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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머머머리리리말말말

111...문문문제제제제제제기기기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제주도는 육지의 문화가 쉽게 넘나들지 못하고,다른 문화가 들어오더라도 제주도
문화로 토착화된다.예로부터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탐라’라고
하여 육지와는 다른 별개의 나라로 인식하였듯이,1)음악문화 또한 독자적이었을 것이
다.그래서인지 제주도민요는 육지의 민요와 많이 다르다.기존 개론서에서도 제주도
민요는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과도 다른 독특한 음악어법으로,서도지방 민요에 주로
나타나는 레음계가 많이 보이지만 그 음악적 특징은 서로 다르다2)고 하며 제주도민요
의 독자적인 음악어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민요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국문학계와 음악학계,두 갈래로
나뉜다.먼저 많은 성과를 보이는 국문학 관점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민요의 내용과 형식면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제주도민요는 부녀들의 노동요와
4·5조(調)가 주를 이룬다고 밝힌 “제주도민요의 연구”3),제주도민요의 분포 상황을 조
사하여 동쪽지역에 민요가 더 많다고 밝히며 지역마다 존재하는 민요를 연구한 논문
인 “제주도민요의 분포와 풍토”4),기존의 기능ㆍ창자ㆍ내용ㆍ주제 등의 혼합적인 관
점에서 이루어진 제주도민요의 분류방식을 지적하며 하나의 기준,즉 기능별 분류를
대안으로 한 연구인 “제주민요의 기능별 분류”5)등이 있으며,이 외 대부분은 사설에
서 보이는 특징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6)들이다.

1)‘탐라’는 고려 때까지 쓰였던 제주도의 옛 이름인데 섬나라[島國]라는 뜻으로 ‘나라’로 인식되었었다.
이영권,『새로 쓰는 제주사』(서울：휴머니스트,2005),70-73쪽의 ‘탐라에서 제주로 이름이 바뀐 까
닭’항목 참조.

2)김해숙ㆍ백대웅ㆍ최태현 공저,“Ⅲ.성악연행형태,”『전통음악개론』(서울：어울림,1995),164쪽의
‘제주도민요’항목 참조.

3)신두헌,“제주도민요의 연구,”(서울：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61).
4)김영돈,“제주도민요의 분포와 풍토,”『國文學報』(제주：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1964),35-65쪽.
5)윤치부,“제주민요의 기능별 분류,”『論文集』(제주：제주교육대학교,1996),제25집,71-109쪽.
6)김영돈,“해녀출가와 그 민요,”『白鹿語文』(제주：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제3-4집,233-259쪽.
변성구,“제주도민요의 후렴 연구,”『白鹿語文』(제주：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1987),제2집,231-258쪽.
조영배,“맷돌소리의 총체론적 접근(Ⅰ),”『論文集』(제주：제주교육대학교,1988),제18집,71-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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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음악학계의 연구로는 제주도민요 가운데 노동요를 중심으로 리듬과 노동행
위의 관계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노동행위 및 노동행위자의 퍼스낼리티가 예술적 의미
부여를 한다고 밝힌 연구인 “제주도 노동요의 리듬적 특성과 노동행위와의 관계”7),
또 제주시 지역의 노동요를 가창방법,구성음과 음계,종지음과 음조직,리듬의 소재와
선율선 등의 음악요소를 통하여 분석한 “제주도민요의 분석연구”8),그리고 제주의 굿
에서 유래된 서우젯소리에 대하여 새로운 기보법으로 분석을 시도한 “제주민요 서우
젯소리의 분석적 연구”9)가 있다.또한 다양한 제주도민요를 기능별로 선별하여 민족
음악학 관점으로 음악 요소를 정밀하게 분해한 논문인 “제주도민요의 음악양식 연
구”10)도 있다.

이와 같이 제주도민요는 국문학계와 음악학계 두 분야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그
런데 민요는 가사가 있는 노래이므로 그 사설과 음악구조가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따
라서 사설과 음악,두 가지를 동시에 고찰해야 함에도 음악학계에서는 사설과 음악구
조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채 음악분석 위주로 일관해 왔다.그리고 연구 대상
이 일노래로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기능의 민요는 음악적 연구가 소략하다.일
노래가 아닌 나머지 다른 기능의 민요도 제주도민요의 일부분을 이루는 간과할 수 없
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노래 이외의 다른 민요들도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요 가운데 놀이노래인 오돌또기,굿노래인 서우젯소
리,논일노래인 밀레질소리,밭일노래인 따비질소리를 대상으로 하며,사설과 음악구조

양영자,“제주민요 시집살이 노래 연구,”『耽羅文化』(제주：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92),
제12호,41-101쪽.
좌혜경,“제주도민요의 전승변이에 관한 고찰,”『耽羅文化』(제주：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2),제12호,17-40쪽.
박상규,“제주도민요의 어휘성격고찰 시도,”『韓國民俗學』(서울：민속학회,1993),제25집,
171-195쪽.
김도훈,“제주민요 맷돌노래에 나타난 서정성 연구：恨motif를 위주로,”『한국민요학』(서울：한국
민요학회,2002),제10집,17-84쪽.

7)조영배,“제주도 노동요의 리듬적 특성과 노동행위와의 관계,”『論文集』(제주：제주교육대학교,
1986),제16집,113-166쪽.

8)강경수,“제주도민요의 분석연구：제주시의 노동요를 중심으로,”(서울：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0).

9)김인규,“제주민요 서우젯소리의 분석적 연구,”『論文集』(제주：제주대학교,1992),제34집,
229-267쪽.

10)조영배,“濟州道 民謠의 音樂樣式 硏究,”(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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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동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사구조,형식구조,선율구조 및 음조직,리듬구조
와 사설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범범범위위위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노래에 집중되어 왔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ㆍ굿ㆍ논일
ㆍ밭일노래에서 한 곡씩 채택하여 음악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구체적으로 놀이노래
로서 오돌또기(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굿노래로서 서우젯소리(남제주군 대정읍 하모
리),논일노래로서 밀레질소리(서귀포시 대포동의 논 고르는 노래),밭일노래로서 따비
질소리(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의 밭 일구는 노래)가 그것인데,음원은 1989년 MBC
라디오에서 발간한 『한국민요대전：제주도편』11)으로 하였다.

선별된 노래를 대상으로 먼저 가사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음악과 사설이 결합하
는 양상을 살피기 위해 악구의 구성과 각 악구의 음절수를 밝힐 것이다.그리고 사설
에 나오는 낱말들을 추출하여 의미가 동일한 계열에 따라 그 출현 횟수를 산출하면
통계적으로 노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그런데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이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문맥도 함께 고찰할 것이다.여기서 가사분석에 쓰인 사설은 『한국민요
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12)의 음반 사설을 인용하였고,같은 출처로 제주도 토박이
말에 대한 뜻풀이를 참고하였음을 내용에 앞서서 밝힌다.

가사분석 다음으로는 형식구조를 분석하는데,먼저 가창방식과 선율구조를 토대로
그 음악형식을 기호화하여 악보에 구체화하려 한다.악보는 본 연구자가 채보하였으
며,절마다 반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음악양식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까지
만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율구조 및 음조직을 분석하는데,먼저 선율구조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선
율선,각 마디별 선율흐름과 수식구조를 살펴볼 것이다.음조직에 관해서는 사용음역,

11)“오돌또기,”『한국민요대전：제주도편』(서울：㈜문화방송라디오국,1989),제1집,A13.
“서우젯소리,"『한국민요대전：제주도편』,제8집,A2.
“밀레질소리,"『한국민요대전：제주도편』,제6집,A14.
“따비질소리,"『한국민요대전：제주도편』,제9집,A9.

12)MBC라디오국,『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서울：㈜문화방송라디오국,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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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음과 중심음,음계,주요 선율골격과 다른 구성음 간의 음진행 구조에 대하여 고
찰할 것이다.이렇게 분석된 선율구조 및 음조직은 사설과 어떠한 구조로 유기적 관계
를 맺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여기서 선율구조와 음조직에 대한 표기방법은 파와 시
를 제외한 5음으로 솔미제이션(solmization)하여 DoㆍReㆍMi등으로 표기하고,옥타브
관계의 음은 대문자는 낮은 음역으로,소문자는 높은 음역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리듬구조를 파악하고 그 리듬과 사설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여 사설과
음악과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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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본본본론론론

가가가...놀놀놀이이이노노노래래래(((오오오돌돌돌또또또기기기)))분분분석석석

111...연연연행행행배배배경경경

오늘날 제주도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논할 때 대표되는 예로 오돌또기를 꼽는다.13)
그만큼 오돌또기는 육지의 민요와 다른 특징을 지닌 제주도 고유의 노래로 인식되고
있다.그런데 오돌또기가 제주도 본래의 민요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오돌또기의 근원에 대해서는 분분한데,육지에서 발생하여 제주도로 유입되어 오늘
에 전한다는 견해와 반대로 제주도에서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는 견해로 나
뉜다.전자는 신재효(申在孝,1812～1884)본 <흥부가>및 <가루지기타령>에 보면 오
늘날 제주도에서 불리는 오돌또기 사설과 비슷한 삽입가요가 보인다고 하면서,그 가
락은 살필 길이 없지만 노래 이름과 함께 그 사설의 상당 부분이 <흥부가>나 <가루
지기타령>에 드러나는 오돌또기의 사설과 오늘날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그것과의 사이
에 비슷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조선조 때 전국에 전해지던 오돌또기가
제주도에 유입되어 제주도적 개변(改變)을 이룩해 온 것이라고 보는 연구14)이다.후자
는 성경린과 장사훈에 의한 견해로 경기민요 <오돌독>에 대해 그 노래제목에 대해 덧
붙이는 설명으로 오돌또기를 본디 제주도민요로 보고 19세기 말에 서울로 전해져서
꽤 유행한 것의 영향으로 <오돌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보았다.15)이와 같은 학계

13)김해숙ㆍ백대웅ㆍ최태현 공저,“Ⅲ.성악연행형태,”『전통음악개론』,164쪽의 ‘제주도민요’항목 참조.
백대웅,“Ⅱ.민간음악의 분석,”『한국전통음악분석론』(서울：어울림,2005),73-77쪽의 ‘제주도민요’
항목 참조.

