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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은 자오락이 1990년  이후로 디지털 게임에 흡수되었다는 기존의 과 달리 재

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해 미디어 고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을 

바탕으로 1990년  말부터 유행한 <펌 >라는 자오락이 어떤 문화 , 기술  맥락에서 게이

머들에게 수용되고, 소비되어왔는지 추 한다. 펌 의 유행은 게이머들의 창조  게임 수행이

라는 수행  환을 통해 일어났으며, 게임의 흥망성쇠는 게임을 둘러싼 각 주체들이 가졌던 

상상들과 실천들의 경합과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 것이다. 결론에서 다양한 장르의 아 이드 

게임들에 한 미디어 고고학 인 본격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rgues that electronic entertainment has continued to this day, contrary to 

the existing view that it has been absorbed by digital games since the 1990s. From a 

media archaeological point of view, it tracks in what cultural and technical context the 

electronic entertainment called "Pump It Up", which has been popular since the late 

1990s, has been accepted and used by gamers. The big trend of ‘Pump’ took place 

through a "performative shift" of gamers' creative game performing,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Pump’ took place through competi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imaginaries and 

practices that each subject surrounded the game had. In conclusion,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media archaeological research on various genres of arcade games. 

Keywords : Media archaeology(미디어 고고학), Performative Shift(수행  환), Electronic 

entertainment( 자오락), Recursive Publics(재귀  공 ), Pump it up(펌 잇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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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1970년  등장한 자오락은 최 의 디지털 

문화라는 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도 학계에서

는 잊힌 미디어에 가깝다[1]. 2000년  들어오면서

부터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임 련 연구에

서도 자오락은 주된 연구의 상이 아니었다. 

재까지 자오락은 주로 산업 으로 성공한 온라

인, 디지털 게임 산업의 사(前史) 정도로만 간주

되어왔는데, 단 으로 윤형섭에 의하면 한국의 게

임은 1970년  자오락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어, 

1980년 부터 국산게임기가 개발되기 시작하고 국

산 게임개발사들이 설립되었으며, 1990년 부터 국

산PC게임기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게임이 태동되

고, 발 했다는 식으로 설명된다[2]. 즉 자오락은 

온라인 게임이 태동되기 한 하나의 조건으로써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 자오락’은 진정

한 게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오락과 ‘게임’ 

사이에는 일종의 인식론  단 이 존재하는 것이다

[3]. 

한국 게임사(史)에서 자오락(아 이드 게임)은 

컴퓨터와 함께 도입되어 한국 게임사의 여명기를 

열고 한국 게임 시장이 형성되는 데 이바지하 으

나, 온라인 게임이 성장하면서 게임 시장이 확 되

는 1990년 부터 쇠퇴하 고, 1990년  속도로 

성장한 디지털 게임에 흡수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2,3,4]. 그리고 더 나아가 2004년 한국에서 출시된 

유사 칭코 게임인 <바다이야기>로 표할 수 

있는 사행성과 강한 독성을 가진 성인오락실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2006년 당시 여권 유력

인사들이 게임기 제조회사와 련되어 있다는 소문

이 돌면서 정치 인 이슈로까지 확 되면서 아 이

드 게임에 한 면  규제로 이어진, 일명 <바

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아 이드 게임 시장은 몰

락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자오락을 흡수하고 체한 것이라고 

인식되는 게임은 무엇인가? 곤살로 라스카는 (비

디오) 게임을 “모든 형식의 컴퓨터 기반의 오락 소

트웨어, 즉 텍스트 게임이나 이미지 기반의 게임 

모두를 포 한다. 퍼스  컴퓨터나 콘솔과 같은 

자 (electronic) 랫폼을 사용하는 게임들을 포함

한다. 그리고 육체  게임이나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임들도 포 한다.”고 정의한다[5]. 이 

정의에 따르면, ‘ 자’ 오락은 말 그 로 게임이라

는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이 듯 자오락이 게임과 동의어라면 소멸 다

고 여겨지는 자오락이란 것은 무엇일까? 한국 

게임의 역사도 반세기를 넘어가면서 최근 복고라는 

이름으로 고  게임과 트로 게임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오락의 모습들을 각종 

미디어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흥

미로운 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트로 게임으로 

소개되는 자오락은 구동되고 있는 특정 오락이라

기보다는 자오락기 캐비닛 그 자체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 다면 우리에게 트로 게임으로 인지

