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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공연예술에서 연출의 개념은 연출가의 역사적

존재방식에 따라 형성된 여러 가지 역할(교사, 축제 감

독, 종교 지도자, 작가, 배우, 극장주, 자본가 등)에 더하

여 예술적 완성도에 기여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

하고 무대화 하는 다양한 측면의 가치와 함께 바라보아

야 할 필요가 있다. 종합예술을 지향했던 바그너적 입

장에서는 융합예술의 완성으로, 문화 콘텐츠가 포괄하

는 공연 예술을 산업적 가치로 바라본다면 경제적 가치

공연예술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한 무대 연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ge Production using Holograms in Performing Arts

김서룡*

Kim Seo Ryong*

요 약 본 연구는 미디어로서 홀로그램의 기술발전이 일상적, 도구적 활용 범위를 넘어 예술적, 관념적 의미로 다가가

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연출적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양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무대

활용 기술로 페퍼스 고스트 방식 또는 플로팅 홀로그램 방식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유사 홀로그램 표출 형식을 사용

한 연구자의 연출 작품과 프로젝트를 사례로 홀로그램의 기술적 한계가 무대예술의 관극 상황하에 허용 되는 범위

안에서 연출의 목표에 따른 홀로그램과 무대 요소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관객의 정서반응을 얻기 위한 타이밍과 시점

을 분석하고 무대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홀로그램의 무대 표현에 보다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 공연예술 분야에 새로운 미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어 : 홀로그램, 페퍼스 고스트 방식, 플로팅 홀로그램, 무대기술, 연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organize the basic concepts for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holograms as a 
medium to go beyond the range of everyday and instrumental use to artistic and conceptual meanings, and to 
study various forms of expression that can be used as directing tools. As an example of the researcher's 
directing works and projects using the similar hologram expression form, which is called the Pepper's Ghost 
method or the floating hologram method as the current stage utilization technology, the technical limitations of 
the hologram depend on the goal of directing within the scope permitted under the theater of stage art.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holography and stage elements and the timing and point of view to obtain 
emotional responses from the audience, and presenting stage alternatives, more active motivation is given to the 
stage expression of holograms leading to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 and a new field of future performing 
arts. I want to prepare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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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자로, 대중예술의 오락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면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판타지를 추구하고 몰입을 이

끌어내는 설계자로의 역할 등으로 연출의 역할은 예술

이 포용 할 수 있는 모든 문화와 환경이 무대 위에서

구현 되도록 디자인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다양한 미디어와 경쟁하는 무대 연출의 임무는

예술과 기술이 다시 하나로 주목받는 시대에 연출의 도

구화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예술성의 추구와 동시에

수용자인 관객이 자연스럽게 무대요소로 인식 할 수 있

는 무대적 표현기법을 연동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래 홀로그램은 2차원의 평면에 기록한 3차원의 이

미지로 1949년 영국의 물리학자 데니스 가르보(Dennis

Gabor,1900~1979)의 연구 결과로 얻은 개념이다. 그에

따른 입체적 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일상에 다양

한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하였고

위조를 방지하는 입체 스티커나 다양한 이미지를 보는

각도에 따라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기술적 이미지를

통칭하여 홀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홀로그램이란 숨은 허상이 창출하는 신비한

경험이나 비현실적인 세계로의 여행과 같은 판타지의

체험을 기대하고 있음에 현 시점까지 홀로그램 기술은

‘아직은’ 이라는 수식어를 항상 붙여 써야 하는 수준이

현실이다. 실제의 삶에 홀로그램이 구현할 입체적 허상

에 대한 기대가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과학적 연구개발

에 모티브를 제공 한다면 공연 예술에서는 객석에서 바

라보는 반쪽 허구의 세계(물론 프로시니엄 형식의 극장

에 한하여)에서 펼쳐지는 현실의 실험으로, 기술적 한

계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의 무대 기법으로 사용 되어야

하고 현재의 기술 즉 유사홀로그램 방식을 기반으로 하

는 표현의 도구인 플로팅 홀로그램 방식의 가치를 예술

적으로 구현해 보여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연출한 창작 뮤지컬<천변카바

레>와 배우 황석정의 뮤직비디오 <나비> 그리고 2022

콘텐츠원캠퍼스 지원사업으로 진행 되었던 대학 창작

뮤지컬 작품 <판타지박스>를 통해 시도 되었던 유사

홀로그램 방식의 연출 사례를 토대로 배우(실연자)와

홀로그램 상황에 대한 전제조건(대본, 연기, 동선, 안무

등), 무대기술적 요소와의 상관관계(조명, 음향, 영상,

무대기계, 시각선 등), 관객의 정서적 반응을 위한 타이

밍과 시점의 문제(단독 홀로그램, 실연 연동 홀로그램

등)를 연구하고자 한다.