14)김영돈,“오돌또기,”『한국민속학』(서울：한국민속학회,1987),제20호,47～48쪽에서 <흥부가>의 ‘
한 년 나오면서’대목에 “오돌기 춘향춘향 월의달은 발고 명랑한듸 여거다 져거다 연져바리고 마
리못된 경이로다 만첩청산 쑥쑥 들어가서 후여진 버드나무 손으로 주룰을 훌터다가 믈의다 둥덩둥덩
실실실 여긔다 여긔다 연져발이고 마리못된 경이로다”와 <가루지기타령>의 ‘한 연은 나셔며’대목에
“오돌기 츈양츈양 워월의달은 발고 명낭한듸 여긔다져긔다 연져버리고 마리못든 경이로다 만첩청
산을 슉슉 들어가셔 늘어진 버듈나무 드립 덤 휘어고 손으로 쥴을을 훌터다가 물의다 둥둥 
어두고 둥덩덩실 둥덩둥실 여긔다 져긔다 연져버리고 마리못된 경이로다”라고 신재효 본 사설을 인
용하여 설명하였다.

15)성경린ㆍ장사훈,『朝鮮의 民謠』(서울：國際音樂文化社,1949),28-31쪽.본 연구자가 참고한 논문은
김영돈,“오돌또기,”『한국민속학』,48～50쪽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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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오돌또기의 근원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학설이 옳은지 학인하
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오돌또기는 대표적인 놀이노래로서 제주 전역에서 조사된다16)고 한다.그러
나 그 노래는 동일한 선율과 가사로 불리지 않고 부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며,장
단은 굿거리장단인데 허벅과 북을 사용하여 장단을 치기도 하였으며 오늘날은 대체로
장구로 반주한다17)고 한다.

222...음음음악악악분분분석석석

(((111)))가가가사사사구구구조조조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의 오돌또기는 혼자서 노래하는 형태로 녹음되었다.하나의
절과 후렴구가 한 절을 이루며,같은 구조로 사설만 달리하여 다음 절을 이어나간다.
악구단위로 띄어 쓰고 악절(/)과 마루()구조를 표기한 4절까지의 가사는 다음과 같
다.

「오돌또기*」18)

１절 오돌딸기 달기
저기

춘향이나온다 / 달도밝고 제가머리
냇가머리

로갈까나 (4·8·4·8)
２절 칠폭팔폭은 여덟폭치매 / 깔고덮으난 폭반이남았네 (5·5·5·6)
３절 돈닷돈보고서 삼밧듸들었더니 / 물명지단속곳 다찢어졌구나 (6·7·6·6)
４절 한로산중허리엔 눈이가뜩쌓여도 / 너하고나는 봄철이로구낭아** (7·7·5·7)
후렴 둥기대당실둥기대당*** 여도당실연자바리고

버리고

/ 달도밝고 제가머리로갈까나 (9·9·4·8)

*‘오돌또기’의 뜻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할미꽃,예쁜 여인이 노는 모습,혹은 특정 인물로 보기도
한다.가사내용으로 보아 춘향이 같이 아리따운 여자가 노는(나타난)모습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봄철이로구낭아’는 사이가 좋다는 의미

***‘둥기대당실둥기대당’은 악기의 소리를 흉내 내어 굿거리장단에 맞춘 것이라고도 한다.

16)MBC라디오국,『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52쪽.
17)KCTV제주방송에서 2003년 4월 10일에 방송한 「제주민요산책-오돌또기」에서 김영순(제주시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1927)과의 대화내용 참고.
18)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에서 1989년 1월 30일에 고운산(여,1907)이 불렀다.

(MBC한국민요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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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루[節]가 네 악구로 구성되어 악구의 정형성은 보이나 각 구를 구성하는 음절
의 수는 일정하지 않다.각 절의 음절수는 4·8·4·8,5·5·5·6,6·7·6·6,7·7·5·7로 절이 이
어질 때마다 음절수도 늘어남이 보이며,후렴의 음절수는 9·9·4·8로 절에 비해 음절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절마다 나오는 낱말을 추출하면 달(2),돈
(2),제가머리(2),눈(1),봄철(1),삼밧(1),속곳(1),연자(1),중허리(1),춘향(1),치매(1),
한로산(1)이다.이러한 낱말들을 통하여 노래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출현 낱말을 다시
소주제별로 묶어내면 다음 <오돌또기-표1>과 같다.

주제 해당낱말 소계 주제 해당낱말 소계

자연

달

9
생활

돈
5제가머리(냇가머리) 속곳(속옷)

눈 연자
봄철 치매(치마)

삼밧(인삼밭) 인명 춘향 1
중허리(중턱)
한로산(한라산)

<오돌또기-표1>가사낱말의 주제별 소계

<오돌또기-표1>에서와 같이 자연에 관련된 낱말인 ‘달ㆍ제가머리ㆍ눈ㆍ봄철ㆍ삼밧
ㆍ중허리ㆍ한로산’이 9회로 가장 많고,의복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인 ‘돈ㆍ속곳
ㆍ연자ㆍ치매’가 5회,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낱말인 ‘춘향’이 1회 출현한다.따라서
표면적으로 자연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문맥을 통해 이면을 파악해보면 춘
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서사적인 내용은 아니므로 춘향은 상징적인 것이
고 전반적으로 자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여기서 자연이라는 노래 주제는
유흥요의 보편적 주제이므로 오돌또기의 유흥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222)))형형형식식식구구구조조조

오돌또기는 혼자서 노래하는 형태로 녹음되었는데,유절형태로서 절+후렴구로 이루
어졌다.절이 바뀔 때마다 노랫말이 달라지며,후렴구는 같은 노랫말과 선율을 반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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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형식구조를 채보된 악보에 구체화하면 다음 <오돌또기-악보1>과 같다.

<오돌또기-악보1>

두 마디가 모여 a부분을 이루고 또 다른 두 마디가 모여 b부분을 이룬다.이러한 a
와 b두 부분을 단락 A라고 하였다.A단락 a부분의 앞마디만 다르게 나타난 a'부분과
A단락 b부분이 그대로 반복되는 두 부분을 단락 A'라고 하였다.이러한 구조는
A(a+b)+A'(a'+b)ㆍA''+A'ㆍA'''+A'ㆍ…로 기호화 할 수 있다.매 절마다 노랫말이 달
라지며 그에 따라 선율도 변하는데,후렴구는 같은 노랫말과 선율을 반복한다.반복되
는 후렴구에서 종지형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그러므로 환두(換頭)형식19)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을 도식화하면 다음 <오돌또기-표2>와 같다.

19)환두(換頭)형식이란 ‘머리를 바꾼다’는 뜻으로 앞부분을 다른 선율형태로 바꾸어 노래하는 형식을
일컫는다.유절형태의 민요에서 흔히 발견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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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구분 단락 부분

1절

A        a         b
┣━━━━┿━━━━╋━━━━┿━━━━┫

A'        a’         b
┣━━━━┿━━━━╋━━━━┿━━━━┫

<오돌또기-표2>형식구조

(((333)))선선선율율율구구구조조조 및및및 음음음조조조직직직

오돌또기의 선율구조는 <오돌또기-악보1>에서 보이듯이 re를 무게중심으로 완전5도
위 la와,re에서 완전4도 아래 La를 오가며 곡을 만들어 간다.re를 기준으로 위에 음
들은 다양하게 선율을 구사하지만 re아래 음들은 간단한 선율이다.A단락은 la에서
re로 하행하고 후렴구는 La에서 상행하여 옥타브 do까지 다다라서 다시 re로 하행하
는 구조이다.A단락 앞부분은 질러내며 시작하고 A'단락 앞부분은 제일 낮은 음으로
숙여냄으로 두 단락의 선율선 시작방향이 달라 대조적이면서 곡 전체의 균형감이 느
껴지게 한다.선율선은 사선하행(↘)+사선상하행(↗↘)으로 그려진다.곡의 시작인 ‘오
돌’과 ‘춘향’,‘밝고’,‘연자’등 주요 단어의 음절에서 선율의 음고가 주변보다 높아지
는 경향이 보인다.A단락과 후렴구인 A'단락 모두 re(넷째마디와 여덟째마디의 ‘갈까
나’부분)로 종지한다.

총 여덟 마디에 해당하는 선율구조를 각 부분별로 살펴보면,A단락 a부분은 lllaaa⇒sol
⇒mmmiii⇒mmmiii⇒lllaaa⇒sol⇒mmmiii20)흐름이며,주요 선율골격은 la-mi와 mi-la-mi구조로 완전4
도(mi-la)관계이다.a부분의 끝부분인 둘째마디의 re는 b부분 첫머리에 나오는 re를
예비하기 위한 음으로 마디의 종지음이 아니므로 선율흐름에서 생략하였다.

A단락 b부분은 rrreee⇒mi⇒lllaaa⇒sol⇒mmmiii⇒rrreee⇒do⇒LLLaaa⇒rrreee흐름으로,주요 선율골격은
re-la-mi와 re-La-re구조로 완전5도+완전4도(re-la-mi：완5+완4)와 완전4도(La-re)관계

이다.이 부분의 주요 선율골격인 re와 la음에 ‘달
re

도밝
la

고’라는 주요낱말(달)과 어간(밝)

20)선율흐름에 있어서 비중 있는 음은 진한 글씨체로 표시하였다.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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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음절을 구사하고 있어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A'단락 a'부분은 LLLaaa⇒rrreee⇒LLLaaa⇒rrreee⇒mmmiii⇒lllaaa⇒mmmiii흐름으로,주요 선율골격은 La-re와
mi-la-mi구조로 완전4도(La-re)와 완전4도(mi-la)관계이다.

A단락 a부분과 마찬가지로 a'부분의 끝부분인 둘째마디의 re는 b부분 첫머리에 나
오는 re를 예비하기 위한 음으로 마디의 종지음이 아니므로 선율흐름에서 생략하였다.
A'단락 b부분은 A단락 b와 같다.

선율구조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오돌또기-표3>과 같다.