되고 있는 과거 추억 속의 자오락이란 특정한 

장르의 게임이나 시기의 게임이 아니라 조이스틱이

라는 특별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게임과 상호작용하

는 ‘게임 체험의 형식 그 자체’라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사실 자오락은 자오락이란 하나의 단어로 

표 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장르와 형식을 가진 

게임들이 포함되어있다. 군가에게 자오락은 

<갤러그>와 같은 슈  게임이고, 군가에게는 

<철권> 시리즈와 같은  격투 게임이고,  다

른 군가에게는 리듬액션게임일 수도 있다. 그도 

아니라면 인형이나 상품을 뽑는 크 인 게임이거나 

코인노래방일 수도 있다. 아 이드 게임장( 자오

락실)들은 재도 성업 에 있다. 재의 아 이

드 게임장들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조건들이 과거의 

자오락실들과 다를 뿐이다. 음습한 소규모의 오

락실들은 형화되었으며, 오락실을 구성하는 게임

들이 조이스틱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게임

보다는 주로 모방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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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게임, 리듬액션게임, 체험형 게임들이 공간을 채

우고 있을 뿐이다. 이 게나 다양한 자오락들이 

재까지 가동되고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

임의 역사라는 자장 안에서는 망각되고 소외되어 

있다.

이 에서는 자오락이 PC 기반의 디지털 게

임에 흡수되어 1990년 부터 쇠락의 길을 걷고 소

멸했다는 기존 연구들의 을 벗어나, 조이스틱

을 탑재한 캐비닛에서 구동되는 자오락들이  

쇠퇴했을 뿐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1990년  이

후에도 모방형 인터페이스 게임을 심으로 자오

락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나름의 호황기가 존

재했고, 이 호황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특정한 기술

 실천을 통해 능동 으로 게임을 수용했던 게이

머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자오락의 흥망성쇠는 자오락을 둘러싼 

게이머들의 '상상(imaginary)'과 게임사의 ‘상상’, 

그리고 문화 , 기술  환경과의 결합 속에서 벌어

졌다는 것을 한국의 게임개발사 안다미로에서 

1999년 출시한 리듬액션게임으로 2021년 재까지 

계속 최신작이 업데이트되며 자오락실에서 가동

되고 있는 장수 자오락인 <펌  잇 업>(이후 펌

)이라는 게임을 통해 볼 것이다. 

 

1.2 이론  배경  방법론 

1.2.1 미디어 고고학

본 논문에서는 통상 소멸되어졌다고 여겨지는 

자오락의 역사를 ‘미디어 고고학(media 

archaeology)’이라는 새로운 학문  근법을 통해 

살펴본다. 미디어 고고학은 탈학제 이고 방 한 

분야를 가지고 미디어 연구의 맥락을 확장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이다.

미디어 고고학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고

고학의 방향성과 연구 주제들은 다양하다. 그리고 

각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디어 고고학이란 학

문의 정체성 역시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고고학이 공유하는 

은 존재한다. 주류가 되어버린 미디어를 기술의 발

이라는 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기술사나 미디

어 연구와는 달리 미디어 고고학은 오래되거나 사

용되지 않는 미디어와 역사에서 망각 되고 억압된 

미디어들에 주목하고 당 에 어떠한 기술 , 문화

 맥락에서 탄생하고 소비되었는지 연구한다는 것

이다[6].

반세기 넘게 역동 으로 변화해 온 한국의 게임

도 이제 미디어 고고학의 에서 그 역사를 톺

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다. 국내에서는 유일

하게 이정엽이 ‘비디오 게임의 역사 연구를 해 

디지털 게임을 어떻게 아카이빙할 것인가’의 문제

를 논하기 해 선구 으로 도입하 지만[7], 아직 

게임 연구 내에서 미디어 고고학  을 극

으로 목한 연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서술하 듯이 자오락이 디지털 게임, 

더 나아가 디지털문화의 구성에 요한 역할을 했

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것, 혹은 디지털 게임에 

흡수된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1990년  이후의 

아 이드 게임, 특히나 조이스틱이 탑재된 캐비닛

을 통해 구동되는 게임이 아닌 모방형 인터페이스 

게임과 같은 다양한 게임들이 과거에서 재에 이

르는 게임의 단선  진보 서사에 포섭되지 못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미디어 고고학의 에서 

