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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새로 시작된 21세기를 ‘문화의 시기’라고 부른다.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 여러 

분야들이 문화와의 접목 없이는 발전하기 힘든 시대이다. 문화의 정체성, 역동성, 

다양성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도 할 수 있다.  

 현대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국민 소득의 향상과 교육수준의 상승, 생활양식의 

변화 등 일반 대중들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소위 ‘문화의 시대’라

고 말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점차 관심의 초점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

로 나아가고 있으며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1)

 특히, 최근에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게 되면서 영화, 드라

마, 컴퓨터 게임, 연극 등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다

양한 분야에서 음악의 활용이 놀랄 만큼 빨라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항상 음악을 

접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음악이 우리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

하여 더욱 공감을 하고 있다.2)

 오늘날 인간의 정서 생활에 음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음악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음악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여가생활 속에서 음악적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음악

문화의 환경조성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배우기 쉽고, 악기 값이 

저렴하며, 가지고 다니기도 편한 오카리나를 일반 대중들에게 접할 수 있게 함으

로 생활음악악기로서의 오카리나의 대중화를 위한 인식 조사와 활용화 방안을 모색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 김은영, “무용공연의 대중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1

2) 에듀클래식, “한국 오카리나 음악협회, 창립-오카리나 교육 속도 붙는다”, 2006년 5월, 제 56호,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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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제한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지난 1년여 간의 본인의 수강생들과 앙상

블 단원들, 그리고 오카리나를 정식으로 배워보지 않은 서귀포시내 초 ‧ 중  ‧ 고

등학생과 청소년 지도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음악문화로서의 오카리나에 

대한 인식과, 오카리나에 대한 선호도, 오카리나 연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생활

음악 악기로서의 오카리나의 대중화 방안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 하였다.

 본 연구는 서귀포시에 제한이 되어 있음을 말해두고 싶다.

 연구진행 방법은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수강생들과 서귀포시내 청소년문화의집

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교사 및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 분석,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수

강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마친 후에는 연주를 통하여 발표를 하게 되고, 앙

상블 단원들 역시 거리연주나 송년음악회, 서귀포 올레 축제, 다른 악기 연주회의 

찬조 연주 등 각종 행사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연주를 하는 연주자뿐만 아니라 

연주를 관람하는 관객들의 반응 또한 연구의 대상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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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생활음악문화의 이론적 배경

1) 문화의 개념

 인류는 원래 살아가면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이상을 실

현하려고 의식주를 비롯한 학문, 종교, 법률, 예술, 경제 등 외적, 물질적인 문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 

 문화란 이에 대하여 인간의 내적 정신활동의 소산을 지칭한다. 때로는 문명과 문

화를 혼동하기도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문명을 물질문명으로, 문화를 정신문명으로 

구분하여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화는 인간의 사회생활의 산물이며 인간의 사회생활은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이

루어진다. 사회는 인간세계 외에 동물세계에도 존재하지만 문화는 오직 인간세계에

서만 발견된다. 따라서 문화는 인간과 동물은 구별 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문화는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자아정체성까지도 결정해주는 위력을 가졌다.

 태초에 인간이 문화를 발생시켰을 때 문화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수단이었다. 무슨 문화재를 남겼다는 뜻보다 어떻게 하면 생존의 부족을 만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 문화였다. 여타의 동식물처럼 자연이 허

락하는 한계 안에서 생존을 유지하지 않고 보다 풍족한 생활의 만족을 영위하기 위

하여 인간은 두뇌를 썼다. 인간이 생존의 부족을 극복하려던 두뇌의 창조적 활용을 

미래의 정보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문화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낮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음식문화, 화장실문

화, 혹은 거리의 낙서에도 예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문화인가 하는 정의를 내리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문화와 예술을 더 이상 우리의 생활과 유리 될 것으로 이해

하지 않게 되었다는데 있다.3)

3) 김문환, ⌜ 지역문화 방법론 ⌟, 문예출판사, 1998,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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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음악문화의 개념

 음악은 인류에게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문화이지만, 음악 생활의 내부에는 다양한 

음악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음악문화가 존재하자면 우선 많은 사람

들이 모여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체

는 이 많은 사람들의 구성이 출신지, 교육, 경제, 종교, 직업 등의 관점에서 매우 다

양한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음악의 생활양식은 때때로 음

악인들의 가치관, 태도, 그리고 행위 유형에 있어서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목적 지향

적으로 나타나 비인간적이고 혹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국면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가 다른 음악생활 양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차적인 

접촉으로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형성 ․ 영위해 나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와 같

은 부정적 요소를 거절하는 음악문화로서 ‘생활음악문화’가 있다. 이 ‘생활음악문화’

라는 환경은 모든 국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질이 높은 환경이다. ‘생활음악문

화’는 무엇보다도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자아 구현 욕구의 충족을 보장하는 

생활과 이러한 환경을 요구 한다.4)

 생활음악이란 음악활동을 일상생활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생활음악의 주목적은 

음악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개발하고, 공동체적 활동을 통한 원만한 

인격 함양과 함께 자기표현의 기회를 구현시켜 삶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다. 생활음악은 평생교육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

며, 따라서 유아에서 고 연령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개념은 우선 교육을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를 학습의 기

간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에 관한 기본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

를 요구한다. 평생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목표에 있어서 

누구와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발전을 위한 자신과의 평생을 통한 경쟁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지금까지의 교육의 개념과 크게 다른 개념으로 아마도 21세기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적절히 대응하며 보람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움에

의 지속적인 갈망과 동기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평생을 통

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주목표로 하는 교육의 개념이 곧 

4) 민경훈, “생활음악문화 환경의 필요성과 조성을 위한 기본과제”, 음악교육신문, 2006년 2월,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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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기본 개념은 21세기 교육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예정이며, 

음악교육도 이러한 평생교육의 기본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음악교육 체제의 구축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필요로 한다. 음악교육 체제의 평생 음악교육 체제로의 전환은 

사실 어느 교육 영역 부문보다도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음악교육은 근본적으로 

평생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을 위한 학교 음

악교육의 주목표가 평생을 통한 음악의 생활화로 되어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21세기의 음악교육의 궁극적 목표 또한 음악의 생활화가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21세기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진정한 의미의 음악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평생을 통해 개개인의 의미 있는 음악활동을 지속적이고 능동적이며, 창

의적이고 심미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한 평생을 통한 음악에의 배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의 여러 분야에 대한 

기초 기능 및 능력을 닦아 줄 수 있는 학습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음악을 

즐겁게 표현하고 실험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쌓아 줄 수 있는 다

양한 과목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기초 교육을 받은 성인 이후의 생활 속에서도 지

속적으로 음악을 배우고 음악을 통한 즐거움과 함께 음악의 생활화를 이룩할 수 있

도록 하는 학습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음악의 애호가이자 

소비자로서의 필요한 음악적 감수성과 변별력이 높은 음악적 귀를 발달시킬 수 있는 

학습 내용이 일반 음악 인구를 위한 기초 교육의 내용 속에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생활음악문화의 필요성

 물질 만능주의적인 현대 사회에서 학교 및 사회의 음악교육 상황은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학교 음악교육은 즐거운 생활 함양, 인격 도야,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학교 음악교육의 의도와는 달리, 기능에 대한 평가 

위주의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전락하여 위기적 상황을 맞으며 점차적으로 학교 음악

교육은 붕괴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사회음악교육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남보다 우

위를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기며 인간 정신의 사막화에 동조하고 있

다. 이러한 비관적인 학교 및 사회 음악교육의 환경을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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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질 높은 음악 문화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는 그 유용성에서 현저하게 하위 등급을 차지하게 된 음악 문화의 기류에 따라 정

신적으로 사막화 되어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오아시스적인 음악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5)

 이러한 노력 앞에서 우선적으로 인류애에 바탕을 둔 음악문화의 환경에 대한 논의

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음악문화의 쾌도를 수정해 나갈 수 있

을 만한 가치 있는 음악문화의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이러한 음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어린이부터 고 연령층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처 음악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음악의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시설, 조직, 지도자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6)

4) 생활음악문화의 쇄신

 지금의 사회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게 모든 것이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취미와 자기표현의 방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문화 또한 고정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 변동을 하고 공간적 차원에서 이동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위한 문화 운동의 계기를 쇄신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현상 속에서 음악문화도 질적으로 변화하고 양적으로 증가하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성장된 음악문화는 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됨으로서 비로소 안정된 문화로 정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

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쇄신을 통한 바람직한 음악문화가 성장하려면 쇄신에 의하

여 발생하는 새로운 문화 요소 및 문화 복합이 큰 마찰 없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야 함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생활음악문화의 성장을 위한 정책이 이러한 음악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 방향의 각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음악문화라는 두 국면 즉, ‘음악양식’이란 음악문화와 ‘생활음악환경’이란 음악문화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5) 성경희, “21세기 사회를 위한 평생음악 교육 체제 구축의 과제”, 아마데우스 클래스 음악  교육연구소, 2000

6) 민경훈, 생활음악 문화 환경의 필요성과 조성을 위한 기본과제, 음악교육신문, 2006년 2월 27일,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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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이 음악문화에 대한 혼돈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폐해를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균형 잡힌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양식’으로 이해되어지는 음악 환경을 지향하는 ‘음악문화의 환경화’와 국민의 