곡명 오돌또기
절 1절
단락 A
부분 a b
선율
골격 la완4mi mi완4la완4mi re완5la완4mi re완4La완4re
단락 A'(후렴구)
부분 a' b
선율
골격 La완4re mi완4la완4mi re완5la완4mi re완4La완4re

<오돌또기-표3>선율구조

오돌또기의 음역은 La(d)에서 do’(f’)까지 1옥타브+단3도이다.종지음이자 가장 비중
있는 음인 중심음은 re인데 완전5도 관계의 la와 주요 선율골격을 이룬다.중심음 re부
터 출현음을 쌓아 음계를 만들면 re-mi-sol-la-do’음계가 된다.A'에서 프레이즈의 시
작음이 La-Do-La이므로 La와 Do를 주요구성음으로 보아 La에서 la까지 1옥타브는 주
요구성음으로 하고,위의 do’는 아래 Do가 옥타브 위로의 음역의 확장으로 간주하여
주요구성음으로 취급하지 않고 •로 기보하였다.이와 같은 오돌또기의 음조직을 나
타내면 다음 <오돌또기-악보2>와 같은데 여기서 주요구성음은 온음표로,종지음은 겹
온음표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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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돌또기-악보2>음조직

음진행에서 각 음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넷째마디와 여덟째마디의 ‘제가머리로
La

갈
re

까

나’와 다섯째마디의 ‘둥기대
La

당
re

실둥기대
La

당
re

’에서 La→rrreee와 같이 La음이 완전4도 관계 위

에 음인 re음으로 향하는 음구조가 나타난다.그리고 둘째마디의 ‘달
mi

기
la

춘향이나온다’와

여섯째마디의 ‘여
mi

도
la

당실연자바리고’에서 mi→lllaaa와 같이 mi음이 완전4도 관계 위에 음
인 la음으로 향하는 음구조가 나타난다.이와 같은 오돌또기의 re음과 la음은 골격음이
면서 다른 주요구성음들을 흡입하는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444)))리리리듬듬듬구구구조조조와와와 사사사설설설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오돌또기의 리듬구조는 3분박 단위로, (12/8)박자이다.빠르기는 ♩.≒55로 굿거
리장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리듬구조와 사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마디별 리듬과 사설을 나타내면 다음
<오돌또기-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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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마디 리듬

1절

1

2

3

4

후렴

5

6

7

8

<오돌또기-표4>리듬구조와 사설

로 표시한 부분을 살펴보면,‘달(저)ㆍ달[日]ㆍ제(시내)ㆍ여(너)ㆍ연(방아)’과 같
은 주요낱말은 [♩.+♩]와 [♩]의 길이이며,‘나온다’의 ‘나’,‘밝고’의 ‘밝’,‘갈까나’의
‘갈’과 같은 어간에 해당하는 음절은 [♩.+♩]와 [♩.]와 [♩]의 길이로 대체로 길게 나
타나는데,이와 같은 리듬구조와 사설의 관계는 의미단락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이것은 각 마디의 앞머리와 중간부분에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첫째마디와
다섯째마디의 ‘오돌딸기’와 ‘둥기대당실둥기대당’또한 마찬가지로 앞머리와 중간부분
을 길게 내지만 의미단락으로 파악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그리고 첫째마디와
셋째마디,일곱째마디의 ‘오돌딸기’와 ‘달도밝고’는 4음절로 박절의 수는 같은데 음절
의 수는 적으므로 음절에 해당하는 음가가 길어지므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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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종종종합합합

오돌또기의 가사구조는 한 마루[節]가 네 악구로 구성되어 악구의 정형성은 보이나
각 구를 구성하는 음절의 수는 일정하지 않고 절이 이어질 때마다 음절수가 늘어난다.
노래내용은 자연에 대한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이라는 노래주제는 유흥요의 보
편적 주제이므로 오돌또기의 유흥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오돌또기는 혼자서 노래하며 절+후렴구 형태의 환두(換頭)형식(A+A'ㆍA''+A'ㆍ
A'''+A'ㆍ…)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선율구조는 re를 무게중심으로 완전5도 위 la와,re에서 완전4도 아래 La
를 오가며 곡을 만들어 간다.선율선은 사선하행(↘)+사선상하행(↗↘)으로 그려져 대
조적이면서 곡 전체의 균형감이 느껴지게 한다.

음역은 La(d)에서 do’(f’)까지 1옥타브+단3도이다.중심음은 re인데 완전5도 관계의
la와 주요 선율골격을 이루며,re-mi-sol-la-do’음계가 된다.주요 선율골격인 re음과 la
음은 골격음이면서 다른 주요구성음들을 흡입하는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선율구조와 사설의 관계를 살펴보면,셋째마디와 일곱째마디에서 주요 선율골격인

re와 la음에 ‘달
re

도밝
la

고’라는 주요낱말(달)과 어간(밝)에 해당하는 음절을 구사하고 있어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곡의 시작인 ‘오돌’과 ‘춘향’,‘밝고’,‘연자’등 주요
단어의 음절에서 선율의 음고가 주변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리듬구조는 3분박 단위로, (12/8)박자라고 보았다.빠르기는 ♩.≒55로 굿거리장
단에 해당한다.

리듬구조에 따른 사설을 살펴보면,주요낱말과 어간에 해당하는 음절이 [♩.+♩]와
[♩.]와 [♩]의 길이로 대체로 길게 나타나는데,이와 같은 리듬구조와 사설의 관계는
의미단락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것은 각 마디의 앞머리와 중간부분에 규
칙적이게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박절의 수는 같은데 음절수가 적은 마디는 음절에 해
당하는 음가가 길어지므로 그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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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굿굿굿노노노래래래(((서서서우우우젯젯젯소소소리리리)))분분분석석석

111...연연연행행행배배배경경경

서우젯소리는 <허우뎃소리>,<시우젯소리>,<굿  때 부르는 소리>,<심방소리>,
<서낭소리>라고도 하는데,21)이러한 명칭은 본래 서우젯소리가 제주도 심방들이 굿을
하는 가운데 부르는 노래임을 짐작할 수 있다.서우젯소리를 부르는 굿의 종류와 절차
는 큰 굿의 경우 <맞이굿>에서 제차(祭次)가 끝날 때마다 <석살림>을 하며 부르며,
작은 굿의 경우 <두린굿(추는굿)>의 초감제 후 <춤취움>의 제차에서 환자(患者)를 춤
추게 하기 위해 부르고,당굿의 경우는 <영등굿>의 <요왕맞이>제차에서 부른다22)고
한다.

굿노래로 불리는 경우와는 달리 서우젯소리를 민간인들이 놀이의 수단으로 노래하
는 경우가 있으며,23)‘김매는노래’,‘멸치후리는노래’등과 같은 일노래로 불려지기도
한다.24)서우젯소리는 굿과 놀이와 노동의 성격을 함께 지닌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의 특성과 대중성의 요소를 동시에 지니는 노래25)라고 말할 수 있다.

222...음음음악악악분분분석석석

(((111)))가가가사사사구구구조조조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의 서우젯소리는 혼자서 앞소리를 하고 여럿이서 뒷소리를
하는 형태로 녹음되었다.앞소리가 하나의 소절이 되고 뒷소리는 반복 후렴구가 되며,
같은 구조로 사설을 달리하여 노래를 엮어나간다.악구단위로 띄어 쓰고 악절(/)과 마

21)변성구,“제주도 서우젯소리 연구,”(제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6),5쪽.
22)변성구,“제주도 서우젯소리 연구,”4-5쪽의 ‘Ⅱ.서우젯소리의 성격-1.무가적 성격’항목 참조.
23)MBC라디오국,『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268쪽.

최상일,“제2부 놀기 좋아하던 사람들의 노래,유흥요,”『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2』(서울：돌베개,
2002),145-150쪽의 ‘유흥요 2잔치판노래-서우젯소리’항목 참조.

24)문무병,“제주도민요에 나타난 무가,”『역사민속학』(서울：한국역사민속학회,1991),제1집,
171-201쪽.

25)변성구,“제주도 서우젯소리 연구,”,4-5쪽의 ‘Ⅱ.서우젯소리의 성격-1.무가적 성격’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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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구조를 표기한 17절까지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서우젯소리」26)

１절 어여차 뒤여차 / 서우젯소리가 넘고간다 (3·3·6·4)
２절 칠성판을 등에지고 / 혼벽복*을 머리에잉엉

이고

(4·4·4·5)
３절 시퍼렁 저바다를 / 건너야 가실적에 (4·4·3·4)
４절 어느야 누구가 / 나를도와나 주실거냐 (3·3·5·4)
５절 일월뜬 서낭님**이 / 앞을삼아 가는구나 (4·4·4·4)
６절 치

키

를잡아 가실적에 / 서낭일월이 앞을삼앙 (4·4·5·4)
７절 고기좋은 여***끗딜로

끝으로

/ 그물가게나 여줍서 (4·4·5·4)
８절 저바다를 배질적에야 / 서낭일월을 앞삼으고 (4·6·5·4)
９절 한배한네

노

선원들이 / 열두동무를 거느리여 (4·4·5·4)
10절 무쉐솥에 (아이고좋다)/ 요선원들을 앞세우고 (4·_·5·4)
11절 서낭일월 힘을믿어 / 돈을벌랴고 나가는다(좋다) (4·4·5·4)
12절 앞발이로 바다를헤쳐 / 뒷발로 허우치멍

헤치며

(5·5·3·4)
13절 용궁서낭 앞삼고 / 고기잡이를 나가는다 (4·3·5·4)
14절 하날은보면 어디끝에도 / 비바람은 쳐드는데 (5·5·4·4)
15절 믿어가는 서낭일월 / 우리열두 동무를살량 (4·4·4·5)
16절 고개고개 넘어오는 / 문둥눌

사납고거센물결

을 잦히면서
젖히면서

(4·4·4·4)
17절 불쌍하신 우리어부 / 살려나 주옵소서 (4·4·3·4)
후렴 아아아양 / 에엥어허요

*‘혼벽복’은 혼백상(魂帛箱)인 듯
**‘서낭님’은 제주도 민속에서 생업,특히 어업과 해녀작업의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신
***‘여’는 물속에 있는 바위

한 마루[節]가 네 악구로 구성된다.각 절의 음절수는 4·4·5·4가 네 개의 절에 나타
나고 있어 가장 많으며,4·4·4·5,4·4·3·4,4·4·4·4가 각각 두 개의 절에 나타나며,나머
지는 3·3·6·4,3·3·5·4,4·6·5·4,5·5·3·4,4·3·5·4,5·5·4·4로 다양하게 나타난다.이처럼
각 구를 구성하는 음절의 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4음절에서 한 음절 줄거나 더해진 것
이므로 4음절이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후렴은 의미단락이 아니므로 음절수 표기
를 하지 않았다.

26)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에서 1989년 5월 24일,앞소리는 김영순(여,1927)이 하고 뒷소리는
여럿이 불렀다.(MBC한국민요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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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절마다 나오는 낱말을 추출하면 서낭(6),
일월(5),바다(3),고개(2),동무(2),밭(2),배(2),선원(2),고기(1),고기잡이(1),그물(1),
나(1),노(1),돈(1),등(1),무쉐솥(1),비바람(1),서우젯소리(1),어부(1),여(1),용궁(1),
치(1),칠성판(1),하날(1),혼벽복(1),힘(1)이다.이러한 낱말들을 통하여 노래내용을 파
악하기 위해 출현 낱말을 다시 소주제별로 묶어내면 다음 <서우젯소리-표1>과 같다.

