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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사용되는 작곡가 데스플라(Alexandre Desplat)의 음악(청
각적 정보)과 틸덤(Morten Tyldum)감독의 연출에 의하여 표현되는 상(시각적 정보)이 연합하여 생성하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화에서 나타나는 청각적시각적 정보가 어떻게 연합하는지를 연구하
기 위하여 즈비코프스키(Lawrence Zwikowski)의 개념적 혼성이론을 방법론으로 채택하 다. 즈비코프스키
는 포코니에(Golles Fauconnier)와 터너(Mark Turner)가 고안한 개념적 혼성 망(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s, CIN)을 사용하여 청각적시각적 정보의 연합에 의해 생성되는 의미를 분석하 다. 따라서 본 연구
자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나타나는 음악과 상의 조합을 연구하기 위해 음악과 상에 의한 CIN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적용하 다. 작곡가 데스플라는 에올리아 선법을 사용하여 조성적 선율 진행에 의한 익숙함을 
교묘하게 피하여 주인공을 표현하 다. 또한 이 에올리아 선법은 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내러티브와 효과적
인 연합을 위해 다양한 변형을 취하고 있다. 먼저 변박자와 단조 코드의 활용은 등장인물들의 불안정한 감정을 
대변하는 반면, 간간히 활용되는 클리셰한 선율 진행과 장조 코드는 상의 안정적인 분위기와 연합한다. 또한 
데스플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을 만들기 위해 악기의 변형을 통한 다양한 음색변화와 기복이 심한 음량
변화를 활용하 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음악 및 음색 변화로 생성되는 청각적 신호의 의미가 상에 의한 
시각적 정보와 연합하여 화가 내포하는 의미를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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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visual and auditive meanings of the film 
“The Imitation Game”(2013) which is directed by Morten Tyldum, and with music composed by 
Alexandre Desplat. The author accepted Zwikowski's idea of analyzing how film music and visual 
information created a chemical and meaningful signal for the audience. Lawrence Zbikowski has used 
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s (CIN), devised by Golles Fauconnier and Mark Turner, to analyze latent 
meanings which was produced by the association of visual and auditive meanings. Therefore, The 
author applied the CIN analyzing methodology to the research combination of music and imagery in “The 
Imitaion Game.” Desplat, the composer, has used aeolian instead of tonality to represent the main 
character. The aeolian melodic line was changed to create a similar atmosphere of imagery and 
narratives. The irregular time and minor chord was associated with unstable emotion and familiar 
intervals, while the major chord was associated with stable feelings. Desplat also applied instrumental 
diversity and extreme changes of dynamic to create positive or negative cognition. The author, 
therefore, found how the meanings of auditive materials and visual information combined and 
emphasized encoded messages in th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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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각과 시각의 정보적 연합에 의하여 제작된 다매체
물(Multi-Media)을 접하는 것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어
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학자들은 이러한 화에서 사
용되는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에 대한 의미 연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의 실험주의 작곡가이자 

화이론가 시온(Michel Chion)은 ‘시청각적 분석은 
상과 결합된 소리가 어떻게 작동하지를 이해하는 것

으로 그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 이것은 캐
나다의 음악 기호학자 타그(Philip Tagg)의 주장과 맥
락을 같이하는데, 타그는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정보의 
상호작용이 의미 형성에 어떤 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상음악 분석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2]. 즉, 두 학자 모두 각기 다른 정보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 다.

상과 음악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제작되는 다매
체물 중 화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그 중요성이 역
사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국의 화음악학자 칼리
낙(Katheryne Kalinak)은 화음악에서 배경 음악을 
통한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다양한 구도를 강조하는 행
위는 ‘할리우드의 관습’이라고 주장하 다[3]. 또한 박
병규는 화음악은 표상적 측면에서 화적 사건, 사실
의 내러티브를 함의하는 개별적 요소를 음악에 내재된 
지표기호를 통하여 재현할 수 있다고[4] 주장하며, 화
에서 음악과 상의 결합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 다. 
더하여 타그는 화에서 청각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의 
의미를 연합하기 위하여 두 가지 다른 매체가 지니고 
있는 유사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예시를 제
시한 바 있다[5]. 결국 화는 상이라는 시각적 정보
와 음악이라는 청각 정보의 유사성에 의한 연합을 극적
으로 엮어내는 멀티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이미테이션 게임(The Imitation Game)>(모르텐 
튈둠 2014)의 독특한 음악은 상과 청각적시각적 의
미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내러티브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펼쳐지
는 이 화의 줄거리는 독일의 암호 제조기 ‘에니그마’와 