불완전한 허상의 존재가 예술적 표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이미지와 더불어 무대가 포괄하는 배

우와 언어, 음악과 소리의 전달, 무대에서 선택 되지 못

한 상징적 맥락의 의미와 다양한 무대기술 등 함께 고

려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고 기술적 표현을 위한 홀로그

래피의 무대화가 자칫 무대 예술적 표현의 본질을 해하

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Ⅱ. 유사 홀로그램 기술의 창작공연

활용 사례

1. 유사 홀로그램 활용 창작공연

예술시장에서 공연예술과 경쟁하는 다양한 미디어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러한 환경하의 공연분야는 예술성에 더한 기술의 융

합으로 시대적 환경에 적응하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려

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임정희, 정진헌(2017)은 선행연구에서 홀로그램의 표

현특성 및 요소에 따라 ‘가상과 실제의 융합’, ‘상호작

용’, 현실공간의 시각적 확장‘[1]으로 홀로그램 콘텐츠

특성을 분류하였고 한예원, 정아람(2016)은 콘서트에서

사용되는 홀로그램의 소외효과와 스펙타클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출

작품과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환상의 무대화‘, ’상관

작용‘, ’무대미술‘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창작공연에서의

홀로그램(플로팅 홀로그램)을 분석하였다.

2. 환상(illusion fantasy)의 무대화를 위한 홀로그램

활용<판타지박스>

<판타지박스>는 2022년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원캠퍼

스 대학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청운대학교 BMEC스튜디

오에서 창작한 이머시브시어터 형식의 창작 융합공연으

로 스튜디오 공간 바닥 포함 4면의 공간을 프로젝션 맵

핑하고 한쪽 방향의 공간은 프로시니엄 아치형 무대로

설계한 맵핑 구역과 플로팅 홀로그램 무대구역으로 구

성하여 창작 현대무용 공연과 창작 뮤지컬 공연을 함께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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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판타지박스> 청운대 BMEC 스튜디오
Figure 1. <Fantasy Box> CWU BMEC STUDIO

창작 무용의 경우 홀로그램 구역 안에서 영상과 실연

으로 춤을 추는 가상과 현실의 두 무용수가 탄츠테아터

(Tanztheater)형식으로 무용과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안무[3]를 홀로그램으로부터 맵핑 구역의 바닷속 공간

까지 연결시키도록 구성하여 공연을 연출하였다. 무대

배경으로 2차원적인 그림이 아닌 홀로그램 구역 내에서

입체적으로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바닷속

에서의 안무처럼 보이게 하는 영상을 배경으로 플로팅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하였다.

유사홀로그램의 무대적 표현이 영화의 편집기술이나

컴퓨터 그래픽 처럼 입체적이며 환상적으로 보여지려면

관객의 시각과 감각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프로젝션

맵핑구역은 홀로그램 구역을 포괄하면서 홀로그램 구역

내에서 관객과의 적극적인 교감을 창출하기 어려운 점

을 보완하였다. 이머시브시어터 형식(미적공간 내에서

관객과 상호작용 하는)으로 연기구역을 확장하여 무대

미술적 요소로 통합된 맵핑 이미지가 관객에게는 기존

관극의 틀을 벗어난 자유로운 ‘관객 해방적 인식’[4]을

경험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환상의 무대화를 위해서는

객석을 벗어나 관객의 적극적 참여도를 높이는 물리적

상호작용(센서를 활용한 영상과의 상호작용 등)이 두 공

간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판타지박스> 홀로그램 구역
Figure 2. <Fantasy Box> Hologram Zone

그림 3. <판타지박스> 프로젝션 맵핑구역
Figure 3. <Fantasy Box> Projection Mapping Zone

3. 상관(correlation)작용을 위한 홀로그램<천변카바

레>

상관(correlation)작용의 의미는 무대예술에서 소극적

의미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

의하였다. 배우나 현존하는 무대기술이 사전 제작된 홀

로그램 이미지의 영향에 의해 실연의 정도를 결정한다

는 의미를 정의 내리기 위함이다. 무대속의 홀로그램

기술이 HMD(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한 현재

VR 사용자처럼 무대위 실연자의 상상이나 생각(독백

또는 방백)을 표현 하는 수단으로 하는 영역도 상관작

용의 홀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천변카바레>의 경우 지금은 고인이 된 1970년대

가수 배호와 가짜 배호의 드라마이다. 이 뮤지컬에서

등장하는 실연자인 가짜 배호와 다른 배우들은 대본에

의해(배호의 경우 진짜와 가짜 1인 2역으로 두 역할 모

두 한 배우가 연기)사전 촬영된 영상과 연기를 하는 형

식의 뮤지컬이다.