주제 해당낱말 소계 주제 해당낱말 소계

고기잡이

바다

16

자연환경(날씨)
고개

5배 문둥눌(거친물결)
치(키) 하날(하늘)
노 비바람
발

서우제(굿)
서우젯소리

4선원 등
어부 칠성판
고기 혼벽복(혼백상)
고기잡이 사람 동무 3여(물속바위) 나
그물 재물 무쉐솥(무쇠솥) 2

서낭신
서낭

13
돈

일월(해와 달)
힘
용궁

<서우젯소리-표1>가사낱말의 주제별 소계

<서우젯소리-표1>에서와 같이 고기잡이와 관련된 낱말인 ‘바다ㆍ배ㆍ치ㆍ노ㆍ발ㆍ
선원ㆍ어부ㆍ고기ㆍ고기잡이ㆍ여ㆍ그물’이 16회 출현으로 가장 많고,서낭신과 관련된
낱말인 ‘서낭ㆍ일월ㆍ힘ㆍ용궁’이 13회로 역시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자연환경(날씨)
과 관련된 단어인 ‘고개ㆍ문둥눌(거친물결)ㆍ하날(하늘)ㆍ비바람’이 5회,서우제(굿)과
관련된 단어인 ‘서우젯소리ㆍ등ㆍ칠성판ㆍ혼벽복(혼백상)’이 4회,사람(너와 나)을 나타
내는 낱말인 ‘동무ㆍ나’는 3회,재물을 뜻하는 단어인 ‘무쉐솥(무쇠솥)ㆍ돈’이 2회 출현
하고 있다.따라서 빈도수로 보면 고기잡이에 관한 노래이지만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바다와 배,자연환경 등의 낱말은 서낭신에게 귀속되는 의미를 지닌다.그러므로 궁극
적인 노래내용은 서낭신에게 무사와 풍어를 기원하고,신(神)이라는 초월적인 존재에
게 의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주술적 성격을 띤 노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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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형형형식식식구구구조조조

서우젯소리는 혼자서 메기는 ‘앞소리’와 여럿이 받는 ‘뒷소리’로 노래를 이어가는 구
조이다.매 소절 앞소리와 뒷소리가 교대로 이어나가는데 앞소리는 노랫말과 선율에
변화가 있고,뒷소리는 동일한 노랫말과 선율이 반복되어 후렴구 역할을 한다.이와
같은 서우젯소리의 형식구조를 구체화하면 다음 <서우젯소리-악보1>과 같다.

<서우젯소리-악보1>

두 마디[a+a']가 모여 한 단락[A]을 이루고,또 다른 형태의 두 마디[b+b']가 모여
한 단락[B]을 이루는데 이 두 단락을 주고받으면서 서우젯소리가 이루어진다.따라서
서우젯소리의 형식구조는 A(a+a')+B(b+b')ㆍA’+BㆍA’’+Bㆍ…로 기호화 할 수 있고,메
기고받는형식27)이라고 할 수 있다.앞소리는 혼자서 부르기 때문에 시김새가 자유로
운 편이다.따라서 이 부분에서 선율의 흐름양상이나 음조직,변화된 리듬형태 등 전
반적인 음악양식을 찾을 수 있으며,뒷소리는 여럿이 부르는 후렴구로 그 음악구조가
단순화되므로 기본리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은 형식을 도식화하면 다음 <서우젯소리-표2>와 같다.

27)‘메기고받는형식’은 유절형태의 민요나 노동요에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한 사람이 소리 한
가락(메기는소리)을 메기면 여러 사람이 합창으로 후렴(받는소리)을 받아 노래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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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구분 단락 구분 부분

1절

A 앞소리     a      a'
┣━━━━━━┿━━━━━━┫

B 뒷소리     b      b'
┣━━━━━━┿━━━━━━┫

<서우젯소리-표2>형식구조

(((333)))선선선율율율구구구조조조 및및및 음음음조조조직직직

서우젯소리의 선율구조는 <서우젯소리-악보1>에서 보이듯이 Sol을 무게중심으로 제
일 낮은 자리에 있고 나머지 음들이 무게중심 Sol을 향하여 하행하는 구조이다.mi에
서 하행하여 Sol에 정착하고,또 do에서 하행하여 Sol로 안착하는 구조로 메기는소리
의 자유분방함,받는소리의 변화 모두 Sol로 돌아와 안정을 취한다.곡 전체의 선율형
은 최고음으로 노래를 시작하여 최저음(종지음)으로 마치는 사선하행(↘)을 그린다.

총 네 마디의 선율구조를 각각 살펴보면,A단락 a부분은 mmmiii⇒rrreee⇒SSSooolll⇒La⇒SSSooolll로
순차 하행하는 흐름이며,주요 선율골격은 mi-re-Sol구조로 장2도(mi-re)와 완전5도
(re-Sol)관계이다.re-mi-re의 장2도 관계로 음을 굴리는 것과 re→dddooo222888))),La→SSSooolll,SSSooolll
→La의 꾸밈 구조가 보인다.

A단락 a'마디는 dddooo⇒SSSooolll로 하행하는 흐름이며,주요 선율골격은 do-Sol구조로 완전
4도 관계이다.La→SSSooolll로 꾸며주는 구조가 반복되는 가운데 Sol-do-Sol의 완전4도 관계
로 음을 굴려주어 Sol음의 흐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B단락 b마디는 SSSooolll⇒LLLaaa로 순차 상행하는 흐름이며,주요 선율골격은 Sol-La구조로
장2도 관계이다.Sol을 길게 유지하다가 장2도 관계의 La로 향한다.중간에 Sol-La-Sol
의 장2도 관계로 굴려주는 음들을 지나 마디 끝부분에서 Sol-La인 장2도 관계로 상행
하므로 다음 마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28)꾸밈 구조에 있어서 비중 있는 음은 진한 글씨체로,수식음은 기울임체로 표시하였다.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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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단락 b'마디는 전체적으로 dddooo⇒La⇒SSSooolll로 하행하는 흐름이며,주요 선율골격은
do-Sol구조로 완전4도 관계이다.do를 길게 유지하다가 re→dddooo의 꾸밈을 거친다.b마
디의 끝부분과 마찬가지로 Sol에서 La로 향하여 마치므로 다음 절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선율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서우젯소리-표3>과 같다.

곡명 서우젯소리
단락 A B
부분 a a' b b'
선율
골격 mi장2re완5Sol do완4도Sol Sol장2La do완4Sol

<서우젯소리-표3>선율구조

서우젯소리의 음역은 Sol(g)에서 mi(e')까지 완전6도이다.종지음이자 중심음은 Sol인
데,최고음인 mi에서 중심음인 Sol로 하행하는데 있어서 중간 무게중심의 역할을 do
가 하고 있으므로,Sol다음으로 비중 있는 음은 do이다.또한 do는 메기는소리와 받
는소리의 두 번째 단락인 a'와 b'의 시작음이기도 하다.따라서 Sol은 완전4도 위 음인
do와 주요 선율골격을 이룬다.그리고 Sol의 앞ㆍ뒤에서 La가 장식음으로 출현하는데
이것은 경기민요 창부타령조와 유사한 시김새이다.종지음 Sol부터 출현음을 쌓으면
Sol-La-do-re-mi음계가 된다.이상 서우젯소리의 음조직을 종지음은 겹온음표로 나타
내고,출현음을 포함한 음계를 온음표로 나타내면 다음 <서우젯소리-악보2>와 같다.

<서우젯소리-악보2>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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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리리리듬듬듬구구구조조조와와와 사사사설설설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서우젯소리의 리듬구조는 3분박 단위이며 (12/8)박자이다.빠르기는 ♩.≒55이다.

리듬구조와 사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마디별 리듬과 사설을 나타내면 다음
<서우젯소리-표4>와 같다.

절 마디 리듬

1절

1

2

후렴

3

4

<서우젯소리-표4>리듬구조와 사설

절부분에서 의미단락 사설이 불리고 후렴부분은 절부분에 비하여 음절수도 적고 의
미단락도 아니다.전반적으로 특별하게 주요낱말이나 어간에 해당하는 음절을 강조하
는 말붙임새는 보이지 않는다.그런데 한 글자에 대체로 8분음표의 싯가를 갖지만 이
것은 16분음표 두 개의 리듬으로 나뉘어 나타난다.이러한 일자다음식 사설구조는 후
렴부분보다 절부분에서 주로 보이는데 이것은 후렴처럼 여럿이 부를 경우에는 일자다
음보다 일자일음(一字一音)이 더 적합한 사설구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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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종종종합합합

서우젯소리의 가사구조는 한 마루[節]가 네 악구로 구성되며,각 구를 구성하는 음
절의 수는 대체로 4음절이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노래내용은 빈도수로 보면 고기
잡이에 관한 노래이지만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서낭신에게 무사와 풍어를 기원하고,
신(神)이라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주술적 성격을 띤 노
래라고 할 수 있다.

서우젯소리는 혼자서 부르는 ‘앞소리’,혹은 ‘메기는소리’와 여럿이 부르는 ‘뒷소리’,
혹은 ‘받는소리’의 형태로 메기고받는형식(A+BㆍA’+BㆍA’’+Bㆍ…)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선율선은 최고음으로 노래를 시작하여 최저음(종지음)으로 마치는 사선하
행(↘)을 그린다.

음역은 Sol(g)에서 mi(e')까지 완전6도이다.종지음이자 중심음은 Sol인데 완전4도 위
음인 do와 주요 선율골격을 이루고,Sol-La-do-re-mi음계가 된다.주요 선율골격음인
Sol의 앞ㆍ뒤에서 La가 장식음으로 출현한다.이것은 경기민요 창부타령조와 유사한
시김새이다.그리고 주요 선율골격의 음진행에서 Sol→do의 형태와 Sol→La→do처럼
La를 거쳐서 진행하는 형태가 보인다.

선율구조와 사설의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언급할 내용이 없다.

리듬구조는 3분박 단위이며, (12/8)박자로 빠르기는 ♩.≒55이다.

