V7

73 음형 d

경과음

Pedal Point 당김음 사용

74

경과음 보조음 계속된 부점리듬사용

음형 e
음형 d

Major 풍

F : I6        V7

78

d

Minor 풍

f : i6     V7 i6

I6        V7



- 27 -

80～82마디의 Piano상성부에 나타나는 선율은 76～79마디의 Flute선율을 장3도 아
래로 이조되어 사용하였고,Bass에 나타난 DbPedalPoint는 당김음 리듬을 보여주며
85마디까지 계속된다. 82～85마디에서는 감7화음의 사용이 빈번하고 조성을 보면 8
0～82마디까지는 DbMajor,83～84마디는 bbminor,85마디부터는 Eb장조로 전조되고
있다.<악보 10>

<악보 10> 80～85마디

80

76~79마디의 Flute 선율을 장3도 아래로 이조함

병진행

82

Db : 당김음의 Db Pedal Point 사용

감7화음 감7화음
감7화음

부가화음

bb :

85

감7화음

Eb :

80

76~79마디의 Flute 선율을 장3도 아래로 이조함

병진행

82

Db : 당김음의 Db Pedal Point 사용

감7화음 감7화음
감7화음

부가화음

bb :

85

감7화음

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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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7마디에서는 음형 d의 일부가 반복과 변형되어 Flute선율에 나타나며 90
마디까지 진행한다. 87마디에 사용된 기본위치의 B#감3화음은 88마디에서 제1전
위 형태로 89마디에서는 제2전위 형태까지의 변화하면서 감3화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86～89마디 까지에 사용된 C#-E-E의 동일한 음정은 당김음 리듬과 함께 오스
티나토를 형성하고 있다. 이 음정은 90마디에서 E-G-G의 음정으로 바뀌며 91마디
에서는 2/4박자로 변박되면서 G-G라는 당김음 리듬형태로 축소되어 나타난다. 9
2～98마디에서는 CMajor로 조바꿈되고 주제선율이 변형 축소되어 다시 한번 나타
나고 있다.<악보 11>

<악보 11>86～91마디

86

음형 d의 반복과 변형

Ⅶ°

88

Ⅶ°
6

Ⅶ°
4
6

오스티나토

86

음형 d의 반복과 변형

Ⅶ°

88

Ⅶ°
6

Ⅶ°
4
6

오스티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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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AAA"""부부부분분분(((999888～～～111222888마마마디디디)))

이 부분은 주제선율 a,b,c음형의 반복표현 부분으로 소나타 형식의 재현부적 성격
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나,A 부분에 비하면 축소된 형태를 보인다.99～100마디는 52
마디와 동일한 a음형이 사용되었고,101～102마디에서는 54마디의 음형 b를 한 옥타브
내려서 사용했고,102마디의 셋째박부터 마디 106까지는 처음 제시되었던 A 부분 4마
디와 동일한 c음형으로 재현되었다.A부분에 주제선율이 eminor로 사용된 것과 달리
이 부분은 완전5도 아래조인 aminor의 조성을 가지며 A음의 PedalPoint가 악곡을 받
쳐주고 있다.103마디부터는 CMajor로 조바꿈하고 있다.<악보 12>

<악보 12> 98～106마디

98

a   마디 52와 동일

a minor

99

b            마디 54를 1 옥타브 아래로

Pedal Point

103
c

C Major
ⅶø

7
/B

98

a   마디 52와 동일

a minor

99

b            마디 54를 1 옥타브 아래로

Pedal Point

103
c

C Major
ⅶø

7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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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21마디에서 사용된 Flute의 32분음표 음형과 Piano의 16분음표 리듬은 주제선
율의 요소가 사용된 것이며,118마디에 사용된 Piano의 왼손 베이스의 당김음 리듬은
B부분의 특징을 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잦은 변박이 사용되었는데 117
마디는 3/4,118마디는 4/4,119마디에서는 3/4,121마디에서 2/4,122마디는 3/4,128마
디에서는 2/4로 변하고 있다.119～121마디의 베이스 진행은 C-D-E-F#-G#-Bb(A#)음
으로 장2도 순차상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온음음계의 출현으로 볼 수 있다. 121
마디의 조성은 BbMajor,122마디부터는 EMajor로 조바꿈되고 있다.<악보 13>

<악보 13>116～121마디

116

주제선율의 요소

잦은 변박

당김음(B 부분의 특징적 요소)

116

주제선율의 요소

잦은 변박

당김음(B 부분의 특징적 요소)

