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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Japanese dramas by 

comparing the color of the original and remake drama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colorful  

costumes and visuals in Korean dramas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so-called Korean Wave's 

appeal in Asia and other countries. However, without any reference to dramas in other countries, it is 

hard to evidence that the color plays an important role to appeal others.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content distribution, the issue of color in remake video content can be seen as a way of 

looking at the cultural hydridization of cultural content, which has been developed among theories 

related to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culture, such as cultural proximity, cultural discount, and 

cultural odorless theory. Six dramas, three pairs of original and remake dramas produced in Korea and 

Japan, were selected to compare their colors. The rationale of comparing Korean and Japanese 

dramas lies in the fact that both countries have a long tradition of remaking each other's dramas. 

Moreover, by comparing of the original and remake dramas, it was intended to control the color 

differences as much as possible due to differences in genre and plot and solely to focus on the actual 

color differences when the same content is produced. Full episodes of these drama were analyzed to 

identify systematic featur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dramas. It is expected that cultural 

hybridization as the glocalization process would be observed via  the contrast between brightness and 

saturation. The contrast is measured by the greatest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primary colo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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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ness and saturation. Manhattan and Euclidean distance were used to calculate the differences. 

The generalized formulas of these distances are known as Minkowski distance. Th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Korean dramas have a more significant saturation contrast than Japanese dramas. This 

result had nothing to do with the origin of the original drama, such as whether or not the Korean 

drama was a original or remake dramas. The study results support the ecological valence theory that 

states color preferences are influenced by the natural environment. More importantly, it i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saturation tends to be systematic across different genres of dramas. In the context of 

media communication discipline, this finding suggests that video production techniques tailored to the 

target audience have a greater impact on color usage, represented by the color satur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potential standardization of color measurement and comparison 

through the use of digital image processing techniques and its contribution to the future methodology 

of digital im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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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바야흐로K-콘텐츠, 한국영화및드라마의전성시대다. 영화 ‘기생충’을 비롯하여 ‘오징어게

임’ 등한국콘텐츠가전세계적인유명세를누렸다. 글로벌OTT업체넷플릭스는2015년한

국이 “넷플릭스의 성장을견인할전략적거점”(홍국기, 2015)이라고언급하면서 한국에대한

투자와 한국 콘텐츠 유통을 늘려 왔다. 또한 한국 콘텐츠가 다른 나라에서 현지화

(localization)하여리메이크(remake) 되는사례역시꾸준히 증가하고있다. 실제로한국

드라마 ‘굿 닥터(Good Doctor)’가 미국현지에서리메이크되어공전의인기를끌며현재시

즌6 제작까지확정된것을비롯하여(조유빈, 2022), ‘이태원클라쓰’가일본에서 ‘록본기클라

쓰’로제작된바있다. 흥미로운점은록본기클라쓰리메이크가원작을다시찾아보게하여원

작을역주행하는계기를만들기도하였다는점인데(김은정, 2022), 한국드라마콘텐츠는다

양한방식으로성장중이다.

이러한한국콘텐츠가세계적으로유통되며인기를끄는데에는여러가지요인이있겠지

만, 본논문은그러한요소의하나로한국영상드라마콘텐츠의색채에주목하고자한다. 한복

의색채에서볼수있듯이전통적으로우리나라문물에서색상은상당한정도로세계적인이목의

대상이었다. 공연콘텐츠영역에서는이미25년전브로드웨이에데뷔했던 ‘명성황후’가무대조

명색상과무대의상복식의풍성한색감으로주목을받은바있다(Gates, 1997). 영상콘텐츠

로한정하면한국드라마화면에서나타나는영상미는한국콘텐츠가성장하는데상당한기여를

해온것이주지의사실이다. TV드라마세트의미술이고급화및대형화는2000년대초반부터

한국드라마가집중적으로발전시킨영역으로(남은주·윤영미, 2006), 기존연구들은한국드라

마에나오는의상의아름다움, 화려한영상미는이른바한류가아시아권에서가진소구력의중요

한요소중하나임을밝히고있다(유세경·고민경, 2006; 유승관, 2014; 이미나·윤호영, 2020).