음악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이해되어지는 ‘생활음악환경의 문화화’는 음악이란 

예술 활동을 통해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만, 서로간의 근본

적인 의도가 다름으로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음악문화의 환경화’는 문화와 사회를 서로 별개의 현상으로 보고, 문화라고 이

해되는 음악 양식의 결과물을 사회 환경 속에 영입하여 도시가 이를 보여주는 유형

이기 때문에 어쩌면 일상의 생활과 괴리된 과시적이고, 호화스러운 ‘전당’, ‘센터’ 

등이 무리하게 들어서거나, 혹은 도시 환경의 외형적 외관만을 치장하는 유감스러

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활음악문화의 성장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음악문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 ․ 포괄적으로 생활음악을 위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기관의 양을 증대시켜 모든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자유스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생활

음악문화의 조성에 주력하는 전략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전략의 과정에 있어

서 음악문화의 환경화로 방향이 잘못 전환되어서는 안 되고 뚜렷하게 생활음악환경

의 문화화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음악문화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본 정책이 필요하다. 그 정책과정은 

정부 당국이 국민을 위한 생활음악문화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느냐, 혹은 민간측이 자발적으로 음악문화의 

쇄신과 더불어 생활음악문화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느냐의 선택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먼저 음악문화라는 것이 과

연 타력에 의해 조성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구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문의 구명을 위해서 다시 문화의 개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문화는 한 사회가 선택하고 지키기로 한 약속된 생활양식이다. 그러므로 생활음

악문화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그 생활양식과 선택에 있어 준거가 되는 가치 체계와 

또한 그 방법 내지는 절차에 있어서 그 사회 구성원의 일반적인 의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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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은 이와 같이 선택되고 약속된 생활음악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의 음악 문화

적 행동양식을 규명함으로서 사회 전체의 음악문화 질서를 구성하고, 동시에 개개

인의 집합체인 사회 전체를 조절하여 개개인의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키면서 음악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생활음악문화의 주역은 정부가 아닌 시민 개개인, 그리고 개인의 집합인 사회이며, 

생활음악문화 성장의 주된 내용은 사회 공공의 바람직한 문화 질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문화를 유지하는 음악 사회의 제도적 구현이 국가이고 국가가 

정부 조직의 행정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 질서의 유지이다. 그런 만큼 질서 유지와 새로운 질서의 수용을 통한 생활음

악문화의 성장에 있어서 정부와 개인의 역할은 분명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역할은 이른바 문화 질서의 행정을 통해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 

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행위와 사고 양식의 규범을 민주적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

택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역할은 문화 유지와 성장의 주역으

로서 이와 같은 규범의 선택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가 혹시 저지를 수 있는 독

선과 횡포를 견제하고,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그 선택한 바를 지키려

는 약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7)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사회음악교육기관은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간을 마련하여 원하는 시민에게  개방하여 보고 듣는 음악

에서 직접 참여하는 음악으로 유도 ․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음악문화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일련

의 적극적인 음악문화 정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7)  Ibid.,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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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카리나의 이론적 배경

1) 오카리나의 역사

 오카리나는 흙을 빚어 구워서 만든 악기로 특히 바람의 출구가 없는 (폐관악기) 

도기 악기의 통칭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악기는 기원전 3~4세기부터 문명이 발달

한 곳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오카리나는 3,000년의 고대 문화를 자랑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메소포타미

아 문화 속에서 발견된다. 동양 아악의 선조인 중국 고대 악기에 항아리형의 도자

기 피리가 있고 운강이라는 곳에 있는 유명한 석굴사의 주악천녀(奏樂天女)속에도 

가로 옆피리, 북, 비파 등과 같이 이 피리를 합주하고 있는 모습에서 발견 된다.9)

이렇게 흙으로 구워서 만든 악기는 석기시대 때부터 존재해 왔는데 아시아, 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 인간이 살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런 도자기 형태의 악기가 발

견되고 있다.10)

 최근 파키스탄에서 발굴된 피리는 고대 희랍, 메소포타미아에서 파키스탄을 경유

하여 중국, 한국으로 전해진 것으로 생각 된다. 한편 고대 희랍에는 도자기 제품인 

세워 부는 피리, 연통형인 실링크스(팬플루트) 등의 도자기 피리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있는 오카리나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훨씬 뒤에 있었던 것이

다.11)

 오카리나(OCARINA)는 이탈리아어로 OCA(거위) + RINA(작은)의 합성어이다. 흔

히 오카리나를 ‘부는 사람의 악기’라고 하는데 악기를 부는 사람이 자신의 악기를 

직접 제작하거나 소리를 만들어 가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수많은 오카리나의 유물

이 출토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카리나는 물과 흙이라는 가장 흔한 재료를 사

용해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오카리나의 제작은 다른 악기에 비해 쉽고 소리도 만

드는 사람의 호흡량과 기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원리적으로 오카리나는 부는 사

람에 따라 모양과 음이 결정되는 단순한 악기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오카리나는 잉카문명 지역에서 발굴된 거북모양의 

8) 성방현, ⌜짱! 오카리나⌟, 삼호뮤직, 2004, p.8

9) 장준호, “폐관악기 재질 및 형태변화에 따른 디자인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논문, 2005 p.4

10) 유승엽, ⌜하늘소리 오카리나 교본⌟, 한남세라믹 출판사, 2004, p.10

11) 성방현, ⌜오카리나 교본⌟, 세광음악 출판사, 2004,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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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리나로 알려져 있다.12)

 남미 지역에서는 대체로 둥근 모양에 3개 내지 4개의 구멍을 가진 형태의 오카리

나가 주로 쓰였다. 남미의 오카리나는 그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악기라기보다는 

제사의식 등에서 어떤 것을 상징하는 용도로 주로 쓰였다.13)

이 외에도 이집트 벽화나 아프리카 원주민에게도 역시 오카리나라 할 수 있는 악기

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고대의 오카리나란 대부분 순수한 음악에의 목적보다는 

다른 용도로 많이 쓰였다. 오카리나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원시적인 휘슬은 모두 

단순하게 만들어 졌으며 동물의 뼈, 마디가 있는 줄기, 뿔, 나무 등으로 만들어 졌

고, 단색 음조 휘슬은 석기시대보다 더욱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냥할 때 미

끼를 꾀어내거나 신호를 보낼 때 쓰였다.14)

 오카리나가 현재의 거위 모양의 악기로 발전된 것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 

1853년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bnia) 동쪽 작은 마을인 부드리오(Budrio) 지방의 

제빵 기술자 기우제페 도나티(Giuseppe Donati)에 의해 지금과 같은 넓은 음역과 

반음을 낼 수 있는 오카리나를 처음 만들게 되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거위와 같다

고 하여 오카리나(어린 거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도나티로부터 3대째 되는  장인

인 귀도 치사(Guido Chiesa)는 탁한 오카리나 소리를 개선하고 음역 또한 10음에

서 12음으로 늘림으로써 좀 더  연주용에 가까운 오카리나를 만들었고 그에 따른 

운지법을 개발함으로써 오카리나에 연주용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서 ‘오카리나의 아

버지’란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후 여러 장인에 의해 오카리나는 지속적으로 발전되

어 왔으며 현재 오카리나 중에서 가장 음역이 넓으며 대개 한 옥타브 반 정도의 비

교적 넓은 음역의 오카리나로 발전하였다. 또한 오카리나가 가진 최대의 단점인 좁

은 음역을 벗어나고자 ‘더블 에지 오카리나(Double-edge Ocarina)'나, 14구멍의 

오카리나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15)

  오카리나의 모양은 보는 사람에 따라 거위 자체로 보거나 거위의 머리 부분만 보

거나 한다. 이에 따라 각 부의 명칭을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위 

자체의 모양을 본딴 것으로 보고 있다.16)

12) 장원욱, “중학교 음악수업 중 기악학습 활동에서의 오카리나 활용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p.13

13) 김준수, "학교 기악교육에서 오카리나와 께나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p.6

14) Ibid, P.6

15) 남궁은옥, "교실악기로써 오카리나 활용방안의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p.14

16) 임경희, ⌜만화로 불어보는 오카리나⌟, 태림출판사, 2007,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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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라별 오카리나의 종류

가. 이탈리아식 오카리나(T자형 오카리나)

 고대의 민속 악기를 도나티가 개량한 것으로 어린 거위처럼 생겼다고 하여 오카리

나(Ocarina: 이탈리아어로 작은 거위라는 뜻)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악기이다. 우리

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오카리나이기도 하다. 한 옥타브 반 정도의 비교적 넓은 

음역을 갖고 있다.

나. 영국식 오카리나

 원형 오카리나라고 알려진 것으로 작고 동그랗다. 영국의 민속 음악가인 존 테일

러(John Taylor)가 1964년에 만든 것으로 구멍은 4개이다. 이후 1986년 존 랭글

리(John Langley)에 의해 조율되어 7개의 서로 다른 키를 가진 4구멍 오카리나로 

발전했다. 이탈리아식 보다는 음역이 좁지만 한 옥타브 정도는 낼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동그랗게 생겼으며 운지를 조합하여 음정을 만들어 낸다.