리듬구조에 따른 사설을 살펴보면,절부분에서 의미단락 사설이 불리고 후렴부분은
절부분에 비하여 음절수도 적고 의미단락도 아니다.전반적으로 특별하게 주요낱말이
나 어간에 해당하는 음절을 강조하는 말붙임새는 보이지 않는다.일자다음식 사설구조
는 후렴부분보다 절부분에서 주로 보이는데 이것은 후렴처럼 여럿이 부를 경우에는
일자다음보다 일자일음(一字一音)이 더 적합한 사설구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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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논논논일일일노노노래래래(((밀밀밀레레레질질질소소소리리리)))분분분석석석

111...연연연행행행배배배경경경

제주도는 대부분 화산토로 이루어져 논이 극히 적다.그래서 진흙땅이던 서귀포 일
대에서만 논농사가 이루어졌다.논이 적다 보니 논농사 민요도 적어 논농사 노래로는
논을 고르면서 부르는 ‘설메질소리’와 ‘밀레질소리’정도 밖에 없다.이 중 밀레질소리
는 모내기를 하기 위해 고무래로 논을 고르면서 하는 소리를 말하며 ‘밀레 치는 소리’
라고도 한다.29)

222...음음음악악악분분분석석석

(((111)))가가가사사사구구구조조조

서귀포시 대포동의 밀레질소리(논 고르는 소리)는 혼자서 노래하는 형태로 녹음되었
다.느린 호흡의 4박이 소절 하나를 이루는데 이러한 소절 몇 개와 ‘허허 사데로다’와
‘어허에 놀레로다’라는 후렴구 한 소절이 모여 하나의 절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후
렴구 앞에 오는 소절은 한 소절만 부르고 후렴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두 소절,세 소
절,혹은 네 소절까지 가사 내용에 따라 신축적이다.이러한 밀레질소리의 가사를 악
구단위로 띄어 쓰고 악절(/)과 마루()구조를 표기한 9절까지의 가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29)최상일,“제1부 민요의 보물창고,농요의 세계,”『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1』(서울：돌베개,2002),
113쪽의 ‘제주도 논삶는소리’항목과 118쪽의 ‘제주도 밀레질소리’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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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고르는 소리(밀레질소리)30)」
１절 아요밀레

고무래

야 놀앙가라
놀고서가라

(5·4)
２절 아요밀레야 저밀레야 / 어석비석 놀고나가라 (5·4·4·5)
３절 아물결소리 명랑하게 / 와랑치랑 나는구나 (5·4·4·4)
４절 내놀레로 날을새고 / 요일성공을 시겨보자 (4·4·5·4)
５절 눈이없는 요밀레는 / 제가고픈양 가시는구나 (4·4·5·5)
６절 물결소리는 참방참방 / 요만하면 만하지 /

아네구석이 반듯하게 / 잘도골롸 지어간다 (5·4·4·4·5·4·4·4)
７절 농부로다 농부로다 / 농부소리가 저절로난다 (4·4·5·5)
８절 허당말면 누가할까 / 우리뜬 농부들이 /

하고야만 말일이지 (4·4·4·4·4·4)
９절 내놀레로다 날을새고 / 요일성공 시겨보자 (5·4·4·4)
후렴 어허에 놀레(사데)로다 (3·4)

한 마루[節]가 두 악구에서부터 넷,여섯,여덟 악구까지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대체
로 네 악구가 많으며,나머지는 네 악구에서 축소(두 악구)되거나 확장(여섯,여덟 악
구)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각 절의 음절수는 5·4·4·4와 4·4·5·5가 각각 두 개의 절에
나타나며,나머지는 5·4·4·5,4·4·5·4,5·4,5·4·4·4·5·4·4·4,4·4·4·4·4·4,5·4로 다양하게
나타난다.이처럼 각 구를 구성하는 음절의 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4음절에서 한 음절
줄거나 더해진 것이므로 4음절이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절마다 나오는 낱말을 추출하면 밀레(4),
농부(4),놀레(3),일(3),날(2),물결소리(2),성공(2),명랑(1),구석(1),사데(1),양(1),눈
(1),와랑치랑(1),참방참방(1)이다.이러한 낱말들을 통하여 노래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출현 낱말을 다시 소주제별로 묶어내면 다음 <밀레질소리-표1>과 같다.

30)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1991년 7월 12일에 김항선(남,1935)이 불렀다.(MBC한국민요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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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해당낱말 소계 주제 해당낱말 소계

농기구
밀레

8 바램 성공 3놀레 구석
사데 하루 종일 날 2

농부의 일 농부 7 신체 눈 1
일 모양 양 1

논 고르는 소리
물결소리

5명랑
와랑치랑
참방참방

<밀레질소리-표1>가사낱말의 주제별 소계

<밀레질소리-표1>에서와 같이 논을 고르는 농기구인 고무래와 관련된 낱말인 ‘밀레
ㆍ놀레ㆍ사데’가 8회 출현으로 가장 많고,농부의 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낱말인 ‘농부
ㆍ일’이 7회,논을 고르는 소리와 관련된 낱말인 ‘물결소리ㆍ명랑ㆍ와랑치랑ㆍ참방참
방’이 5회,바램이 깃든 낱말인 ‘성공ㆍ구석’이 3회,하루 종일을 뜻하는 ‘날[日]’이 2회,
신체의 일부를 비유한 낱말인 ‘눈[目]’이 1회,모양을 가리키는 낱말인 ‘양’이 1회 출현
하였다.따라서 표면적인 내용은 밀레로 논을 고르는 일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
으며,이면적으로는 농기구인 밀레를 의인화하여 밀레가 논바닥 위로 밀려 나아가는
것을 ‘놀다간다’라고 표현하며 물결소리를 다양하게 묘사하는데,논바닥을 미끄러지
듯 잘 나아가라는 바람이 반영된 듯한 표현이다.

(((222)))형형형식식식구구구조조조

밀레질소리는 여러 절을 혼자서 이어나가는데 각 절마다 노랫말이 다르고 그 음절
에 따라 리듬과 선율에 조금씩 변화가 있다.이와 같은 밀레질소리 1절과 2절에 대한
형식구조를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다음 <밀레질소리-악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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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질소리-악보1>

한 마디가 비교적 긴 노래로 ‘허허 사데로다’라는 부분이 반복되므로 후렴구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따라서 앞소절을 A단락,후렴구를 B단락으로 하여 A+B가 하나의 절
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또 두 번째 절의 첫째마디는 1절 A단락의 첫째ㆍ둘째 박이
변주된 구조로 보이고,두 번째 절 둘째마디는 1절 A단락의 셋째ㆍ넷째 박이 확장된
구조로 보여 A'단락이라고 하였다.후렴구는 1절의 후렴구와 거의 유사하지만 종지형
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B'단락이라고 하였다.이러한 구조를 기호화하면 A+Bㆍ
A'+B'ㆍA''+B''ㆍ…로 나타낼 수 있다.후렴구가 종지형태만 다르고 매 절 거의 유사
하므로 종지형태만 동일하다면 앞머리만 바뀌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환두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앞단락(A)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절을 구분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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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해지는데 이 때 ‘허허 사데로다’,혹은 ‘어허에 놀레로다’라고 반복되어 부르는 후
렴구에 종지감이 있기 때문에 절을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을 도식화하면 다음 <밀레질소리-표2>와 같다.

절 단락

1절     A     B
┣━━━━━━╋━━━━━━┫

2절            A'      B'
┣━━━━━━┿━━━━━━╋━━━━━━┫

<밀레질소리-표2>형식구조

(((333)))선선선율율율구구구조조조 및및및 음음음조조조직직직

밀레질소리의 선율구조는 음 진행에 있어서 도약이 크지 않은데 반해 가창자의 음
구사능력이 뛰어나 시김새가 많다.그래서인지 소박하면서도 멋스러운 느낌을 준다.
선율선은 앞소절에서 평행진행(→)을 그리고,후렴구에서 사선하행(↘)을 그리고 있다.

1절과 2절의 총 다섯 마디에 대한 선율구조를 각각 살펴보면,1절 A단락은 Sol⇒La
⇒dddooo⇒La⇒SSSooolll⇒Mi⇒LLLaaa⇒Sol흐름으로,주요 선율골격은 do-La-Sol구조로 단3도
(do-La)와 장2도(La-Sol)관계이다.

1절 B단락은 dddooo⇒LLLaaa⇒MMMiii로 하행하는 흐름이며,주요 선율골격은 do-La-Mi구조로
단3도(do-La)와 완전4도(La-Mi)관계이다.Sol→LLLaaa와 Sol→MMMiii의 꾸밈 구조가 보인다.

2절 A'단락은 MMMiii⇒La⇒MMMiii⇒Re⇒MMMiii⇒Re⇒LLLaaa⇒Sol흐름으로,주요 선율골격은
Mi-La구조로 완전4도 관계이다.이 부분에서 옥타브 아래의 Re가 출현하는데,Mi와
Mi사이에서 보조적으로 쓰였으므로 주요구성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절 B'단락은 1절 B단락과 같은데 종지형태에 있어서 Mi→Sol로 음을 들어서 마친
다는 점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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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논의된 선율구조를 종합하면 다음 <밀레질소리-표3>과 같다.

곡명 밀레질소리
절 1절 2절
단락 A B A' B'
선율
골격 do단3La장2Sol do단3La완4Mi Mi완4La do단3La완4Mi

<밀레질소리-표3>선율구조

밀레질소리의 음역은 Re(d)에서 do(c')까지 단7도이다.종지음이자 중심음은 Mi이며,
Mi는 완전4도 위 음인 La와 주요선율골격을 이룬다.종지음 Mi부터 출현음을 쌓으면
Mi-Sol-La-do-(re)음계가 된다.이러한 음조직을 종지음은 겹온음표로,음계는 온음표
로 하여 나타내면 다음 <밀레질소리-악보2>와 같다.

<밀레질소리-악보2>음조직

음진행에서 각 음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La에서 Mi로 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Sol을 거쳐서 La→Sol→Mi형태로 진행하며,Mi에서 La로 상행하는데 있어서는 거치
는 음 없이 Mi→La형태로 진행한다.이러한 점은 메나리조의 선율진행 경향과 일치
한다.골격음 사이에 위치한 Sol은 La와 Mi사이에서 보조적으로 쓰이거나 La에서 Mi
로 진행할 때 경과적으로 쓰였다.

(((444)))리리리듬듬듬구구구조조조와와와 사사사설설설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밀레질소리는 ♩.≒40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박절단위 보다는 호흡단위로 박자를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리듬구조는 3분박 단위로 (12/8)박자이다.느린 음악이지
만 음을 길게 유지하기보다는 잔 시김새를 많이 구사하고 있어 ♩.가 분화된 다양한
리듬형태가 나타난다.