국의 수학자 튜링(Alan Turing, 베네딕트 컴버비치 
Benedict Cumberbatch 역)이 제작한 해독기기 ‘크리

스토퍼’의 대립, 그리고 튜링의 부족한 사회성과 동성애
로 인한 갈등이 내러티브의 중심에 있다[6]. 본 연구의 
목적은 주인공 튜링의 성격과 그 주변과의 갈등에 대한 
표현이 음악과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
는 것이다.

II. 매체간의 유사성 분석 연구

매체간의 유사성에 대한 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의 화음악학자 쿡(Nicholas Cook)과 그
의 계승자 즈비코프스키(Lawrence Zbikowski)의 연
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매체간의 유사성 분석을 활용하
여 화음악 분석의 토대를 마련한 쿡은 음악의 은유이
론에 대하여 분석 모델을 제안하 다[7]. 쿡은 이 모델
[그림 1]을 통하여 멀티미디어가 송출하는 각기 다른 
매개수단이 전달하는 의미의 유사성 관계 정도를 세 가
지 단계로 분리하여 정리하 다. 

그림 1. 유사성-비유사성 연속체 따라 위치한 
   쿡의 음악적 멀티미디어 모델[8]

쿡은 매개수단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일치하는 경우, 
매개수단(IMM, Instance of Multi-Media)간의 구성
요소들에 의한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호간
의 조화로운 양립이 일어난다고 하 다[8]. 또한 그는 
매개체간의 유사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항쟁 모델
(Contest model)을 제시하 는데, 이 경우에는 매개수
단 간의 유사적 요소가 매우 적어 경우에 따라 의미의 
연합에 실패할 수 있음을 지적하 다[9]. 유사성과 비유
사성 모델 사이에는 상호보완성 모델이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매체간의 매개수단(IMM)이 쉽게 구별 될 수 
있을 정도로 매체가 서로 모순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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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9]. 즉, 상호보완적 조화모델로서 각기 다른 매개체
에서 유사성을 이루는 요소들끼리의 조합만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다. 이 모델을 통하여 쿡은 현대의 은유이
론으로부터 음악적 멀티미디어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적 
접근법을 추출하 다.

즈비코프스키는 쿡이 제시한 음악을 이용한 은유법 
분석의 계승자로서 사회적문화적 맥락의 음악적 관습
에 대한 의미를 다른 매체와 연관지어 그 의미를 해석하
는 연구 방법을 제시하 다[9]. 그는 ‘음악이 화에 의
미를 부여하는 경우, 그 의미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가?, 또한 음악과 적절하게 인식되는 소
리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그의 
논문을 시작하 다[10]. 즈비코프스키는 음악과 화의 
연합에 의한 의미 생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호 도메인 
도식화 이론(Theories of cross-domain mapping)과 
개념적 혼성(conceptual blending)을 활용하 다[11]. 
이것은 포코니에(Golles Fauconnier)와 터너(Mark 
Turner)가 고안한 새로운 의미의 생성과 그것을 파악하
는 과정을 도식화한 분석이다. 이 도식 [그림 2]은 개념적 
혼성 망(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으로 내적
으로 발생하는 매체간의 연합에 대하여 표시하고 있다.