보면 역설 으로 재의 게임 역사의 서사에 포섭

되지 못한 과거부터 재에 이르는 이질 인 문화

, 기술  맥락을 모방형 인터페이스 자오락에

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이 듯 자오락이라는 억압되고 망각된 미디어

가 활발히 생존했던 지층을 발굴하여 해석하는 작

업을 통해 당 의 기술 이고 문화 인 차원을 

(재)발견함으로써 재를 구성하는 게임문화 더 나

아가 디지털문화에 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소

실된 미디어 문화의 발굴을 통해 재의 미디어(기

술) 실천이 참조할 수 있는 자산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1.2.2 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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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자료 수집은 거의 부분 개별 면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 게임사의 문제는 

자오락이라는 것이 개인용 컴퓨터와 함께 에게 

보 된 거의 최 의 디지털 문화임에도 불구하

고 어떻게 수입되고, 유통되었으며, 제도 으로 

리되었는가와 같은 차원에서 주로 이 졌고, 이용

자들이 게임을 어떻게 수용했는가에 해서는 무

심했다는 이다. 자오락이 디지털 문화라는 

에서 그것을 향유한  즉, 게이머들에 한 

조사가 필요했고, 기존 연구들이 빈약한 재의 상

황에서는 당사자들과의 면  조사가 가장 확실한 

자료 수집의 수단이라 단되었다.  자오락은 

문화이자 소비문화이기에 그것을 향유하는 이

용자들의 취향에 맞춰 수입되고 이용된다. 따라서 

게임의 복제, 수리, 개발, 수입과 유통을 담당하는 

하부 구조들에 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2018년부터 비정기 으로나

마 청계천 일 의 자상가와 서울 림동, 노량진, 

신 , 잠실 등에 치한 게임장들에 한 장 방

문 조사를 꾸 히 진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다수의 게이머들, 게임장 업주를 비롯한 다양한 

게임 련 업체 종사자들과 비구조화된 개방형 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조사들을 통해 1990년  

이후의 자오락산업에서 펌 라는 리듬액션게임의 

요성을 인지하고 주요 면  상자들을 발굴하

다.

본격  자료 수집은 2019년 10월부터 진행되었

다. 청계천의 자오락기 유통업자, 수리업자, 자

오락실 종사자, 게임이용자들과 면 조사를 수행하

는데 체로 비구조화된 개방  심층 면 조사로 

실시되었다. 특히 본 논문의 핵심 내용을 제보한 

일명 ‘펌 ’이라 불리는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왕

성하게 활동했던 핵심 제보자 2인과는 각각 2시간 

이상의 심층 면 조사를 3회 이상 반복하며 제보 

내용을 재확인하 다.

핵심 제보자 2인  한 명은 스테퍼, 한 명은 

퍼포머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펌 라는 게임을 소

비하던 사람이며 이들과의 심층 면 조사를 통해 

얻은 제보내용들은 문헌조사와 청계천 자상가의 

게임 련 상공업자들, 자오락실 종사자들과의 

면 조사를 통해 사실 계를 교차 확인하고자 하

다. 

2. 본 론 

2.1 <펌 >를 통한 한국 아 이드 게임 

시장의 부흥

1998년 일본 코나미에서 출시된 리듬게임인 

< 스 스 볼루션>(이후 DDR)이 세계 으로 인

기를 끌게 되자, 한국에서는 < 바 페스티벌>, 

<테크노 모션> 등과 같은 DDR 모방게임들이 출

시되었다. 펌  역시 DDR을 모방한 게임 의 하

나 다. 펌 는 DDR의 발 이 상하좌우 4개인 반

면 펌 는 발 이 좌상, 우상, 앙, 좌하, 우하 5

개인 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스템이 동일하

다1).

1999년 당시에 DDR은 한국에서도 꽤 큰 인기

를 거두었고, DDR을 심으로 리듬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의 들도 상당수가 존재했었다. 그런데 

DDR이 한국 게이머에게 익숙하지 않은 외국의 노

래들만 수록되어 있고 특정 장르에 편 된 음악만 

즐길 수 있었던 반면, 펌 는 익숙한 한국 음

악은 물론이고 펑크, 록, 클래식까지 포함한 다양

한 음악들을 수록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DDR 모

방게임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 의 완성도를 가지

고 있었기 때문에 게이머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다. 

