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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at Cage, J.’s music was the turn-
ing point in the dance music history by analysing Cage, J.’s various musical 
experiments which were expressed on his works and studying the effects of 
his venture. 

The characteristics of Cage, J.’s dance works are have the variety of 
sound material, pattern rejection and aleatory music. These things allow
dancers to focus on the essence of dance, to realize the freedom of motion 
and to pursue the unexpected changes. 

These results were possible because Cage, J. and choreographer Cun-
ningham, M. shared the view of art and followed the same aesthetic value, 
furthermore, were able to suggest a new choreographic approach to poster-
ity dance artists. 

John Cage's influence on dance music

Abstract

<key words> John Cage, dance music, avant-garde, aleatory music, postmodernism, Merce Cunning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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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음악철학자, 소리 발명가, 행위 예술가등 Cage, J.에 대한 여러 별칭은 음

악가로서 그의 작업과 작품이 다각적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방가르드 정신을 실천한 예술가로서, 또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수로서 다양

한 예술 영역과 문화에 영향력을 끼친 Cage, J.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 방식의 

작품 분석이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이 분명 아니다. 그가 경계

를 넘고 간극을 메우며1)  추구했던 음악의 세계는 ‘하나의 사기’,‘  속임수’ 

라는 비평을 뛰어넘는 분명한 예술 철학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예술 장르를 

기존의 질서로부터 해방시키는 명분을 제공하였으며 더불어 그들 간의 정신

적 융합을 가능케 하였다. 

클래식 음악의 주류에서 포용할 수 있는 변칙과 파격의 범위를 넘어서버

린  Cage, J.의 작곡 기법은 오히려 타 예술과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안무가 Cunningham, M.과 함께한 작업들은 서로

의 예술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각적 향유’ 

라는 음악의 고전적 수용방식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Cage, J. 음악 본연의 

의미와 의도를 잘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 

Cage, J.에게 있어 무용음악은 그의 퍼포먼스적인 표현 방식과 ‘소리’에 대

한 다양한 실험의 출발점이자 실현의 무대였으며 Cage, J.의 철학과 작곡 방

식을 무용에 적용시킨 Cunningham, M.의 작품은 결과적으로 후대 무용 예

술가들에게 새로운 안무방식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대정신의 표상으로 평가되

고 있다. Cage, J.와 Cunningham, M.의 협업은 아방가르드적 모험 이상의 의

미를 가진다.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철학, 표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 주관적 의지가 갖는 편협한 사고를 탈피하기 위해 선택한 시도들은 틀 

안에 갇혀있던 예술가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였으며 공통된 예술 철학 

안에서 융합예술의 가장 이상적인 예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

었다. 따라서 Cage, J. 음악에 대한 무용음악사적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분석

과 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Cage, J.와 Cunningham, 
M.이후에 나타난 무용·음악 작품들과 예술 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무용작품에 나타난 Cage, J.의 음악적 실험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Cage, J.음악이 무용음악사에 전환점이 되었음을 입증하는데

1)  포스트모더니스트 Fidler, L.의 논문 제목 



138

무용음악의 형식, 악기 구성, 멜로디, 화성, 리듬 등의 요소들은 무용의 안

무, 에너지, 동선, 내러티브, 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용과 음악

의 관계방식에 대해 Sawyer, E.는 친화법2)  , 반대법3)  , 합성법5)  으로 분류하

여 설명하였는데(최은옥, 1998:125) 어느 것이든 음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함은 분명하다. 

안무가에게 있어 음악사용에 대한 고심과 갈등은 대개 어느 것을 우위에 

두는가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무용과 음악 각 영역 모

두 서로에게 지배받지 않고 독립적인 미학과 예술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

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은 특히 현대무용의 출현과 함께 더

욱 구체화되었다. 

