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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존하는 과거의 역사적 자료들은 현악사중주의 사회

적 변천사를 보여주면서 시대별로 변화를 거듭한 청중

을 해석할 기회를 제공한다. 역사는 청중의 감상 태도와

사회적 배경이 현악사중주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변화했고 발전해 왔는지를 그려낸다. 더불어 기술의 발

전이 청중의 감상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

이 현악사중주 작품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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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악사중주 공연의 역사와 미래:
미디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합 공연의 가능성에 대하여

The History and Future of String Quartet Performances: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Convergent Performances Employing Medi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박은지*

Eun-Ji Park*

요 약 본 연구는 현악사중주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대에 제시된 융합 공연을 분석하여 미래의 청중이 수용할만한 새

로운 공연의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과정에서는 과거와 현대의 현악사중주가 어떻게 발전했

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청중의 변화에 관하여 분석한다. 더불어 현대 현악사중주의 기술 융

합 공연 사례로부터 새로운 청중의 수요에 따른 오늘날의 클래식 공연산업이 어떠한 변화를 맞을 수 있을지를 모색

한다. 연구의 결과로 현대의 현악사중주는 미디어와 AI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롭고 독창적인 방향의 공연이 필요하

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요어 : 현악사중주, 현악사중주의 역사, 공연산업, 공연 테크놀로지, AI 공연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string quartet performances and analyzes contemporary integrated 
performances to propose a new performance paradigm for future audiences. It examines past developments and 
audience interactions, and how modern classical performance can gain a competitive edge internationally through 
tech integration. Building on this foundation, a future vision is proposed for Korean string quartet performances, 
drawing from novel performances that are interconnected with their historical context. The study concludes that 
modern string quartets necessitate innovative and original performance directions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various technological integ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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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악사중주의 기원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

시 이 장르는 귀족 음악 애호가들이 친밀한 환경에서 연

주를 즐기거나 감상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이

장르는 18세기에 이르러 중산층의 집에서 연주할 목적

의 음악으로 변모했다. 이 시기의 현악사중주는 실내악

의 대표적인 장르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다. 19

세기가 시작되면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상업 콘서

트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곧 현악사중주는 콘서트홀

에서 연주되는 장르로 인기를 누리면서 두각을 나타내

기 시작했다. 20세기에는 축음기, 레코드, 방송과 같은

음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악사중주 장르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의 발전은 현악사중주를 감상하

는 방식뿐만 아니라 음악을 경험하는 환경을 변화시켰

다. 이 과정에서 현악사중주 장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형성했고, 이후 음반 산업의 발달로 인해 현악사중주 음

악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현악사중주의 점진적이고도 혁신적인 변화는 장르가

갖는 사회적 역할도 변화시켰다. 18세기부터 20세기까

지의 현악사중주는 연주장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청중의 인식과 감상 태도 또한 변화를 보이면서 함께 성

장했다. 즉, 현악사중주는 청중과 사회와의 관계와 밀접

한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악사중주 공연은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원인과 배경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그

렇다면 현대의 디지털 미디어와 인공지능 시대의 현악

사중주 공연은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미래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까?

현대의 현악사중주는 기존의 예술적 가치 위에 기술

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연들은 컴퓨터 기술과 미디어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를 통해, 기존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청중과의 접점을 확장하고 있다. 우리는 현악사중주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현대 기술이 융합된 새롭게 나

타난 연주의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현악사중주 공연의 미래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경향을 살

펴봄으로써 미래의 현악사중주 융합 공연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주요 목표는 현악사중주의 역사를 검토하고, 현대의

기술 융합 공연의 현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더불어,

미래의 한국 클래식 음악 공연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

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현재 한국의 클래식 음악계는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

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의 기반은 일부 개인

연주자의 뛰어난 기량과 활발한 활동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클래식 공연이 세계적

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주자의 기량만을 강조하

는 것이 아닌 창의적인기술 융합 공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공연 구상

의과정에서는과거부터현재까지 현악사중주공연에대

한 역사를 분석하여 공연의 변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현악사

중주의 변화를 조망하며, 청중의 태도와 요구의 변화를

관찰했다. 또한, 현대에 제시되고 있는 현악사중주의 기

술적 융합 공연 사례들을 파악하여, 미래의 방향성을 모

색하고자 했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되었다.