다. 남미식 오카리나

 브라질, 페루, 칠레, 볼리비아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카리나로 그 지역 문화적 

특성에 맞게 장식이 화려하고 독특한 문양을 많이 새겨넣었다. 음역은 한 옥타브 

정도이다.

라. 동유럽식 오카리나

 일본에서는 코카리나라고 부르는 나무 오카리나이다. 앞면에 4개, 뒷면에 2개의 

구멍으로 이뤄져 있다. 헝가리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음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코카리나를 묶어서 연주하기도 한다. 

 

마. 동양식 오카리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오카리나는 ‘훈(壎)’이다. 고려 예종 때인 1116년에 송나라에서 

들여왔으며, 저울추, 계란, 공 모양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저울추 모양이 주를 이

룬다. 기와 흙을 구워 만들거나, 황토에 솜을 섞어 만들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도

자기로 만든 것을 쓴다. 운지 구멍은 앞에 3개, 뒤에 2개가 있으며 취구는 상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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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음역은 12음을 내며 구멍을 반만 막는 방법으로 소리를 낸다. 음색이 어둡고 

낮아 부드러운 소리를 가졌으며, 문묘제례악에 쓰인다.17)

3) 음역별 오카리나의 종류

 오카리나는 운지 구멍의 수로 음역을 결정한다. 이 구멍 외에 소리구멍(노즐을 통

과한 공기가 나오는 구멍)이 있지만 이 소리 구멍은 구멍수에 넣지 않는다. 오카리

나의 음역은 가장 음역이 넓은 이탈리아형 오카리나인 경우 2옥타브 조금 못 미치

는 음역을 가지고 있다.

 오카리나는 12구멍(13홀)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12구멍의 악기는 총 13음을 표현

해 낸다. 플루트는 3옥타브를 표현해 내고 있으며, 트럼펫도 2옥타브가 넘는 음역

을 내고 있다. 하지만 오카리나는 다른 관악기에 비해 음역이 좁은 편이다. 오카리

나의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등 다양한 음역을 가진 

오카리나가 존재한다. 베이스 음역의 오카리나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 

 현재 12구멍의 C조의 오카리나는 가장 낮은 저음이 라(A)이며, 가장 높은 음이 높

은 파(F)이다. 이후 일본에서 11구멍과  12구멍으로 개량하였지만 C키로 불리는 이

유는 가장 저음의 소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 현재의 오카리나 모양을 개량한 

부드리오 오카리나를 기준으로 책정된 듯하다. 참고로 부드리오 오카리나는 현재에

도 11구멍으로 제작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C키, F키, G키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여러 개의 키로 나누

어지는 이유는 좁은 음역에 따른 음악적인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도이

다. 보통 독주 또는 혼자 연습을 할 때에는 기준 음에 상관없이 연주할 수 있지만, 

합주나 반주에 맞추어 연주를 할 때에는 반드시 키를 맞추어야 한다. 

 오카리나의 음역별 분류를 저음에서 고음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베이스 키

(Bass Key) > 테너 키(Tenor Key) > 알토 키(Alto Key) > 소프라노 키(Soprano 

Key) > 피콜로 키(Piccolo Key)순이다.

 각각의 음역별 분류는 다시 기준 음에 따라 C, F, G 등의 음계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세분화 된다.

 베이스 C키 > 테너 F키 > 테너 G키 > 테너 C키 > 알토 F키 > 알토 G키 > 알토 

C키 > 소프라노 F키 > 소프라노 G키 > 소프라노 C키 > 피콜로 F키 > 피콜로 G

17) 넥서스 BOOK 편집부, ⌜ 영혼을 울리는 오카리나 배우기,⌟ 넥서스 BOOK , 2002,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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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의 순으로 저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간다. 

 물론 각 기준 음 사이에는 다른 기준음의 키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

작되는 키는 알토 C키, 소프라노 F키, 소프라노 G키, 그리고 소프라노 C키이며, 주

로 사용되는 종류도 이 네 가지이다.

 실제 음은 기보음보다 한 옥타브 높다. 중음역의 알토 C키(다장조)를 기준으로 해

서 4도 위인 소프라노 F키(바장조), 5도 위인 소프라노 G키(사장조), 1옥타브 위인 

소프라노 C키(다장조), 4도 아래인 알토 G키(사장조), 5도 아래인 테너 F키(바장

조), 1옥타브 아래인 베이스 C키(다장조)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 중에서 베이스 C키와 테너 F키, 알토 G키는 독주용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

며 합주 시에 사용 된다.18)

<그림-1> 오카리나의 종류별 절대 음역19)

18) 프리윈디 오카리나, http// www.freewindy.com/

19) 프리윈디 오카리나, http// www.freewin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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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카리나의 구조와 명칭20)

<그림-2> 오카리나의 앞면

<그림-3> 오카리나의 뒷면

20) http// ocari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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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마우스 피스

입술에 물고 공기를 불어 넣는 부분이다. 취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② - 목걸이 고리

목걸이를 걸 수 있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오카리나는 목걸이를 걸 수 있도록 제작

이 되어 있다.

③ - 몸통

소리를 울리기 위한 공간이다. 어린 거위의 어원에서 몸통부분에 해당되기에 몸통

으로 지칭한다.

④ - 음정구멍

운지구멍 또는 지공이라고도 불리며, 음정을 결정짓는 구멍이다.

⑤ - 꼬리

거위에 비유 했을 때 꼬리에 해당하는 부위로 일반적으로 꼬리라고 불린다.

오카리나를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 파지에 용이하도록 어느 정도의 길이를 주어 제

작된다.

⑥ - 엣지

소리구멍이라고도 불리며, 오카리나의 소리가 만들어 지는 구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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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카리나의 각 키별 특징

 오카리나의 각 키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소프라노C : 상당히 고음의 악기로서 경쾌하고 빠른 곡에 어울리는 악기이다. 

고음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연주하기에는 부적당한 키이기도 하다. 크기가 작기 때

문에 손이 큰 사람의 경우 운지가 불편할 수 있지만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휴대가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나. 소프라노G : 약간 고음에 속하는 악기로서 적당한 호흡량으로 처음 배우기에  

적당한 악기이다. 음색이 곱고 깔끔하며 대부분의 곡을 무난히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이 키의 특징이다.

다. 소프라노F : 소프라노G 보다 한음 낮은 악기로서 소리가 부드러운 것이 특징

이다. 오카리나 악기 중 가장 아름다운 음색으로 평가 받는 키이며 역시 처음 배우

기에 적당한 악기이다.

라. 알토C : 무엇보다도 저음 특유의 부드러운 소리가 장점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

로 고음보다는 저음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편이다. 그러나 고음(높은 미, 파) 연주가 

약간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초보자들의 경우 고음 연주 시 재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며 꾸준히 연습하면 높은 

음도 자연스럽게 잘 연주할 수가 있다. 만약 처음부터 알토C키를 배웠다면 소프라

노키 악기는 쉽게 연주할 수가 있을 것이다.21)

21) WWW.hanulsoriocarin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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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음 계

라(A) 시(B) 도(C) 레(D)

미(E) 파(F) 솔(G) 라(A)

시(B) 도(C) 레(D) 미(E)

파(F)

6) 오카리나의 운지법22)

                  <그림-4> 오카리나의  운지법

22) http://ocari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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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음 계

라(A)＃/시(B)♭ 도(C)＃/레(D)♭ 레(D)＃/미(E)♭ 파(F)＃/솔(G)♭

솔(G)＃/라(A)♭ 라(A)＃/시(B)♭ 도(C)＃/레(D)♭ 레(D)＃/미(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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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카리나의 특징 

 

가. 접근이 용이한 오카리나 

 ① 배우기가 쉽다.

 맑고 예쁜 소리 이외에도 오카리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플루트 등 여타의 다른 악기들은 

최소 몇 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카리나는 

다른 악기에 비해 쉽게 배울 수 있고 단기간에 연주가 가능하다. 일단 오카리나는 

다른 악기에 비해 배우는데 부담감이 적다는 것이다. 물론 여느 악기와 마찬가지로 

깊이 있게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운지와 소리내기가 쉬

워서 짧은 시간 내에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악기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성인들은 5분 정도 만에 간단한 동요를 바로 할 수  있다. 

심지어는 5~6세 유아도 얼마든지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다.

②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오카리나는 소박한 모습 때문인지 음악을 공부한 적이 없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

인에 이르기까지 이 악기를 배우기에 아주 어려울 것 같다는 두려움 같은 것을 덜 

주는 편이다.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악기의 입문과정은 매우 간단한 편이고, 

어느 정도 연습만 한다면 다른 악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악기를 

연주하고 남들 앞에서 공연도 가능하다.

③  휴대가 간편하다.

 오카리나는 한손으로 쥘 정도의 크기이므로  휴대가 용이해 보호 케이스 속에 넣

어 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고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고 어느 곳에서나 쉽게 

꺼내어 연주할 수 있다.

 ④ 모양과 색상 등 디자인이 다양하다.

 오카리나는 거위형과 원형으로 대별되는데,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디자인이 다양하

다 오카리나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연주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디자인과 음색에 따라 

오카리나를 선택해서 연주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보통 T자형과 랭글리형 오카리나

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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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조각해 넣을 수 있으며 특히 원형은 소리 나는 장식용 

도자기나 목걸이, 팬던트 등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다양한 모양으

로 만들 수 있다. 단순한 장식품에 비해 소리까지 나는 장식품이라는 “다홍치마형 악

기”라고 할 수 있다.