최근 ‘오징어게임’에사용된색상은그자체가하나의상징으로여겨지며, 삼원색을기반으로청

록(Cyan)은 사람, 진분홍(Magenta)은 구조 즉 시스템, 노란색(Yellow)은 돈을 의미한다는

팬들의이론이나올정도였는데, 실제매체들은색상디자인이성공의한요소라지적하기도하

였다(예. Hewitt, 2021).



드라마의국가간색채비교 49

그러나한국드라마콘텐츠만색채분석의대상으로삼는것은한국드라마콘텐츠에나타

나는방식을보는것이지, 다른국가와의차이를비교하는방식은아니게되어, 어떠한방식의

색채활용이타문화에서호소력을가지는지알기어렵다. 단적으로비교지점이없기때문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한국영상콘텐츠의색채속성을분석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으로, 한국

드라마를리메이크하거나한국에서다른나라드라마를리메이크한드라마의영상콘텐츠와의

색채속성비교를탐구함으로써실제한국영상콘텐츠색채의특징이다른국가들과대별되는지

검증해보고자한다. 매우상이한장르나스토리를가진드라마들을비교할경우, 실제국가간차

이인지드라마의내용차이때문에나타나는것인지알기어렵다. 따라서장르와스토리가기본

적으로동일한리메이크드라마를비교함으로써내용상의차이를최소화하여비교하는것이다.

동일한장르의구성과내용을담고있는원작과리메이크 드라마간 색채 차이가 나타나고 이

러한 차이가 여러 드라마에 걸친 일정한 형식적 차이로서 국가별로 나타난다면 이러한

색채 특성의 차이는 단순히 특정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색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디지털 영상 후

반 작업이라 불리는 포스트-프로덕션에서 DI (Digital Intermediate)라 불리는 작업자의

색상 처리는 필수이고(예. James, 2022), 모든 영상 콘텐츠가 의도적인 장면의 색상 처리

를 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단순히 촬영 장소 차이에서 나타나는 자연광의 차이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의도적인 색상 활용이 영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연구를문화콘텐츠의유통이라고하는측면에서생각해보면, 리메이크영상콘텐츠에

나타나는색상문제는문화적인감수성의유사성과상이성과관련한이론들–예를들어, 문화

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 문화 할인(cultural discount), 문화적 무취(cultural

odorless) - 사이에서발전한문화적콘텐츠의혼종화(cultural hydridization) 방식의한단

면을살펴보는방법이될것으로생각된다. 보편적인소구력을가진것으로판단되거나혹은이

미흥행에성공해서상업적성공에대한위험부담이적은콘텐츠를리메이크하는과정에서나타

Figure 1. Color pallette of ‘Squid Game’
Soruce: https://mediachomp.com/squid-game-color-palette/ All rights of the source are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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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지역화(localization) 맥락이매우구체적인제작과정인색상보정등에적용되는것이기

때문이다.

색채의문화별차이를연구한선행연구들은이러한지역화과정이콘텐츠성공의한요소

가될수있다는점을뒷받침한다. 오래전부터색채에관한비교연구는국가로대표되는문화에

따른 색채 선호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을 밝혀왔으며(Elliot & Maier, 2014; Ou, Luo,

Woodcock, &Wright, 2004). 이러한차이는대부분문화적인학습으로전승된다고이해되었

다(Maule, Skelton, &Franklin, 2023), 한가지주의할점은본논문에서말하는지역화나

국가간차이라는개념이콘텐츠가제작되는환경으로인해나타나는차이를포함한다는점이다.

완성된상품(final product)에서재현된차이로본다는관점을취함으로써, 제작방식의차이가

가져오는마지막상품에재현된색채차이역시문화적차이에기인하는것으로간주한다.