리듬구조와 사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마디별 리듬과 사설을 나타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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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질소리-표4>와 같다.

절 마디 리듬

1절

1

2
(후렴)

2절

1

2

3
(후렴)

<밀레질소리-표4>리듬구조와 사설

마디의 앞부분까지의 말붙임새에서는 어떠한 규칙성이 드러나지 않는데 뒷부분은
표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길고[♩]－짧고[♪]－짧고[]－긴[‿♩]형태로 리듬

과 사설 관계의 규칙성이 드러난다.마디의 앞부분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뒷부분에서는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55)))종종종합합합

밀레질소리의 가사구조는 한 마루[節]가 두 악구에서부터 넷,여섯,여덟 악구까지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대체로 네 악구가 많으며,나머지는 네 악구에서 축소되거나 확
장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각 구를 구성하는 음절의 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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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이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노래내용은 밀레로 논을 고르는 일을 묘사한 내용
이라고 볼 수 있다.

밀레질소리는 여러 절을 혼자서 노래하는 절+후렴구 형태인데,여기서 후렴구는 종
지형태만 다르고 매 절 거의 유사하므로 환두형식(A+BㆍA'+B'ㆍA''+B''ㆍ…)이라고 할
수 있다.앞단락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절을 구분하기가 모호
해지는데 이 때 ‘허허 사데로다’,혹은 ‘어허에 놀레로다’라고 반복되어 부르는 후렴구
에 종지감이 있기 때문에 절을 구분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음 진행에 있어서 도약이 크지 않은데 반해 가창자의 음 구사능력이 뛰
어나 시김새가 많다.선율선은 앞소절에서 평행진행(→)을 그리고,후렴구에서 사선하
행(↘)을 그리고 있다.

사용음역은 Re(d)에서 do(c')까지 단7도이다.종지음이자 중심음은 Mi이며,Mi는 완
전4도 위 음인 La와 주요선율골격을 이루고,Mi-Sol-La-do-(re)음계가 된다.주요 선
율골격인 Mi와 La의 음진행형은 La에서 Mi로 향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Sol을 거쳐서
La→Sol→Mi형태로 진행하며 Mi에서 La로 향하는데 있어서는 거치는 음 없이 Mi→
La형태로 진행한다.이러한 점은 메나리조의 선율진행 경향과 일치한다.골격음 사이
에 위치한 Sol은 보조적으로 La를 수식하거나 Mi로 향하는 진행을 보인다.

선율구조와 사설의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언급할 내용이 없다.

밀레질소리는 ♩.≒40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박절단위 보다는 호흡단위로 박자를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리듬구조는 3분박 단위로 (12/8)박자이다.느린 음악이지
만 음을 길게 유지하기보다는 잔 시김새를 많이 구사하고 있어 ♩.가 분화된 다양한
리듬형태가 나타난다.

리듬구조에 따른 사설을 살펴보면,마디의 앞부분까지의 말붙임새에서는 어떠한 규
칙성이 드러나질 않는데 뒷부분은 길고[♩]-짧고[♪]-짧고[]-긴[‿♩]형태로 리듬과
사설 관계의 규칙성이 드러난다.마디의 앞부분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뒷부분에서는 통
일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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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밭밭밭일일일노노노래래래(((따따따비비비질질질소소소리리리)))분분분석석석

111...연연연행행행배배배경경경

제주도는 대부분 화산토로 이루어져 돌이 많고 또 거름기가 쉬이 빠져버린다.그래
서 2년쯤 농사를 지었던 밭은 2～3년 동안 놀리며 말이나 소를 방목하여 그 배설물로
거름기를 보충했다.이렇게 묵은 밭에는 잡초 뿌리가 엉키고 흙이 굳어 ‘따비’라는 도
구를 사용하는데,따비는 사람 키만한 통나무 아래쪽을 뾰족히 깎아 땅에 박고 아래쪽
에 달린 발판을 발로 밟아 흙을 떠낼 수 있게 만든 도구이다.따비로 밭을 일구면서
하던 소리가 ‘따비질소리’인데 돌이 많은 밭에서는 꼬챙이가 두 개인 ‘쌍따비’를 사용
할 수가 없어 날이 하나뿐인 ‘외따비’를 써서 밭을 일구어야 했다.31)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는 자갈밭이 많아 외따비로 밭을 일구며 하는 소리이다.32)

<그림1>외따비 두 자루와 쌍따비 <그림2>외따비질 하는 모습

31)최상일,“제1부 민요의 보물창고,농요의 세계,”『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1』,48쪽의 ‘제주도
따비질소리’항목 참조.

32)MBC라디오국,『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310-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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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음음음악악악분분분석석석

(((111)))가가가사사사구구구조조조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의 따비질소리(밭 일구는 소리)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노
래하는 형태로 녹음되었다.고정된 박자 단위를 갖지 않는데 이것은 자유리듬 구조로
노래하는 사람 호흡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절을 어떻게 구분할 것
인가.두 사람이 번갈아 부르므로 부르는 사람이 바뀜에 따라 소절을 구분할 수도 있
겠지만 무엇보다 선율을 구사하는 방식을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따비질소리는 두 가창자 중 한 사람이 먼저 노래를 하는데 대체로 처음엔 높은 음
으로 질러내다가 음을 던지듯 끊어내면,그것을 신호로 다른 한 사람이 노래를 시작하
는데,마찬가지로 높은 음으로 질러내다가 음을 떨어뜨리면서 노래를 마친다.이렇게
두 사람이 한 소절씩 노래하면 하나의 절이 완성되고 이 방식으로 노래하면서 따비질
소리를 엮어나간다.이처럼 자유로운 리듬에서는 그 선율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절을
구분할 수 있다.이러한 선율 구사방식을 참고로 악구단위로 띄어 쓰고 악절(/)과 마
루()구조를 표기한 8절까지의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밭 일구는 소리(따비질소리)」33)

１절 어기두리 더럼마힛!/ 일어나라 일어나라 (4·4·4·4)
２절 따빈아닌 산범이여*헛!/ 자던아기 일어나나듯 (4·5·4·5)
３절 어기두리 더럼마힛!/ 오골오골 일어나나라 (4·4·4·5)
４절 도금착**만썩 문찰문찰일어나소서 /

문밧듸
가문밭에

물비오듯 어서어서 일어나나라 (5·9·4·4·4·5)
５절 심을씨고 하여보자히!/ 어기야두리 덜럼마야 (4·5·5·4)
６절 어야 일어나랑 /

요놈의 잔듸는 어딜갈거냐 (2·4·3·3·5)
７절 누운아기 일어나듯!/ 영장밧듸

장지(葬地)에

봉분쌀걸로 (4·4·4·5)
８절 심을마쳐

힘을합쳐

요일하여보자 / 어서어서 일고나라 (4·6·4·4)

33)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에서 1989년 2월 16일,앞소리는 양임송(남,1912)이 부르고 뒷소리는
문창석(남,1928)이 불렀다.(MBC한국민요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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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빈 아닌 산범이여’라는 표현은 따비가 산범처럼 날래다는 뜻
**‘도금착’은 소의 등에 얹는 짚으로 짠 덮개

한 마루[節]가 네 악구에서부터 다섯 악구,여섯 악구까지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대
체로 네 악구로 구성되며 나머지는 네 악구에서 확장된 구조로 보인다.각 절의 음절
수는 4·4·4·5가 두 개의 절에 나타나 가장 많으며,나머지는 4·4·4·4,4·5·4·5,4·5·5·4,
4·6·4·4,5·9·4·4·4·5,2·4·3·3·5로 다양하게 나타난다.이처럼 각 구를 구성하는 음절의
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4음절이 많고 또 4음절에서 한 음절 줄거나 더해진 것도 많이
보이므로 4음절이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절마다 나오는 낱말을 추출하면 심(2),아
기(2),따비(1),영장밧(1),일(1),문밧(1),도금착(1),산범(1),봉분(1),잔듸(1),물비(1)
이다.이러한 낱말들을 통하여 노래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출현 낱말을 다시 소주제별
로 묶어내면 다음 <따비질소리-표1>과 같다.

주제 해당낱말 소계 주제 해당낱말 소계

따비질
따비

4 토지
문밧

3일 영장밧
심(힘) 봉분

동물 아기 3 식물 잔듸 1
산범 날씨 물비 1

일어나는 모습 오골오골 2문찰문찰

<따비질소리-표1>가사낱말의 주제별 소계

<따비질소리-표1>에서와 같이 따비질과 관련된 낱말인 ‘따비ㆍ일ㆍ심’이 4회,토지
와 관련된 낱말인 ‘문밧ㆍ영장밧ㆍ봉분’이 3회,동물을 빗댄 표현인 ‘아기ㆍ산범’이
3회,일어나는 모습의 의태어인 ‘오골오골ㆍ문찰문찰’이 2회,식물에 속하는 ‘잔듸’가 1
회,날씨에 해당하는 낱말인 ‘물비’가 1회 출현한다.따라서 표면적인 노래내용은 따비
질 하는 과정을 묘사한 노래라고 볼 수 있고,이면적으로는 농기구나 땅과 같은 무생
물을 의인화하여 땅이 잘 일궈지게끔 주문하는 듯한 내용이다.‘일어나라’라는 사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의 음고 또한 높아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선율구조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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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형형형식식식구구구조조조

따비질소리는 서로 다른 노랫말을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노래하는데 두 가창자 모
두 자유리듬으로 선율 또한 자유로운 편이다.이러한 따비질소리의 형식구조를 구체화
하면 다음 <따비질소리-악보1>과 같다.

<따비질소리-악보1>

<따비질소리-악보1>은 가창자 (가)와 (나)의 노래 가운데 2절까지인데,가창자 (가)의
노래를 A단락으로 보고 가창자 (나)의 노래를 B단락으로 보았다.가창자 (가)는 ♩.를
느린 호흡으로 다섯 번 셀 정도의 길이,혹은 그보다 한 번 짧거나 한 번 더 긴 정도
의 길이로 노래를 하고 가창자 (나)는 ♩.(3분박)를 느린 호흡으로 일곱 번,혹은 그보
다 하나,둘 정도 짧거나 긴 길이의 노래를 교대로 엮어 나간다.각각 신축성있게 한
두 박 정도가 확장되거나 축소되지만 대체로 가창자 (가)의 노래보다 (나)의 노래가
길게 불려지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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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선율선은 대체로 높은 음으로 시작하다가 음을 던지듯 끊어내면서 마치는 패
턴으로 절마다 노래하며,(나)또한 높은 음으로 질러내다가 음을 떨어뜨리면서 마치
는 일정한 선율패턴으로 절마다 노래한다.이러한 형식구조를 A+BㆍA'+B'ㆍA''+B''
ㆍ…로 기호화 할 수 있으며 교환창형식34)이라고 말 할 수 있다.이처럼 마디개념 없
이 소절이 신축성을 띠지만 소절 처음에는 비교적 높은 음으로 질러내다가 소절을 마
치려면 낮은 음으로 떨어뜨리거나 음을 던지듯 끊어내는 방식에서 형식구조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을 도식화하면 다음 <따비질소리-표2>와 같다.