첫째로, 18세기를 중심으로 현악사중주의 시작과 확

산의 배경에서 청중의 감상 태도를 조명하였다. 둘째
로, 19세기를 중심으로 현악사중주의 발전과정에서 공

연 장소의 이동과 청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로,

20세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중의 문화와 기술의 발
전에 따른 공연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현

대의 컴퓨터와 AI 기술의 융합으로 나타난 새로운 현

악사중주 공연의 패러다임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현악사중주의 역사와

현대의 융합 공연 현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하였고

역사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현악사중주 공연이 미래

의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

고자 했다.

Ⅲ. 연구결과

1. 18세기, 현악사중주의 시작과 확산

현악사중주(String Quartet)는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

올라, 첼로로 구성되는 앙상블 형태로, 바로크(Baroque)

시대로부터 유래된 장르이다. 초기의 현악사중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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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애호하는 귀족들이 자신의 살롱이나 응접실과 같

은 친밀한 분위기에서 스스로 연주하거나 감상을 즐기

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최소한의 악기편성으

로도 최대의 음악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많은 작곡가

의 창작 의욕을 자극하는 장르였다.

18세기에 들어 현악사중주는 부유하고 여유로운 계층

인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The Bourgeoisie)의 지역에서

확산하였다. 이 시기의 현악사중주는 주로 남성들에 의

해 연주되었다. 여자들은 개인적인 여가 활동을 위해 건

반이나 하프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그쳤

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림 1은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연

주 모습이다.

그림 1. 하이든의 현악사중주(1790)
Figure 1. Haydn's String Quartet(1790)

18세기 후반, 악보의 출판은 현악사중주를 크게 확산시

켰다. 악보는 파리, 비엔나, 런던 등의 도시에 보급되었

고, 사람들은 개인의 취향에 맞는 악보를 구매하여 자유

롭게 연주할 수 있었다. 1770년부터 1800년 사이에만 파

리에서 약 200명의 작곡가가 다수의 현악사중주 작품을

출판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1]. 당시 악보를 구매하

여 연주하는 모든 사람이 뛰어난 연주 실력을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후원자들은

전문 연주자들을 지원하거나, 때로는 직접 연주를 즐기

기도 했다. 실내악을 사랑하는 일부 애호가들은 도전적

인 레퍼토리를 시도하기도 했다.

18세기는 청중의 감상 태도가 진지한 형태로 발전한

시기이기도 했다. 사실상 18세기 초까지 공연장은 귀족

들이 자신의 사회적 권력을 과시하는 장소였다. 당시 귀

족들은 음악을 감상하는 것보다는 사교적인 행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청중의 관심과 수준

은 저급했다[2].

18세기 후반에 접어들자 청중은 점차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청중의 진지한 감상 태도는 음악 작품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시 현악사중주 음악은 주제적

발전, 파트의 균등성, 표현의 집중성 등과 같은 특성이

있었고, 이는 곧 고전 스타일의 기준이 되었다. 특히 비

엔나에서 하이든과 모차르트에 의해 표현된 이러한 특

성들은 깊고 세밀한 대화 형식과 섬세한 구성의 현악사

중주 작품으로 남았다. 현악사중주는 진지한 청중에게

호소하는 장르로 부상했고, 당시 청중은 음악에 몰입하

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1770년대에는 다른 장르에서도 음악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청중의 분위기가 확산했다.