119
주제선율의 요소

온음음계적 순차 진행

Bb

119
주제선율의 요소

온음음계적 순차 진행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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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형 d요소를 사용한 122～125마디에서는 86～90마디를 완전 4도 이도시켰으며,
Piano의 상성부는 A 부분의 반주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악보 14>

<악보 14>122～124마디

122
마디86~90의반복(완전4도아래)

A 부분의반주형태

E :

122
마디86~90의반복(완전4도아래)

A 부분의반주형태

E :

777...CCCooodddaaa부부부분분분(((111222999～～～111333666마마마디디디)))

Coda부분에서는 Flute이 c음형과 a음형의 요소를 반복함으로써 A 부분을 회상하
게 하며 Piano부분은 음역이 상향되고 B부분의 반주형태가 재현된다. 마지막 종결
화음은 EMajorchord로서 곡의 시작부분에 나타난 eminor조성의 제3음을 반음 올
린 PicardyThird가 사용되었다. 박자는 3/4을 갖고 있으며 화성은 129마디의 5음이
생략된 증6화음(Fr6th),130마디의 단9화음,131마디의 단7화음,134마디의 감7화음 등
으로 이루어져 있다.<악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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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129～136마디

129

132

C 음형재현

a 음형재현

B 의반주형태재현

증6화음 단3화음 단9화음 단7화음

감7화음

Picardy third

129

132

C 음형재현

a 음형재현

B 의반주형태재현

증6화음 단3화음 단9화음 단7화음

감7화음

Picardy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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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제제제 222악악악장장장

제2악장은 4/4박자의 매우 느린 2부분 형식(A-B)으로 되어 있으며,전체적으로
주제가 반복되며 음역이 이동되거나 약간의 장식적인 움직임으로 변화를 주고 있
다. 2악장은 Cantilena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Cantilena라는 말은 성악이나
기악에서 사용되는 서정적인 선율 또는 그것과 비슷한 표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
어이다. 이 악장은 넓은 음역을 사용하며 주제선율을 보다 화려하고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주제선율은 1악장의 주제선율 c음형의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순환 주제 형식을 응용한 악장이며 전체적으로 bb minor의 조성을 가지고
있다.제2악장의 전체적인 형식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표표표 777>>>제제제 222악악악장장장의의의 형형형식식식 구구구조조조

Section 구성 마디
Ⅰ A (주선율) 1～34
Ⅱ B와 Coda 35～65

111...AAA 부부부분분분(((111～～～333444마마마디디디)))

A 부분은 1～25마디와 26～34마디의 연결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Piano와 Flute의 대
위법적인 2마디의 전주로 시작되는 A부분은 Flute의 주제선율이 제1악장의 주제음형 c
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bbminor의 조성을 가지고 있다.Bb음은 제1악장에서도 지
속적으로 사용되었던 Pedalpoint이다.3～7마디는 BbPedalPoint위에 감5도와 증4도의
음정을 중심으로 단3화음과 감3화음의 화성을 사용하고 있다.리듬은 음형 c의 8분음표
리듬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박자는 4/4로 시작하여 3/4-4/4-2/4-4/4-3/4-4/4-3/4-2/4
로 바뀌고 있다. 6마디 후반부에서의 Flute선율은 전주의 요소를 응용하고 있으며
Bass에서는 Eb-F-G-Ab-Bb-C의 순차 상행 선율선을 보여준다.<악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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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1～10마디
1

4

8

모방

대위법적인 전주

주제선율 A

단3화음

Bb Pedal point
bb

감3화음

전주의 요소

Bass의 순차상행

단3화음

감5도

증4도

1

4

8

모방

대위법적인 전주

주제선율 A

단3화음

Bb Pedal point
bb

감3화음

전주의 요소

Bass의 순차상행

단3화음

감5도

증4도

11마디부터는 반복되어지는 주제가 뒷부분이 변형되어 나타나며,19마디에서 a
minor조성으로 다시 반복된다. 19마디의 Flute은 주제를 제시하고 이것을 20마디
의 Piano 상성이 받아 모방하는 Canon 기법의 D 음을 축으로 대칭을 이루는
Bb-Eb-D-Eb-Bb으로 나타난다.<악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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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19～23마디
19

20
대칭관계`

모방

모방

축

주제제시
19

20
대칭관계`

모방

모방

축

주제제시

26마디부터는 새롭게 분할된 리듬을 가진 연결구가 나타나며,31마디에서 주제선율이
변형되어 사용되어진다.

