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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한국은 인구감소와 지역 간의 인구 불균형 현

상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화 예술 양분화 현상

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

중되어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 지역으로 균형 발전

시키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 문화 분권 실현과 지역 특성 중심

강릉지역 설화 중심으로 한 공연 개발사례연구
- 뮤지컬 <월화전>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Performance Development Based on Local Folk Tale 
in Gangneung 

- Focusing on the Musical <Wolhwajeon> -

박철현

Park, Chul-Hyun

요 약 본 연구는 지역 중심의 공연 콘텐츠 제작에서 스토리텔링을 위한 대본 제작과 유사 홀로그램 활용 방법을 중

점에 두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된 뮤지컬 <월화전>을 사례로 살펴보고, 대본 창작 과정

에서 설화의 무대 형상화를 위한 '잉어' 캐릭터 배치와 '연화'의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였다. 또한 유사 홀로그램을

통해 작품에서의 인물 내면의 표현, 정보 전달, 공간성의 확장, 판타지적 장면 요소의 무대 형상화를 실제화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지역 설화에 대한 교육적 정보와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

고, 관객들에게 설화의 무대 형상화를 통한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지역 중심 콘텐츠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추구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앞으로 다른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발전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요어 : 지역 문화 콘텐츠, 연화 부인, <월화전>, 강릉 설화, 뮤지컬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use of scriptwriting and hologram technology for storytelling in the production 
of locally-centered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 The musical <WolhwaJeon>, produced in the Gangneung area, 
was examined as a case study. The process of creating the script for the performance was used to establish the 
self-identity of the character "carp" and the stage visualization of the folktale "Yeonhwa." Furthermore, the use 
of hologram technology to actualize the inner expressions of the characters, deliver information, enhance 
spatiality, and visualize fantasy elements was examined. Through this approach, educational information about 
local folktales was provided to the local residents, and their pride in their region was heightened. This 
locally-centered content requires continuous development in a modern society that pursues cultural diversity, and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produce and develop traditional and cultural content in othe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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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문화관광

부는 ‘문화비전 2030’에서 지역 문화 분권 실현을 발표

하였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매해 전국의 지

자체들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특수성, 문화의 다양성 등

을 활용하여 지역 축제와 박람회, 공연을 기획하여 지

역 문화산업의 발전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몰두하고 있

다.

특히 강릉시에서는 강릉문화 재단, 강릉 예총, 강릉

아트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

대와 문화 예술 사업, 문화 예술 교육, 지역 예술가 지

원 사업 등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중심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콘텐츠는

예술적 기능을 중심으로 관객 모객을 위한 기능을 담당

해야 하고 인포테인먼트(infortaianment)와 에듀테인먼

트(edutainment)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어야 한

다.[1] 공연 콘텐츠의 오락적, 교육적 기능은 관객이 지

역의 문화에 대한 정보 습득과 교육적 기능으로서 지역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지역 중심 콘텐츠 제작 의의가

있고, 지역민들에게 있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고취 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 중심

공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지역의 설화는 지역의 특수

성과 전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설화가 역사 중심의 기록이 아닌, 이야기가 고정

되어 있지 않은 구비 전승을 통해 변형되어온 특징으로

인하여 새롭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일상적이지 않

은 환상적, 신화적 이야기를 공연을 통해 구현하는 과

정에서 다양한 무대 장치와 음악, 지역 고유의 색채, 전

통 무용 등 공연 요소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성

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화는 지역의 향토문화 자원

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 이

러한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공연 콘텐츠는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제작 과정에

서 지역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중심의 창작,

오락성을 위한 희극화와 같은 오점을 방지하기 위해 역

사의 왜곡, 의미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

이 필요하다.[2]

지역 설화를 중심으로 공연 콘텐츠 제작과정에서는

설화의 스토리가 갖는 고유성을 보존함과 동시에 지역

민들과 관광객에게 예술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를

인포테인먼트와 에듀테인먼트 기능을 반영하는 것을

제작 목적으로 한다.[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작된 공

연 콘텐츠는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함과 동

시에 지역 예술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4]