이는 예술창작 도구로 가상현실을 연구한 김정규, 김

종국의 ‘새로운 상징과 문화적 앙상블’[5]의 개념으로

무대 위 홀로그램 구역 내에서 가상현실이 현실과 교감

하며 무대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천변카바레> 무대리허설 1
Figure 4. <ChunByun Cabaret> Rehearsa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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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천변카바레> 무대리허설 2
Figure 5. <ChunByun Cabaret> Rehearsal 2

4. 무대미술(stage art)로서의 홀로그램 <황석정의

뮤직비디오 ‘나비’>

플로팅 홀로그램 방식의 무대적 한계는 시각선에 의

해서 입체적 영상과 홀로그램 구역의 설정이 매우 제한

적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문제는 무대

기술의 관계와 조화 부분에 다루기로 하고 그러한 제한

적인 상황 때문에 홀로그램 공연의 현장성을 방송이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한 다양한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

다.

플로팅 홀로그램 전용 상영관처럼 대형 포일(foil)을

사용 하기에는 예산과 공연장 환경이 부담스럽다. 때문

에 무대미술로 플로팅 홀로그램을 활용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먼저 언급한 방송이

나 영상 콘텐츠의 목적으로 제작하는 실황 음악공연의

무대나, 무대의 한 구역을 설정하여 인물의 배경이나

도구의 전환으로 이용한다면 역시 홀로그램 활용이 자

연스럽게 연출적 도구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배우 황석정이 발매한 음원 <나비>의 실황 음악 공

연 뮤직비디오 제작(2022 콘텐츠진흥원 온라인 공연 지

원사업)에서 가수의 음악적 표현을 위한 상징적 이미지

를 홀로그램 배경으로 보이도록 하거나 홀로그램 구역

안에서 노래하는 가수를 위한 입체적 미술표현을 가능

하게 하였다. 온라인 생방송으로 무대 라이브의 분위기

와 함께 전송될 입체적 무대미술 구현을 위해 영상은

고화질(4K)로 제작 되었다.

카메라의 시점이 아닌 관객 시점에서 바라보는 무

대미술에서 홀로그램 활용은 전체적인 시노그라피

(Scenography)속의 일부분, 즉 기술적 미술을 담당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대도구와 소도구, 의상과 분장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움직이는 오브제를 표현하거나 공

연 표현상 초현실적 표현이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한 미

술의 영역에서 홀로그램 무대미술이 그 역할이다.

그림 6. <뮤직비디오 ‘나비’> 무대리허설 1
Figure 6. <Music Video 'Butterfly'> Rehearsal 1

그림 7. <뮤직비디오 ‘나비’> 무대리허설 2
Figure 7. <Music Video 'Butterfly'> Rehearsal 2

Ⅲ. 무대기술의 관계와 조화

1. 사전촬영과 편집

주로 고인이 된 스타를 컴퓨터 그래픽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재현 하거나 컴퓨터 그래픽

이나 이미지 합성 등의 기술이 현실처럼 보이기 위해서

는 전제 조건으로 인물의 사전 촬영시 홀로그램 구현에

최적화 하기 위한 무대 구조를 이해하여야 하고 시선의

처리, 의상의 선택, 타이밍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천변카바레>를 위한 배우 사전 촬영시 시선의 처리를

위해 대역이 함께 호흡을 맞추었고 촬영된 테이블과 실

연 배우와의 위치, 실제 배경 커튼의 색 등을 고려하여

편집과 현장 수정으로 이미지의 위치를 조정하여 무대

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촬

영 조명 사용시 두 배우가 실제 무대상 위치하는 극장

상부의 조명디자인을 고려하여 위치를 조정하였다.

그림 8. <천변카바레> 사전촬영
Figure 8. <ChunByun Cabaret> Video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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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천변카바레> 홀로그램 장면
Figure 9. <ChunByun Cabaret> Hologram scene

2. 극장의 객석구조와 시각선

홀로그램 무대구역이 극장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부

분은 그림10 에서와 같이 객석과 홀로그램 구역 사이의

바닥 투사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닥 투사면에 따라

극장의 객석구조 양쪽 측면의 객석에서 홀로그램 시각

선상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계단식 객석의 상부와 2층

이상의 객석에서 바닥 반사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두가지 측면(좌우와 상하)을 고려 하여야 한다.