방법론적으로는영상콘텐츠 제작에서 색상을통한시청자반응에 영향을미치는 방식이

이미보편화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그동안이와같은관점의연구가없었다는점을본연구가

보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특히, 과거와달리컴퓨터를활용한디지털영상처리(Digital

Image Processing)가 보편화되고있는현재는색상연구가보다정밀하게이루어질수있는

환경을제공한다. 뒤에자세히서술할것이나본연구에서사용하고자하는민코프스키거리는

특정한좌표상의거리를측정하는방법에대한일반적인표현으로본연구에서는맨하탄거리와

유클리드거리를모두사용하였다.

본논문은다음과같이작성되었다. 우선기존연구에서문화적콘텐츠의유통이론을검토

하며콘텐츠의클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과관련된문화혼종화현상과색채선호도와관

련된문화별차이에관한사항을논의한다. 그다음으로연구문제와연구방법론에대해서술한

후, 실제분석결과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의함의로서마무리하고자한다.

2. 이론및기존문헌

1) 콘텐츠유통과수용자: 문화적유사성과상이성사이에서

초창기 텔레비전 영상 프로그램의 지구적 유통은 ‘발전된(developed)’ 국가에서 ‘발전하는

(developing)’ 국가로유통이되는근대주의(Modernism) 전통의경제적관점이었다. 제국주

의, 발전, 종속등의단어들이이러한 관점을대표하는말인데(Katz, Wedell, Pilsworth &

Shinar, 1977; Shim, 2006; Starubhaar, 1991), 이관점은TV영상프로그램이가지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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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상품’으로서의가치를강조하며지구적인생산체계내불균등한지구적유통질서를반영

한다고보았다(Pool, 1997). 하지만텔레노벨라(Telenovela)로대표되는지역적유통은이러

한초창기분석틀이유효하지않다는점을보여주는계기가되었는데, 이과정에서문화적근접

성(cultural proximity) 이론이발전한다(McAnany&La Pastina, 1994).

문화적근접성의핵심내용은프로그램을수입하거나수출하는국가들간의문화적유사성

또는상이성이–다른모든조건이동일하다는전제하에–프로그램유통에영향을준다는것

이다. 초기문화적근접성이론은문화적친밀감(cultural affinity) 개념을중심으로남아메리

카지역내TV프로그램유통을설명하였다(Hester, 1973; Rogers &Antola, 1985). 이관

점에따르면수출과수입국간문화적유사성이프로그램의소구력으로전이되면서지역내영상

TV프로그램유통이활발해진다는것이다. 문화적할인(cultural discount) 또는문화적무취

(cultural odorless) 이론은문화적근접성이론이가진기본적인내용을다른방식으로설명

하는데, 문화적친밀감이떨어지는경우해외영상프로그램의매력이떨어진다는내용을담고

있다(Hoskins &Mirus, 1988). 이른바유통상품의가치할인이나타나게된다는것이다. 그

래서아무런문화적특성이나타나지않는방식으로문화상품유통을늘리는무취상품이더욱

잘유통될수있다고본다. 예를들어, 일본애니매이션의캐릭터들이현존하는인종이아닌가

공의인종을표현하는식의피부색과머리색깔등으로표현되어서양에서유통되는방식또는일

본의제국주의침략을받은국가들이가지는일본에대한거부감등을없애는방식을동원하는

식이다. 이는 아세안 국가내에서 일본 문화 상품의 유통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Iwabuchi,

1998).