본 연구에서는 강릉지역의 연화 부인 설화를 중심

으로 2022년 12월 제작된 뮤지컬 <월화전>에서의 판타

지적 무대구현을 위한 설화의 희곡화 과정에서의 변형

을 분석하고, 실제 무대화 과정에서 영상을 활용한 공

간 구성과 유사 홀로그램을 통해 반영된 신화적 존재의

표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분석을 위해

설화와 홀로그램, 지역 문화콘텐츠 선행연구와 실제 공

연 영상, 대본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 지속

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지역 공연콘텐츠의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설화 중심의 콘텐츠 개발 연구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집계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944개의 축제가 개최되었고, 2023년은 covid-19 방역

지침 완화로 인해 1129개의 축제가 진행 예정되어 있음

을 찾아볼 수 있다. 지역 문화콘텐츠는 크게 축제를 중

심으로 진행되고 그중 공연 콘텐츠를 중심으로 축제가

기획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공연 퍼포먼

스가 홍보수단으로 효과적이고,[5] 공연을 통해 지역 스

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지역 중심 공연 콘텐츠에서 활용되는 주제는 지역의

명소, 지역의 인물, 지역 고유의 역사, 지역의 설화 등

이 있고, 이를 통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역의

명소의 경우 실경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고,[6][7] 지역의 인물, 설화를 중심으로 지역

공연 콘텐츠 제작 사례 연구 또한 찾아볼 수 있다.[8][9]

선행연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주제는

스토리텔링, 지역 브랜드화, 공연 사례들이 있는데, 본

고에서는 지역 설화를 중심으로 한 뮤지컬 공연의 전체

제작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을 위한 대본 제작과 설화에

서 표현되는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 판타지적 요소의 유

사 홀로그램을 통한 무대 실체화 제작사례를 제시하고

자 한다.

2. 강릉지역 문화 콘텐츠화 사례

2020년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와 서울과 수도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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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으로 인한 지역 양분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1월 지방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지방의 성공적 문화 분권을 위해 각 지자

체에서는 지역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지역민들의 문화 예술교육 보장,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지역 콘텐츠 공연 제작 과정에

서 뮤지컬은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 해낸다. 이는

뮤지컬의 대중화와 문화향유 계층의 점진적 확대로 인

하여 뮤지컬이 갖는 경제적 창출 효과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강릉의 인물과 장소, 설화를 중심으로 제작된 공연

콘텐츠로는 강릉의 여류 시인 허난설헌의 삶을 그린 창

작 음악극 <초희>(2015), 강릉 초당동 고택에서 실경

이머시브 콘텐츠로 제작된 <몽유가>(2021), 허균, 허난

설헌을 주제로 제작된 창작 뮤지컬 <달빛 아래>(2022)

등이 있고, 강릉문화 재단의 지속적인 창작 지원을 통

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가의 양성과 지역민의 문화 향

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통해 인포테인먼트,

에듀테인먼트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화 부인 설화의 무대화를 위

한 대본 수정 과정에서의 잉어 캐릭터 ‘동이’의 개입을

통한 효과적인 스토리텔링과 무대 형상화, 실제 제작에

서의 사례 및 영상을 활용한 특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3. 연화 부인 설화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으로 분류되고, 구전을 통한

이야기 틀의 변형이라는 특성이 있다. 설화를 중심으로

제작된 공연 콘텐츠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설화의

문화원형의 가치는 증명되고 있다.[11] 이는 설화의 주

제를 공연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적용하여 교육적, 대

중적으로의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릉지역에서 ‘연화 부인’설화는 『고려사』 악지,

『신중 동국여지승람』, 허균의 문집 『성소 부부고』 ,

『강릉 김씨 파보』 등에서 기록된 이야기를 통칭하고,

가장 자세한 문헌 기록 내용은 허균의 『성소 부부고』

의 「별연사고적기」이다.[12] 「별연사고적기」의 내

용은 신라의 ‘무월랑’이 화랑을 이끌고 간 명주(현재의

강릉)에서 ‘연화부인’을 만나고 혼약을 맺게 된다. 이후

명주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신라로 돌아간 ‘무월랑’과 연

락이 닿지 않자 ‘연화부인’이 키우던 ‘잉어’가 서찰을 전

달하여 혼인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 구조이다. 그리고

실제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두 사람의 사이에서 태

어난 아들이 후에 “명주군왕”이 되는 ‘김주원’이고, 강

릉 김씨의 시초가 된다는 역사이자 설화다.