이에 따라 음악적 화성에 이끌리는 관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진지한 청중의 수준 변화가 뚜렷이 나타난 것

이다[3].청중이 몰입하고 경청하는 모습은 동시대의 지

성인들에게 '혁명'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진지한 청중

의 감상 태도는 오페라와 같은 타 장르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한 저널리스트는 "관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페

라를 경청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표현하며 청중의

변화에 대한 놀라움을 기록하기도 했다[4]. 이처럼 18세

기의 현악사중주는 진지한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하였다.

2. 19세기, 현악사중주의 연주장소의 이동

19세기 초, 청중의 감상 태도 변화에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했다. 첫 번째는 청중이 음악을 들으며 작곡가가 의

도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고, 음악 감상을 암호 해독의

과정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5]. 두 번째 견해는 공공음

악회에서 기악음악이 주요 레퍼토리로 등장함에 따라,

청중의 감상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1828년 프랑수아 조셉 페티스(François-Joseph

Fétis)는 이러한 청중의 변화에 대해 "10년 전만 해도 사

람들은 특정 음악 효과들에 대한 모방에 관해 이야기했

지만, 이제는 오케스트라의 형식, 전주 등과 같은 것을

언급한다."라고 기록했다[6]. 이는 당시 높은 수준의 청

중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세기의 청중은

풍부한 화성을 탐색하고 비평적 의견을 내는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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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으며, 이전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음악 감상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당시의 청중은 작곡가가 의도한 의미를 탐

구하면서 음악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감상하였다.

19세기의 실내악은 청중과 더불어 열정적인 아마추

어 그룹을 중심으로 인기를 누렸다. 이 시기의 청중은

예술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 작품에 취향을 넘어 권위

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청중은 걸작을 이해

하고 익히려는 열망과 기대를 하고 있었다. 당시의 청중

은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상을 통해 음악의 미학적

가치를 경험하고자 했다[7].

19세기의 현악사중주는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새

로운 관객들을 유입하게 된다. 현악사중주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같은 오페라 전통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하였고, 미국으로도 진출하게 된다. 곧 이 장르는

국경을 넘어 다양한 문화권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19세기의 현악사중주는 연주장소에도 큰 변화를 보이

게 된다. 당시 유럽에서는 상업적 콘서트가 발전함에 따

라, 이전에는 대부분의 실내에서 연주되었던 현악사중

주가 이제 콘서트홀에서도 연주되게 되었다. 이러한 연

주장소의 이동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악연주와 감상의 확

장을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8]. 18세기 후반에

는 사적인 살롱 콘서트 문화가 형성되었고, 현악사중주

는 곧 비엔나와 파리 등의 도시에서 연주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조직화 되었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

대중적" 콘서트는 실내악에 특화된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 홀(St. James's Hall)에서는

윌마 노르만 네루다(Wilma Norman-Neruda,

1839-1911)가 주축이 되어 "월요일 대중 콘서트

(Monday Popular Concerts)"라는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다[9]. 그림 2는 네루다의 월요일 대중 콘서트의 연주

모습이다.

그림 2. 네루다의 월요일 대중 콘서트(1859)
Figure 2. Neruda‘s Monday Popular Concerts(1859)

현악사중주 발달의 중심에는 콘서트홀의 발달이 있었

다. 사실 초기의 실내악 음악을 위한 공식 콘서트홀들은

소리가 퍼지는 음향 시설로 설계되어있어 현악사중주

공연에는 부적합했다. 소리가 퍼지는 홀에서는 복잡성

과 섬세함을 담은 작품들이 청중에게 온전히 전달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일부 런던의 기획자들은 콘서트홀

을 개조하기 시작했고, 객석의 좌석을 조정하면서 공연

의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연주자들은 소리

를 내는 방향과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점차

실내악을 위한 전문 홀들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문 홀들은 연주자와 청중 간의 친밀한 교감

을 가능하게 했다. 곧 작곡가들은 풍부하게 울리는 소리

를 이용하여 굵은 텍스처와 대담한 제스처를 담은 작품

들을 창작하게 된다. 이 시기의 현악사중주는 아마추어

가 아닌 전문 연주자들을 위한 것으로, 기교적 작품이

다수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콘서트홀의 발달은 연주환

경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작품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

치게 되었다.