20세기 초, 동작의 자유와 영혼표현을 부르짖으며 등장한 현대무용의 시

조 Duncan, I.은 음악이 주는 영감에 주목하고 무용이 될 수 없는 음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최은옥, 1998:131). 그녀는 악센트, 셈여림, 리듬

과 멜로디 등 동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요소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브람

스, 바그너, 모차르트, 쇼팽의 음악으로 춤을 추었다. 이것은 육체가 정신과 

영혼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이사도라, 1978:182)는 그녀의 무용지론이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Ⅱ. Cage, J. 이전 20세기 무용음악의 기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0세기 무용음악의 변화와 Cage, J.이전에 시

도된 아방가르드 음악의 기류를 알아보고 Cage, J.의 일탈적 작곡 기법이 

무용과 융합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본다. 또한 홍승연(2003)이 제시

한 Cage, J.의 음악적 특징을 참고하여 무용작품에서 드러나는 Cage, J.음
악의 특징과 그 의미,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문헌자료와 저서

『Silence』를 고찰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 범위에 포함되는 

Cage, J.의 작품은 무용음악으로, 안무가는 Cunningham, M.로 제한하며 동

양철학, 선불교에 대한 언급 역시 무용음악 작품에서 드러난 결과에 한하여 

논하고자 한다.  

2)  

3)  

4)  

박자, 장단, 템포, 스타일, 무드 등 모든 것이 음악에 따라 무용이 이루어지는 것(최은옥, 1998:125, 재인용). 

음악의 템포와 무용흐름이 다르고 음악의 엑센트를 무시,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음

악의 정형적인 형태를 무시하며 스타일을 변형시키는 방식(최은옥, 1998:126, 재인용). 

앞의 친화법과 반대법을 융화시켜서 사용하는 방법. 무용과 음악의 어느 한쪽의 예술성에 손상을 

주지 않고 상호간의 올바른 이해와 균형을 유지하는 타협적인 유형(최은옥, 199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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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can, I.의 자유정신과 더불어 인상주의, 모더니즘 같은 시대적 배경은 

발레뤼스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안무가들이 더 이상 줄거리, 구

조, 형식,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자아, 주관적 견해, 내적 표현, 이미지 추구

로 눈을 돌림으로써 작품에서 사용하는 음악의 종류와 폭이 자연스럽게 확장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후에 표현주의 발레의 개화(박영애, 1996:187)로 평

가되는 Fokine, M., Nijinsky. V.의 작품음악들은 이전의 발레음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목신의 오후》, 《봄의 제전》의 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봄의 제전》을 작곡한 Stravinsky, I.는 발레뤼스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악가이며 그의 원시적인 리듬과 불협화음의 에너지는 당시

로는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러시아적 색채와 현대적 감각과 어우러지면서 발

레뤼스의 성공 신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무용과 음악의 전통적 연합방식, 즉, 예상되는 음악의 흐름과 여기에 어

울리는 동작들은 관객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조화의 만족감을 선사해왔지만 

이것은 점차 오래된 관습으로 인한 매너리즘을 발생시켰다. 더구나 예술사

의 분기점에서 안무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 구체화 되면서 이에 부응하는 새

로운 음악이 요구되기 시작할 때에 불협화음, 파격적 리듬, 색채를 강조한 

관현악법, 모호한 화성 등 새로운 작곡 기법의 등장은 무용음악에 신선한 자

극이 되었다. 

Petipa, M.와 Tchaikovsky, P. I. 의 조합으로 대표되던 무용음악이 현대무

용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무

엇보다 안무가들의 안무철학과 예술관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그 중 표현

주의와 형식주의는 20세기에 대두된 주요 무용예술미학으로 표현주의는 내

면의 감정과 정서의 표현에, 형식주의는 예술의 재질적 요소에 미적 가치를 

두고 있다. 

표현주의의 대표적 안무가는 Duncan, I., Laban, R. V.,  Wigman, M., Hum-

phrey, D., Graham, M.이 있으며 형식주의의 안무가로는 Balanchine, G., 

Hawkins. E.,  Cunningham, M.등이 있다. 하지만 같은 예술사조의 안무가들

이라 할지라도 음악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서는 분명한 개인적 차이를 보이

고 있다. 