바닥 투사면은 보통 빔 프로젝션으로 투사되는 영상

을 45˚로 설치된 반사포일에 투사하기 위해 스크린 역

할을 하며 반사 포일의 크기(특히 세로방향)가 커짐에

따라 바닥 투사면도 상대적으로 커져야 하기 때문에 객

석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커지고 객석이 높아지

면 바닥 투사면을 감추기 위한 전면 가림막 설치가 필

요하다.

그림 10. 플로팅 홀로그램 구조
Figure 10. floating hologram structure

시각선의 설정은 무대설계 과정부터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극장의 객석 또한 시각선에 의

해 사석처리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플로팅 홀로그램

의 무대 활용을 위해서는 ‘평면도와 객석도면 상의 좌

우’, ‘측면도와 객석의 높이’와의 시각선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11. 플로팅 홀로그램의 바닥투사면
Figure 11. Floor projection surface with floating hologram

3. 조명디자인과 운영

홀로그램을 위한 사전 촬영시 조명의 운영과 실제

무대조명 디자인/운영의 상관관계로 조명 디자인부터

현장에서의 운영까지 현장감을 위한 여러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영상 밝기와 조명 조도의 문제는 현

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미리 예측하기 어

려운 것이 현실이며 적합한 연출적 분위기의 창출은 연

출가와 조명감독이 합의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

특히 인물의 등장이 홀로그램상 구현 되는 장면의

경우는 사전촬영과 현장조명 모두 측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무용조명의 디자인이 측광

으로부터 시작하여 후광과 전광으로 디자인 되는[6] 중

요도의 선택처럼 시각적 인물의 섬세한 움직임을 관객

에게 잘 보여주기 위하여 측광의 효율적인 사용이 요구

된다.

그림 12. 플로팅 홀로그램 구역의 조명
Figure 12. Lighting of floating hologram area

4. 음향효과와 타이밍

홀로그램 공연활용의 목적으로 환상의 무대화에 음

향효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두가지 이유가 존재한

다. 첫째 환상적인 무대표현에 있어서는 영화적 표현을

추구하므로 영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상적 음향효과

(현실적 음향효과와 대비되는)와 초사실적 음향효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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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은 미디어 세대에 익숙한 무대적인 표현으로 영

상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홀로그램 영상이 더욱 강한 이

미지를 창출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둘째 음향효과의 타이밍에 관한 부분은 사전촬영과

편집의 과정에 수반되는 작업으로 주로 시선을 집중시

켜야 하는 등장이나 퇴장, 시공간을 초월하는 장면전환

등과 함께 시각적 영상을 보완한다. 타이밍의 정확한

시점에 실제 무대 요소가 함께하기 위하여 영상을 현장

에서 운영하는 담당자는 연출의 계획된 장면에 제작된

영상의 음향효과를 동기화하는 타이밍을 정하고 조명,

무대기계, 특수효과와 신호를 교류하고 연동시키기 위

한 준비를 해야한다.

Ⅳ. 결 론

무대연출의 도구로 홀로그램의 미래가 가까이 다가

오고 있다. 홀로그램이 일상적인 미디어 환경이 되기까

지 ‘현실의 반영’인 무대예술에서는 최대한 유사한 기술

로 홀로그램을 구현하려 할 것이기에 연구자가 그간 활

용한 플로팅 홀로그램의 다양한 연출적 시도가 작은 부

분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홀로그램은 공연예술이 미디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이다. 진화하는 미디어와 대등한 연출적 표현이 가능하

도록 활용되어야 함과 동시에 공연이 담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메시지를 제공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하여야 한

다.

영화예술이 언어간 징벽을 넘어서려고 자막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8] 무대예술에서의 홀로그램은 문

화적 할인율을 낮추는 역할(홀로그램을 활용한 정보의

제공)에서부터 스펙타클한 판타지를 자유자재로 추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홀로그램이 추구하는 현재성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가상의 현실을 미학적으로 완성하는 융합공연

예술의 미래에 반영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환상의 무대화, 상관작용, 무대미술의 영역을 중심으로

특히 영상이 대체 할 수 있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서

홀로그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의리적 구투>는 연쇄극의 형

식이었다. 연극과 영화영상이 한 무대에서 추구하던 연

쇄극의 혁신이 기술의 진보로 무대와 다른 차원의 복제

가능한 영화예술을 진화 시켰다면 홀로그램은 영상작

업에 기반한 무대 연출의 기술적 도구로 입체적, 상징

적, 미학적인 표현을 공연의 현장성에 더해 대체 불가

한 예술로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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