그림 2. 포코니에와 터너의 개념적 혼성을 위한 4개의 공간[13]

포코니에와 터너는 총칭공간(Generic Space)을 통
하여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기본 공간을 제시하
다[14]. 즉, 총칭공간에는 특정 사물의 일반적인 의미 혹

은 공통된 의미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공간의 존재를 표시한다. 입력공간은 총칭공간을 바탕
으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신호들의 공간이다. 
이때 이 공간들을 연결하는 실선은 공간교차에 의한 연
합을, 점선은 선택적 투 을 의미하고 있다. 혼합공간은 
투 된 의미로 이루어진 입력공간들에 의하여 새롭게 
생성된 의미가 존재한다[14].

즈비코프스키는 쇤베르크(Arnold Schoe -nberg, 
1874-1951)의 오페라 <행복한 손> (Die glückliche 
Hand)을 포코니에와 터너의 개념적 혼성 망(Conceptual 
Intergration Networks)[12]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14]. 
<행복한 손>에서 즈비코프스키가 분석한 장면은 폭풍의 
기본 개념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혼란을 음악, 조명, 무
대연출, 그리고 드라마 내러티브로 표현하 다. 즈비코프
스키는 총칭공간에 ‘폭풍’을 표시하 으며, 입력공간에는 
폭풍에서 선택적으로 투 된 특징들을 네 가지 전달 매
체를 통하여 표현하 다[그림 3]. 

즈비코프스키는 혼합공간에 투 된 결과가 꿈이 악몽
으로 변해가는 모습이라고 주장하 는데[16][그림 3]. 

그림 3. 개념적 혼성이론을 활용한 즈비코프스키의 베르크(Arnold 
Schoenberg, 1874-1951)의 오페라 『행복한 손』 Die 

glückliche Hand) 마디 125~153 분석[16]

그는 이 장면에서 음악이 캐릭터의 정신 상태를 설정
하고 있으며, 이 캐릭터의 정신 상태는 이질적인 음향
요소와 음소들의 증가 및 음량 확성에 의한 점진적인 
확장이 역동성을 만들어 폭풍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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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 다[17]. 즈비코프스키의 연구는 오페라에서 
폭풍의 특징을 표현한 음악이 어떻게 캐릭터의 감정 그
리고 극적 흐름과 연합하여 새로운 의미 생성이 완성되
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즉, 즈비코프스키의 분석은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개념적 혼성을 이루어 각 
요소의 유사한 신호의 연합이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하 다[그림 4].

그림 4. 영화의 줄거리와 배경음악의 연합에 의한 개념적 혼성 망

III. 시각적청각적 정보 분석 및 연합

<이미테이션 게임>의 화음악 작곡가인 데스플라
(Alexandre Desplat)는 2014년 이 화로 아카데미 
화음악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 다[18]. 데스플라 곡의 
특이점은 미묘한 음악적 신호의 의미와 줄거리 정보의 
연합을 효과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 예시로 <이미테
이션 게임>이 외에 <킹스 스피치>(King's Speech, 
2010), <색계>(色戒, 2007), 그리고 <작은 아씨들>(Little 
Women, 2019) 등의 작품이 있다.

데스플라는 주인공 튜링의 유도동기(Leitmotif)를 통
하여 주제 모티브를 제시한 뒤, 주제 모티브에 대한 음
악적 변형이나 불편한 음악적 표현을 통하여 튜링의 감
정적인 측면 혹은 튜링과의 대립되는 요소들에 대입하
여 활용하 다. <이미테이션 게임>은 선율, 리듬, 화성
에 의하여 형성된 청각적 의미와 화의 다양한 요소들
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의미가 효과적으로 연합되어 있
는 장면을 다수 보유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 챕터에서는 배경음악에서 나타나는 장조와 단조의 

교차, 빈번한 박자 변형, 그리고 순차와 도약 등을 통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의미가 화의 주인공 튜링과 그의 
주변인물 및 주요한 사건등과 연합하여 생성하는 의미
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튜링과 주제음악: The Imitation Game
이 화의 주제 음악은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화

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음악은 다층적으로 
화의 줄거리를 보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화의 타
이틀 음악으로서 주인공 캐릭터를 상징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배경음악으로서 화의 원활은 진행을 보조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단조 오스티나토[19]로 
시작하는 이 음악[그림 5]은 음침하고 부정적인 성격의 
튜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 다. 또한 음악이 진행되면
서 나타나는 오스티나토와 화성적 충돌은 타인과의 조
화를 꺼리는 그의 성격을 재현하여 음악과 화의 진행
이 모두 똑같은 불협화음을 드러낸다. ‘튜링의 성공’ 모
티브 [그림 6]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두 마디의 장조
화성 진행 후 단조로의 복귀는 긍정적으로 변화하려는 
시도가 결국 다시 부정적으로 회귀하는 화의 줄거리
를 반 하 다. 