그러나이와같은유통이론은몇가지한계를가지고있다. 우선, 이들이론들은문화를거

시경제적유통구조와유사하게여기면서, 문화적근접성을지리적근접성으로대체시키는한계

를가지고있다. 그럼으로써둘째, 문화적미시적인특성과개인화된취향을완전히배제한설명

방식이라는한계를가진다. 이와같은설명방식을극단으로밀어붙이면, 어떤국가의관광기념

품이다른국가로상당히많이수출되었다면이는관광이증가하거나개인취향의문제가아니라

해당국가간문화적친밀감이관광여부와상관없이국가적차원에서증대된것이된다. 마지막

으로이러한이론들은해외프로그램과국내프로그램간의차이에대해아무런설명을하지못한

다는한계를지니고있다. 만약문화적유사성이나상이성이시청자들의프로그램선호와비선호

에큰영향을미친다면, 이러한취향의차이가국내프로그램과의비교를통해설명될수있어야

한다. 해외프로그램이보여주는스토리라인이국내프로그램의스토리라인과유사한경우가대

부분유사한문화를가진것으로여겨지는국가들의TV 프로그램에서만보여진다든지하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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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비교를통해데이터로검증할수있어야하는데, 실제이러한비교가잘이루어지지않아국

내프로그램과해외프로그램의차이에대한설명이비어있는한계가있다.

이와달리미시적인수용자관점에의한연구들은해외프로그램수용에대한수용자들의

속성이나태도를살펴보았다(Kim, 2009). 예를들어, 개인이해외에자주나가거나해외프로

그램에익숙하다면, 그렇지않은개인보다해외프로그램을더잘받아들일수있다는것이다.

즉, 개인의 문화자본에 따른 취향 차이가 해외 영상 프로그램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Ishii, Su, &Watanabe, 1999; Straubhaar, 2003). 개인수용자차이는해외거주등삶

의경험을비롯하여, 개인의교육수준, 언어능력등매우다양한방식으로나타나기때문에, 해

외프로그램유통은 ‘국가적문화’ 또는 ‘지역문화’ 담론보다훨씬더복잡다단한취향의개인선

호다양성으로설명된다. 하지만문화적취향자체에서계층적특성이나타나서확연히구분된다

고보는문화자본논의(Bourdieu, 1984)와오히려교육을받고지위가높은계층일수록모든

것을수용한다는옴니보어(Omnivore) 이론(Peterson, 1992; Peterson & Kern, 1996)의

대립에서나타나는것처럼이러한설명방식은동일한내용을맥락에따라다르게해석한다는비

판에서자유롭지못하다. 다시말해, 과연해외프로그램소비가모두가즐기는보편적인것인가

아니면일부계층또는세대에한정된것인가를둘러싼논의를두고명확히설명하기어려운것

이다. 이용과충족이론(Blumler, 1979; Katz, Blumler, & Gurevitch, 1974)은개인특

성보다는오히려콘텐츠내용에서소비취향이결정된다고보았는데국내프로그램에서얻을수

없는즐거움을해외프로그램이제공해줄수있기때문에해외프로그램을수용한다는것이다.

문화적상이성이수용자들로하여금오히려해외프로그램을수용하도록만든다고보는것인데,

결과적으로수용자중심연구들은다양한수용자들이어떤프로그램은친숙하고어떤프로그램

은친숙하지않기때문에수용하는지에대해개인의속성과콘텐츠내용의다양성으로뒤섞인결

과를내놓은한계를가진다.

2) 한국 드라마 콘텐츠 수용과 유통: 문화적 혼종화(hybridization)과 리메이크

(remake) 드라마

그런데K-콘텐츠가아닌 ‘한류’로불리던시절의우리나라영상콘텐츠소비에대한수용자연구

들은문화적유사성과상이성모두가한국드라마를보는이유라언급하면서이러한논의를절충

하였다. 초창기아시아지역의한류유행에대한연구들은중국본토, 홍콩, 대만등중화권수용

자와일본의수용자모두한국드라마가문화적친숙성, 과거에대한노스텔지어, 문화적상이성

과현대적가치등을모두담고있어각국의수용자들이흥미로워하였다는사실을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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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관‧정성호‧안수근‧이화행‧김채환, 2009; 임형민·박주연, 2011; 허진, 2002; Jang, Kim,

Cho, &Song, 2012; Kim, 2013). 한국의콘텐츠가지역적규범과관심, 취향, 수요및전통

등을적극적으로전취하는과정에서문화콘텐츠의보편성을획득해내는혼종화(hybridity or

hybridization)에성공했다는것이다(Ryoo, 2009).