222...BBB부부부분분분(((333555～～～666555마마마디디디)))

B 부분은 35～55마디와 56～65마디의 Coda로 나뉜다. 이 부분은 새로운 요소라기
보다는 A부분의 주제선율을 변형,반복시켜 사용하고 있다. B부분은 8분음표 사용이
지배적이며 ♩♫♫♩ 리듬형이 계속해서 변형,반복 사용되고 있다.악보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마디의 Piano에 사용된 ♩♫♬♬♩으로 변형되고 39마디의 Piano상성부
에서 또 다시 사용되고 있다. 이 리듬형은 46～47마디에서 다시 반복 사용되고 있다.
♩♫♫♩ 리듬형은 3/4박자인 41마디와 43마디의 Piano상성부에서 또 44마디의 Flute
선율에서 ♩♫♫ 리듬으로 축소되어 나타난다. 35～36마디의 Piano파트의 상성부와
하성부는 동일한 음들로 진행하고 있으며,39～40마디에서는 상성부와 하성부가 3도
병진행하고 있다.<악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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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35～44마디 (마디 추가)
35

상성부와 하성부의 동일한 진행

36

40

마디 35의 리듬변형

3도 병진행

3도 병진행

35

상성부와 하성부의 동일한 진행

36

40

마디 35의 리듬변형

3도 병진행

3도 병진행

47～48마디는 35～36마디와 마찬가지로 4도 아래의 음정으로 Piano의 상성부와 하성
부가 동일한 병진행을 보이며 49～51마디에서는 F-Fb-Eb-D-C-C 음으로 반음계적인
순차하행하는 Bass선율이 나타난다.<악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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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47～51마디
47

51

마디35의 4도 아래 동일진행

동일음의 병진행

반음계적 순차하행

47

51

마디35의 4도 아래 동일진행

동일음의 병진행

반음계적 순차하행

56마디부터는 A 부분의 주제요소를 사용한 Coda로서 곡의 첫 부분과 마찬가지로
bbminor의 조성을 지니며,Bb의 PedalPoint가 사용되고 있다. 악상은 52～55마디와
대조적인 PP에서 시작하여 종지부분에서는 PPP로 끝맺고 있다.
61마디의 Flute선율 Bb-F는 62마디 Piano의 Bass에서 Bb-F로 음역을 달리하면서

모방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 62마디의 Piano상성부에서 보이는 F-G-A선율은 63마
디의 Piano하성부에서 한 옥타브 아래로 모방된다. 64～65마디는 bbminorChord로
끝나는데 이 화음은 두 악기의 음역을 넓게 배열함으로서 배음 효과와 잔향효과를 내
고 있다. Coda부분에서도 A 부분처럼 4/4-3/4-4/4-3/4의 잦은 변박을 사용하였다.
<악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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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56～65마디

56
A 주제를 사용한 coda

bb

Pedal point

bb  의 i 로 종지

61

모방

모방

56
A 주제를 사용한 coda

bb

Pedal point

bb  의 i 로 종지

61

모방

모방

제제제333절절절 제제제 333악악악장장장

제3악장은 2/4박자의 빠르고 강한 3부분 형식(A-B'-A)으로 되어 있으며,2악장
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선율이 반복과 모방에 의해 구성되며 제1악장의 주제선율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순환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 3악장의 전체적인 형
식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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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888>>> 제제제333악악악장장장의의의 형형형식식식구구구조조조

Section 구성 마디

Ⅰ A 1～70

Ⅱ B 70～192

Ⅱ A'와 Coda 192～236

111...AAA 부부부분분분(((111～～～777000마마마디디디)))

Piano에서 A Major로 제시되는 제1주제는 강한 Chord와 함께 3개의 음형 a,b,c
로 나타난다. 이 음형들의 주된 리듬은 ♪와 �가 사용되었고,♩와 ♬,♬♬의 비교
적 단순한 리듬형이 지배적이다.주제동기 a는 액센트(Accent)와 스타카토(Staccato)
를 사용하였고,음형 b는 슬러(Slur)와 스타카토를 반복 사용하였고,음형 c는 앞부분
에서 액센트,스타카토와 슬러를 사용하고 뒷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슬러를 사용하여
선율상의 대비를 보이고 있다. 9～11마디의 Piano에서는 분산화음 형태의 반주형태
를 사용하였으며,상성부와 하성부에서 각각 A-G#-F#-E의 순차하행,G#-A-B의 순차
상행 선율이 나타난다. 1～12마디의 조성은 A Major가 사용되었고 화성은 9화음
과 2마디의 전타음 사용,3,6,8도 병행진행,10마디의 반감7화음 등이 사용되었
다.<악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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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1～12마디