뮤지컬 <월화전>의 대본 제작 과정에서는 연인의

사랑과 이별이라는 단조로운 이야기 구성에서 탈피하

기 위해 당시 신라 시대 역사를 고증하여 지방 세력 간

의 갈등을 ‘연화 부인’의 정혼자 캐릭터, ‘무월랑’과 ‘무

월랑’의 정혼자 캐릭터의 배치를 통한 자유를 갈망하는

연인의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설화에서 신화적

요소이자 우화적 존재인 ‘잉어’를 단순한 의인화된 캐릭

터가 아닌, 신선(용)이 되기 위해 천 개의 소원을 들어

줘야 하는 인간세계에 공존하는 ‘잉어’ 캐릭터 ‘동이’를

배치하여 연인의 혼인을 도우며 희생하는 조력자의 극

적 장치로서의 배치를 통해 극의 갈등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설화 내용에서 ‘잉어’가 편지를 전달한

다는 이야기 자체가 갖는 개연성과 핍진성을 충족시키

기 위함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뮤지컬 <월화

전>은 ‘연화 부인’의 설화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지만 설

화가 갖는 이야기의 구성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현

시대에서의 중시되는 주체적 삶과 정치적 지배와 갈등,

도덕성을 사회적 메시지로 하여 공연 콘텐츠로 개발하

였고, 이를 뮤지컬의 시청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공연화

하였다.

Ⅲ. 뮤지컬 <월화전>의 실제화

1. 스토리텔링의 방향성

1) 잉어 캐릭터의 배치

한국에서 ‘잉어’는 효자, 풍요, 다산, 장수를 상징하

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길한 물고기로 여겨져 왔으며

제의에서 제물로 바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상징적

동물이고, 또한 중국의 역사에서는 ‘잉어’를 신성시 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13] ‘연화부인’ 설화에서 ‘잉어’

는 연이 끊어진 연인을 이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

다. 뮤지컬 <월화전>의 대본 창작 과정에서 ‘잉어’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인한 개연성과 핍진성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동이’라는 캐릭터를 통한 스토

리텔러의 기능과 사건의 갈등과 해소를 담당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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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사건의 개연성을 강화하고

시대적 배경을 고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였다.

2) ‘연화’의 주체성

‘연화 부인’ 설화는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지

만, 제목에서와 같이 ‘연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성

소부부고』의 전개 과정이 ‘연화 부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본인의 사랑과 혼인까지 주체적으로

이뤄내는 인물이다. 작품의 대본 집필 과정에서 이러한

‘연화’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을 반영하여 배치

하였다. 극 중 ‘연화’의 자유를 갈망하고 정략결혼을 거

부하는 행동은 귀족 신분의 ‘연화’가 신분을 숨기고 사

당패에서 춤을 추는 장면과 양어지에서 잉어들을 보살

피는 장면, ‘무월랑’을 기다리며 서찰을 쓰는 장면을 중

심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주체적 양상은 현대 사회에

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캐릭터로 구성되었다.

2. 설화의 무대 형상화

뮤지컬 <월화전> 제작 과정에서 무대 형상화에 있

어 가장 많이 논의된 부분은 ‘동이’의 신선(용)으로의

변화와 ‘잉어’로의 변화 장면, 연화의 서찰 내용을 관객

에게 정보로 전달하는 방법, 지역민들에게 작품의 교육

적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다양한 장소의 이동과 시공

간의 확장에 관한 장면들이다. 이러한 장면들은 유사

홀로그램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신화적 장면의 무대 형

상화 과정에서 판타지 영상 요소의 투사를 통해 제작되

었고, 인물의 내적 상태 형상화 과정에서는 무용수들을

무용을 통한 신체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공연,

홍보, 테마파크 등에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유사

홀로그램은 메쉬 스크린을 사용하여 직접·간접 투사 방

식을 통해 대형 투명막에 고해상도 영상을 투사하여 입

체적인 장면을 구현하는 방식이다.[14]

뮤지컬 <월화전>은 총 16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

고, 4개의 인물의 내면 중심 장면, 14번의 장소의 이동

이 있다. 무대공연의 특성상 장소의 이동은 조명과 무

대 세트를 통한 장면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유사

홀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자연의 절경부터 고증된 신라

시대의 저택, 화려한 왕궁을 형상화함에 있어 효과적이

었다. 또한 인물의 내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노래의

내용에 적합한 형태의 영상을 투영함과 동시에 무용수

의 신체적 표현을 통한 인물 내면의 형상화를 연출하였

다.