문화적혼종화는특정한문화적정체성을지키는가운데, 다른문화를받아들이는과정에

서문화적 변형(cultural transformation)이 일어나고이러한 문화적변형이문화적 특색의

전유(appropriation)나혼합(mixing) 또는변용(translation)의방법을통해새로운문화적

맥락으로재탄생되는과정을일컫는다(Ackermann, 2012). 포스트식민주의담론논쟁을통해

등장한이개념은문화의중심-주변권력관계가전지구적인문화의지배로나타나는것이아니

라지역, 국가적인문화와정체성이혼합되면서통합되는새로운경계를만들어내는과정을설명

한다(Bhabha, 2012; Ryoo, 2009).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에서문화적혼종화는주로TV 드라마를중심으로이루어져왔

다. 글로벌수준의문화콘텐츠의유통과관련된이론들이헐리우드로대표되는미국영화산업의

지구적인확산과관련된문화적제국주의논의로부터시작되었는데(예, 김승수, 2008; 이수연,

1995; 임동욱, 2009), 이에반하는문화콘텐츠의유통이앞서언급한텔레노벨라와같은개발

도상국간드라마의유통이었고, 이로부터유통과정에대한설명이제국주의에반하는포스트식

민주의이론과결합하였다. 그로인해, 자연스럽게드라마연구가문화적혼종현상을설명하는

지역간문화콘텐츠연구의대상으로자주취급되었다. 우리나라드라마의유통이다른국가에서

인기를끌게된것에대한분석역시이와같은연구에기여하였다.

이과정에서드라마와같은TV시리즈유통은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으로이해

되었다. 이는초국적인지구화과정에서나타나는문화콘텐츠의보편성이다른지역에그대로

받아들여지는것이아니라, 지역적인문화정체성과결합되는과정속에전지구적인보편성과지

역적인특수성이통합되는것을말한다(Lee, 2001). 이러한설명이처음에는서양의문화콘텐

츠를다른지역이나국가들이수용하는방식에대해설명하는것에활용되었다. 그러나지금은

서양뿐만아니라다양한문화권에서다른문화권으로콘텐츠가유통되는과정을뜻하고, 최근에

는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선택한 전략으로도 설명된다(강혜원·이성민,

2022; 양재영, 2011). 이와관련된콘텐츠의가장최근의예로 <오징어게임>을들수있는데,

이에대해강혜원과이성민(2022)은 “한국사회에서통용되는고맥락의문화적코드를소재적

차별점으로활용해서기존장르팬덤에게어필하는전략”으로설명하기도하였다(31쪽). 장르의

전형성을글로벌관객에서소구력으로활용하면서도그전형성을표현하는방식에서한국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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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소재를통한차별화가진행되었다는것이다.

그런데문화적혼종화에관한기존논의가대부분새로운창작물을다루고있기에, 국가적

또는지역적요소에대한차별화전략이지속적으로장기간에걸쳐서이루어지고있는지검증하

기어려운한계가있다. 이와달리리메이크드라마는창작적범위가제약받는구조속에있어현

지화의맥락과표현방식을보다자세히들여다볼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본래리메이크

영상콘텐츠는문화상품의제작과소비자의선호를중개하는역할을수행하는데, 상업적으로안

전한성공을보장하고많은수용자들을끌어들임과동시에, 특정한작품에문화적상징을부여한

다(Cuelenaere, 2020). 수용자들은리메이크에서말그대로원작을반복을보는것과동시에

참신함의균형을기대하는이른바‘익숙함의낯섦(defamiliarize the familiar)’를추구하기때

문에(Cuelenaere, 2021; Cuelenaere, Joye, &Willems, 2019), 유사성과상이성사이의

균형이무너질경우리메이크드라마는실제로반향을얻지못하게되며흥행에실패하게된다는

것이다(이승재, 2018).