1

1

6

11

A: I` I9` I` I9` ⅶ°` I
Ⅳ

a

b
c

ⅱ

Ⅴ

Ⅳ ⅱ Ⅴ

Ⅰ Ⅴ ⅵ
7 Ⅴ

순차하행진행

반감7화음

순차상행

Ⅴ Ⅴⅵ
7

전타음

`

8도 병행

8도 병행

1

1

6

11

A: I` I9` I` I9` ⅶ°` I
Ⅳ

a

b
c

ⅱ

Ⅴ

Ⅳ ⅱ Ⅴ

Ⅰ Ⅴ ⅵ
7 Ⅴ

순차하행진행

반감7화음

순차상행

Ⅴ Ⅴⅵ
7

전타음

`

8도 병행

8도 병행

13～16마디에서는 EMajor의 조성을 보여주며 Piano의 액센트의 교차와 당김음 사
용으로 인한 리듬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악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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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13～16마디

13

16

당김음사용`
E :

8도병행진행

3도병행진행

7도음정사용

13

16

당김음사용`
E :

8도병행진행

3도병행진행

7도음정사용

17마디부터는 A Major로 바뀌어 한 옥타브 아래의 Flute파트의 Tonic과 함께 Ⅰ로
안정감 있게 종지된다. 16～18마디에서 E-F#-G#-A로 상행 순차 진행하는 Flute선율
은 Piano파트의 내성부와 함께 8도 병행진행을 만들고 있고,또한 이 부분에서 Piano
의 Bass와 Alto성부간에 3도 병행진행도 볼 수 있다.18～19마디의 Piano에 사용된
잦은 7도 음정의 사용도 눈에 띈다. 20～35마디는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음형
a는 동일하게 재현되었고,음형 b는 생략되었으며,음형 c는 A Major에서 eminor로
전조되어 나타나고 있다.<악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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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20～27마디
20

26

음형 a의 재현

음형 c

I

e :     ⅳ - Ⅴ -

ⅰ ⅳ Ⅴ

A :

20

26

음형 a의 재현

음형 c

I

e :     ⅳ - Ⅴ -

ⅰ ⅳ Ⅴ

A :

39마디에서는 두 번째 주제선율이 aminor의 새로운 음형 d로 나타나는데,이는
제2주제에 해당되며 수직적 구조를 지녔던 제1주제와 대비하여 보다 선율적인 수평
적 구조를 띠고 있다. �♪를 주된 리듬으로 한 음형 d는 42～45마디까지 Piano의
상성부에서 8도 아래로 모방되며 48～50마디에서는 장6도 아래로 이도되어 모방되
면서 카논의 대위법적 기법이 쓰여졌다. 48～50마디의 조성은 cminor성격을 지니
고 있다.<악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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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39～50마디
39

42

48

음형 d

모방

1 옥타브 아래로

a :

d의 모방(장6도 아래)

39

42

48

음형 d

모방

1 옥타브 아래로

a :

d의 모방(장6도 아래)

51～54마디는 하나의 경과구로 볼 수 있는데 AbMajor의 Ⅰ와 Ⅴ 화음을 번갈아 가
며 진행하고 있다. 55마디에서는 다시 주제선율 1(음형a와 b)이 AbMajor의 조성으
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63마디부터는 주제선율 2(음형 d)가 39마디의 aminor를 반음
아래로 이도시킨 abminor로 반복된다.<악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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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51～66마디

A b : Ⅴ7 Ⅰ Ⅰb Ⅴ Ⅴ7 ⅲ

51

54

61

주제선율 a 음형의 재현

주제선율 d음형의 재현

Ⅰ Ⅴ A b :

a b : ⅲ Ⅰ:                    ⅶ°7 ⅲ

주제선율 b 음형의 재현

A b : Ⅴ7 Ⅰ Ⅰb Ⅴ Ⅴ7 ⅲ

51

54

61

주제선율 a 음형의 재현

주제선율 d음형의 재현

Ⅰ Ⅴ A b :

a b : ⅲ Ⅰ:                    ⅶ°7 ⅲ

주제선율 b 음형의 재현

222...BBB부부부분분분(((777000～～～111999222마마마디디디)))