그림 5. ‘이미테이션 게임’ 마디1-2 

그림 6. ‘튜링의 성공’ 모티브

[그림 6]의 모티브는 복잡한 감정을 내재한 도리안
[20] 선법으로 되어있다. 음도6(D)의 존재로 인하여 장
조와 단조의 사이에서 아이러니를 형성하는 이 도리안 
선율은 줄거리에서 나타나는 튜링의 양면성과 효과적
으로 연합한다. [그림 6]의 마디 1 에 나타나는 F, G, 
A  ,C는 상행진행이지만 단조 음계를 이루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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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2의 E 코드는 장3화음이지만 제2전위를 통한 불
안감 형성으로 인하여 양면성을 띈다. 이러한 요소들은 
튜링의 성공과 가려진 그의 어두운 면모를 함께 표현하
고 있다. 

이 모티브의 첫 사용은 음악의 시작과 함께 화의 
시작을 알리는 짧은 타이틀 장면이 지나간 뒤, 시끄러
운 가운데 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는 기차역을 걷고 있는 
튜링이 나타난다. 이때 신문팔이 소년으로부터 알려지
는 전쟁발발 뉴스와 단조의 미묘한 조합은 청각적 정보
와 시각적 정보의 연합에 대한 시발점 역할을 하 다. 
튜링은 매우 긴장한 표정으로 사람들과 엮이는 것을 피
하듯 움직이며 등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 음악이 사용된 장면은 암호 해독을 위
해 모이게 된 팀원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암호해독기기 ‘크리스토퍼’를 기획하는 튜링의 모습을 
반주하고 있다. 단조성의 진행은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서 멀리하는 사회적 매너가 결여된 튜링의 외로운 모습
과 효과적으로 연합한다. 또한 ‘튜링의 성공’ 모티브와 
[그림 6]의 마디 2와 3에서 나타나는 화성진행은 순간
적으로 단조의 향력에서 벗어나 있다. 이 부분은 순
간적이지만 긍정적 응답을 기대하는 시각적 요소와 연
결된다. 이 부분과 일치하는 첫 번째 시각적 요소는 전
쟁의 승리로 인하여 안심하게 될 국민들의 모습, 그리
고 두 번째는 승리를 성취하기 위한 튜링의 노력을 엿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후에도 이 모티브는 튜링의 암호해독기기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조안’(키아라 나이틀리 역)에게 
설명하는 장면, 그를 싫어했던 동료들이 그의 암호해독
기기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변호하는 장면, 튜링의 암호
해독기기(크리스토퍼)가 결국 독일의 암호화기기 ‘에니
그마’를 해독하는 장면 그리고 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의 암호해독기기가 훗날의 컴퓨터에 초석이 되었다
는 내용의 자막 장면 등 ‘튜링의 성공’과 성공적이지만
은 않은 그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보조하 다. 

2. ‘튜링의 좌절’ 모티브
[그림 7]에 나타나는 모티브는 주제음악보다 먼저 

화에서 활용되었다. 튜링의 복잡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 모티브는 그의 좌절감이나 패배감과 연결되어 있다. 