그런의미에서기존연구가리메이크드라마를연구하면서, 리메이크드라마간상호비교를

국가간제작환경의차이나장르적특성보다는국가간심층적문화코드에대한비교로여긴점은

주목할필요가있다(김수정·치에, 2018). 리메이크드라마이기에제작환경과장르적특성이비

교드라마간어느정도통제되면서도문화적혼종이잘드러날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기때

문이다. 한가지주의할점은여기서말하는리메이크는여러가지요소를차용하여새로운창작

물로만들어낸작품을의미하지않는다. 예를들어, 앞서언급한오징어게임은그원류를찾아

올라가면일본만화 ‘지옥의묵시록카이지’ 라든가 ‘배틀로얄’의요소를차용하는등다양한작품

의내용을결합하여새로운창작물로재탄생시긴작품이지리메이크라여기지않는다. 리메이크

는원작을기준잣대(reference) 삼아창의적변주가나타나는리메이크, 그리고앞서언급한리

메이크로 인정하지 않고 아예 새로운 창작물 만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는 하나

(Verevis, 2006), 본논문에서말하는리메이크는주로원작에충실한작품을일컫는다. 리메이

크드라마를원작에충실한반복적특성을가지면서참신성이가미되는콘텐츠이나, 기존원작의

스토리라인내에서화면의배경이나인물등표현방식의현지화를통해제작된작품으로생각하

고자하는것이다. 그러면리메이크드라마와원작간에어느부분에서드라마내용에대한재현과

표현이달라져서유사성과상이성을찾을것인가에대한설정이실제연구에서중요해진다.

기존연구를보면대부분의리메이크드라마연구들은리메이크드라마가가지는기본적인

속성에서나타나는장르적속성을유사성으로설정하고, 리메이크드라마간미묘한내러티브및

캐릭터설정상의차이나표현을통해나타나는문화적전형성등을문화적차이로설명하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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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수행하여왔다(강혜원, 2015; 김수정·치에, 2018; 이승재, 2018). 즉, 장르적특성과내용

을통제한상태에서나타나는 ‘재현’의문제가연구대상이되는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방식

의비교는원작과리메이크드라마간일대일대응관계비교에머물게되고실제로국가간문화적

차이가리메이크드라마내에서어떻게체계적인형태로반영되어국가별차이가되는지알기어

려운측면이있다. 원작과리메이크드라마에서나타나는특정한내용의문화적차이(예. 가부장

적문화의정도)는설명할수있으나, 특정국가의드라마를다른나라에서리메이크하는과정이

반복되는과정에서공통적으로반영될수있는현지화된문화가무엇인지, 비교가진행되는해당

드라마를넘어선국가적차원의원작과리메이크드라마사이에나타나는체계적인차이로설명

하기어려워지는것이다. 원작과리메이크의비교가개별드라마의미묘한내러티브및캐릭터

설정이나표현을대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 해당차이가전반적인리메이크드라마에서나타

나는지살피는것은여러편의모든드라마내용자체가동일내용이아닌이상동등비교가불

가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영상문화콘텐츠의문화적혼종현상을설명하기위해서는리메이크드라마간비

교수행을가능하게하면서도다수의여러원작과리메이크드라마를통해공통으로비교가능한

국가별영상콘텐츠의특정성을명확히보여줄수있는드라마내표현, 즉재현방식에대한연구

방법이필요하게된다. 드라마간비교이면서동시에국가별드라마의유사성이나상이성을보여

주는특징이필요한것인데이는원작과리메이크작의차이가여러드라마간내용상의차이에도

불구하고상호비교가능한객관적잣대에의해설명가능해야함을뜻한다. 그리고그중에하나

로내용상의차이를넘어서서모든드라마가공통으로가지는요소인색채를언급할수있다.