B부분은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첫째 부분은 70～118마디,둘째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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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6마디,셋째 부분은 167～174마디,마지막 넷째 부분은 175～192마디로 구분된
다. 첫째 부분인 70마디부터는 제1악장의 주제선율 음형 a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변형되어 Flute선율의 72,74,80마디에서 나타나며,78마디에서는 Piano의 상성부에
서도 사용되고 있다. 마디 71～86마디에서는 Piano의 하성부에서 쓰인 ♪ ♪ ♪ ♪
의 리듬이 2마디 단위로 73～74마디에서도 나타나 반음계적인 오스티나토를 이루면
서 Piano상성부에 사용된 ♪ ♪ ♪ ♪ 리듬과 함께 호케투스(Hocket)22)를 이루며 진
행하고 있다.<악보 26>

<악보 26>70～76마디
70

73

음형a요소

1악장 음형a요소

반음계적 오스티나토

70

73

음형a요소

1악장 음형a요소

반음계적 오스티나토

87～92마디는 93～103마디에서 나타나는 제2주제 선율을 제시하는 경과적 부분으로
Flute선율이 스타카토와 악센트로 리듬에 긴장감을 부여하며 Piano상성부에서는 고

22) 호케투스 : 중세, 특히 13~14세기의 다성음악에 쓰여진 기법의 하나, 그 어원은 아마도 <딸꾹질>에서 

유래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선율이 2성 또는 그 이상의 성부사이에서 서로 엇바뀌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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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저음위에 D-Eb-E음으로 이어지는 반음계적 상행진행을 볼 수 있다.<악보 27>
<악보 27>86～92마디

86 경과적부분86 경과적부분

93～103마디는 Flute음정에서의 최고음역 음정들을 사용하고 있다.<악보 28>

<악보 28>93～98마디

93 최고음역음정들 : 넓은음역사용93 최고음역음정들 : 넓은음역사용

104～111마디까지는 음형 c의 변형부분으로 Piano성부가 주제선율의 음형보다 왼손
반주의 옥타브 사용과 함께 상성부도 화성적으로 풍부해 진 것을 볼 수 있다. 104～
105마디에 나타난 Piano성부의 하성부에 제시된 A#-B-C-B음은 71마디에서 제시되었
던 C-B-Bb-B 음형을 전위시킨 것이며,이것은 106～107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112마디에서는 Piano하성부의 C의 PedalPoint가 사용되었고 이 음은 곧바로 115마디
부터 Flute성부로 이어져 지속되면서 첫째부분을 마친다.<악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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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104～116마디

104

105

111

마디 71,72의 전위형
반복

Pedal point

104

105

111

마디 71,72의 전위형
반복

Pedal point

둘째 부분을 시작하는 119마디부터는 제2주제가 A부분의 주제음형인 a의 리듬 요소
를 사용하여 반음계적 순차하행 진행이 Piano의 상성부에 나타난다. 이때 Piano의 하
성부에서는 F음의 PedalPoint가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주제선율은 Piano와 Flute에
서 교대로 나타나며 148마디까지 계속된다.<악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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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119～123마디
119

F 음 Pedal point

주제 a의 리듬형 사용

반음계적 순차하행

119

F 음 Pedal point

주제 a의 리듬형 사용

반음계적 순차하행

♬♬의 리듬형을 주로 사용하는 149마디부터는 Piano하성부 104～105마디에 사용되
었던 F#-G-G#-G의 반음계 진행이 나타나며,이 진행은 157～158마디에서 Ab-G-F#-G
의 반진행 형태로 전위된다. 149～156마디에서는 Piano상성부의F#-F음이 계속해서
반복 사용된다.<악보 31>

<악보 31>149～159마디

149

155

마디104의 리듬꼴 모방

반음계 진행 반복

마디 149~150의 반진행(전위형)

149

155

마디104의 리듬꼴 모방

반음계 진행 반복

마디 149~150의 반진행(전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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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부분의 시작부분인 167～169마디에서는 Flute파트의 선율이 새로운 음형으로
제시되고 마디 170～174는 제1악장의 주제음형 d가 C#Major로 전조되어 나타난다.
<악보 32>

<악보 32> 167～171마디

167
음형d새로운음형의선율

C # :

167
음형d새로운음형의선율

C # :

B부분의 마지막 부분인 175～192마디는 첫부분에서 나타났던 2마디 단위의 오스티
나토가 Piano에서 스타카토를 동반한 E-D#-E-F음으로 변형되어 사용되며 Flute에서는
1악장에서 사용했던 주제음형 a가 단편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또 이 부분은 149마디
와 167마디에서 변화된 템포가 다시 처음의 템포로 돌아오고 있다.