DDR 동호회 가운데 유명했던 ‘닭다리’와 

‘A-team(에이 )’ 같은 들이 펌 를 주력 게임

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펌 의 인기는 가속화되었

다. 발매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일명 ‘펌 ’이라고 불리는 동호회가 수백 개

1) DDR 열풍을 소개하는 MBC 1999년 12월 뉴스에서 <펌프>를 

가리키며 DDR로 착각하여 소개할 만큼 두 게임은 유사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OyslSOTwQA0&feature=y

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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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다. 

1990년  들어서면서 게임 기 의 가격이 상승

했지만, 펌 는 상 으로 렴했다. <철권>과 

같은 게임 기 의 가격이 천만 원 를 상회2)할 때

도 펌 는 보통의 아 이드 게임처럼 CRT모니터

를 장착한 모델의 경우에는 수백만 원 에 구입할 

수 있었다. 2000년   CRT모니터가 아닌 형 

로젝터 화면을 이용한 펌  기계가 가장 비싼 

기계 는데, 아무리 비 다고 하더라도 기계 한 

당 한 달 평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매

출을 올려 몇 달 지나지 않아 원 을 회수할 수 

있어 수익률이 다른 게임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고 한다.

펌 는 다른 기계들보다 상 으로 넓은 공간

을 차지했지만, 게임을 이하기 한 코인의 가

격을 다른 게임보다 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로 

산정해도 게이머들의 불만이 없었고,  1회 

이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총 12분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컴퓨터를 상 로 이하고 있던 게이머의 

결 상 로 끼어드는, 이른바 격투게임의 ‘난

입’(闌入)과 같은 시스템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계

의 회 율이 좋은 편에 속해서 당시 인기를 끌었

던 격투게임 <철권>, 코인노래방과 더불어 펌

는 자오락실의 주요 수익원이 되었다. 1990년

 후반 당시 한국 역이 IMF 사태로 인해 어려

워진 경제 상황에 놓여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화이자 소비문화인 자오락은 나름의 인기를 구가

했으며 자오락 가운데에서도 펌 만을 가동하는 

‘펌 방’이라고 불리는 아 이드 게임장이 새로 생

길 정도로 펌 는 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2.2 펌 를 통한 새로운 게임 실천들

게임을 수용하는 주체인 게이머들은 게임을 수

동 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게

임은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 구성된 규칙에 의해 

진행된다. 설계자는 단순히 그래픽과 사운드를 통

해 무언가를 재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규칙

과 차를 구성하고 게이머는 이 규칙을 통해 게

임을 진행해 가며 설계자가 재 하고자 했던 세계

를 체험한다. 하지만 게이머들이 단순히 그 규칙들

을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펌 의 경우 게임의 설계가 강제하는 규칙은 화

면에 화살표로 표 되는 리듬을 게임기의 발 을 

‘발’로 밟는 것이다. 발 을 밟아 수를 얻고, 

재의 단계를 통과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정확한 리듬에 발

을 밟아서 고득 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펌 의 

원들에게서 게임이 강제한 규칙을 벗어난 창조  

게임 수행이라는 일종의 수행  환3)

(performative shift)이 일어났다[8]. 이것은 먼  

출시되었던 DDR에서도 나타났던 상으로 발로 

발 을 밟아야 한다는 규칙과 계없는 손, 머리, 

무릎과 같이 ‘다른 신체’를 이용해서 발 을 르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이다. 이런 펌 의 게임 수

행에서는 발 을 잘 밟아서 게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아주 요하지만 얼마나 정확

하게 밟아서 고득 을 얻는가라는 두 번째 규칙은 

상 으로 덜 요하다. 펌 라는 게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시킬 정도로만 수를 획득하고 발

과 그 외의 신체를 이용하여 퍼포먼스를 행하는 

것을 통해 게임 설계를 벗어난 새로운 의미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것을 ‘ 리스타일’ 

이라고 칭하 고 선풍 인 인기를 얻었다. 게임

의 두 번째 규칙인 고득 보다는 얼마나 멋진 퍼

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가가 더 요해진 것이다. 