한편, 계몽주의 시대에는 통찰력 있는 비평과 확장된

인쇄 매체가 등장하면서 청중에게 더욱 수준 높은 감상

자세를 유도했다. 이 시기의 일부 콘서트에서는 작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프로그램 노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트에는 작품의 작곡 배경, 구조, 표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청중은 자연스레 음악에 대

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받았다. 청중은 프로

그램 노트를 통해 작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10].

19세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현악사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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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범위한 레퍼토리가 많은 사람과 공유될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청중의 비평적 의식

을 촉진하면서, 음악에 대한 지적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청중은 높은 음악적 수준을 갈망했고 더 나은 문

화생활을 영위하고자 했다. 따라서, 공연의 수준은 이러

한 청중의 수준에 맞춰 더욱 발전하였다.

즉 19세기의 현악사중주 장르는 작품, 연주자, 청중,

그리고 공연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적 표현과 음악적 수준은 상승하

는 결과를 가져왔다.

3. 20세기,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선택의 자유

20세기에 나타난 청중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은

취향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기술적 발전

은 다양한 음악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청중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20세기

초에는 축음기, 레코드, 방송이 등장하면서 현악사중주

를 감상하는 새로운 방식이 조성되었다. 현악사중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청중에게는 다양

한 음악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또한 청중은 전통적인 음악뿐만 아

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음악들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위대한' 음악만이 콘서트

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은 음악 문화를 근

본적으로 변형하려는 이상적인 강박으로 여겨지기 시작

했다[11]. 그림 3은 그라포놀라의 광고이다.

그림 3. 그라포놀라의 광고(1912)
Figure 3. Advertisement for Granola(1912)

1930년대 중반에는 청중이 축음기로 현악사중주를 감

상하게 되었고, 장르는 오페라나 관현악 음악과는 다른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실내악은 음향녹음 기

술의 발전으로 많은 '스탠더드(Standard)' 작품들을 녹

음했다. 그 결과 전문 현악사중주 그룹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많은 그룹이 녹음작업에 참여했다. 특별히 유

럽은 이러한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유럽에서 주목할

만한 많은 현악사중주 레코드가 발매되었다.

당시 레코드 회사들은 실내악 레퍼토리에 많은 투자

를 하였다. 이들은 음악의 범위를 확장하고 예술가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현악사중주는 계속해서 방송, 녹음, 스

튜디오 콘서트 등을 통해 거대하고 다양한 청중에게 접

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BBC와

같은 방송사는 현악사중주를 포함한 음악을 주요 채널

을 통해 방송했다. 1945년부터 1951년까지 BBC는 저녁

에 30분 동안 현악사중주 작품을 방송하는 '뮤직 인 미

디어(Music in Media)'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시기에는 특히 '고전(Classic)' 현악사중주로 평가되는

음악의 감상 문헌과 레코딩이 발전하고 성장하였다.

방송은 청중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

다는 단점이 있었으며, 섬세한 연주의 미묘한 부분을 청

중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방송을 통한

자유로운 감상 환경은 청중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고, 감상 태도와 취향을 크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방송의 힘은 청중의 음악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고, 다양한 음악 선택의 폭을 제공했

다. 그림 4는 Flanzaleys 4중주단의 모습이다.

그림 4. Flanzaleys 4중주단의 모습
Figure 4. Flanzaleys Quar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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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말에는 연주 시간이 긴 레코드가 출시되었고,

레코드의 가격은 점차 하락하였다. 1950년부터 1960년

사이에는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중심으로 현

악사중주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장되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현악사중주단과 레퍼토리가 급속히 유행하였다.