333...AAA'''부부부분분분(((111999222～～～222222666마마마디디디)))과과과 CCCooodddaaa(((222222777～～～222333666마마마디디디)))

A'부분은 A의 재현부로서 192～210마디는 제1주제인 1～19마디를 동일하게 재현하
고 있고,213～214마디는 94마디의 음형을,219～220마디는 151～152마디의 음형을 사
용하였다. 221～225마디는 A'의 마지막 부분으로 119～124마디의 반음계적 순차하행
선율을 변형 사용하였다.<악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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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221～225마디
221

223

반음계적 순차하행선율 `

221

223

반음계적 순차하행선율 `

Coda의 시작부분인 227～229마디는 B부분의 셋째부분인 167마디에서 제시되었던 새
로운 음형의 선율이 재현되며,227마디부터는 B부분의 Codetta의 선율과 뒤이은 제1악
장의 Motive선율 단편들이 몰아치듯 나타난다. 230～231마디에서는 제1악장의 음형
a요소가 변형되어 사용된다. 233마디부터 나타나는 리듬이 확대된 제1악장의 주제음
형 d요소가 A Major의 조성을 띄며 fff의 강한 Dynamic으로 Flute에 의해 연주될
때,Piano는 A Major의 I6화음으로 강하게 받쳐주며 곡을 끝맺는다.<악보 34>

<악보 34>230～236마디

230
제1악장의 주제 음형 d 요소

a 음형의 변형

A : I6

230
제1악장의 주제 음형 d 요소

a 음형의 변형

A : 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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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 프랑스에서 왕성한 작곡활동을 한 F.Poulenc은 신
고전주의을 지향하는 프랑스 6인조의 구성원으로서 고전시대의 간결한 음악적 형
식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작품에 있어서 전통적 음악기법에 다양한 20세기 음악적
요소들을 결합시켜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확립한 6인조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작곡가였다. Poulenc의 SonataforFluteandPiano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신고전주의적 음악양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형식면에서 고전시대의 음악양식을 따르는 신고전주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제1악장과 제3악장은 ABA'의 3부 형식,제2악장은 AB의 2부형식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각 악장 모두 종결구인 Coda를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같은 주
제적 요소가 전 악장을 통해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으며 순환되는 순환형식을 이
루고 있다.

둘째,선율에 있어서는 현대적 기법 중 하나인 반음계적 진행을 많이 사용하였는
데,Poulenc의 음악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선율’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의 선율은 확대나 축소,또는 반복,동형진행 등으로 끊임없이 변형되고 발전되며
두 악기가 주제선율을 주고받는 대위적 기법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 또한 바로크
시대의 대위법을 추구한 신고전주의적 특성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조성은 3악장 전체가 조표를 갖고 있지 않지만 중심음을 통해 강한 조성을
내포하고 있다. 긴 PedalPoint의 사용은 중심음을 강조시킴으로써 조성을 더욱
명확히 해 주고 있다.또한 일정한 규칙없이 잦은 전조가 이루어지는데 전조는 주
로 주제선율을 반복할 때 사용되었다.잦은 전조 또한 신선하고 익숙하지 않은 새
로운 요소를 시도한 신고전주의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겠다.

넷째,화성의 사용에 있어 병진행과 반진행,전위에 의한 선율의 이동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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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해결되지 않은 장․단 7화음,부속화음,증6화음과 감7화음 같은 변화 화음,
반음계나 이명동음을 통한 급격한 화성진행을 사용함으로 곡에 현대적 요소를 가
미하면서 색채감을 주고있다.
다섯째,리듬은 단순하고 규칙적인 오스티나토 사용이 두드러지며 스타카토와 불

규칙한 액센트,당김음의 사용으로 잦은 변박을 취하고 있는 것 또한 현대적 요소
이며 이는 Poulenc의 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여섯째,강약에서는 P와 f의 대조가 확실하며 악상기호가 부분마다 자세히 지
시되어 있어 곡을 더욱 섬세하게 표현해 주며 곡의 느낌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그의 음악이 지닌 특이한 반음계적인 선율진행과 화성에 대한 뛰어난
감각은 당대 프랑스 6인조의 일원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며 이 곡에서 보여주는 고전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
루는 이러한 음악적 경향은 프랑스에서의 신고전주의 양식을 확립시키는데 그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곡의 분석을 통해 본인의 연주에 있어 프랑스 특유의 섬
세하고 세련된 20세기 초기의 신고전주의 기법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보다 바람직
한 연주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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