표현주의의 안무가인 Wigman, M.은 오직 움직임만으로 모든 정서적 표현

이 가능하다는 ‘순수무용’을 표방하였으며 이를 위해 무 음악이나 최소한의 

음악에 안무를 하였다. 반면 Graham, M.의 낭만적, 문학적 안무에서는 음악

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음악가 Horst. L.의 절대적인 조력은 그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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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Horst. L.는 미국 현대무용이 성장하는데 공헌한 음악가로서 무용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세워진 

후 음악이 작곡되어 움직임을 살려주고 함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요구했다(박영애, 

2008:50). 

20세기 음악의 혁명가로 불렸던  Stravinsky, I.는 「음악시학」에서 전통은 현재를 자극하고 가르치

는 생동감 있는 힘(민정은, 2004:10, 재인용)이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전통주의자임을 자처하였다. 

큰 영향을 미쳤다5)  .  

형식주의 안무가인 Balanchine, G.이 추구했던 디자인적 아름다움, 동작

의 완벽한 예술성은 선율의 고저, 악기 구성의 입체감, 리듬의 다이내믹, 프

레이즈 같은 음악의 재료적 요소를 무용과 조화시킴으로써 얻어졌다. 그에게 

있어 음악은 움직임의 근원이 되며, 그의 무용들은 동작과 음악의 형식적 구

성에 있어 일치를 보여준다(박영애, 1996:192). 반면 같은 형식주의 안무가이지

만 Cunningham, M.은 무용과 음악의 철저한 독립을 주장한다. 

무용에 있어 음악의 사용은 사조와는 상관없이 영감의 원천, 표현의 대상, 

표현 매체, 안무철학에 따른 개인적 차이에 의해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Cage, 
J.와 Cunningham, M. 이전의 대부분의 무용음악은 클래식 음악의 범주 안에

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그간 나름 모험과 파격으로 평가 받았던 무용음악의 

다양한 시도들이 곧바로 클래식 음악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런 시도들이 애초에 기존 음악의 구조와 질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6) . 

20세기처럼 다양한 사조와 많은 음악가들이 활동한 시기를 정리하기란 쉽

지 않다.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낭만으로 이어지던 클래식 음악의 흐름은 

20세기를 맞이하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개성과 다양함의 시대, 즉 현대

음악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음악 구성요소들의 기능은 무너지고 변질되

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음악들과 작곡 기법들이 연이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2음 음렬기법의 Schoenberg, A., 전형적인 박자 틀을 벗어난 Stravinsky, 
I., 민속소재를 현대기법에 담은 Bartók, B., 12음 음렬기법을 발전시켜 음의 

간결함을 강조한 점묘주의 기법의 Webern, A.등이 바로 현대음악의 주요 작

곡가들이다. 특히 Schoenberg, A.와 Webern, A.을 계승한 전후 세대 작곡가

들은 ‘머릿속에 내재한 전통적 음악에 대한 기억’이 파고들 여유가 없도록 주

관적 사고를 배제한 총렬음악을 발전시켰는데(오희숙, 2001:301) 이는 음악적 

Ⅲ. Cage, J. 이전 아방가르드 음악의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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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통제하고 극단적인 이성적 규칙에 의해 구성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12음 음렬기법, 점묘주의 기법, 총렬음악으로 이어지는 작곡 기법들은 논

리와 이성위에 만들어졌으며 전통적인 작곡 방식과는 대립되는 진보적인 기

법들이었지만 청중과 좁히지 못한 거리는 ‘예술가의 예술’이라는 태생적 모

더니즘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어쨌든 이런 시도들이 ‘음악’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때 진정한 의미의 아방가르드적 시도는 미

래파에 의한‘소음음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미래파의‘소음예술’은 현대 문명과 기계화에 대한 

찬양을 기반으로 한다.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에 대한 동경에서 탈피하고 산업

사회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방법을 모색했던 Marinetti, F. T. 는 1909

년 ‘르 피가로’ 1면에‘미래파의 창설과 선언문’을 올림으로써 예술 전반에 

걸친 아방가르드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1913년 Russolo. L.에 의한 ‘소음의 

예술’ 선언은 아방가르드 음악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가 다 음악이라는 그의 생각은 음악의 범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

게 하였으며 다다dada운동의 기반이 되었으나 대중적인 관심은 받지 못했다. 