⑤ 보관만 잘 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오카리나는 깨지기 쉽지만 흙으로만 만들어서 구워낸 단순한 구조의 악기이기 때

문에 플루트나 오보에 등과 같이 현대적으로 개량되어 여러 가지 장치를 달고 있는 

악기들에 비해 고장이 날 부분이 거의 없다. 유일하게 오카리나를 입에 물어서 바

람을 넣는 취구 부위에 이물질이 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종이 등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빼 내거나, 다시 한 번 구워내는 방법을 통해 평생 동안 좋은 

소리를 선사해 줄 수 있다. 

⑥ 가격이 저렴하다.

  보급용 오카리나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도예가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전문가

용 악기의 값은 제작자 마다 다르지만 서양의 클래식 악기에 비하며 가격이 저렴하

면서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굉장한 악기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교육용 악기가 아닌 전문 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악기 중

에서 오카리나만큼 가격이 저렴한 악기도 드물다. 일반적인 연주용 악기가 보통 

100만 원 이상 값이 나가는 것에 비해 오카리나는 보통 5만 대의 대량 생산 악기

와 10만 원대의 수제품 연주용 악기의 가격 차이가 불과 2~3배 정도 밖에 안 된

다. 

⑦ 폐관악기 특유의 맑고 소박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

 오카리나는 끝이 막혀있는 “폐관악기”이기 때문에 오카리나만이 갖는 특유의 음

색, 특히 소박하고 맑은 음색을 갖고 있다. 연주를 못하는 사람이 오카리나로 한 두 

음만 소리 내더라도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폐관악기 특유의 구조에

서 가져오는 음색과 흙으로 만든 따스한 질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⑧ 다양한 Key의 악기를 통해 다양한 음색과 쉬운 연주가 가능하다.

 오카리나는 여러 가지 Key가 있다. 각각의 Key는 전체적인 음의 높낮이가 다르기

도 하지만, 악기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다양한 음색을 선사한다. 다양한 Key가 존

재하는 것의 장점은 조표가 여러 개 붙는 복잡한 악보를 상대적으로 간단한 악보로 

바꾸어서 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 비전공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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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이처럼 Key가 많은 것이 가져오는 장점은 Key별로 운지 위치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손가락 간의 거리 등에 적응해야 하는 점, 저음 오카리나는 악기의 

무게가 매우 무겁다는 점 등에서 단점이 되기도 한다. 

⑨ 반음, 온음 이외의 미세한 음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음악적 표현력이 풍부하다.

 국악기가 아닌 서양악기들은 대부분 피아노의 건반처럼 반음과 온음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무수히 존재하는 미분음의 연주가 자유로운 악기는 

흔치 않다. 

오카리나는 하나의 운지 구멍에서 작게는 반음에서부터 많게는 장3도(도-레-미) 이

상까지의 음도 표현할 수가 있어서 매우 다양한 음색과 주법을 개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음악적 표현력을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다.

 ⑩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오카리나의 음역은 낮은 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에 이르는 온음과 그 사이의 반음을 손쉽게 연주할 수 있고, 악기에 따라

서는 고음 파-파#-솔-솔#-라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도 있으며, 연주 기량에 따라

서는 낮은 라 아래의 솔-파까지도 연주에 응용할 수 있다. 

 기본 음역인 13음역만으로 연주하더라도 일반적인 동요에서부터 가요, 팝, 영화음

악, 뉴에이지, 가곡, 클래식, 민요 등의 국악에 이르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으며, 오

카리나의 음역을 벗어나는 일부 대중음악과․ 클래식, 국악 등의 경우에는, 오카리나

의 Key를 바꾸거나 적절한 편곡을 통해 얼마든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해 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웰빙 추세와 함께 요가나 명상 등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오카리나는 명상음악/치유음악으로 매우 적합한 악기이다.23)

 나. 생활음악악기로서의 오카리나

① 정서함양의 수단

 현대 과학기술문명은 외적 ․ 물적 풍요와 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문명의 혜택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물질

적 혜택을 받기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급속한 물질문

23)  WWW.hanulsoriocarin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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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발달은 인간의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음

악은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24) 

선행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해 볼 때 권오륜25)은 음악 감상 수업이 청소년들의 우

울증을 감소시켜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 하였고, 박재성26)은 합창을 

통한 음악교육이 정서적으로 책임감, 협동심, 사회성 등의 심성개발 활동에서 효과

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강갑원27)은 음악과 정서에 관련된 연구에서 음악의 유형에 따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진정성 음악은 

긍정적 정서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며 자극성 음악은 부정적 정서에 보다 많은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음악은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며 정서적으로 책임감, 사회성, 협동심 등의 심성개발 활동에서 효과적인 것

이고 진정성 음악은 긍정적 정서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8)

② 지적능력 향상의 수단

 독일 시사 주간지인 디 차이트 최근호는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육학과가 지난 몇 

년간 베를린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이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1주일에 2시간씩 음악

교육을 받게 했을 뿐 아니라 악기 하나를 배우고 합주시간을 갖게 한 반면 다른 그

룹은 1주일에 한 시간만 음악교육을 받게 했다. 그 후 음악교육을 더 많이 받은 그

룹에서 아이들의 사회성이 발달된다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배제(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훨씬 적게 나타났다. 학급 내에서 아이들 간의 사이가 좋아지고, 미움 받는 

아이들의 지능이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주변 환경의 차이와 상관없이 향상되는 것으

로 나타났고 특히 지능이 비교적 낮은 아이들의 지능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

다. 이런 지능발달의 이유에 대해 바스티안 교수는 음악교육이 구조이해, 시공관념 

24) 한경희,“생활음악문화에서 오카리나의 인식과 대중화 방안,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6,  

            p.23

25) 권오륜,“음악감상 수업이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청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p.19 

26) 박재성, “음악교육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연구- 합창음악 교육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논문, 2001

27) 강갑원, “자극성 · 진정성 음악이 긍정적 · 부정적 정서의 유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2, p.22

28) 한경희,“생활음악에서 오카리나의 인식과 대중화 방안”,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6,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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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관련된 복합적인 사고 능력을 발전시켜 주며 특히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조밀한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악보훈련은 직

접 지능발달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음악연주는 지속적인 주의력과 계획성을 

요구하고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측면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 어떤 

다른 종류의 교육으로도 달성될 수 없는 효과를 낳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효과

를 낳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음악적 소질을 살려 음악활동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했다.29)

                   

                     

                    

29) 에듀클래식, 2005, 2월,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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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전체                240             100

성별
남       78 32.5

여       162 67.5

연령

10대 122 50.8

20대 29 12.0
30대 31 12.9

40대 30 12.5
50대 16 6.6

60대  12 5

학력

초졸(재)  110 45.8
중졸(재) 40 16.6

고졸(재) 34 14.1
대졸(재) 51 21.2

대학원이상 5 2

직업

직장인  54 22.5

주  부 39 16.2

학  생 133 55.4
기  타 14 5.8

Ⅲ. 연구 결과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연구인이  2008년 4월부터 2009년 5월 현재까지 지도하고 있는 수강

생들과 서귀포시내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을 지

도하는 청소년 지도교사 및 학부모들 240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조사하였다.

설문지 조사 방법은 오카리나 수업 개강 후 일정 기간(2개월~4개월)이지나 오카리

나의 경험을 해 본 수강생들로 당일 수업 후반에 부연 설명을 한 후 설문지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그 이외의 학생들과 지도교사 및 학부모들은 청소년 인권축제

기간에 설문지를 배포한 후 그 자리에서 받은 후 전자와 후자를 합해서 통계를 내

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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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응답자 240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해 보면 남자의 비율이 32.5%이고 여자

의 비율은 67.5%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악기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층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자들 중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보습

학원 원장과 목사님, 어린이집 음악 ‧ 체육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지도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50.8%이고 20대 12%, 30대 12.9, 40대가 12.5%이고 

50~60대도 11.6%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대상이 서귀포 학생문화원 프로그램 참

가자와 서귀포 YWCA 프로그램 참가자 및 서귀포시내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청소년

과 지도교사, 그리고 학부모인 관계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연령 분포도임을 말해

두고 싶다.

