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문고（玄琴의 음향쁙성에 환하여

。뚜 세 전 성 광 모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On the Acoustical Properties of Geomoon-go

S. J. Doo , K. M. Sung

Dept. of Electronics B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론

서양문물이 모입되면서 우리나라는 많은 

분야에서 서구화되卫 반면애 전통，화는 

대중으로부터 점차 멀어져가는 경향이 있다 • 

음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여서 서 구음악이 나 

가요 등은 널리 보급되 었지만 국악은 •그리 맘지 

않은 사람들만의 환심분야로 되고 以다， 하지만 

국악은 二 리듬이 대단히 다양하고 독브하며 

연주.하눈 악기의 음색도 서양악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이 흑이하여 서양음악과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할 수 있다， 또한 국악의 음계는 

서양의 평균률 등이 아닌 독자적 체게블 가저 

한민족의 내면세계를 한껏 丑헌하며 언주기술도 

우리 민족만의 독자적 기법을 써 우리 민족의 

운치를 아낌없이 나타내주고 있다.

전 봉음악을 잘 알고 또한 이 쁠 보존하는 것 은 

한국인 자신 의 의早라 아니 할 수 없다. 본 

연구애서는 국악기의 음향분석을 행하여 각 

악기의 제 륵성을 조사하/ 잇는 남 L 우선 

거 룬고의 음향 뵤성 에 내 해 알 아보卫자 한나. 

우리나라 헌악기쁄 대표하는 악기라 할 수 있다，

二림 1에 거문고의 외행도를 보었다， 

거문고는 앞판과 뮛판을 불여 일총의 상자헝태를 

이부고 있고 양 끕에 명주실로 꼬아 만든 헌율 

매어 연주할 수 있보록 하고 있다， 현은 6 

줄로서 3개의 헌에는 16개의 괘德）■휼 위치시켜 

음정을 낼 수 있계 하卫 贝다， 앞판은 앞쪽으로 

불룩하게 나온 헝상을 가져 헌의 장력에 의한 

압력을 건디도록 되어 있고 뒷면애는 3개의 

구멍이 있어 거문卫의 몸롱이 Helmholtz 

공진기로 동삭하도록 하고 있다，

가야금은 손가락으로 뜯거나 봉■기어 연주하는 

반면에 거문고는 시누대로 만든 술대（塞）륱 

이용하여 연주한다， 악박에는 술대로 헌을 뜯는 

소점（小點）언주를 하고 강박에는 현 및 대모 

（玳建）昌 합깨 강하계 타격하는 대접 연주틀 

한 다，

III. 거 문、7의 음향 륵성

산소 거문고의 음을 reel tape recorder Revox 

B77 에 녹음한 후 Analogic 사의 universal 

II. 거문고 일반m

삼국사기에 기■류퇸 바에 의하면 거문고는 진 

（晋）나라의 칠헌금에서 유래되었나 한다. 고구려 

에 들여온 찰현급을 왕신으）■（王山基）이 개조하여 

거문고흘 딴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나. 거운고는 

알명 현님-（女琴）이라 불리우며 가야금과 함께 그 碧 1 거 문고의 외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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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form analyzer 인 DATA 6000 을 이용하여 

부석하였나， :개상청 개방현을 소점 및 대점으로 

언주했을 때의 초기 따형을 二림 2에 보였다, 

소점 연주시는 숱대로 헌을 비교적 약하게 

뜯으已로 현의 초기 변이 속도가 늦어 파형도 

비 교 적 간단한 형 태 토 된 다 . 대 점 £ 로 연 수 할 

경 우에 는 강하、〕. 나卜已계 현 을 타격 하卩身 ，헌 의 

호기 변형니 二림 3의 (b) 와 같이 둬고 이完 

망미암아 타현점이 node 근방인 부분음들이 

비교적 己개 가진뵈녀 전체적9로 풍부한 

早•부음을 갖게 된다国］. 따라서 초기따헝児 

己림 2의 (b)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잡음섬이 강한 복잡한 따힝으로 뵌다. 대접 

연주시는 현 뿐 아니라 대、보.도 함께 타격하게 

흐」w 昌 대 y 외 바 격 음 E. 중 첩 뇌 세 퇸 다.