다다이즘dadaism은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1916년 스위스 취리히의 카

바레 볼테르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조로 의성어로 된 시, 소음과 같은 음악으

로 무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서구 전통에 대한 거부와 시대적 허무주의

를 온몸으로 표출하였다. 다국적 예술인들이 예술 영역의 구분 없이 함께 어

울려 한바탕 소동처럼 시작된 이 예술관은 과거의 모든 예술 형식과 가치를 부

정함으로써 어떤 구속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폭발력을 전파하였다. 이

는 예술가들이 주류에서 벗어나 다양한 예술행위를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

었는데 결국 소음예술이나 음악과 뒤섞인 퍼포먼스는 그 자체의 음악적 가치

보다는 시대의 상징, 혹은 아방가르드 정신을 대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소음예술이 20세기 중반 Schaeffer, P.에 의해 구체음악으로 계승되었고 

이를 통해 전자 음악이 탄생된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음악사에서 20세기는 전통을 탈피하고 새로운 예술 표현을 거침없이 실험

했던 아방가르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전통의 기반 위에 이루어진 파격이든, 

전통 자체를 부정하고 완전히 새롭게 세운 개념이든 그 내면에 아방가르드 정

신이 흐르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 결과를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삶을 바꾸어 놓을 혁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

러 분석들이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계속되는 실험과 새롭게 제시

되는 개념들이 인간 사고의 폭을 크게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전통에 세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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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혀있고 경직되었던 표현욕구가 예술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출되어 나

오고 여기에 산업화, 세계대전 같은 시대적 배경이 맞물리면서 다원성, 본질, 

이질성, 상대성 등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은 자연스럽게 Cage, J.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출현으로 아방가르드 

음악은 정점을 맞게 된다. Cage, J.는 위의 새로운 개념들을 포용하였으며 모

험 정신을 추종하는 이단적 예술가들에게 철학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폄하

될 수 있는 그들의 작업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였다. Cage, J.는 활발한 강연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당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은 예술 융

합의 구심점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예술적 동지였던 Cunningham, M.과 함

께한 무용작품들을 통해 그의 음악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것은 큰 파급 효과

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음악사와 무용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이

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무용음악을 보여준 획기적인 시도들이었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많은 아방가르드적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음악의 기

류는 대부분 클래식 음악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무용이 음악의 

기본적인 조직 안에 있을 때 좀 더 명료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발레뤼스의 《Parade》에서 효과음들이 사용되고 Wigman, M.의 경우 무 

음악이나 최소한의 타악기만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여기에 무용음악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아방가르드의 중심인물로서 Cage, J.가 주장하는 음악의 개념, 창작 과정, 

예술관 등의 모든 것들은 음악의 보편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있다. 그의 음악 

행위는 음악사에서 모두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이 클래식 제도권 안에 머물러 있던 무용음악을 대신하여 사용될 

만큼 가치를 갖는 이유는 그의 작곡 기법이 안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 철학이 안무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상적인 효과나 억제에 의한 변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선불교가 Cage, J. 예술 철학에 배경이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음악을 

해방시키고 소리를 자신의 기억과 호불호에서 자유롭게 하는 작곡방식(강나원, 

2010:191 재인용)에 대해 Cage, J.는 자연에 부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Ⅳ. Cage, J. 가 무용음악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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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연에 부합되어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서 착안한 그의 ‘우연성 음악’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다. 우

연성 음악은 작품의 임의적인 요소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생명력을 갖고 우연

적으로 선택된 방법에 의해 연주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무용이 같은 방

법에 의해 동시에 실현될 때 불확실성에 의한 창조적 융합이 형성되며 하나의 

작품을 이루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최문애, 한경

자, 2006:199) 바로 이것이 Cage, J.가 추구하는 무용과 음악의 만남인 것이다. 

