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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 뇌의 신경생리학적 변화
: 즉흥연주와 창의성의 관계

I. 서론

  

1. 음악가의 뇌

· “해부학자들이 화가의 뇌와 작가의 뇌, 그리고 수학자의 뇌를 구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전문 음악가의 뇌는 즉각 알아낼 수 있다.”(Oliver Sacks, 

2007)

· 음악적 훈련은 뇌의 가소성(brain plasticity) 연구에 훌륭한 모델을 제공하는 
유용한 프레임워크

2. 음악적 훈련의 종류에 따른 신경생리학적 차이

· 시대에 따라 변화한 클래식 연주자들의 정체성
· “즉흥연주는 연주자 개인의 자유의지를 반영하며 위계적이기보다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연주 행위로, 인간의 즉흥적인 창의적 
행동의 원형적인 형태로 여겨진다.”(Pressing, 1988)

3. 선행연구

· fMRI 연구: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SMA), 배측전운동영역 
(dorsal premotor area, PMD), 배외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 전측대상회 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ACC) 등을 포함하는 

전두엽이 즉흥연주와 관련(Bengtsson et al., 2007; Berkowitz & Ansari, 2008, 

2010; de Manzano & Ullén, 2012a, b; Limb & Braun, 2008; Liu et al., 

2012; Pinho et al., 2014)(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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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G 연구: 창의적 활동과 알파파(alpha power) 간의 연관성(Martindale & 

Hasenfus, 1978; Fink, Graif & Neubauer, 2009), 재즈 음악가와 클래식 
음악가 간 음악적 기대감의 차이(Vuust et al., 2012; Przysinda et al., 2017)

4. 연구 방법 및 연구의 필요성

·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 대두
·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 등의 음악교육학자들은 음악교육에서 즉흥연주를 

통한 창의성 향상을 강조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 음악교육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

· 신경생리학적 접근을 통해 즉흥연주와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 밝힘으로써 전문 
음악교육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주자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수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실증적 근거 제시

· 본 연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뇌인지과학 연구실의 자문을 구함

[그림 1] 즉흥연주를 할 때 활성화되는 대표적인 4개의 뇌 영역

- 3 -



II. ‘정보원’과 ‘자유도’에 따른 4가지 연주 유형

· 정보원(Information sources)과 자유도(ad libitum)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른 
네 가지 종류의 연주 행위(그림2)

· (1) 초견연주(sight-reading performance)                                 

   (2) 암보연주(performance of rehearsed music)                           

   (3) 악보 기반 즉흥연주(score-based improvisation)                        

   (4) 자유 즉흥연주(free improvisation)

III. 네 가지 연주 유형과 뇌파 간 상관관계

· 피아노 연주자들이 키보드(YAMAHA Clavinova CLP-635)로 즉흥연주를 포함한 
네 가지 유형의 연주를 하는 동안 뇌파(EEG, electroencephalogram)를 
사용하여 뇌의 활동을 기록하고 연주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분석

· 알파파는 ‘암보연주’를 할 때보다 ‘자유 즉흥연주’를 할 때 실험 참여자의 뇌 
앞쪽 영역에서 더욱 강하게 감지되면서(그림 3) 알파파와 창의성 간의 
상관관계를 지지

[그림 2] 정보원(information sources)과 자유도(ad libitum)에 따른 연주행위

- 4 -



· ‘초견연주’와 ‘악보 기반 즉흥연주’를 하는 동안 감지된 알파파에서도 위와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 알파파는 악보라는 외부 자극이 존재할 때에도 여전히 
즉흥성 및 창의성과 관련(그림 4)

IV. 결론 및 한계점

· 본 연구의 결과는 즉흥연주와 창의성의 신경생리학적 메커니즘의 연관성을 
보여줌

· 현재의 음악교육은 “어떻게”(How) 연주해야 하는지를 중요시, 즉흥연주자들은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무엇을”(What) 연주해야 
하는지 고민

[그림 3] 암보연주(좌)와 자유 즉흥연주(우)를 하는 동안 감지된 알파파의 차이

[그림 4] 초견연주(좌)와 악보 기반 즉흥연주(우)를 하는 동안 감지된 알파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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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창의적인 연주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음악대학을 비롯한 전문적인 
음악교육 현장에서 즉흥연주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의 신경생리학적 결과를 실제 음악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즉흥연주 교수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 발달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수법 모델을 고안하는 후속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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