펌 들은 서로 자주 왕래하며 자체 으로 소

규모 회를 열어 서로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곤 했

다4). 회라고는 하지만 서로의 실력을 겨룬다기보

2) <철권4> 기판의 본래 가격은 2001년 출시 당시 35만 엔(약 380

만 원)으로 저렴했지만, 통상 아케이드 기판의 수입은 유통업체

들의 입찰을 통해 진행되기에 인기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판

들은 일본의 가격에 비해 훨씬 비싸게 매입되었다고 한다. 

3) 수행적 전환에 대해서는 유르착(Yurchak, 2005: 24-26p)을 참조

하라

4) 대전격투게임에서의 ‘배틀’처럼 펌프팀들도 점수를 가지고 경

쟁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게임 동호

회들의 배틀과는 달리 팀 간의 승패보다 게이머 간의 상호교류

와 어떻게 발판을 밟는지와 같은 노하우 공유 등이 주로 이뤄졌

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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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각각의 원들이 순서 로 게임 이를 하며 

자신이 연습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식이었다고 한

다. 가 잘했는지, 가 더 우수한 펌  게이머인

지는 자신의 퍼포먼스를 본 동료 게이머 집단들의 

암묵 인 단과 동의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이는 

펌 라는 게임에서 군가를 ‘이긴다’라는 개념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게임 내의 수는 크게 요한 

요소가 아니었고 군가의 퍼포먼스를 으로 

잴 수 있는 기 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퍼포

먼스를 보고 있는 동료 게이머와 구경꾼(onlooke

r)5)들의 환호를 기 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9]. 

이런 식의 회가 가능했던 것은 펌 의 원들

이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수나 서와 같은 

연 인으로 규정하고, 게임하는 행 를 공연으로, 

펌  게임기계를 일종의 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라고 한다. 따라서 굳이 회에서 우승자를 뽑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회의 목 이 군가를 이기

는 것보다 자신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이 더 

컸기 때문이다. 

펌 의 인기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자 개발사인 

안다미로에서는 2000년 1월 장충체육 에서의 1회 

회를 시작으로 국 회를 기획하여 시행했다. 

일반인과 문 서, 주최‧주 사 계자 등의 심

사 원이 심사를 통해 우승자 500만 원, 우승 

300만 원, 3~8등까지 50만 원 가량의 상 을 주었

다고 한다.6) 이 국 회는 선에 1만 여명이 참

가했을 정도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꾸 히 국 회에 참여하고 회 입상 경력으

로 회에서 심사 원으로도 참석했던 핵심 제보자

에 따르면 국 회 심사에서 명확하게 정해진 규

칙은 일정한 수를 받지 못해 게임 진행이 되지 

않는 이른바 ‘게임 오버가 되지 않을 것’ 하나뿐이

었다고 한다. 선의 경우 12명의 참가자가 동시에 

게임 이를 했는데 이들의 게임 수가 추후에 

반 되기는 하지만, 게임이 진행되는 이른바 ‘진정

한 심사시간’에는 회 참가자의 수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동 자가 나왔을 경

우에 동 자 처리를 한 자료로만 사용했으며, 12

명  가 ‘춤 선이 나는지’ 혹은 창의 인 안무

로 퍼포먼스를 하는지를 집 으로 보았다고 한

다. 

안무와 퍼포먼스를 평가하기 해 안다미로에서

는 심사 원으로 이  회 우승자들과 같은 동료 

집단에게 인정받는 게이머나 춤으로 유명한 사람

들, 를 들어 당시 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힙합그룹 피 크루의 힙합 서나 비보이 등을 섭외

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1990년  말에서 2000

년  반에 이르는 시기에 게이머들과 게임제작사

가 펌 라는 게임을 어떤 식으로 상상하고 있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펌 라는 게임을 잘 즐긴다

는 것은 게임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고득 을 얻어 

상 방과 수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게

임을 조  덜 완벽하게 수행하더라도 창의 으로 

수행하는 것, 다시 말해 발로 발 을 밟아 높은 

수를 얻어야 한다는 규칙을 능동 으로 해킹해 자

유롭게 이하는 것이 펌 라는 게임을 제 로 

즐긴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게이머들과 소통이 없다는 볼멘소

리가 들리지만, 과거 안다미로는 게이머들과의 소

통을 활발하게 했다. 아무리 인기가 많은 게임이라

고 하더라도, 출시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게임

으로 국단 의 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많은 펌

 게이머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고, 실제로도 

게이머들의 자발 인 도움이 상당했다고 한다. 