Cage, J. 의 음악 특징은  ‘주위의 사소한 것도 음악적 재료가 될 수 있다’ 

,  ‘정형화된 음악의 거부’ ,  ‘의도하지 않은 음악’으로 요약되는데(홍승연, 2003) 

이를 ‘음악 재료의 다양화’ ,  ‘정형성 거부’ ,  ‘우연성’ 으로 정리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그의 음악적 특징이 무용음악에서 어떻게 발현되며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Cage, J.가 무용작품에서 사용한 음악 재료는 ‘존재하는 모든 소리’이다. 

역설적이게도 Cage, J.음악에서는 ‘침묵’마저도 소리에 포함된다. 음악이 소

리의 개념으로 확장될 때 안무가는 조성이나 멜로디가 주는 관념적인 의미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조성이나 멜로디에는 유도하는 감정이나 예측할 수 있

는 표현이 있기 마련이며 이것은 안무가에게 속박의 틀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 음악이 아닌 소리를 통해 무용은 더욱 자유로워진다. 

미적 허풍을 벗어버릴 때 무용수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움직임, 

신체, 형태, 선, 공간 등 무용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

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음’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소음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결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본질

에 더욱 가깝게 접근하도록 한다. 또한 일상의 삶을 작품으로 끌어들임으로

써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1. 음악 재료의 다양화                                                       

소리는 소리이며 사람은 사람임을 받아들이고, 질서나 감정 표현의 관념에 대한 환상 및 지

금까지 계승해 온 모든 미적 허풍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Cage, J.,1961, 나현영 역, 20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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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음에 대한  Cage, J.의 개념이 단순한 효과음이 아닌 

악기로서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진폭과 진동수를 조절하고 리듬을 

부여함으로써 소음으로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는 것이다7). 즉, 그에게 음악

을 만드는 행위는 ‘소리의 조직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리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Cage, J.가 무용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타악기에 집착했던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무용음악 창

작에 있어‘소리’, ‘리듬’, ‘타악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조합이기 때문이다. 

 ‘침묵’에 대해서는 그의 대표적 작품《4분 33초》8)가 모든 걸 말해주지만 

침묵을 무용작품에 적용시켰을 때 Cunningham, M.은 ‘표현적인 것으로서의 

정지 상태’ 로 사용하였다. 즉, 음악은 보일 뿐 들리지 않고 다만 무용수의 발 

떨어지는 소리와 숨 쉬는 소리만이 있는 것이다(장정윤, 2005:171). 청각적인 연

주는 정지되어 있지만 무용수의 움직임은 청각의 자극보다 훨씬 표현적인 소

리로 울리며 바로 그 순간 Cage, J.의 관점에서는 발소리와 숨 쉬는 소리가 

연주되고 있는 것이다. 

Cage, J.의 음악에 대해 무조성인가, 불협화음인가에 대한 언급은 아무 의

미가 없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만든다. 그 소

리는 철저하게 소리 그 자체로 존재하며 관념적인 의미 부여를 거부한다. 그 

안에서 무용은 자유로워지며 본질에 충실해진다. 소음과 침묵을 포함한 ‘소

리’는 안무, 구성, 속도, 공간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으며 동작 흐름의 

기승전결을 유도하는 일도 없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만남이 가져오는 무목적

의 기쁨이 존재할 뿐이며 Cunningham, M.의 안무철학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

한다. 따라서 이들의 협업에서 보여 지는 무용과 음악의 독립과 자율성은 서

로의 존재에 대한 무의미나 방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만남

과 공생에 의한 순수한 즐거움을 의미한다. 관객은 작품의 목적과 주제를 이

해하기 위해 무용수의 동작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애쓰며 음악에 귀 기울이

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몸짓의 향연과 다양한 소리가 주는 느낌 그

대로를 즐기면 되는 것이다. 무용과 음악의 독립성은 리듬과 형식의 정형성

을 거부하고 탄력적인 선택의 여지를 갖도록 한 부분에서도 다음과 같은 특

별한 의미를 갖는다. 