 이 조사에서 50~60대인 응답자들은 오카리나를 처음 대할 때는 두려워하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매우 즐거워하고 집에

서 연습을 해 오는 열정을 보였으며 교육과정 수료 후 발표를 할 때는 진지함과 설

레임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력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초졸(재)가 45.8%, 중졸(재)가 16.6%, 고졸(재) 

14.1%, 대졸(재)와 대학원이상이 23.2%로 나타났는데 초졸(재)가 가장 많은 이유

는 초등학생 수강생의 수가 많음도 있지만 50~60대 거의 대부분이 초졸이었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오

카리나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특이할만한 30~40대 응답

자들 중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 심지어는 대학원 이상인 수강생들이 매우 많음을 

볼 수 있는데 고학력 여성들이 또 다른 일거리나, 아니면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추

구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직업별 분포도를 보면 직장인이 22.5%, 주부 16.2%, 학생 55.4%, 기

타 5.8%로 나타났는데 의외로 직장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서귀포 YWCA 

직장인을 위한 오카리나 교실과, 서귀포 학생문화원 토요교실 내의 평생교육 프로

그램 참가자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오카리나 교실 참가자 중 거의 대부분의 성인 

수강생들이 직장인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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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

주위 사람이 권해서 28 11.6

지역사회내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보고 92 38.3

오카리나연주, 또는 방송을 듣고(보고) 19 7.9

악기를 배워보겠다는 생각에서 32 13.3

기 타 69 28.7

합     계 240 100

2.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오카리나를 배워서 앙상블 활동을 하고 있거나, 현재 오카리나를 배우

고 있는 수강생들, 그리고 서귀포시내에 속한 청소년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

들과 지도교사와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음악문화에서의 오카리나의 인식과 활

용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

을 취하였고 2008년 4월 석사학위 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후부터 서귀포 학생문화

원 평생교육 성인수강생과, 방과 후 오카리나교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토요 오카리

나교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다가 2009년 3

월에 서귀포 하늘소리 오카리나 앙상블단원들과 오카리나 전문 강사 1인의 조언과 

자문을 얻어 설문지를 보완 ‧ 수정하였으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본 설문지 문항은 한경희(2006년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논문)의 

‘생활음악문화에서 오카리나의 인식과 대중화 방안’의 문항을 수정 ․ 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생활음악문화와 오카리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활용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세부 항

목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오카리나 교육을 받게 된 동기

 오카리나 교육을 받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오카리나 교육을 받게 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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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

있다 179 74.5

없다 61 25.4

합계 240 100

 위의 <표-2>에 의하면 ‘지역사회내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보고’가 38.3%,로 가

장 많음을 볼 수 있고 ‘악기를 배워보겠다는 생각에서’가 13.3%, ‘주위 사람이 권해

서’가 11.6%, ‘오카리나 연주, 또는 방송을 보고(듣고)’가 7.9%이며 의외로 ‘기타’란

에 28.7%로 높은 비율을 볼 수 있는데 여행 중 오카리나를 구입해서 집에 두었다

가 배우게 되었거나 “소리섬 박물관” 견학을 갔을 때 구입해 두었다가 배우는 경

우, 친척이나 형제 중에 오카리나가 있어서 배우러 온 경우가 많았고 오카리나를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마땅히 대답할 문항이 없어서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서귀포 학생문화원과 서귀포 YWCA 에서는 5년째 1년 4회기에 걸쳐 오카

리나 초급과정, 중급과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어 오카리나 교육 프로

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매년 평균 150명 이상이다.

2) 다른 악기를 배워본 경험

오카리나를 배우기 전에 다른 악기(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 등)를 배우거나 음악

공부를 한 경험에 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 다른 악기를 배워본 경험

  

 위의 <표-3>에 의하면 ‘악기를 배우거나 학교수업 이외의 음악공부를 해본 경험

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74.5%에 달했고, ‘없다’의 비율은 25.4%로 의외로 음

악에 대한, 또는 악기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이 전체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는데 교

육환경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겠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음악의 필요성

이 절실해짐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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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피아노 128

플루트 42

바이올린 38

기타(가야금, 첼로, 키타, 클라리넷, 섹소폰, 드럼, 하모니카 등) 24

합   계

구  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17 7.0

그렇지 않다 42 17.5

보통이다 58 24.1

그렇다 88 36.6

매우 그렇다 35 15

합  계 240 100

3) 배웠던 악기는?

‘배웠다면 어떤 악기를 배웠 었나’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 배웠던 악기

  피아노와 플루트, 피아노와 바이올린, 피아노와 첼로 등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

의 악기를 배우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고 심지어는 다섯 가지 악기를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백분율을 내지 않았다 .

그러나 다른 악기를 과거에 배웠던 경험이 있는 성인 응답자 중 대부분이 지금은 

손을 놓고 있었고 배웠던 악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소수에 불과해 과거의 추억

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볼 수 있었다.

4) 예술적 악기로서의 적합성 

  

 오카리나가 예술적인 악기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 <표-5>와 같다.

                        <표-5> 예술적 악기로서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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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

전혀 필요하지 않다 24 10

필요하지 않다 43 17.9

보통이다 104 43.3

필요하다 41 17.0

매우 필요하다 28 11.6

합계 240 100

위의 <표-5>에 의하면 ‘오카리나를 예술적 악기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 가 7.0%

이고,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51.6%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오카리나 교육이

나 오카리나 연주, 또는 오카리나와 관련된 것들을 예술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술이 클래식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대중들이 할 수 있는 악기로서 오카리나 연주는 충분히 예술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5) 자아실현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오카리나가 자아실현 수단으로 어떠한가? 의 질문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표-6>

과 같다.

                     <표-6> 자아실현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위의 <표-6>을 보면 오카리나가 자아실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28.6%이고 ‘보통이다’가 43.3%로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음을 볼 수 있

는데 실제로 오카리나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 중 많은 수가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

교, 교회와 어린이집 등에서 오카리나 강사로 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보수와 

상관없이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오카리나 지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이 파악이 된 

상황이고 오카리나를 배워보지 않은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 중에도 앞으로 배울 생

각을 하고 있거나 연주를 하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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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10 4.1

그렇지 않다 18 7.5

보통이다 46 19.1

그렇다 91 37.9

매우 그렇다 75 31.2

합  계 240 100

6)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악기

오카리나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악기로 적당한지의 질문에 대한 분석은 <표

-7>과 같다.

                     <표-7>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악기

 위의 <표-7>을 보면 오카리나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악기로 적당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보통이다’의 19.1%를 포함하여 88.2%라는 압도적인 답변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서귀포 학생문화원이나 서귀포 YWCA에서의 오카리나 프로

그램 중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수업이 있어서 이 수업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지엽적인 답변일 수 도 있지만, 실제로 ‘엄마와 세 자녀’가 같이 참여하거나 ‘부

부’가 같이 참여하거나, ‘형제’가, 혹은 ‘자매’가, 심지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리고 손녀’가 함께 수업을 받기도 하고 수료 후에는 함께 발표를 하는 자리에 온 

가족이 축하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것으로 볼 때 오카리나

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악기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오카리나 선택에 대한 만족도

오카리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가? 의 질문에 대한 분석은 <표-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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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24 10

그렇지 않다 28 11.6

보통이다 67 27.9

그렇다 79 32.9

매우 그렇다 42 17.5

합  계 240 100

구  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18 7.5

그렇지 않다 33 13.7

보통이다 64 26.6

그렇다 69 28.7

매우 그렇다 56 23.3

합  계 240 100

                    <표-8> 오카리나 선택에 대한 만족도

   위의 <표-8>을 보면 오카리나 선택에 대한 만족도에서 부정적인 21.6%를 제외

하고는 거의 긍정적인 답변임을 볼 수 있다. 

 지도를 하는 중에 수강자들의 태도나 반응을 살펴보면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임

에도 불구하고 첫 수업시간에 결석을 하거나 개인적인 능력 차이로 인해 중도 탈락

을 하거나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마무리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오카리나는 나와 맞지 않다’라고 여기거나 오히려 오카리나를 과소평가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할 의사

주위 사람들에게 오카리나 교육을 권유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분석은 <표

-9>와 같다.

                       <표-9>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할 의사

 위의 <표-9>를 살펴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다 ’에 28.7%,로 제

일 높고,  ‘매우 그렇다’에 23.3%,  ‘보통이다’에 25.3%로 나타났다. 이는 주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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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 12.0

도움이 되지 않는다 35 14.5

보통이다 74 30.8

도움이 된다 64 26.6

매우 도움이 된다 38 15.8

합  계 240 100

들에게 권해서 함께 할 생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수업이 개강되고 1~2

주가 지난 후 친구나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수업을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9)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

오카리나 연주가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적당한가? 의 질문에 대한 분석은 <표

-10>과 같다.

                        <표-10>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

 위의 <표-10>을 보면 오카리나 연주가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보통이다’가 

30.8%로 제일 높고 ‘도움이 된다’가 26.6%, ‘매우 도움이 된다’가 15.8%로 나타나

고 있는 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도 각각 12%와 

14.5%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오카리나 연주를 위한 연습과 무

대에 대한 부담감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70%가 긍

정적인 답변임을 나타내고 있다.

10)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오카리나 연주가 여가 활동을 위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의 질문에 대한 분석은 

<표-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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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 7.9

도움이 되지 않는다 37 15.4

보통이다 61 25.4

도움이 된다 82 34.1

매우 도움이 된다 41 17.0

합  계 240 100

구  분 명 %

악기 값이 저렴하다 53 22.0

배우기가 쉽다 58 24.1

휴대가 편리하다 39 16.2

소리가 좋다 53 22.0

디자인이 예쁘다 31 12.9

기타 6 2.5

합  계 240 100

                   <표-11>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위의 <표-11>에서는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좋다’가 

34.1%로 제일 높고, ‘보통이다’가 25.4%, ‘좋지 않다’가 15.4%, ‘매우 좋다’가 

17%, 그리고 ‘전혀 좋지 않다’도 7.9%로 나타나고 있는데 ‘좋다’, ‘매우 좋다’의 

51.1%의 응답자 중 직장인과 30~40대 전업주부 층에서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된다

는 답변이 많이 나와서 고무적임을 볼 수 있었다.