청중은 다양한 레코드를 새롭게 발견했고, 광고와 방송

저널리즘을 통해 같은 곡의 다양한 레코딩을 비교할 수

도 있었다.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많은 전문

앙상블이 성장했고, 유대인 난민들로 구성된 현악사중

주 그룹이 활동하기도 했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도 불구하고, 현악사중주 콘서트

는 유럽에서 계속되었다. 특히, 1960년대에는 현악사중

주 공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서트로 부상하였

다. 레코드 제작과 라디오방송을 통한 더 넓은 시장으로

의 접근은 앙상블의 명성을 높였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

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현악사중주는 작곡가들이

가장 깊은 영감을 끌어낼 수 있는 장르로 인식되었다.

이 기간에 연주의 기술적 규범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

준에 도달했으며, 작곡가들은 연주자들에게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연주를 요구하였다. 그림 5는 부다페스

트(Budapest) 4중주단의 모습이다.

그림 5. 부다페스트(Budapest) 4중주단의 모습
Figure 5. Budapest Quartet

1970년대의 현악사중주는 관객의 수는 적었지만, 취

향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청중이 선호하는 주요 레퍼

토리는 확장되었고 다양한 작품들이 정점을 찍게 된다.

20세기 말에는 기존의 가치들과 고전 음악에 대한 재평

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전에 지배적인 가

치와 평가에 따라서 형성된 취향들에는 의문이 제기되

기도 했다. 현악사중주 음악은 CD와 같은 녹음 매체를

통해 재현되면서 거의 모든 레퍼토리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 음악 애호가

들이 소중히 여기던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 작

품들이 과거의 유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음악의 접근성을 유도하는 한편, 전통적

인 작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12].

새로운 청중을 위한 공연 기술들은 계속해서 개발되

었고 몇몇은 성공을 이루었다. 또한, 현악사중주는 웨딩

서비스와 리셉션 파티와 같은 행사에서 필수적인 존재

로 인식되며, 고급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변화와 불확실

성에 직면한 음악 애호가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앙상

블과 레퍼토리를 지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작품을 탐색

하기 위해 다양한 스타일을 연주하는 신규 그룹에도 관

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현대곡에 전념하는 그룹에

서부터 '전통'적인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연주하는 그룹,

그리고 현악사중주를 통해 미개척된 작품을 탐색하는

연주자들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20세기 현악사중주의 새로운 기술 도입은 음

악 감상 환경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청중의 취향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음

반 산업의 발전은 기존의 음악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

을 탐색할 수 있게 하였고 청중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이를 통해 청중은 개인적인 취향에 집중하며 현악사중

주의 다양한 곡들을 탐색하는 데 더욱 주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 따른 청중의 취향 변화는 연주자

와 작곡가들에게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의 기회를 제공

하였다.

한편,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현악사중주 장르에도 혁

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56년 미국에서 공개된 '일리

악 조곡'(Illiac Suite, 1956)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만들

어진 첫 현악사중주 작품으로, 대학에서 진행된 컴퓨터

음악 실험의 결과물이었다. 이 작품은 레자렌 힐러

(Lejaren Hiller)와 레너드 아이잭슨(Leonard Issacson)

이 마르코프 체인(Markov chain)이라는 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작곡한 것이다. '일리악 조곡'은 확률 계산을

통해 인간의 작곡 과정을 모방하며, 컴퓨터 기술이 음악

창작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선구적인

사례였다[13]. 그림 6은 레자린 힐러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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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레자린 힐러의 모습
Figure 6. Lejaren Hiller

4. 21세기,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연주 패러다임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청중은 즉각적인 소통과 시각

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며,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공연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다양

한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의 출현으로 청중의 음악 선택

의 폭은 더욱 넓어졌지만, 클래식 음악과 현악사중주 공

연은 점차 일부 애호가들에게만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

는 것이 현실이다[14]. 따라서, 오늘날의 청중에게는 기

술과 예술의 통합을 통한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현악사

중주 공연 방식의 시도가 필요하다. 향후에도 청중의 새

로운 공연 체험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주자들은 이러한 청중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

로운 형태의 현악사중주 공연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현악사중주 공연의 한 예로는 미디어와

비주얼 요소가 결합된 형태가 있다. 이는 청중의 청각적

경험뿐만 아니라 시각적 요소까지 활용하여 효과적인

소통을 이루는 참신한 공연 사례로 등장했다. 예를 들어,

2015년 뉴욕 전자 아트 페스티벌(New York Electronic

Art Festival)에서는 '현악사중주의 해부학(Anatomy of

a String Quartet)'이라는 공연이 진행되었다. 이 공연은

연주자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미디어와 비주얼 요소를

독특하게 접목해 청중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15].