3) 영상색채와드라마: 색채로나타나는문화적감성의국가간차이

색(color)은사람의감정, 인지및행위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요인의하나로사회적인학습을

통해생성된다. 색채는어렸을때부터사물인식과정을통해인식력이강화되는데, 이 과정이

관습처럼 전승되며 문화에 따른 선호도 차이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Elliot & Maier,

2014). 이러한색채에따른문화적차이는다양한실험과검증을통해밝혀진것으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채가 생물학적으로 고정되었다는 가설을 주장하였으나, 산업화된 국가의

영국인과아프리카농경남비아지역의힘바(Himba) 성인을비교한결과색채선호의차이가

발견되면서이러한가설은부정되었다(Taylor, Clifford, &Franklin, 2013).

이후문화적색채선호도는유전자와같은DNA기반생물학적조건이아닌사람의생존에

유리한방향으로색선호가결정된다는생태적유의성이론(Color Valence Theory)으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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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된다(Hurlbert & Ling, 2007). 예를들어, 생존에유리한파란색의맑은하늘과물이

가지고있는색에긍정적인반응이각인되며이러한각인으로인해색에대한선호가형성된다고

보는것이다(Palmer & Schloss, 2010). 이러한논의를확장시키면각지역마다접하고있는

문화환경에따라선호하는색상이달라지게된다. 기존연구는한-일간색채감각의차이를기

상조건의차이로나타나는색채의차이인휘도라는말로설명하기도하는데, 한국보다흐린주

변환경의섬나라인일본의자연환경이자연색으로서어둡고탁한무채색을더선호하고이러한

점이건축물의색상에잘드러나있다고보고된바있다(김경인·김창순, 1998).

결과적으로사물인식에서출발한색채에대한인식이사물과연계된색상자체에대한선

호로이어지면서문화적인선호간의차이로확장되는과정을형성시키는셈이다. 그리고기존연

구들은이러한선호가문화적인상징차이로까지이어지게된다고보고있다. 비교연구에따르

면일본, 한국, 대만사람들의경우백색에대한선호가미국, 독일, 호주, 파푸아뉴기니및남

아프리카사람들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그이유는이들국가에서는백색이순수함을상

징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Saito, 1996). 이후 연구들은 이러한 관점들을 이어가며 문화에

따른색상차이에관한연구를진행하였는데, 사물에나타나는색채의일관성이사물을범주화하

고이러한상징성을만들어내는것으로본다(Elliot & Maier, 2014; Palmer, Schloss, &

Sammartino, 2013)

문화적인학습의결과는그자체로는중립적인색상에대한감정표현으로나타나기도한

다. 예를들어, 따뜻한색상과차가운색상이구분되며, 색을통한무게감이표현되는등색상감

정이나타난다(문은배, 2011).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주로색채가가지는설득력에주목하여연

구가 진행된 바 있다. 색상에 의해 특정한 음식에 더욱 끌리는 현상을 탐구하고(Peng &

Jemmott, 2018), 유튜브썸네일색상에의해해당동영상을볼것인지에대한판단이영향을

받는지의여부를살펴보는식이다(Koh & Cui, 2020). 최근에는음모이론유튜브영상이정

확한정보를제공하는 영상과의색채를비교하는연구도등장했는데, 최초 10초동안음모이론

영상이더 낮은채도와 흐린색상을 구현하는 것으로나타나기도했다(Chen, Kim, Gao, &

Raschka, 2022). 구체적인 반응과관련하여서 중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한연구에 따르면, 각

국가별 색상 선호도 따라 눈동자의 움직임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Wu, Zhu, Yu,

Nishimura, &Jin, 2020) 사용자중심의제품디자인이나시각적마케팅관리에서색상이중

요하게작용할수있다고보고되기도하였다(Cyr, Head, &Larios, 2010).