11) 생활악기로서의 오카리나의 장점

오카리나가 생활악기로서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

변에 대한 분석은 <표-12>와 같다.

                    <표-12> 생활악기로서의 오카리나의 장점

 위의 <표-12>에서 보면 생활악기로서의 오카리나의 장점이 항목마다 비슷함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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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

전혀 필요하지 않다 20 8.3

필요하지 않다 31 12.9

보통이다 74 30.8

필요하다 74 30.8

매우 필요하다 41 17.0

합  계 240 100

수 있다. ‘악기 값이 저렴하다’에 22%로 나타났고, 배우기가 쉽다’에 24.1%로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실질적이고 부담이 없으며 실용적인 부분에 많은 점수를 주

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의 생활 태도와도 맞물려서 점차로 실용주

의 사회로 변모해감도 예측할 수 있는 것 같다. 

 학생뿐 아니라 음악적인 문화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한 성인들에게 음악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고, 악기 하나를 연주해 보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악기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리가 예쁘다’에 많은 답변에 22%가 답하고 있는데 이는 오카리나 고유의 

소박하고, 흙이 주는 편안함과 부드러움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위안이 되고 매력적

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12) 생활음악 문화로서의 필요성

생활음악문화로 오카리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 <표-13>

과 같다.

                      <표-13> 생활음악 문화로서의 필요성

 위의 <표-13>으로 볼 때 ‘보통이다’와  ‘필요하다’가 각각 30.8%로 제일 높고,, 

‘매우 필요하다’가 17%로 긍정적인 대답이78.6%나 됨을 볼 수 있다. 생활음악문

화에는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고, 감상하고, 평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들이 

있는데 교육을 끝까지 받고 연주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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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18 7.5

그렇지 않다 33 13.7

보통이다 48 20

그렇다 103 42.9

매우 그렇다 38 15.8

합  계 240 100

답변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다른 연주를 관람

할 것을 권했을 때 공연장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음악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음악문화 생활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3) 오카리나의 접근성

오카리나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생활음악 악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분석은 <표-14>와 같다.

                         

                         <표-14> 오카리나의 접근성

 위의 <표-14>로 볼 때 쉽게 배울 수 있는 생활음악 악기로 보는가에 대해 ‘그렇

다’에 42.9%로 제일 높으며 ‘보통이다’에 20%, ‘매우 그렇다’에 15.8%로 나타나 전

체적으로는 접근이 쉬운 악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카리나가 처음 시작할 때

는 쉽지만 조금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을 때 

다른 악기에서도 그렇듯이 힘든 악기라고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본

다.

14) 현대의 생활음악문화에의 기여도

오카리나가 현대의 생활음악문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질문의 분석은 

<표-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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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13 5.4

그렇지 않다 25 10.4

보통이다 62 25.8

그렇다 89 37.0

매우 그렇다 51 21.2

합  계 240 100

구  분 명 %

전혀 없다 7 2.9

없다 12 5

보통이다 28 11.6

있다 85 35.4

매우 있다 108 45

합  계 240 100

                   <표-15> 현대의 생활음악문화에의 기여도

 위의 <표-15>를 살펴보면 ‘현대의 생활음악 문화에 기여하는가?’ 의 답변으로 ‘그

렇다’가 37.0%로 제일 높고, ‘보통이다’가 25.8%, ‘매우 그렇다’가 21.2%로 나타나 

생활음악문화로서 오카리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오카리나가 배우기 쉬워 쉽게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연주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흙으로 만들어진 자연 친화적인 재질

이어서 정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음악문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 오카리나 앙상블 활동 참여 의사

오카리나 앙상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분석은 <표-16>과 같다.

 

                     <표-16> 오카리나 앙상블 활동 참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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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10 4.1

그렇지 않다 22 9.1

보통이다 32 13.3

그렇다 53 22.0

매우 그렇다 123 51.2

합  계 240 100

 위의 <표-16>의 오카리나 앙상블 활동 참여 의사는 ‘매우 있다’가 45%로 제일 

높으며 ‘참여할 의사가 있다’가 35.4%, ‘보통이다’가 11.6%, ‘의사가 없다’가 5%, 

‘전혀 없다’도 2.9%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문화

생활에 대한 욕망도 향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카리나는 독주로 연주할 때도 아름답지만 음역의 한계로 인한 레퍼토리가 다양하

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앙상블로 연주할 때는 각기 다른 음역의 악기들을 사용

하여 수준 높은 곡의 연주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서귀포 YWCA에서와 서귀포 학생문화원에서 오카리나교육을 받은 후 앙상

블을 조직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거리연주, 사회복지 시설에 찾아가는 연주회, 그

리고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 연주로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은 교육과 연주

를 위해 세미나 개최, 오카리나 캠프 추진 등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오카리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이

를 이끌어 갈 오카리나 지도자 양성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사회의 요구인 오카리나 앙상블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자아실현

과 여가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6) 오카리나 연주의 대중화 전망

오카리나가 앞으로 대중적인 악기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에 대

한 질문의 분석은 <표-17>과 같다.

                      <표-17> 오카리나 연주의 대중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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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

사람들의 입을 통해 102 42.5

연주회를 통해 64 26.6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통해 15 6.2

대중매체를 통해 34 14.1

인터넷 정보를 통해 25 10.4

합  계 240 100

 위의 <표-17>에 의하면 ‘오카리나가 대중적인 악기로 계속 발전할 것인가?’의 답

변으로 ‘매우 그렇다.’가 51.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렇

다’가 22.0%, ‘보통이다’가 13.3%, 부정적인 견해가 13.2%임을 볼 수 있다. 

 86%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임을 볼 때 오카리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서귀포’라는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다른 생활음악악기를 쉽

게 접할 수 가 없어서 오카리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한다.

17) 오카리나 홍보

오카리나에 관련된 개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의 질문에 

대한 분석은 <표-18>과 같다.

  

                             <표-18> 오카리나 홍보

  위의 <표-18>에 의하면 오카리나 홍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입

을 통해’가 42.5%로 매우 높게 나왔고 ‘연주회를 통해’가 26.6%, ‘대중 매체를 통

해’가 14.1%, ‘인터넷 정보를 통해’가 10.4%,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통

해’가 6.2%로 조사되었다. 이는 역시 ‘서귀포’라는 지역적 특성과 지금까지의 오카

리나 교육 환경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대체로 다른 지역에서는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나, 아니면 대중 매체에 

의란 홍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사람들의 입을 통한 구전 홍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오카리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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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21 8.7

그렇지 않다 19 7.9

보통이다 46 19.1

그렇다 93 38.7

매우 그렇다 61 25.4

합  계 240 100

나 악보 등을 얻을 수 있지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는 오카리나 교육과정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8) 중급 ‧ 고급과정에 대한 의사

오카리나의 중급  ‧ 고급과정 등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참여하고 활동할 의

사에 대한 질문의 분석은 <표-19>와 같다.

 

                        <표-19> 중급 ‧ 고급과정에 대한 의사>

  

위의 <표-19>를 분석하면 오카리나 교육의 중급 ‧ 고급과정을 원하고 또한 활동할 

의사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가 38.7%로 제일 높고 ‘매우 그렇다’가 25.4%, ‘보통

이다’가 19.1%,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도 각각 7.9%와 8.7%로 나타났

다. 실제로 교육을 하다보면 초급과정을 마친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경우 거의 대부

분이 중급과정에 등록을 하고, 심지어는 고급과정이 개설이 되지 않은 관계로 중급

과정을 3~4회 신청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보게 된다.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중에도 중급과정을 여러 차례 신청해서 받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가르치는 직업이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들에게 음악적인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자녀들과 함께 매번 등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오카리나 지

도자 양성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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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생활음악문화에서 오카리나의 인식과 활용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서귀포 시내의 평생교육기관 (서귀포 학생문화원, 서귀포

YWCA, 서귀포시 자활후견기관, 서귀포 장로교회)에서 오카리나 교육을 받은 후 

오카리나 앙상블 활동을 하고 있거나,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오카리나 수강생들

과 오카리나를 배워보지 않은 서귀포시내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교사 및 학부모 240명을 대상으

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 자료를 연구의 문제에 따라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음악문화에서 오카리나에 대한 인식과 활용화 방안 연구에 대한 응답

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여성’이 67.5%로 높았고, 연령대는 ‘10대’가 50.8%로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오카리나를 선택한 성인의 경우 ‘30~40대’

가 25.4%로 조사되었고, ‘50~60대’도 11.6%의 높은 비율을 볼 수 있다. 학력으

로는 역시 조사 대상 범위의 특성상 ‘초졸(재)’가 45.8%로 제일 높고, ‘대학원이

상’도 2.0%로 조사되었다. 직업으로는 ‘학생’이 55.4%, ‘직장인’이 22.5%, ‘주부’

가 16.2%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를 통하여 오카리나가 남녀노소 모두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악기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오카리나 교육을 받게 된 동기에 대해 ‘지역사회내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보고’가 38.3%였고, ‘악기를 배워보겠다는 생각에서’가 13.3%, ‘주위 사람이 권해

서’가 11.6%순으로 자의에 의한 선택이 많음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악기를 배워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74.5%여서 의외로 음악에 대한 관심

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거나 생활음악문화로 이어진 경우는 그

다지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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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던 악기로는 ‘피아노’가 53.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플루트’가 17.5%, ‘바

이올린’이 15.8%, 그 외의 다른 악기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한사람이 여러 종류

의 악기를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예술적 악기로서의 적합성 여부에는 ‘그렇다’가 36.6%로 나왔고, ‘매우 그렇다’

에도15%의 응답이 나왔다. 