애매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에올리아 선법[21]으로, 단
조의 익숙함과 교묘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
편으로는 단조의 우울함과 선법의 신비로움을 동시에 
취하며 튜링의 감춰진 좌절감과 효과적으로 연합하기도 
한다. 특히 두 개의 프레이즈로 이루어진 이 모티브에서 
각 프레이즈의 끝에 나타는 음도6(B )에서 음도5(A)로 
진행되는 반음관계는 상투적인 비극적 표현으로[22], 튜
링의 우울한 성격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화의 첫 장면에서 튜링은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
데, 그가 구금된 사유는 당시에는 불법인 동성애 행위 
때문이었다. 튜링의 침착한 모습과 구금 상황은 미묘한 
아이러니를 만들어내며 [그림 7]의 모티브와 효과적으
로 연합하고 있다. 특히 주선율에 호른을 활용하여 무
게감 있는 음색은 D에올리아의 신비로움을 강화하고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그림 7. 튜링의 좌절 모티브

‘튜링의 좌절’ 모티브가 활용되는 두 번째 장면은 튜
링의 어린 시절, 그가 동성인 친구 크리스토퍼에게 고
백을 하려고 기다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때 크리스토
퍼는 병사(病死)하여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 다. 위의 
장면과 마찬가지로 ‘튜링의 좌절’ 모티브[그림 7]가 장
면의 연합을 이끌지만 음색은 플루트가 추가되어 가장 
높은 음역에서 뚜렷하게 선율을 담당하고 있다. 플루트
에 의하여 가늘어지고 약해진 음색은 친구가 돌아오지 
않아 실망하는 튜링의 모습과 연합하고 있다.

튜링의 좌절 모티브는 D에올리아가 아닌 E 에올리아
로 변형되어 사용되기도 하 다. 

그림 8. 튜링의 좌절 모티브

[그림 8]의 마디 1-8은 두 개의 프레이즈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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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도5(B)와 음도1(E)을 취하는 균형 잡힌 흐름을 보이
고 있다. 다만 마디8의 E 이 개입되어 종지감을 흐트러
트리며 다음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그것은 그대
로 공통모티브의 반복(마디9)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복
되기 전까지의 선율은 오보에가 담당하 다. 공통 모티
브가 다시 등장하고 음색은 피아노로 바뀌어 마디9-12 
부분을 연주 후 곡이 끝나면서 음도5(B)를 사용하며 강
한 종지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음악은 종료된다.

E에올리아의 변형된 좌절 모티브는 '에니그마'의 암
호를 해독하 지만 그 해독을 독일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희생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암호
해독학자들의 고뇌를 표현함과 동시에 그들이 전쟁이 
승리하기 위하여 비인간적으로 희생자를 선택하는 모
습을 반주하고 있다. 이성과 감성사이에서 필사적으로 
고민하는 화의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선율에서 나타
나는 흐트러짐과 조합하여 괴로움과 비인간적 선택에
서 오는 방황적 등장인물들의 정신적 메시지를 관객들
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E 의 개입으로 종지감을 상
실한 채 주인공들의 번뇌하는 감정을 연장시키고 있다. 
이후 피아노 부분이 시작되면서 희생에 선택될지도 모
르는 불특정 다수의 인물들이 화면에 나타나고, 이 부
분은 끝맺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V(반종지적)에 
의한 종료와 함께 찜찜한 감정적 메시지를 음악과 상
이 함께 던지고 있다.

E에올리아 모티브는 전쟁이 끝난 후 화학적 거세 치
료를 받으며 괴로워하는 튜링을 조안이 위로해주는 장
면에서 다시 사용된다. 이때 음악은 [그림 8]의 마디
1-8의 흐름은 괴로워하고 있는 튜링에게 그의 업적을 
기리는 말을 전하는 조안의 모습을 반주하고 있다. 특
히 조안의 평범한 삶을 부러워하는 튜링의 태도에 조안
은 ‘당신이 평범하지 않았기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
는 말로 위로를 건넨다. 그러나 그녀의 위로에도 튜링
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 으며 반종지로 끝나는 이 
음악은 그의 자살과 미묘한 연결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3. ‘크리스토퍼’ 모티브와 주제음악의 베이스 라인
‘크리스토퍼 모티브’는 주제음악에서 활용된 베이스 