국의 오락실들과 소통하고  각 오락실을 통해 

펌 를 즐기는 게이머들과 소통했다고 한다. 회

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에 나오는 게이머들의 

연락처를 얻어 게이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7) 

5)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게이머들은 구경꾼들과의 상호작용을 특

별히 중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의 게임플레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을 ‘갤러리’라고 표현했다. 

6) 스포츠조선, ‘'펌프 잇 업 그랜드 페스티발' 1만여명 춤꾼 경합’, 

2000년 1월 25일 기사. 

https://sports.chosun.com/news/news_o3.htm?name=/news/ol

d/200001/20000125s178

7) 펌프 게이머가 많은 지역의 거점 오락실에 대회에 참가자를 

보낼 수 있는 티켓을 보내고 그 오락실에서는 자체적으로 대표

자를 선정해서 그 명단을 안다미로에 전달하는 식으로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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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미로는 펌 의 다음 버 을 기획할 때 리듬

게임에서는 입력해야 하는 일련의 입력을 정리한 

일종의 악보인 채보를 직  펌 를 이하는 게

이머들과 공동으로 만들기도 하 고, 게임에 넣을 

음악 선정을 게이머와 상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채

보는 빠르면 하루에 만들기도 하지만, 퍼포먼스를 

고려한 채보를 만드는 데에는 길게는 한 달까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 게 들어가는 수고에 

비해 굉장히 은 액을 받았지만 “ 재의 으

로 본다면 ‘열정 페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만든 채보가 게임에 수록된다는 자부심과 명 가 

컸”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함께 만들어간다

는 생각으로 오히려 극 으로 참여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펌  게이머들은 인류학자 크리스토퍼 

티가 재귀  공 (recursive publics)라고 칭한 

주체로서 자신들의 표 을 제약하면서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게임 수행을 통해 게임에 하여

(about), 게임을 통하여(through) 게임에 한 담

론을 만들고 그것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10], 펌 라는 게임은 게이머들이 가졌던 

게임에 한 새로운 상상과 이를 재귀 으로 받아

들인 제작사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흥행했던 것이

다.

2.3 각기 다른 상상들의 경합

퍼포먼스를 통한 새로운 이와 게이머와 게

임 개발사 사이의 력으로 펌 는 계속해서 인기

를 구가한 것처럼 보 지만, 게이머들 사이에 내

인 갈등도 존재했다. 펌 들이 퍼포먼스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나름 창조  게임 수행을 

했지만 각각의 들이 추구한 퍼포먼스가 동일할 

수는 없었다.

펌 에서 퍼포먼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

선 통칭 ‘무릎 기’라고 불리는 기술을 활용한 퍼

포먼스를 주로 하는 것이 있다. 발 을 발로 밟

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같은 다른 신체 부 를 이

용하여 발 을 밟으면서 게임의 ‘난도를 스스로 높

여’ 이하는 퍼포먼스를 추구했다. 다른 퍼포먼

스는 게임의 난도를 높인다기보다는 자신이 이

하는 곡에 맞는 안무를 구성하여 공연하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리스타일 이라고 하더라도, 

체로 어떤 들은 기술의 난도를,  어떤 들은 

안무를 심으로 한 리스타일 이를 수행한 

것이다. 체조나 피겨스 이 과 비교해보자면 무릎 

기를 주된 퍼포먼스로 여기는 퍼포먼스 들은 

기술 수에 을 두고, 안무를 구성해서 퍼포먼

스를 시하는 펌 들은 술 수에 을 뒀던 

것이다. 펌 라는 게임에서 퍼포먼스라는 것에 

한 각 게이머들의 상이한 상상은 게이머들 사이에

서 마찰을 가져오기도 했다. 

한 퍼포먼스에 치 하는 퍼포머 게이머들 외

에 고난도의 곡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이른바 ‘스테

퍼(stepper)’라고 불리는 게이머 집단도 존재했다. 

이들은 퍼포먼스를 시하는 이른바 ‘퍼포머’ 게이

머들이 극도로 꺼리는 ‘기기의 안  바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발만을 이용’하여 펌 를 즐겼다. 