시속 80킬로미터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채널과 채널 사이의 잡음, 빗소리. 우리는 이 소

리들을 포착하고 통제하여 음향 효과뿐만 아니라 악기로 쓰고 싶어 한다(Cage, J.,1961, 나

현영 역, 2014:3). 

7)  

8)  

Cage, J.는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특히 전자 악기의 기능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

는 전자 악기를 통해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음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광전

자, 필름, 음악을 합성하기 위한 기계적 수단의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Silence, 2014:4). 

1952년 발표한 피아노곡으로 연주자가 4분 33초 동안 침묵하다가 퇴장하여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 소리를 포함하지 않은 침묵은 없으며 일상의 모든 소음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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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ge, J.의 음악 행위는 정형화된 음악의 모든 속성에서 벗어나 있다. 특히 

관습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리듬과 악기 사용은 그의 무용음악 작품

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지나친 변형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 있어왔지만 아

이러니하게도 대중은 그의 노력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으며 이는 시대적 분

위기가 그의 실험적 돌출행위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 되어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홍승연, 2003:301)
9). 

2. 정형성 거부                                             

9)  

10)  

11)  

12)  

미래파,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을 이미 겪은 대중들은 예술가들의 일탈적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다. 

보통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맞는 형식으로 제시되거나 주역의 원리, 주사위 기법 등을 사

용한다. 

예를 들어 《금속의 구성 1》의 리듬구조는 한 단위(unit)가 4·3·2·3·4의 16마디 구조이고 16

단위로 이루어진 곡 전체 역시 4·3·2·3·4비율의 다섯 부분(Section)으로 나뉘는 이중구조로 

이루어져있다. 

테이프 음악으로 구성될 경우 테이프의 거리 단위인 센티미터로 소리의 길이를 기보한다. 

Cage, J.음악의 중요한 강조점은 리듬 구조에 있는데 이것은 마치 1년을 계

절, 월, 주, 일로 분할하고 그 안에 소리나 음높이, 침묵 같은 일련의 사건들

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10)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듯 가능성

의 영역 전체를 대략적으로 나누고11) 그 구분 안에서 실제 소리를 숫자로 표

시하여12) 연주자나 테이프 편집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Silence, 2014:11). 

현대 무용은 무용수가 악구 구조가 명료한 기존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출 때 명료해지는 경향

이 있다. 여기서 안무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음악을 붙이는 안무가들의 보편적 습관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현대 안무가들이 리듬 구조의 명료함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다는 사실 때문에, 무용이 먼저고 음악이 나중인 방법이 사용될 때 그 리듬 구조는 유기성

을 잃고 우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Cage, J.,1961, 나현영 역, 2014:110). 

가장 흔한 소재 표현을 가장 쉽게 드러나는 운율로 가장 명료하게 배열한다고 최고의 시가 

되지는 않는다 (Cage, J.,1961, 나현영 역, 2014:111). 

그림 1. Cage, J.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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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리듬을 시간 길이로 나타낸 Cage, J. 의 악보 

<그림 2>는 리듬의 구조 안에서 우연에 의해 선택된 요소들이 관습적인 박

자 카운트가 아닌 시간 길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때 리듬은 

가변적으로 움직이며 탄력성을 갖게 된다. 