괘상청의 소점 및 대접 연주시의 仝1텍브럼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P 와 이벼.터 土점 및 

대점 연추시 가진 ((双 cite) 되는 부분음 및 잡음 

성분의 자를 볼 수 있는데, 上점 연주시는

(a)

(b)

己림 2 거문고 괘상청의 초기 파형

(a) 소점 연주시 (b) 대점 언주시

5kHz이상의 성분은 타헌시 거의 가진되시 않으나 

대접 연주시土 10kHA믈 넘.는. 성분까지도 已 게 

발생한다， 呈한 대점 연주시 높은 •주파수 

성 总 니 스 J 대 척 으. 도

세2早呈음 레 벨의차가

소점 연추의 성우는

있다'

비•격 시 가진된 많은

높/ 주파수 싱쳔-은

:거 1kHz 비상의 성분좌

약 30dB 가량 인 반떤에

약 45dH 정도 임을 볼 수

부분음 및 타격 잡음 중 

빠二게 갑숴하고 시간이

시 남베 따마 거 문* 음을 

어어시게 뇐다. 타격 후

밈 4의 (b) 와 (d) 인 데

타 겨 초 에 비 하 먼 達 다 지

구성하는 부星음 수는 

650ms 후 의 스理、트럼 이 

土점과 대점 연주간에, 

많은 차가 없는 것号

HBATZ

(d)

림 4 괘상정의 上:뗵旦럼

(a) (b)

그百 3 타헌 순간의 헌의 변형

(&)느■린 타헌 (b) 빠픈 타헌

(a)

(b)

(c)

(d)

土점 연 주,

대 점 언주-,

내 점 연주,

타긱 순간

650m$후

타긱 순간

650ms 후

.수. 접 연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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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것은 대점 연주시 풍부히

발생했던 높은 주파수 성 뿐 이 빠M 게 감쇠해

버린 때문이다 . 21림 4에서 괘상청의 기 본음

성분이 비교쩍 작은 것은 산조 거문고의 방사 —e---------------- --------------n— ,
커一

저항이 즈卜은 때문으呈 생각된다.

■그荆 5에 괘상청土점 연주시 몇멏 부분음의 

시간에 따른 레벨 번화를 보였다. 제2부분음 및 

제:3, 체4 부분음의 경우는 감쇠 븍성이 거의 

지수함수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기본음 및 

제5, 제8 부분음에서는 피아.노의 겅우와 같여 

부분음 레벨 번화가 시간에 따라 상당히 

불규驾한 것을 봍 수 있다[3]. 감쇠•註은 높은 

주파수의 부분음일수복 큰 경향을 가짐을 알 수 

있 어 기 본음의 경 우는 약 -12dB/seco| J2 제2, 

제3, 제4 부분음은 각각 약 -]7dB/sec, 

-26(iB/sec, -52dB/seco| 닥 ,

Ims|

己剋5 괘상청 소점 연주시의 시간에 따른

부분음 레벨 번화 

괘상청의 소점 및 대점 연주시의 파형을 n 림

6애 보었다. 土점 연주에 비해 내점 연주의 

경우가 责기 감쇠가 빠룬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갈，)] 대정 연주시 三게

MCONOS

그림 6 괘상청의 따헝

(a) 소 점 언 주시 (b) 대 점 언추시 

가진되 었던 높은 주파수 성분들이 바르게 

강쇠하는 데 기인하며 약 100ms 이후에는 소점과 

대 점 연 주의 스1떡럼 이 유사하게 된 다.

거문고를 대점으로 언주할 때는 대 M와 현율 

함께 타긱하여 강한 음을 낸다. 이 때 대모와

기. 

上一一一…3 쇼q小血
HBRTZ

(C)

n 碧 7 대 점 연 주시 의 초기따헝 및

대모 타격음 土펙트一럼

(a) 대헌 (b) 문현

(<-)문헌 의 대모 타격 음 스펙M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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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운 동시에 가잔되지 않고 그君 7의 (a),(b) 에 

보인 바와 같이 대보가 약간 먼저 타격되는 

경우가 망은대 이 시간차는 보복 40ms> 넘지 

않는다. 그림 7의 (0는 문헌(支絃)의 대모 

타격 음만을 FFT한 걸 과이다. 약 12kHz 이 하의 

성분-을 갗는 것을 알수 있다 •

IV. 결 론

소점 및 대점 연주시의 거문.고 음향•특성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대접 연주시애는 풍부히 

가진된 높은 부분음들의 빠른 감쇠로 인해 타걱 

초기 의 감쇠윻이 仝 점 연 주시 에 비 해 豈다. 즉- 

대섭 언추시 에는 소 점 인 주시 에 비 해 음량만 큰 

것叫 아니고 음색 및 갑쇠율도 다르.계 된다. 

대접 언•주시上 내里 바겁음이 중접되는 독특한 

음색을 가지 며 대모 타걱음은 약 "kHz 이 하의 

성분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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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문工 는 早리 국 악 기 중. 대 단 히 중 소. 한

위 치 룰 차지 하 3 아기 W 더 많 •?. 연 구가

요 망 된다. 음량 증대 및 음질 개선을 위한

방안有 연 -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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