선율[그림 9]에서 변형되어 작곡되었다. 데스플라는 음
악을 통하여 이 베이스 선율과 ‘크리스토퍼 모티브’를 

통하여 암호해독기기와 등장인물 크리스토퍼의 연결성
을 표현하고 있다. 이 베이스 선율은 F에올리아로 이루
어져 있으며, [그림 9]의 마디1-9에 나타난 첫 번째 프
레이즈에서 으뜸음 F가 36박 중 20박을 차지하고 있
다. 더하여 이 첫 번째 프레이즈의 음정 변화는 으뜸음
에서 순차진행, 그리고 단3도 상행도약과 완전4도 하행
도약을 사용하여 비교적 익숙한 음정관계로 진행되었
다. 즉, 이 첫 번째 프레이즈는 으뜸음의 빈번한 사용과 
익숙한 음정흐름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확고한 이미지
를 갖고 있다. 또한 이 모티브는 저음의 현악기에 의한 
연주를 통하여 무거운 감정을 강화하 다. 그러나 [그
림 9]의 마디10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프레이즈는 플루
트의 개입과 함께 7음을 길게 취하며 불안정성을 만들
어내고, 순차진행 없이 도약으로만 흘러간 뒤 음도5(C)
로 끝나며 불안감을 생성한다[22]. 

이 베이스 선율은 튜링이 조안을 찾아가 “암호해독기
기에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붙 다”라는 대사와 함께 
흘러나오는데, 이 대사는 [그림 9]의 선율이 암호해독기
기의 유도동기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베이스 선율이 
암호해독기기의 유도동기임을 인지하고 앞의 장면을 
되짚어보면, 튜링이 암호해독기기를 기획하는 장면에서
도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9. 주제음악의 베이스 선율

튜링의 크리스토퍼에 대한 회상과 크리스토퍼를 지
시하는 유도동기의 활용이 만나는 지점은 총 네 번의 
장면을 통하여 화에서 나타난다. 네 번의 모든 장면
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선율의 흐름은 음도1에서 단3
도 상행 도약 후 순차 하행하며, 다시 음도1에서 단3도 
상행 도약 후 순차 상행으로 이어진다. 공통의 음정관
계는 통일성을 형성하지만 박자와 음색 그리고 음향적 
효과를 통한 변화가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다른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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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크리스토퍼 등장 선율

크리스토퍼 등장 선율[그림 10]은 튜링의 회상 속에
서 크리스토퍼를 처음 언급함과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
으며, 이를 통하여 이 모티브가 회상 속 크리스토퍼의 
유도동기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단3도 상행
도약 후 순차 하행하는 구간에서 크리스토퍼는 튜링을 
구해주고 있는데, 도약 후 순차 반진행하는 선율이 생
성하는 안정감과 장면이 효과적으로 조응하고 있다. 이
후 단3도 도약 후 하행하지 않고 상행하는 선율은, 자
신이 남들보다 똑똑해서 괴롭힘을 받는다고 말하며 사
회적으로 어울리는데 한계를 드러내는 튜링의 오만한 
성격과 연결되어 불편함을 형성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는 튜링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괴롭힘을 받는 것이라
고 튜링에게 다시 이해시켜 준다. 이때 음악은 2마디의 
쉼표로 정적이 흐르지만, 이내 크리스토퍼는 남들과 다
른 사람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위로한다. 이때 음악은 음도1(C)을 활용하여 확실한 종
지를 만들어 안정감을 형성한다. 이때 형성된 안정감은 
튜링이 크리스토퍼의 대사에서 확실하게 위로를 받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 선율이 활용되는 곳은 튜링과 크리스토
퍼가 나무 밑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이때 크리
스토퍼는 튜링에게 암호학에 대한 소개를 하며 튜링이 
매우 암호학에 소질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던진다. 이
때 배경음악의 특이점은 다른 장면과 달리 오보에의 대
선율(對旋律)이 선명하게 개입한다는 것이다. 오보에의 
음색은 다른 목관 악기들에 비하여 탄력 있지만 목관 
특유의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있다. 오보에의 음색은 미
묘한 슬픔을 연출하는 효과를 자아낸다[23]. 또한 오보
에 선율은 화성적으로 피아노 선율에 대하여 불쾌감을 
연출하지 않지만, 박자의 흐름은 미묘한 엇박자를 만들
어내며 긴장감 발생에 일조한다. 이렇게 생성된 긴장감
은 결국 크리스토퍼의 죽음으로 인한 튜링의 절망감과 
연결된다.