'현악사중주의 해부학' 공연은 미디어 기술의 잠재력

을 깊이 조사하는 연구로서, 기술이 음악가의 몸을 어떻

게 증대, 확장, 재구성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작업이었다. 이 공연은 매개 과정과 그 과정에

대한 인식이 전자 음악에서 '생동감'의 정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공연에서는 현악사중주의 연주를 통해 생성되는 음악

과 함께 시각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오디오-비주얼 퍼포

먼스를 구성했다. 연주자들의 움직임과 동작은 센서를

통해 감지되었고, 컴퓨터 그래픽과 비주얼 효과가 생성

되어 화면에 투영되었다. 이를 통해 음악과 시각 예술이

상호작용을 하며 관객에게 새로운 감각적인 경험을 선

사하는 독특한 퍼포먼스가 전개되었다[16].

예를 들어 현악사중주단의 각 단원은 눈동자 추적 안경

부터 뇌파 센서에 이르는 광범위한 센싱 장치로 모니터

링되었다. 연주 도중 생성된 바이오센서 데이터는 노트

북으로 전달되어 오디오-비주얼적인 즉흥연주를 위한

소재로 제공되었다[17].

'현악사중주의 해부학' 공연은 전통적인 음악연주에

새로운 시각적 차원을 더하여 생동감과 창의성을 향상

하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미디어 기술을 활용

하여 음악과 비주얼 요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현악사

중주의 경계를 넘어선 현대적인 예술의 형식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음악 공연의 관습에 도전하고,

청중의 참여와 창의성을 자극하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

했다. 그림 7은 '현악사중주의 해부학' 공연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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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현악사중주의 해부학의 공연 모습
Figure 7. Anatomy of a String Quartet

새로운 형태의 현악사중주 공연의 또 하나의 예로,

2019년 공연된 인공지능(AI)의 인지 기능을 탐구한 현

악사중주 연주가 있다. 이 공연은 미국의 크로노스 콰르

텟(Kronos Quartet)이 스미스소니언 아메리칸 아트 뮤

지엄(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에서 개최한

것이었다[18]. 공연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지리학

박사인 트레버 페글렌(Trevor Paglen, 1974-)의 인공지

능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공연은 현악사중주와 인공

지능의 상호작용을 탐구한 결과물로, 이 둘의 협연을 통

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적인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공연에서는 페글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

운 기술과 예술적 영감이 청중에게 전달되었다. 공연에

서 사용된 고급 얼굴 인식 알고리즘은 각 단원의 얼굴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를 거대 스크린에 보여주는 방식으

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스크린은 단원의 얼굴 윤곽

선을 보여준 뒤 추상화되거나 페이드 아웃(fade-out) 되

면서 연주의 시선을 옮겼다. 이를 통해 단원의 성별, 나

이 추정, 감정 상태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전달하였다.

또한, 다른 알고리즘은 화면에 표시된 물체를 간단히 식

별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공연 중에는 화면에 나타난

물체가 무엇인지 간단히 인식하여 관객에게 보여주었

다.