절 단락

1절     A         B
┣━━━━━━╋━━━━━━━━━┫

2절     A’         B'
┣━━━━━━╋━━━━━━━━━┫

<따비질소리-표2>형식구조

(((333)))선선선율율율구구구조조조 및및및 음음음조조조직직직

따비질소리에서 (가)의 노래는 전체 선율의 중간정도 음으로 시작하여 그 음에서 큰
도약 없이 진행하다가 소절 끝에서 음을 던지듯 끊어내며 노래를 마친다.(나)의 노래
는 전체 선율에서 가장 높은 음으로 시작하여 소절 끝부분에 다다라서는 음을 떨어뜨
려 노래를 마친다.따라서 전반적인 선율선은 앞소절(가)에서 평행진행(→)을 그리고,
뒷소절(나)에서 사선하행(↘)을 그리고 있다.‘일어나라’라는 구절이 많은데 그 부분의
음고가 주변보다 높아져 사설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절과 2절의 총 네 마디에 대한 선율구조를 각각 살펴보면,1절 A단락은 mmmiii⇒rrreee의
느리고 유장한 흐름으로,주요 선율골격은 mi-re구조로 장2도 관계이다.

34)‘교환창형식’이란 두 사람,혹은 두 집단이 대비되는 두 개의 단락을 서로 교환하며 노래하는 형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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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B단락은 sssooolll⇒mi⇒rrreee⇒sssooolll⇒mi⇒sol⇒rrreee⇒sssooolll⇒mi⇒dddooo흐름으로,주요 선율골격
은 sol-re-do구조로 완전4도(sol-re)와 장2도(re-do)관계이다.최고음인 sol이 출현하는
데 이것은 ‘일어나라’라는 노랫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절 A'단락은 1절 A단락과 마찬가지로 mmmiii⇒rrreee의 느리고 유장한 흐름이며,주요 선
율골격은 mi-re구조로 장2도 관계이다.

2절 B'단락은 sssooolll⇒mi⇒rrreee⇒sol⇒mi⇒sol⇒mi⇒rrreee⇒LLLaaa흐름으로,주요 선율골격은
sol-re-La구조로 완전4도(sol-re)와 완전4도(re-La)관계이다.최고음인 sol이 출현하는
데 이것은 ‘일어나라’라는 노랫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 부분에서
최저음 La가 종지음으로 출현한다.

이상의 선율구조를 종합하면 다음 <따비질소리-표3>과 같다.

곡명 따비질소리
절 1절 2절
단락 A B A’ B’
선율
골격 mi장2re sol완4re장2do mi장2re sol완4re완4La

<따비질소리-표3>선율구조

따비질소리의 음역은 La(f)에서 sol(e'♭)까지 단7도이다.1절 A단락은 mi를 길게 뻗
다가 re로 하행하여 또 길게 내다가 노랫말을 던지듯 끊어내며 소절을 마치며,B단락
은 높은 음인 sol로 시작하여 mi와 re로 하행하다가 낮은 음인 do로 마친다.2절은 1
절과 마찬가지인데 B'단락 끝부분에서 do로 마치지 않고 La로 더 하강하여 마친다.
이처럼 하행 종지한다는 점은 같지만 종지음이 do와 La두 가지로 나타난다.이것은
노동요가 갖는 한 면모로,노동요에서 종지음은 창자의 즉흥적인 감흥에 따라 불려지
기 때문에 시작음과 끝음이 분명하지 않은 것35)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노래에서
La가 최저음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La로 종지하는 경우가 더 많아 do보다는 더 아래
음인 La가 최종 종지음으로 보인다.그런데 가장 비중 있는 중심음은 re로 나타나므로
La음계적 특성과 re음계적 특성이 공존하는 특별한 경우의 노래로 볼 수 있다.따라서

35)강경수,“제주도민요의 분석연구：제주시의 노동요를 중심으로,”16쪽.



- 36 -

종지음 La는 완전4도 위의 중심음 re와 주요 선율골격을 이룬다.종지음인 La로 하여
출현음을 쌓으면 La-do-re-mi-sol음계가 된다.이러한 음조직을 최종 종지음은 겹온음
표로,음계는 온음표로 하여 나타내면 다음 <따비질소리-악보2>와 같다.

<따비질소리-악보2>음조직

음진행에서 각 음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최고음인 sol에서 re로 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mi를 거쳐 sol→mi→re형태로 진행하며,re에서 sol로 상행하는데 있어서는
거치는 음 없이 re→sol형태로 진행한다.La는 re→La의 종지형태로 절의 끝부분에서
만 출현한다.

(((444)))리리리듬듬듬구구구조조조와와와 사사사설설설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따비질소리는 ♩.≒28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호흡단위로 박자를 가늠해야 한다.
음절을 맺고 끊는 호흡으로 보아 3분박 형태라고 볼 수 있으나 마디라는 개념에 구속
되지 않고 있어 길이가 신축성이 있고 자유로운 편이다.가창자 (가)의 노래는 ♩.를
한 박으로 하였을 때,한 소절에 다섯 박에서 ±1～2박 정도가 들어가는 편이다.그리
고 가창자 (나)의 노래는 ♩.를 한 박으로 하였을 때,한 소절에 일곱 박에서 ±1～2박
정도가 들어가는 편이다.(가)와 (나)소절 모두 음을 길게 유지하는 중간에 잔 시김새
가 많은 편이다.따라서 한 소절 안에서도 다양한 리듬형태가 나타난다.

리듬구조와 사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마디별 리듬과 사설을 나타내면 다음
<따비질소리-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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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마디 리듬

1절

1

2

후렴

3

4

<따비질소리-표4>리듬구조와 사설

로 표시한 부분을 살펴보면,‘더럼마’의 ‘더럼’,‘일어나라’의 ‘일어’,‘아닌’,‘자
던’,‘아기’,‘일어나듯’의 ‘일어’부분과 같이 낱말의 앞부분 두 음절을 짧게 붙여서 노
래하고 있다.느리고 유장한 노래에서 나타나는 멜리스마틱(melismatic)현상으로 인해
단어의 앞 음절을 길게 부르면 자칫 의미전달이 안될 수 있다.따라서 앞을 짧게 붙임
으로써 효과적인 노랫말 전달을 꾀한 결과로 보인다.1절의 둘째마디에서 ‘일어나라’
가 반복되는데 앞 음영부분에서 보이듯이 ‘일어나라’의 ‘일어’두 음절은 짧게 붙여서
노래하고,뒤 음영부분의 ‘일------어’두 음절은 그 사이가 길다.이것은 앞의 ‘일어나
라’라는 부분에서 의미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반복시에는 의미전달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 말붙임새를 달리함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한 것이다.

(((555)))종종종합합합

따비질소리의 가사구조는 한 마루[節]가 네 악구에서부터 다섯 악구,여섯 악구까지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대체로 네 악구로 구성되며,나머지는 네 악구에서 확장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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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각 구를 구성하는 음절의 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4음절이 기본이 된
다고 할 수 있다.가사내용은 따비질로 굳어있는 땅을 일궈내는 과정을 묘사한 노래이
다.

따비질소리는 두 사람이 교대로 앞소리(가)+뒷소리(나)의 형태로 노래 부르는 교환
창형식(A+BㆍA'+B'ㆍA''+B''ㆍ…)이라고 말할 수 있다.두 가창자 모두 자유리듬으로
노래하여 소절이 신축성을 띠지만 소절 처음에는 비교적 높은 음으로 질러내다가 소
절을 마치려면 낮은 음으로 떨어뜨리거나 음을 던지듯 끊어내는 방식에서 형식구조를
찾을 수 있다.

전반적인 선율선은 앞소절(가)에서 평행진행(→)을 그리고,뒷소절(나)에서 사선하행
(↘)을 그리고 있다.

음역은 La(f)에서 sol(e'♭)까지 단7도이다.종지음이 do와 La두 가지로 나타나지만
La가 최종 종지음이며,중심음은 re로 나타나므로 La음계와 re음계적 특성이 공존하
는 특별한 경우의 노래로 볼 수 있다.종지음 La는 완전4도 위의 중심음 re와 주요 선
율골격을 이루며,La-do-re-mi-sol음계가 된다.주요 선율골격음 re는 sol→mi→re구
조의 하행형태와 re→sol구조의 상행형태로 진행한다.또 다른 주요 선율골격음 La는
re→La의 하행 종지형태로 절의 끝부분에서만 출현한다.

선율구조와 사설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라’라는 구절이 많은데 그 부분의 음고가
주변보다 높아져 사설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비질소리는 ♩.≒28의 느린 속도로 3분박 형태의 자유리듬이다.

리듬구조에 따른 사설을 살펴보면,낱말의 앞부분 두 음절을 짧게 붙여서 노래하고
있다.이것은 느리고 유장한 노래에서 나타나는 멜리스마틱(melismatic)현상으로 인해
자칫 의미전달이 안될 수 있다.따라서 앞을 짧게 붙임으로써 효과적인 노랫말 전달을
꾀한 결과로 보인다.1절의 둘째마디에서 ‘일어나라’가 반복되는데 있어서 말붙임새가
서로 다르게 구사되는데 이것은 앞의 ‘일어나라’라는 부분에서 의미 전달이 되었기 때
문에 반복시에는 의미전달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 말붙임새를 달리함으로써 다
양성을 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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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론론론

지금까지 제주도민요는 국문학계와 음악학계에서 사설과 음악을 분리한 상태로 연
구되어 왔다.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일노래에 집중되어 왔다.민요는 사설이 있는 음
악이기 때문에 사설과 음악구조의 관계가 반드시 함께 고찰되어야 하고,또 일노래 이
외에 놀이노래와 굿노래 등도 함께 고찰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학
계의 문제였다.따라서 일노래뿐만 아니라 놀이노래,굿노래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사설과 음악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상의 목적으로 본론에서는 놀이노래로서 오돌또기,굿노래로서 서우젯소리,논일
노래로서 밀레질소리,밭일노래로서 따비질소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그리고 사설
과 음악구조에 주안점을 두어 가사구조,형식구조,선율 및 음조직,리듬구조와 사설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오돌또기ㆍ서우젯소리ㆍ밀레질소리ㆍ따비질소리는 대체로 한 마루[節]가 네 악구로
구성되며,각 구를 구성하는 음절수는 그 수가 불규칙한 오돌또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4음절이 기본이 된다.오돌또기는 유흥요의 보편적 주제인 자연에 대한 노래내용이며,
서우젯소리는 신(神)이라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기원하는 주술적 노래내용이며,밀레질
소리는 농기구를 의인화하여 논을 고르는 일을 묘사한 내용이고,따비빌소리는 따비질
로 굳어있는 땅을 일궈내는 과정을 의인화하여 묘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돌또기는 환두형식,서우젯소리는 메기고받는형식,밀레질소리는 환두형식,따비질
소리는 교환창형식이다.