무용과 음악이 별도로 작업되어지며 그 둘이 단지 구조상의 지점들struc-
tural point에서만 만나지는 방식(장정윤, 2002:131)을 통해  Cunningham, M.은 

구성의 자율성을 보존하였으며 발전과 변형을 통한 동작의 무한한 전개를 추

구할 수 있었다. 즉, 끊임없는 변화와 연속성을 가진 리듬 안에서 여러 무용

수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으며 역동성과 속도, 방향에 대해서

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음악과 무용의 독립으로 발생하는 리듬은 밤

하늘의 별들이나 공중에서 내려다본 지상의 바쁜 일상처럼 시공간 안에서 벌

어지는 무수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Cage, J.의 글(Silence, 2014:114)은 이

를 입증한다. 이것은 이들의 목적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데 있기 때문이며 이는 선불교를 통해 흡수했던 사물과 인간, 비방해성
13), 상호침투성의 개념(양은희, 2014:134)이 두 예술가 사이에 완벽하게 일치했

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타악기는 Cage, J.에게 있어서 가장 손쉽게 전통을 벗어날 수 있는 매체였

다. 두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악기요, 그때 울리는 모든 소리가 음

악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타악기는 리듬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적화된 

매체이며 그 ‘비음악적’인 소리는 그에게는 매력적인 탐구 대상이었다. 악기

의 이름을 떠올림과 동시에 생각나는 식상한 음색은 그에게 어떠한 자극도 주

지 못했다. 다양한 리듬, 새로운 음색, 음높이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타악

기에 대한 갈망은 결국 프리페어드 피아노prepared piano를 고안하도록 만들

었으며 이것을 사용한 첫 번째 곡은 바로 무용작품이었다14). 

0'30''         1'15''0'00''         0'45''

13)  

14)  

사물과 사물 사이의 자유로운 관계를 인정하는 것. 

1938년 무용수 시빌라포토Syvillia Fort를 위해 쓰인  <<바카날레 Bacchanale>>(홍승연, 20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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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페어드 피아노는 피아노 현 위에 이물질이 놓이면 이물질들의 다양한 

특징에 따라 피아노 소리가 변화하는데서 착안하였는데 건반을 두드리거나 

현을 뜯거나 망치를 이용하는 등의 타법으로 독특한 음색을 구사할 수 있다. 

프리페어드 피아노의 효과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림 3>처럼 많

은 현대무용 공연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프리페어드 피아노 연주가 퍼포

먼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 무용수의 움직임에 따라 그때그때 즉흥적으

로 다양한 음색, 리듬, 음높이를 표현할 수 있고 건반 타건 속도와 같은 빠르

기로 섬세한 리듬의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악기사용에 대한 그의 놀라운 발상은 정형성의 거부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기존에 있는 악기도 새로운 가능성에 무한하게 열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5)  

16)  
20세기 아방가르드 작곡가 Boulez, P.의 글 ‘알레아Alea’의 내용(강나원, 2010:196). 

Cage, J.는 자신의 표현방식이 연주자보다는 무용수에게 더 적격이며 이는 무용수가 더 많은 소

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ilence, 2014:107). 

그림 3. 피아니스트 Hauschka 와 무용수 Edivaldo Ernesto의  
An encounter of improvised music & dance 의 한 장면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에 대한 판단과 호불호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Cage, J.의 관점에서는 작곡가들 역시 자기 상상 속의 소리 안에서 

음악을 만들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는 

작곡가의 자아가 오히려 음악을 제한하고 있으며 작곡가가 갖고 있는 관습과 

선입견이 그것을 ‘좋은 음악’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우연성의 원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Cage, J.가 선택한 

최적의 절제 방법이며 자아와 관습, 전통에 대한 탈출구이다. 이에 대해 비평가

들은 작곡 기법의 부재를 감추기 위한 수단15)이나 허구적 논리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무용계에서는 이를 안무에 적극 활용하였다16). 

3. 우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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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ningham, M.은 우연성의 원리를 도입하여 공간 이동, 등퇴장, 속도, 

방향, 높이, 시간 길이 등에 대해 무한한 변화를 창출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

것은 형식주의 안무가로서 Cunningham, M.이 추구하는 본질에 가장 근접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인간의 주관적인 의미 부여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눈을 돌리는 

것, 그 자체를 깨닫는 것에 우연성의 목적이 있다. 이때 음악이나 안무는 절

대 그 어떤 감상적 태도도 요구하지 않는다. 서로 연관되지 않는 무용과 음악

의 우연한 병존을 인지하는 가운데 관객 스스로 무대공간에서 중요하다고 느

끼는 부분을 선택하여 감상하는 것이다(장정윤, 2002:138). 