 자아실현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에 43.3%, ‘매우 

필요하다’에도 11.6%로 조사되었다. 

 오카리나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악기로 적당한지의 응답에 ‘매우 그렇

다’에 31.2%, ‘그렇다’에 37.9%로 강한 긍정을 보이고 있다. 

 오카리나 선택에 대한 만족도에는 ‘잘 선택했다’에 32.9%, ‘보통이다’에 

27.9%, ‘매우 잘 선택했다’에 17.5%를 나타내고 있어 이것 역시 긍정적인 쪽

에 강함을 볼 수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 오카리나 교육을 권유할 의사가 있는가? 의 응답에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를 합쳐 52%로 조사되었고, ‘보통이다’도 26.6%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는 ‘보통이다’에 30.8%, ‘도움이 된다’에 26.6%, 

‘매우 도움이 된다’에 15.8%가 나왔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도 12%라

는 높은 응답이 나와서 오카리나가 부담 없이 접근 할 수 있고 쉬운 악기여서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의 요소가 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에는 ‘도움이 된다’가 34.1%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 에 각각 25.4%와 17.0%로 나와서 긍정

적인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생활 악기로서의 오카리나의 장점으로는 ‘악기 값이 저렴하다’에 22.0%이고, 

‘배우기가 쉽다’에 24.1%, ‘소리가 좋다’에 22.0%, 그리고 ‘휴대가 편리하다’와 

‘디자인이 예쁘다’에 각각 16.2%와 12.9%로 조사되었다. 

 생활음악 문화로서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30.8%, ‘필요하

다’가 30.8%, ‘매우 필요하다’가 17.0%로 나타나 클래식만이 음악이라고 여기

던 과거와는 달리 오카리나 같은 마이너급 악기의 선호도나 생활에서의 필요

성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생활악기로 보는가에 대해 42.9%가 ‘그렇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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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나왔고, 7.5%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어 오카리나

가 처음 시작할 때는 쉽지만 어느 정도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 단계

를 올라서려면 그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어려움을  느끼거나 포기하게 되

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배울 수 있

는 교수법 계발의 필요성을 더욱 느낀다. 

 현대의 생활음악문화에서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37.0%가 ‘그렇다’, 21.2%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나왔고,

  오카리나 앙상블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

로 45%가 ‘매우 있다’, 35.4%가 ‘있다’로 나타나 앙상블 참여에 대한 강한 열

망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오카리나가 대중적인 악기로 계속 발전할 것

인가? 에 86%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앞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더욱 더 인식하게 된다. 

 오카리나 홍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가 42.5%로 

나왔다. 이는 5~6년을 연 4회에 걸쳐 꾸준히 교육하고 연주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많이 알려졌음을 실감하게 되는 부분이다. 

 참고로 지난 5~6년간 서귀포 학생문화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교실, 

토요교실, 방학 프로그램 등에 수없이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기도 하고, 폐강이 되

기도 하였지만 오카리나교육 프로그램은 한 번도 쉬지 않았었고 접수 시작 일에 

수강신청 마감이 되는 인기 있는 과목이다. 또한 서귀포 YWCA에서는 매주 오카

리나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2009년 5월 21일부터 매주 2회씩 결혼이민 여성들

을 위한 오카리나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중급 또는 고급과정 희망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64%가 ‘원한다’는 대답이고 ‘보

통이다’가 19.1%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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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오카리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고, 생활음악문화 활동에 참여할 의사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카리나는 처음 배우기는 쉽지만 고난이도의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음악도 있

다. 그런 고급스런 음악을 위해서는 레슨도 받아야 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 한다. 

고난이도의 테크닉적인 것을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함은 당연한 것이고, 공교육 

차원에서 오카리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곳을 통하여 전문적인 오카리나 지도자들이 나올 때 오카리나가 생활음악문화

로서 활용화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또한 동호회나 앙상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서 음악이 주는 다양

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하고, 또한 아마추어들의 연주를 통하여 대중들로 하

여금 음악예술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하며, 마음을 열어 함께 동참해 나갈 때 

생활음악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이다.

 새롭게 일고 있는 오카리나 열풍에 발맞추어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는 디지털 시

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한 줌의 휴식을 제공하고, 오카리나 연주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향유하게 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하여 희망을 전하는 기

회가 된다면 인간의 삶 자체를 윤택하게 하며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매우 가

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서귀포 지역 사회에서 오카리나를 가르치는 일과 

오카리나 앙상블 활동을 하면서 작은 오카리나가 생활음악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오카리나에 대한 인식조사와 활용화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 본 연구자의 목적이었다. 총체적이고 개괄적인 접근으로 인해 보

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생활음악문화로서 오카

리나의 활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카리나 교육이나 연주를 통하여 경험해 본 경

우 거의 대부분이 오카리나 교육이나 오카리나 연주가 향후 대중적으로 확산될 것

이라고 전망했으며, 생활음악문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생활음악문화로서 오카리나의 활용화 방안을 모색

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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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 지도자 양성

 우리나라에 오카리나가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1986년 NHK의 다큐멘터리 ‘대황

하’가 우리나라 KBS에서 방영되고 난 후 알려지기 시작했다.‘대황하’의 배경음악을 

담당한 일본의 오카리나 연주자인 ‘노무라 소지로’의 맑고 깨끗한 음색이 많은 호응

을 얻어 애호가들이 생겨났고, 점차 대중화되기에 이르렀다.

 오카리나는 다른 악기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추세로

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지

도자 양성이나 연주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오카리나의 활용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

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카리나 분야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나 상급 교육

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수준 높은 오카리나 지도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또는 관심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 초

등학교 음악 수업시간에서의 오카리나의 활용, 사설 음악학원, 지역사회의 문화센터

나 평생교육기관 등에서는 이미 활성화가 되고 있고 오카리나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 악기로 인식되어 대학에서 정규과정으로 배

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나마 자생적으로 노력해 전문 강사나 전

문 연주자가 되어도 교육 자료의 부족, 악기 성능의 미비 등의 문제가 따른다. 

 리코더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관동대학에 정규과목으로 있듯이 오카리나도 대

학의 정규과정에 개설이 된다면 지도자 양성은 물론이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수법 연구, 연주법 향상, 악기의 연구 개발, 각종 콩쿠르와 연주회, 세미나 개최 

등 이로 인한 관계 산업의 발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몇몇 대학에서 오카리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독립된 학과가 아닌, 교양 

과목 정도의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교육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

다. 또한 평생 음악교육 체제로 나아가야할 21세기는 무엇보다도 재교육을 받는 성

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롭고 질 높은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음악 인력의 요구 또한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카리나 지도자들이 이러한 21세기적 요구에 대처 할 수 있는 음악 인력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볼 때 단순히 악기를 불러보고 익히는 개념이 아닌 체

계적이고 단계적인 오카리나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오카리나를 더 수준 있고 

전문적인 악기로 만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악기로 사랑받게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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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체계적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과 아울러 일반인들의 예술 

실기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오카리나의 활용화가 보다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2). 앙상블 · 동아리 활동 등 참여 기회 확대

 음악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든다. 모든 악기가 그

렇듯이 사람들에게 음악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감과 즐거움을 주는 동기가 역시 무

대일 것이다. 배움과 더불어 그것을 표출하고 공부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이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 연주자가 아닌 경우 혼자서 하는 연주로 폭넓은 음악

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화음을 느끼면서 음악적 

감각을 기르고 일상생활 속에서 악기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음악을 폭넓게 이해

하며 즐길 수 있는 길은 앙상블 활동을 하는 것이다.30) 이런 이유에서 오카리나는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모임이나 앙상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앙상블은 정확하고 섬세한 음악성의 표현 능력이 요구되며 화성의 아름다운 조화

를 통하여 음악의 심오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차원 높은 예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오카리나는 1900년대 초기 앙상블에 사용되었다.31) 오카리나는 독주를 할 때보다 

앙상블을 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다른 악기와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이다. 최근 

아마추어 오카리나 애호가들이 모여서 합주하던 단체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앙

상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 지휘자를 고용하여 이끌어가는 경우가 생겼다. 아

마추어지만 고아원이나 양로원, 음악적 환경에서 소외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음악

을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오카리나 연주를 통해 봉사하는 것이 그 단

체의 목적이다.32)

 이런 현상으로 볼 때 생활음악으로서 오카리나 앙상블 활동은 여가활동과 자아실

30) 장원욱, “중학교 음악수업 중 기악학습 활동에서의 오카리나 활용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p.6

31) 이강석, ⌜세계악기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6, P21   

32) 한경희, “생활음악문화에서의 오카리나의 인식과 대중화 방안”,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6,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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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라는 고귀한 일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 오카리나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갈 연구자들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귀포 지역에 살고 있으며, 본 연구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오