오돌또기는 1옥타브+단3도,서우젯소리는 완전6도,밀레질소리는 단7도,따비질소리
는 단7도의 음역이다.그리고 오돌또기는 rrreee-mi-sol-lllaaa-do’음계이고,서우젯소리는
SSSooolll-La-dddooo-re-mi음계이다.밀레질소리는 MMMiii-Sol-LLLaaa-do-(re)음계이고,따비질소리는
LLLaaa-dddooo-rrreee-mi-sol음계이다.

오돌또기,서우젯소리,밀레질소리의 리듬구조는 3분박 단위의 (12/8)박자이며,
따비질소리는 3분박 단위의 자유리듬이다.오돌또기와 서우젯소리는 ♩.≒55,밀레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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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40,따비질소리는 ♩.≒28빠르기이다.

선율구조와 사설 관계를 살펴보면,오돌또기의 셋째마디와 일곱째마디에서 주요 선

율골격인 re와 la음에 ‘달
re

도밝
la

고’라는 주요낱말(달)과 어간(밝)에 해당하는 음절을 구사
하고 있어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곡의 시작인 ‘오돌’과 ‘춘향’,‘밝고’,‘연
자’등 주요 단어의 음절에서 선율의 음고가 주변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보인다.따비
질소리는 ‘일어나라’라는 구절이 많은데 그 부분의 음고가 주변보다 높아져 사설이 갖
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듬구조와 사설의 관계를 살펴보면,먼저 오돌또기는 각 마디의 앞머리와 중간부분
에서 1박을 2：1로 나눌 때 규칙적으로 주요낱말과 어간에 해당하는 음절을 대체로
길게 낸다.서우젯소리는 절부분에서 의미단락 사설로 구성되고 일자다음식 사설구조
가 많으며,후렴부분은 절부분에 비하여 음절수가 적고 일자일음식 사설구조라고 볼
수 있다.밀레질소리는 각 마디의 첫째ㆍ둘째 박까지의 말붙임새에서는 어떠한 규칙성
이 드러나질 않는데 각 마디의 셋째ㆍ넷째 박에서 길고-짧고-짧고-긴 형태로 리듬과
사설 관계의 규칙성이 드러나고 있어 마디의 앞부분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뒷부분에서
는 통일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따비질소리는 낱말의 앞부분 두 음절을 짧게 붙
여서 노래하고 있다.이것은 느리고 유장한 노래에서 나타나는 멜리스마틱(melismatic)
현상으로 인해 자칫 의미전달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앞을 짧게 붙임으로써 효과적인
노랫말 전달을 꾀한 결과로 보인다.1절의 둘째마디에서 ‘일어나라’가 반복되는데 있
어서 말붙임새가 서로 다르게 구사되는데 이것은 앞의 일어나라에서 의미 전달이 되
었기 때문에 반복 시에는 의미전달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 말붙임새를 달리함
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한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설과 선율,사설과 리듬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제주도민요의 극히 일부분에 국한된 것으로,
이후 사설과 음악구조의 관계에 대한 기능별 연구 등 보다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본 논문이 그러한 연구를 독려하는 데 있어 다소의 기여
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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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초초초록록록

제주도민요는 국문학계와 음악학계 두 분야의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민요는 가사가
있는 음악이어서 그 사설과 음악구조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므로,사설과 음악 두 가지
를 동시에 고찰해야 함에도,음악학계에서는 사설과 음악구조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채 음악분석 위주로 일관해 왔다.그리고 연구 대상이 일노래로 집중되어 왔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일노래 뿐 아니라 그 외의 노래도 포함시켜 선
곡했으며,사설과 음악구조에 대해 동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사구조,형식구조,선
율구조 및 음조직,리듬구조와 사설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그 가운데 본 연구의
주안점인 선율구조와 사설,리듬구조와 사설의 관계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선율구조와 사설의 관계를 살펴보면,오돌또기는 사설 가운데 주요낱말에서 음고를
주변보다 높여 부르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따비질소리는 ‘일어나라’라는 구절이
많은데 그 부분의 음고가 주변보다 높아져 사설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우젯소리와 밀레질소리는 크게 사설과 선율관계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

리듬구조와 사설의 관계를 살펴보면,먼저 오돌또기는 각 마디의 앞머리와 중간부분
에서 1박을 2：1로 나눌 때 규칙적으로 주요낱말과 어간에 해당하는 음절을 대체로
길게 낸다.비교적 빠른 노래에서는 2：1로 나눌 때 2에 해당하는 음절이 강조되는 효
과가 있기 때문이다.서우젯소리는 절부분에서 의미단락 사설로 구성되고 일자다음식
사설구조가 많으며,후렴부분은 절부분에 비하여 음절수가 적고 일자일음식 사설구조
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럿이 불러야 하므로 일자일음식 구조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밀레질소리는 각 마디의 첫째ㆍ둘째 박까지의 말붙임새에서는 어떠한 규칙성이 드러
나지 않는데 각 마디의 셋째ㆍ넷째 박에서 길고-짧고-짧고-긴 형태로 리듬과 사설 관
계의 규칙성이 드러나고 있어 마디의 앞부분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뒷부분에서는 통일
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따비질소리는 낱말의 앞부분 두 음절을 짧게 붙여서 노
래하고 있다.이것은 느리고 유장한 노래에서 나타나는 멜리스마틱(melismatic)현상으
로 인해 자칫 의미전달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앞을 짧게 붙임으로써 효과적인 노랫
말 전달을 꾀한 결과로 보인다.1절의 둘째마디에서 ‘일어나라’가 반복되는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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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붙임새가 서로 다른데,이것은 앞에서 의미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반복 시에는
의미전달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 말붙임새를 달리함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한 것
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설과 음악구조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제주도민요의 극히 일부분에 국한된 것으로,이후 사설
과 음악구조의 관계에 대한 기능별 연구 등 보다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본 논문이 그러한 연구를 독려하는 데 있어 다소의 기여를 할 수 있
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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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AAMMMuuusssiiicccaaalllEEExxxaaammmiiinnnaaatttiiiooonnnooofffPPPooopppuuulllaaarrrEEEnnnttteeerrrtttaaaiiinnnmmmeeennnttt,,,SSShhhaaammmaaannniiicccRRRiiitttuuuaaalllsss,,,
aaannndddWWWooorrrkkkSSSooonnngggsssooofffJJJeeejjjuuuIIIssslllaaannnddd

asinthecasesofOdolttogi,Seoujessori,Millejilsori,andTtabijilsori

SSSiiinnn---YYYooouuunnngggPPPaaarrrkkk
Dept.ofKoreanMusic
TheGraduateSchoolof
Chung-AngUniversity

ScholarsofbothKoreanliteratureandtraditionalmusichavedemonstrated
interestinfolksongsofJejuIsland.Sincefolksongsareorganiccombinationsof
lyrics and musical structure, the two components must be considered
simultaneously,butmusicalstudyhasbeenconcentratedonmusicalanalysisalone,
overlookingtherelationshipbetweenlyricsandmusic.Thescopeofthestudyhas
alsobeennarrowlyfocusedonworksongs.

Thisessay,however,willlookintosongsofothergenresaswell,examining
therelationshipbetweenlyricsandmusicalelements,particularlyverbal,formal,
melodic,tonal,and rhythmicstructures.Specialattention willbepaid to the
melodicandrhythmicstructuresintheirrelationshipwithlyrics.

111)))MMMeeelllooodddyyyaaannndddLLLyyyrrriiicccsssInOdolttogi,importantwordsareemphasized with
higherpitchesthansurroundingones.ThesamepracticeisfoundinTtabijilsori,in
whichthefrequentphrase“Getup”isstressedinhighertones.Thereisnota
greatdealtobediscussedinSeoujessoriandMillejilsoriintermsofword-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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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RRRhhhyyyttthhhmmm aaannndddLLLyyyrrriiicccsssIfwedivideonebeatbytheratioof2:1inthe
beginningandthemiddleofeachmeasureinOdolttogi,wediscoverthatimportant
wordsandthestemsofwordsareregularlygiventhelongernotevalue.Insucha
proportionofthebeatinfastsongs,thesyllablethatistwiceaslongtakeson
moreimportance.InSeoujessori,eachverseisaunitofmeaningandhasanumber
ofmelismaswhereastherefrainhasfewersyllablesandsyllabicmelodies,sothat
itmayfacilitategroupsinging.

InMillejilsori,thereisnoregularpatternofrhythmicassignmentinthefirst
two beats ofa measure,butthe third and the fourbeats demonstrate a
“short-long-short-long”patternintherelationshipbetweenrhythm andwords.It
maybeconcludedthatthefirsthalfofameasureisopentodiversitywhilethe
secondhalfissubjecttounity.InTtabijilsori,thefirsttwosyllablesofwordsare
clippedandputnexttoeachother,seeminglyinattempttoconveywordsmore
effectivelysincemelismasinslowsongsmayhinderclearcommunicationofwords.
Thetworepetitionsof“Getup”inthesecondmeasureofthefirstversehave
differentrhythmicassignments,and itisprobablybecausewhenthephraseis
repeated,itisrelativelyfreefrom communicationandthuscanseekdiversity,as
thefirstoccurrencehadmadethemeaningclear.

Theaboveexaminationillustrateshow closelyintertwinedlyricsandmusical
structureare.Butthisessayislimitedinitsscopetoasmallportionoffolksongs
from JejuIsland,andIbelievethatmorecomprehensiveandbroaderstudyofthe
relationship,includingthefunctionalaspects,betweenwordsandmusicwillbe
necessaryinthefuture.Ihopethisessaywillserveasanencouragementforsuch
academic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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