공연의 알고리즘은 '시야 머신(Sight Machine)'이라

고 소개되었다. 이는 다양한 기술 관련 문제와 사건들에

대한 맥락에서 수행되었으며, 문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

을 미디어를 통해 표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구글

(Google)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를 추

적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

공한 사례나, 페이스북 및 기타 소셜 네트워크의 데이터

유출 사건과 같은 기술과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 사용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었다. '시야 머신'은 이

러한 문제들을 예술적으로 탐구하고 회의적 시각을 표

현함으로써 관객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공연에서는 음악 또한 기술을 반영한 작품을 선택하

여 연주되었다. 연주된 곡은 테리 라일리(Terry Riley,

1935-)의 ‘파워 하우스(power house)’와 같은 곡으로 작

품의 선택 역시 기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현악사중주의 기술 도입은 기존의 연주에

시각적 요소를 통합하여 공연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어 주었다.

크로노스 콰르텟 공연은 현악사중주의 전통과 기술의

융합, 미디어의 활용, 작품 선택 등을 통해 현대 음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기술과 예술의 결합은

현악사중주의 연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경

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청중에게 다양한 시각과 청각적

요소를 통한 예술적 감동과 현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림 8은 크로노스 콰르텟 공

연의 모습이다.

그림 8. 크로노스 콰르텟의 공연 모습
Figure 8. Kronos Quartet

Ⅳ.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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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는 현악사중주의 역사를 통해 청중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 18세기의 진중한 청중부터 19세기의 분

석적 청중, 그리고 20세기의 문화적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된 청중은 현악사중주 공연과 작품의 변화를 이끌어가

며 역사를 만들었다. 청중의 수준, 사고방식, 취향, 그리

고 감상 환경은 음악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했다.

18세기의 청중은 음악적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강한 몰입을 보였고 현악사중주가 진지한 청중에게 호

소하는 음악으로 인정받는 기반을 만들었다. 19세기에

는 현악사중주가 콘서트홀로 진출하면서, 청중이 더욱

높은 수준의 음악을 추구했으며, 음악 본질에 대한 비평

적 의식을 키웠다. 20세기의 현악사중주는 녹음과 방송

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청중의 감상 환경이 완

전히 바뀌었고, 음악적 취향을 다양하게 만들어냈다. 이

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의 취향은 존중되었으며, 청중은

어디서나 현악사중주 작품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감상할

수 있었다.

21세기는 기술과 예술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현악사중주에 도입하고 있는 시대이다. 현대의 청중은

미디어와 비주얼 요소를 사용하여 예술과 기술이 결합

된 매체예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주를 경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공연의 패러다임에

대한 청중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연 사례의 경향과 흐름에 발맞추어, 미래

의 현악사중주 공연은 컴퓨터, 미디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실험적 공연이 계

속해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술과 예술

의 접점에서 현대사회에 음악의 진정한 역할, 가능성,

그리고 가치를 창출해 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현악사중주 공연은 AI 기술, 가상 현실(VR),

증강 현실(AR),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요소의 도입 등을

통해 청중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19]. 또한, 인공지능 작곡

알고리즘을 사용한 새로운 현악사중주 작품을 작곡하거

나, 연주 스타일을 모방하는 등 다양한 공연이 시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스트리

밍 서비스를 활용한 공연으로 지리적인 제한을 극복하

고, 더 넓은 청중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창의적인 공연의 시도는 비단 현악사중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 클래식 음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을 활용한 창

의적이고 예술적인 융합적 방법론을 시도하는 공연은

변화하는 시대에 청중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현대

사회에 감동을 선사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는 한국의 클래식 공연산

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한국의 클래식 음악가들이 뛰어난 연주력을 바탕

으로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 클래식계가 앞장서서 새로운 기술 융합

공연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클래식 음악 산업을 견고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새로운 공연 패러다임은 예술과 기술의 상호작용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청중에게 제공한다. 즉, 새로운 공연은 음악가들이 창작

하는 방식, 청중이 음악을 경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음

악이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접근 방식을 통해 조성되는

미래의 음악 산업은 새로운 기술과 예술의 발전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

운 음악적 경험을 청중과 사회에 선사할 것이다.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현악사중주 장르의 예술과

기술 융합적 공연이 더욱 활성화되어, 다양한 공연을 경

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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