카리나를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과 오카리나를 배워보지는 않았지

만 서귀포시내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며 오카리나 연주를 자주 듣는 청소년

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청소년지도교사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다. 오카리나를 활용화 시키기 위해서는 오카리나를 접해 본 사람뿐만 아니

라 오카리나를 접해 보지 않은 사람들과 오카리나 연주를 듣는 관객까지도 연구

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오카리나를 생활음악문화로 활용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아리, 또

는 앙상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알토C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위하여 여러 가지 Key의 오카리나

를 연주하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오카리나는 음역에 따라 다양한 오카

리나가 있어서 단일 악기 군으로 앙상블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같은 제조회사

의 오카리나를 사용하는 것이 음색과 음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 리코더와 

팬플루트, 플루트, 하모니카와도 앙상블이 가능하고 오르간이나 쳄발로, 피아노 

등과 함께 연주해도 좋은 앙상블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오카리나가 생활음악문화로 활용화

가 되려면 질 좋은 악기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태리나 일본 등지에서는 

오카리나가 수백 년 이상의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악기든지 근시안적으로 만들려면 그 악기의 

생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철저한 연구 없이 우후죽순처럼 마

구 만들어지고 있어서 악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모든 악기의 생명은 정확한 음정과 음색을 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호흡

관계나 음정관계, 운지구멍의 적당한 위치 등은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져서 누

구나 악기를 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때 무대에 설 수 있는 악기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음악문화를 이끌어갈 악기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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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 질 때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오카리나가 전 세계 어

디서나 호환이 가능해서 함께 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넷째, 앞으로의 음악문화는 공교육 제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음악교육 제도를 

통하여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활음악’으로 문화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악적 즐거움을 통한 교육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서는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연구 내용들 외에 오카리나 경연대회, 오카리나 

만들기 체험학습등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관련 문화산업과도 잘 연계가 되어서 

효과적인 활용화 방안의 연구가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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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음악문화에서 오카리나의 인식과 

활용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서귀포 지역에서오카리나를 배운 후 오카리나 앙상블 활동을 하고 있

거나, 현재 오카리나를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 그리고 오카리나를 배우지는 않았

지만 서귀포시내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이용하면서 오카리나 연주를 자주 듣는 청

소년들과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교사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생활음

악문화에서 오카리나의 인식과 활용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카리나 앙상블 단원들과 수강생들, 그리고 연구의 대상자들은 현대 사회

의 삶에 있어 생활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카리나가 음악생활을 하

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오카리나는 현재 지역사회내의 사회

음악교육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카리나를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생

각하고 있으며,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악기로 매우 좋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쉬운 악기여서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좋으

며,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었다. 생활악기로서 오카리나의 장점으로는 

악기 값이 저렴하고, 배우기가 쉬워서 좋다는 응답이 많았고, 생활음악 악기로 보

는 견해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 반면 오카리나가 처음 시작할 때는 쉽지만 어느 

정도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 단계 올라서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

므로 어려움을 느끼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재미있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교수법 계발이 필요하다. 

 앙상블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중적인 악기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중급과

정 ․ 고급과정을 희망여부에 대한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문제에 의해 분석한 결과 오카리나를 활용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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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오카리나가 사설 교육기관이나 지역사회의 문화센터 

등에서 활발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수의 기관에서 

만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공교육 차원에서 오카리나

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곳을 통하여 전문적인 

오카리나 지도자가 나올 때 오카리나가 생활음악문화로서 활용화 할 수 있는 가

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둘째, 오카리나를 생활음악문화로 활용화 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또는 앙상블 활

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오카리나 교육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직장마다, 혹은 뜻을 같이 하는 오카리나 애호가들이 모여서 규모가 크든지, 작든

지 간에 아름다운 앙상블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연주나 봉사활동 등

을 통하여 음악적인 나눔이 이루어진다면 생활문화로 활용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직도 오카리나라는 악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신

비가 더 많은 악기이므로 질 좋은 교육과 더불어 악기에 대한 연구와 함께 좋

은 악기의 제작이 이루어 질 때 오카리나가 생활음악문화로 활용화 될 수 있다.

 넷째, 음악을 배우거나 연주하는 차원을 넘어서 오카리나 경연대회, 오카리나 

만들기 체험학습 등, 생활음악 관련 산업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오카리나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음악문화로 활용

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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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a plan for recognition of

an ocarina and utilizing it in one's living

                           Kang,  In  Soon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Majored in Music Education

                 (Supervised by professor : Heo, Dae Sic)

 (National script abstract)

  This study aims at recognition of an ocarina and grope for an plan to 

make practical application of music in one's living. It is for people who is 

doing ensemble activities after learning an ocarina or playing it at present 

and teeagers who have not played the ocarina but are often listening to it 

by visiting a youth culture center and their guidance instructors and 

parents in Seogwip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ork are as follows.

  First, members of an ocarina ensemble, trainees, and the objects of the 

study think music is needed in their modern living and ocarinas contribute 

to doing music activities.

  Second, ocarinas easily learned for all are performed through the music 

educational system in a local community at present and it is researched 

that many consider ocarinas as a means of self-actualization and a good 

musical instrument whoever can play.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an ocarina is accessible without any burden 

so it is good to release their stress and helpful for leisure activities.  As 

an instrument easily found in life, ocarinas are considered that they a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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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ap, easy to learn and accessible. However, there are some people who 

have difficulty in learning ocarinas or give up learning as it is easy to 

begin but get harder and requires efforts to better their skills. Thus, it is 

needed to develop a teaching method, which will make them enjoyable 

while learning to minimize these matters.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many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an 

ensemble if a chance is given and think that ocarinas will be a popular 

musical instrument in the future. Besides, answers to "yes" for needs of 

an intermediate and advanced course are found to be high.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theme, a plan for putting to practical use 

of ocarinas is as follows. First, while ocarina is now actively educated in 

a proprietary educational institution or culture center in a local community 

, good quality of education has been doing only by a few organizations so 

far. It would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utilize ocarinas in one's living  

when an structured and specialized education for ocarinas is done in the 

field of public education and a specialist comes out.

  Second, club activities or ensemble activities should be done to put to 

practical use of ocarinas in living. It does not mean people only learn 

ocarinas but enjoy the beauties of music through ensembles, which lovers 

of ocarinas get together in neighborhoods or work places and share it 

with others by a concert or volunteer activities.

  Third, the facts known of ocarinas are so few that they can be made 

good use of when the good musical instrument is turned out with high 

quality of education and a study about the instruments.

  Lastly, synergy effects related the industry of music in one's living 

are expected beyond learning music and playing the ocarinas through a 

ocarina contest, a experience of making an ocarina, and so on. When it 

comes true, ocarinas w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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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음악문화에서의 오카리나의 인식과 

활용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생활음악문화에서의 오카리나의 인식과 활용화 방안에 대한 논문을 준

비하며 오카리나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

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시된 문항에 따라 개인적인 생각을 선택하여 'O' 또는 ‘⌵' 표를 해 주시면 됩니

다. (문항 중에 알맞은 답이 없으신 경우 '기타' 란에 직접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구를 위해 협조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

로 사용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음 악 교 육 전 공

                              연 구 자 : 강  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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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연령대는?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학력은?

  ① 초졸(재)       ② 중졸(재)      ③ 고졸(재)      ④ 대졸(재) 

  ⑤ 대학원이상

4. 귀하의 직업은?

   ① 학생     ② 직장인     ③ 주부     ④ 기타

5. 오카리나 교육을 받게 된 동기는?

  ① 주위 사람이 권해서  

  ② 지역사회내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보고

  ③ 오카리나 연주, 또는 방송을 듣고

  ④ 악기를 배워보겠다는 생각에서

  ⑤ 기타

6. 다른 악기(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 등)를 배우거나 음악공부를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① 예                     ② 아니오

7. 6번 문항과 관련하여 다른 악기를 배웠다면 어떤 악기입니까?

   ----

8. 귀하는 오카리나가 예술적인 악기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귀하는 오카리나가 자아실현 수단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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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하는 오카리나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악기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귀하는 오카리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주위 사람들에게 오카리나 교육을 권유하고 싶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귀하는 오카리나 연주가 스트레스 해소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14. 오카리나 연주가 여가 활동을 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좋지 않다.       ② 좋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15. 오카리나가 생활음악 악기로서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악기 값이 저렴하다.    ② 배우기가 쉽다.    ③ 휴대하기 편리하다.      

 ④ 소리가 좋다.             ⑤ 디자인이 예쁘다.          ⑥ 기타

16 .생활음악 문화로서의 오카리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7. 귀하는 오카리나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생활음악 악기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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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하는 오카리나가 현대의 생활음악 문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앙상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참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있다.               ⑤ 매우 있다. 

20. 귀하는 앞으로 오카리나가 대중적인 악기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 여겨지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귀하는 오카리나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사람들의 입을 통해  

  ② 연주회를 통해 

  ③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통해

  ④ 대중매체를 통해 

  ⑤ 인터넷 정보를 통해 

22. 중급과정, 고급과정 등 오카리나 교육이 개설된다면 계속 교육을 받고 활동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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