스테퍼들은 고난도의 곡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 

자체를 퍼포먼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스테퍼와 퍼포머는 서로 같은 게임을 즐기지만 서

로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즐긴다고 생각해 표면

으로 큰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원래 채보 작업에 게임에 상당한 실력을 

소유한 펌  소속의 게이머가 참여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게임이란 보통 업데이트될수록 지

속 으로 난도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채보 

작업에 스테퍼 게이머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경향성

이 가속화되었다. 펌 는  빠르게 발 을 밟아 

속도를 경쟁하는 ‘스피드 이’를 한 게임으로 

변화했다. 2003년 10월 출시 된 <펌  Prex 3>부

터 나이트메어라는 신규 난도를 도입하여 이런 방

향성을 보여줬다. 2004년 4월 출시 된 <펌  

EXCEED> 버 에서 마니아화가 극 화되었고 게

이머들 사이에서는 게임이 무 빠른 발 움직임을 

요구해 ‘괴수 양성 시뮬 이션 게임’으로 불리기까

를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 과정에서 오락실, 게이머, 제작

사 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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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했다. 스테퍼 게이머들은 이런 변화에 만족했지

만, 채택된 음악의 속도가 빨라지고, 밟아야만 하

는 발 의 수가 늘어나면서 반 으로 퍼포머들이 

안무를 통해 자신만의 무 를 꾸미는 것이 어려워

졌고, 이것은 퍼포머 게이머들의 이탈과 신규 게이

머의 유입 차단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게임 제작사는 펌 의 마니아화가 진행되는 도

에도 신규 게이머를 유치하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DR의 인기를 빼앗아 올 수 

있었던 수록된 노래의 다양성이라는 요소도 많은 

이팝 음악들을 수록하는 것을 통해 확보했다. 하

지만 처럼 리스타일 이를 할 수 있게 

설계를 변경하 다기보다는 다이어트와 같은 자기 

계발이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변화했다. 

그 로 주로 여성 게이머들을 유치하기 해 

다이어트와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게임임을 내

세운 것을 들 수 있다. 펌 를 이하는 것은 단

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 일종의 운동이며 

따라서 자기의 몸을 리하는 일종의 자기 계발의 

수단인 것처럼 게임을 통해 어느 정도의 열량이 

소모되는지를 게임 화면에 표시하는 등의 시도도 

하게 되었다.

 2006년부터 난도 체계를 바꿔 게임 시작 

에 보자용 난도와 고 자용 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변형되었다. 펌 는 차 일반 아 이드 게임

장 이외에도 쇼핑몰이나 화  같은 복합 문화시

설 같은 곳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되었

는데 이런 곳을 찾은 펌 를 처음 하는 심자

들도 보자용 모드를 통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

게 다. 

보자용 난도와 고 자용 난도의 분리는 보

자들이 실수로라도 고난도의 곡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해 신규 유입 게이머들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세분화된 난도 체계에 의해 보자와 

자, 그리고 스테퍼 게이머의 수 을 가시 으로 드

러내는 일종의 장치가 되었다. 

2007년부터 펌비(Pump It Up Bring Innovate)

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는 게이머의 데이터

를 USB에 장할 수 있는 것으로 경험치를 축

하여, 아이템을 이용하여 게임의 숨겨진 요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2015년에는 USB로 

펌비 시스템에 로그인했을 경우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세계의 게이머들과 수 결을 할 수 있

는 랭크(rank)모드가 지원되었다. 이 랭크모드로 

게임을 이할 때는 발 을 밟아 입력을 할 때 

보통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정을 하고, 게임 

이 이후 수는 랭킹페이지에 등록이 되고 최고 

수는 게임 화면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했다. 기존

의 펌 가 자신의 이를 구경하는 일명 갤러리

들과 직간 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창조 으로 게

임을 이했다면, 재의 펌 는 어려운 곡을 얼

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밟을 수 있는 가라는 게임 

설계에 내장된 규칙을 철 하게 따르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게이머들과 수를 가지고 경쟁을 요구

하는 강력한 행 유발성(affordance)이 내장된 게

임으로 환된 것이다. 

3. 결 론

지 까지 본 것처럼 펌 라는 게임은 개인이 즐

기는 자오락인 동시에 게임 이를 지켜보는 사

람들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공연처럼 여겨지기도 

하면서 많은 들의 인기를 얻었다. 펌 라는 게

임에 한 상상들이 변하면서 게임성도 변경되고 

이용자층도 변화되었다. 재의 펌 는 창기 유

행을 가능하게 했던 퍼포먼스라는 이 방식은 

사라지고 네트워킹되어 상 방과 수를 경쟁하는 

식으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펌 라는 게임의 흥망

성쇠와 변화는 게임을 둘러싼 각 주체들이 가졌던 

서로 다른 상상들과 실천들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

기도 하다. 