그림 11. 크리스토퍼와의 대화 선율

세 번째로 변형 된 크리스토퍼 쪽지 모티브는 안정감
으로 이루어진 [그림 12] (a)의 마디1-15와 불안정을 
유발하는 마디17-19로 나뉜다. 마디1-15의 선율은 가
장 먼저 등장했던 크리스토퍼 등장 선율[그림 10]과 흡
사하지만 더 여유 있고 안정적인 템포를 유지한다. 그
러나 F에올리아를 기반으로 한 이 선율은 ‘크리스토퍼 
등장 모티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음정으로 인하여 들
뜬 분위기와 동시에 긴장감을 동시에 유발한다. 마디
17-19에 나타나는 B , C, E , B , F로 이어지는 도약
의 연속은 비록 음도1(F)로 끝맺을 맺더라도 미묘한 불
안감을 유발한다. 

크리스토퍼가 이 장면에서 건넨 쪽지에는 ‘방학 후 만
나자’라는 메시지가 암호화 되어 있었지만, 크리스토퍼
는 방학기간 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그림 12](a)
의 마디1-15에서 형성되는 기대감과 긴장감은 상에
서 나타나는 방학 후 재회를 기대하는 튜링과 죽음으로 
인하여 결국 돌아오지 못할 크리스토퍼에 대한 아픈 기
억을 내재하고 있으며, 마디17-19는 다시 성인이 된 
튜링을 비추며 그 기억에 대한 튜링의 내재적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2](b)는 튜링과 교장선생님과의 
대화장면에서 사용되었다. 교장선생님은 크리스토퍼가 
휴가 중에 가족여행을 갔고, 오랜 지병인 결핵으로 인
해 여행 중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두 번째 
쪽지 모티브[그림 12](b)의 특징은 마디14-22에 나타
나는 음도4(B )와 음도5(C)의 반복으로 음도1로 향하
지 못한 채 끝맺음을 맺는 것이다. 끝맺을 맺지 못한 음
악은 튜링의 황당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 된 음도4(B )와 음도5(C)는 슬
픔과 놀람으로 인하여 경직된 튜링의 멈춰버린 듯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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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 다.

그림 12. (a) 크리스토퍼 쪽지 모티브 1

 그림 12. (b) 크리스토퍼 쪽지 모티브 2

마지막으로 사용된 크리스토퍼 모티브의 변형[그림
13]은 4/4박자에서 5/4박자로 변형이 발생하며 변박
자에 의한 불안정함을 유발[24]하고 있으며, 으뜸음 F
의 등장이 줄어들고 음도5(C)와 음도7(E)의 등장이 빈
번하다. 또한 끝맺음 역시 음도5(C)로 이루어져 불안감
을 해결하지 못 한 채 음악이 종결된다. 동성애가 발각
된 후 화학적 거세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 되어있는 
튜링은 이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자신이 만들어낸 암
호해독기기 ‘크리스토퍼’를  볼 수 없다는 절망감에 
울음을 터뜨리며 조안에게 하소연한다. 일정하지 않은 
박자와 음도5와 음도7의 높은 비중은 불안정한 튜링의 
정신 상태를 반 한다. 또한 이때 사용된 피아노의 잔
잔한 음색과 약한 음량은 튜링의 꺼져가는 생명력을 암
시하고 있다.