우연성의 원리는 합리적인 완성을 추구하는 예술 철학적 견지에서는 미완

성의 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예술Anti-art이라고도 부르지

만(홍승연, 2003:307) 열린 음악, 열린 안무, 열린 감상의 측면에서는 예술의 자

유에 대한 진정한 실천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미학과 표현에 대한 독립적인 의지를 갖고 있던 음악과 무용의 관계는 항

상 이분법적인 관습으로 무용작품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왔다. 현대무용의 등

장으로 무용음악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안무가들이 자기만의 안무 철학을 구체화 시키면서 여기에 부응하는 새

로운 경향의 음악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선한 자극으

로 대두된 무용음악들도 클래식 음악의 주류 안에 속해 있었으며 이는 무용

이 기본적으로 음악의 조직 안에 있을 때 명료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

문이었다. 

Cage, J.는 아방가르드의 주도적 인물로서 가장 실험적인 음악 성향을 가

진 작곡가였으며 그의 음악 개념, 창작 과정, 예술관은 모든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ge, J.는 Cunningham, M.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무용작품을 창작하였으며 그들의 협업은 공통된 예술 철학 

안에서 융합예술의 가장 이상적인 예와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의 표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Cage, J.와 Cunningham, M.의 협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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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주목하고 무용음악사의 전환점으로서 Cage, J.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

고자 ‘음악 재료의 다양화’, ‘정형성 거부’, ‘우연성’으로 대표되는 그의 음

악 특징이 무용작품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재료의 다양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의 사용을 의

미한다. 음악이 소리의 개념으로 확대될 때 안무가는 조성이나 선율이 주

는 관념적인 틀을 벗고 움직임, 신체, 형태, 공간 등 무용의 본질에 집중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정형성 거부’는 음악의 모든 정형화된 속성에 대한 거부를 의미

한다. 특히, 리듬의 가변성과 프리페어드 피아노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악

기 사용의 독창성은 그의 무용작품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이다. 이는 동작

의 무한한 전개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소리 매체에 대한 발상의 전환

을 보여준다. 

셋째, ‘우연성’은 주역이나 동전, 주사위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주관적 의지를 벗고 예측할 수 없는 가능성의 세

계로 나아감으로써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는 현상적인 아름다움을 만나

게 된다. 이 방법은 안무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공간 이동, 등퇴장, 속도, 

방향, 높이, 시간 길이의 선택에 사용되었다. 

Cage, J.는 전통과 파격,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상을 음악 안에 

끌어들임으로써 음악의 미적 기준과 개념을 바꾸었으며 이를 통해 무용음악

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또한 주체적이면서도 무용의 불가결한 일부가 

되는 무용음악을 보여줌으로써 무용과 음악의 연합 방식에 대해 새로운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 Cage, J.에게 있어 무용과 음악의 독립성은 서로의 존재에 

대한 무의미나 방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만남과 공생에 의

한 순수한 즐거움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율성은 동작의 무한한 

전개를 가능하게 하였다. Cage, J.는 경험이라는 좁은 사고에서 유발되는 호

불호에 대한 판단을 경계하고자 우연의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이

는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Cunningham, M.을 통

해 무용의 본질에 대한 고찰과 함께 형식주의 무용의 미학이 확립되는 결과

로 이어졌다. 따라서 Cage, J.의 음악은 무용음악사 뿐만 아니라 무용사에서

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의 가치를 갖는다. 

Cage, J.에 대한 연구는 후에 꽃피울 포스트모던댄스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Cage, J.의 다양한 음악적 실험은 콜라주음악, 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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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 미니멀 음악, 전자 음악 등으로 발전되어 계속해서 무용작품에 나타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용예술의 변화에 따라 함께 발전하는 무용음악에 대

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본 연구를 기반으로 Cage, J.이후 무

용음악의 기류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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