이처럼 자오락이 온라인 게임에 잠식되어 침

체기로 여겨지던 1990년  말 이후도 자오락은 

펌 와 같은 리듬액션게임을 심으로 나름의 역사

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199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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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 이드 게임이 쇠퇴한 시기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게임물 리 원회에 따르면 청소년 게

임 제공업소( 자오락실)는 2009년 3,398개, 2010

년 1,765개, 2014년 567개로 감소했다가 2015년 

708개, 2016년 2,209개 2017년 3,400개로 2009년 

수 으로 업체의 수가 회복되었다. 그러다가 2018

년 년의 반 수 인 1,557개로 감소했다[11,12]. 

이런 통계는 자오락이라는 것이 꾸 히 쇠퇴하고 

있다고 보는 것보다 오히려 재까지 역동 인 변

화의 과정 안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세하게 운 되던 자오락실들

이 차 형화되고 랜차이즈화되는 추세에서 단

순히 업장의 수로 모든 것을 단하는 것은 무리

일 것이다.

1990년  이후 자오락은 질 으로도 많은 변

화가 있었다. 1990년  반의 오락실에서 슈

게임, 격투게임, 스포츠게임 등 조이스틱이 장

착된 캐비닛에서 구동되는 다양한 게임이 심이었

다면, 1990년  후반부터는 모방형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리듬액션게임들이  심을 이루기 시작

한다. 2000년  반은 격투게임인 <철권 태

그토 먼트>와 펌  등의 리듬게임이, 2000년  

후반에는 격투게임인 <철권 6>와 코나미가 

개발한 리듬게임 시리즈를 총칭하는 랜드인 비마

니(BEMANI)의 게임들이 주를 이루었다.

2000년 부터 자오락실을 구성하는 자오락

들의 유형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  후반은 네트워크 시스템이 도입되어 

다른 지역에 있는 게이머와 승부를 겨루는 이른바 

자오락의 온라인화라는 질  변화를 맞이했던 때

이다. 표 인 격투게임 문 오락실인 서울 

림동의 그린오락실과 서울 노량진의 정인오락실 

등은 자체 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설비를 갖추고, 

오락실을 찾은 게이머들의 게임을 방송으로 송출하

기도 하 으며, 오락실을 직  찾아온 게이머들이 

게임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오락실 내에 

별도의 화면을 설치하여 시청할 수 있게 했다. 게

이머들은 아 리카TV나 유튜 와 같은 인터넷개

인방송 랫폼을 통해 오락실에서의 게임을 마치 

‘스포츠’처럼 방송하고, 시청했으며, 직  람하기 

해 오락실을 찾기도 했다.

한국의 표  여가문화인 노래방 문화도 1991

년 부산의 한 오락실에서 탄생했다[13]. 기존의 노

래반주기에 컴퓨터 기술이 결합 된 형태로 동 을 

투입하고 제공되는 반주에 맞춰 정확한 음정과 박

자로 노래를 부르는 아 이드 게임으로 출발한 노

래방은 그것이 탄생한 1991년부터 재까지 아

이드 게임장의 주 수입원의 하나다. 독자 으로 분

리되어 노래방으로, 다시 코인노래방으로 분화되는 

과정 에 놓여있는 노래방도 게임의 에서 연

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

최근의 자오락실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즐길 수 없는 가상 실(VR)게임, 리듬 게임과 같

은 체험 게임들과 인형 뽑기 기계들을 심으로 

다시 재편되고 있다. 이처럼 아 이드 게임은 온

라인 게임에 의해 잠식되었다거나 거의 사멸되어버

렸다고 생각하기에는 질 으로 무나 역동 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오락은 이처럼 다양하고 각각의 오락들은 

그것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각각의 행

자들의 상이한 상상과 실천들이 뒤섞여 있고, 의미

화 실천을 통해 그 상상들의 어떠한 것들은 버려

지고 어떠한 것들은 지 까지 유지되어 이어지고 

있다. 사라진 것들과 남아있는 것들이 각각이 어떤 

방식으로 재를 생산하는 매개자로 기여하는지 미

디어 고고학 으로 본격 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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