 그림 13. 크리스토퍼 작별 모티브

4. 비밀 모티브 
데스플라의 비밀 모티브는 긍정과 부정 감정의 혼합

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단조 화성을 보기 
드물게 장조 화성으로 해결하는 진행에서 비롯되고 있
다. D 을 근음으로 하는 단3화음과 F를 근음으로 하는 
장3화음의 진행이 두 번 반복되며 반복에 의한 안정성
을 확보하는 큰 틀을 갖고 있지만, B 이 보조음으로 활
용되어 불협화음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분위기를 미세
하게 탈피하고 있다. 또한 화성의 진행이 8분 음표에 
반복이 점점 커지는 음량과 연합하며 긴장감 형성에 일
조하고 있다.

이 음악은 암호해독팀의 군사적 책임을 맡고 있는 ‘데
니스턴’ 대령이 ‘에니그마’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처음 
사용된다. ‘데니스턴’ 대령은 에니그마의 지독한 암호화 
과정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튜링은 
‘에니그마’라는 기계 자체에 대하여 묘한 매력을 느끼며 
“멋지다”(Beautiful)라는 표현하며 감탄하고 있다. 이
러한 복잡한 감정은 단조와 장조를 빈번하게 오가며 분
위기를 보조하는 배경음악과 효과적인 연합을 이루며 
독자들의 감상을 이끈다. 

그림 14. 비밀 모티브

비밀 모티브가 두 번째로 사용된 장면 역시 변화가 
심한 이 음악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을 동시에 전하고 있는 장면이다. 국은 독일의 에니
그마를 해독하는데 성공했지만 정보가 새 나가고 있다
는 것을 독일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희생을 당할 
곳을 계산하며 정보를 활용한다. 튜링의 독백으로 이루
어진 이 장면은 전쟁의 승리가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
이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슬픈 선택에 대한 죄책감을 
함께 표현하고 있으며, 이 양면성은 음악의 양면성과 
다시 조화를 이룬다.

세 번째로 이 비밀 모티브는 이중첩자 ‘케인크로스’의 
존재에 대한 정보기관의 이중성과 튜링이 숨기고 있는 
동성애를 표현하고 있다. 암호 해독팀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MI6의 요원 ‘멘지스’는 ‘케인크로스’가 소련의 첩
자임을 알면서도 그를 일부러 팀에 합류시켜 원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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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소련으로 흘려보내고 있음을 튜링에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튜링이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함께 설명하며, 그에게 스파이 노릇을 하며 이중첩자를 
감시하도록 협박한다. 이처럼 비밀 모티브는 다양한 형
태로 내재되있는 이중성 그리고 비밀들과 연합하고 있
다. 특히 화성들의 진행이 장조와 단조, 그리고 크레센
도와 디크레센도를 반복하며 형성하는 음악적 긴장감
은 장면이 담고 있는 긴박한 상황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청각적 정보를 전
달하는 음악과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상의 의미가 
연합하여 강화된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다. 이 연구를 위하여 쿡의 음악 매체간의 유
사성 연구와 즈비코프스키의 개념적 혼성 이론 적용 연
구를 선행 연구로 삼아 각기 다른 두 가지 매체의 조응
을 살펴보았다. 

<이미테이션 게임>의 작곡가 데스플라는 뮤직 타임
즈와의 독점 인터뷰를 통하여 튜링이라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힌바 있다. 데스플라는 “이 화는 전
쟁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있지만, 그보다 알란 튜링이라
는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는 매우 어렵고 고독한 사람
이다. 여기서 음악은 하나의 연결고리로써 그런 그의 
고독함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25]. 
이처럼 그는 튜링의 이미지를 음악에 투 하고 있음을 
그의 인터뷰를 통하여 알리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데스플라의 <이미테이션 게임> 음
악에는 다음과 같은 청각적시각적 정보의 조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화에서 음악은 선법의 특이성과 주
인공의 독특한 성격을 결합하 으며, 화성구문론에 의
하여 발생되는 메시지와 화의 줄거리를 연합하 다. 
또한 박자와 음색의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다양한 감정
적 의미를 통하여 등장인물들의 복합적인 감정이나 장
면의 다양한 분위기를 표현하기도 하 다. 이처럼 이 연
구에서는 음악과 상의 정보의 유사성과 그 연합을 통
하여 의미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석 및 확인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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