설화에서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신화적인 장면,

VFX, 애니메이션에서의 인물의 변화와 같은 장면의 경

우 무대의 형상화 과정에서 표현이 어려운 장면에 포함

된다. <월화전>에서 ‘동이’가 명주(강릉)에서 신라까지

헤엄쳐가는 과정과 신라 왕궁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

하여 ‘연화’의 서찰을 전달하는 장면은 유사 홀로그램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연출해 낼 수 있었다. 이

장면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소원을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들어주던 ‘동이’가 숭고한 희생을 통해 연인의 사

그림 1. 공간의 확장과 인물의 내면 형상화.
Figure 1. Expansion of Space and Internal Characterization
of Individuals.

그림 2. ‘동이’의 희생과 신선으로의 승화.
Figure 2. The Sacrifice of Dong-yi and her Ascension to
Div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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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을 이어주고 작품의 갈등을 해소하는 장면으로 유사

홀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작품의 주제적 의미 형상화를

연출하였다.

<월화전>에서 ‘연화’가 처한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

해 ‘동이’는 ‘잉어’로 변해 서찰을 전달한다. 이 과정에

서 ‘연화’의 서찰 내용으로 ‘오매불망 상사오년 명주연

화(寤寐不忘 相思午年 溟州蓮花)로 ’연화‘가 ’무월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장면이다. 이 장면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투영해야 하고, 극 중에서 가장 서정적

인 분위기를 연출해야 하기에 서찰의 내용이 관객에게

투영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장면을 관객에게 투영하기

위해 유사 홀로그램을 통해 등장하는 배우의 글 작성

속도와 동시에 무대에 투사하였고, 정보의 제공과 영상,

음악의 앙상블을 이뤘다. 공연의 마지막에 이르러 사건

의 해결과 동시에 ‘연화부인’ 설화에 대한 정보와 강릉

김씨의 기원에 대한 정보의 투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애

향심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지역 설화를 중심으로 한 공연 콘텐츠 제

작 과정에서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대본 제작과 신화적

장면, 정보 전달을 위한 방법으로 유사 홀로그램을 활

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한국의 인구

감소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지역 양분화로 인하여 지

자체들의 지역 중심의 문화 예술 콘텐츠 제작은 매해

끊임없이 개발되어 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특

색과 지역 고유문화, 전통의 계승을 목적으로 한 공연

콘텐츠 제작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중 설화는 이야

기의 형태가 고정적이지 않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특

성이 있고, 지역 고유의 전통과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제공에 있어 효과적인 원형이다. 이러한 설화를 공연으

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기능을 중심으로 에듀

테인먼트와 인포테인먼트의 기능을 염두하에 제작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 설화를 중심으로 한 공연 콘텐츠 개발

중, 본 고에서는 강릉지역 설화를 중심으로 제작된 뮤

지컬 <월화전>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

구로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제작된 지역 기반 콘텐츠

연구와 설화를 중심으로 제작된 공연 사례를 살펴보고

강릉지역 중심 공연과 ‘연화부인’ 설화의 분석을 진행하

였다. 공연 대본 창작 과정에서 설화의 무대 형상화를

위한 ‘잉어’ 캐릭터의 배치와 ‘연화’의 자기 주체성을 확

립하였고, 작품에서의 인물의 내면의 표현, 정보 전달,

공간성의 확대, 설화에서의 판타지적 장면 요소의 무대

형상화를 유사 홀로그램을 통해 실제화한 사례를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본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지역 설화에 대한 교

육적 정보와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고, 관

객들에게 설화의 무대 형상화를 통한 공연 콘텐츠를 제

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지역의 고유 전통과 문화의 계승을 위한 지역 중심

콘텐츠는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지속적인 개발을 필요로 한다. 그중 설화가 갖는 교육

적 가치와 고유성은 글로컬 라이징을 추구하는 현재 시

점에서 문화원형으로서의 가치가 무궁하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강릉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 전통과 문화가 다

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발전하길 바라며, 이에 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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