영화와같은영상콘텐츠에서는색채의의도적인활용을통해인물의성격, 공간의특성과

분위기, 관객의감정등을표현하면서이미지에대한인상을남기게된다 (이태훈, 2012;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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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1). 이경우단순히단색을쓰기보다는여러가지색을동시에배치하는배색대비를통

해개별색의정서를혼합하고점층함으로써색상자극을극대화한다(이태훈, 2012). 물론모

든영상콘텐츠에서제작하게의도한대로색상에대한반응이나타나는것은아니다. 영상보정

을통해동일장면에대한다양한색상을입혀서사람들의반응을살펴본실험연구에따르면,

색상보정에대한사람들의판단이맥락에따라다른것으로나타났다 (김보경‧김유정‧김동현‧

박영경, 2014). 인물영상의경우명도와관계된표현들이, 배경영상에서는채도와관계된표

현들이색상에대한감성맥락과관련이높았으며인물과배경모두에있어서영상들의채도가

낮은 경우에는 실험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이 반응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동일한영상이라도영상에색채가어떻게표현되었는가에따라사람들이느끼는감성이달라

졌으며, 영상의속성에따라그감성의차이가나타났다.

그런의미에서영상드라마의색채활용은사람들에게영상에대한몰입감을불러일으키고,

감정반응을이끌어내는데기여하는것으로본다. 예를들어, 기존연구는 <CSI 마이에미> TV

범죄수사물의경우, 동일한장면이지만색채를변화시키며장면전환마다의분위기와영상전개

의스토리텔링을이끌어나가는데색채가상당한역할을담당한다는점을밝힌바있다(이태훈,

2012). 그리고그러한이유로장르에따라드라마의색채가달라진다. 범죄수사물의경우는매

우어두운계열의색이많이나오고, 로맨스물과같은경우는밝은색이더많이나오는식이다.

기존연구도이를반영하고있는데, 배색효과를연구한연구들에따르면로맨스물의한국드라

마에서나타나는색채의특징은두드러진명도와채도의대비로알려져있다(원혜정, 2009; 정

야난·조영배, 2019).

감정반응과몰입감의함양이라는정서적반응은표적수용자(Target Audience)에맞는

드라마제작과맞물리면서영상제작품질수준과불가분의관계를맺게된다. 낮은수준의방송

미술의활용이점차적으로향상되고있는화면기술의발전을따라가지못하게될경우드라마

영상품질자체가저하되면서시청자의만족도가떨어지기때문이다(문병화·정일권, 2010). 또

한특정한색채를사용하는것못지않게사용하지않는것도색채활용의중요한지점이다. 문화

적으로선호하지않는색상또는규범에맞지않는색상을활용하지않는것역시권장된다.

그런점에서, TV드라마영상의색채활용과관련된비교연구는텔레비전제작과유통이

라는산업적측면에서중요한연구주제가될수있다. 또한비교문화적맥락에서수용자반응

과만족이라는전통적인커뮤니케이션분야의연구와도맞물린다. 서론에서밝힌것처럼한국드

라마의 의상이나 화면 영상미가 가지는 아시아권내의 소구력이 좋은 예이다(유세경·고민경,

2006; 유승관, 2014; 이미나·윤호영. 2020). 실제한중사극을비교한연구에서는전통적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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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상이사극에서높은순도의색채와의복간채도차이가높음을지적했다 (정야난·조영배,

2019). 또한<꽃보다남자> 리메이크드라마를살펴본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드라마에서는의

상과세트디자인에서밝고화려한색조를통한고명도색들의대조가확연하게나타나는반면,

일본드라마에서는저명도와저채도의유사조화가나타난다는점이밝혀지기도하였다(원혜정,

2009).

지금까지서술한내용을 요약하면 원작 드라마와 리메이크드라마간색채비교는 국가별

영상콘텐츠의문화적혼종현상또는영상콘텐츠의현지화맥락을살펴보는데좋은수단이된

다. 보다근본적으로TV드라마에나타난색채에대한문화적비교연구는콘텐츠산업의유통

및수용자연구에기여하면서동시에특정문화적감수성을살펴보는새로운기회의창이되는

의의를가질수있다. 다만지금까지의연구들은드라마내나타나는키프레임을중심으로하여

드라마의모든장면에대해전면적인분석을실시한것은아니고주요장면들을저자들이임의로

선택해서비교하고수치분석보다는직접기술위주의설명적인분석을했다는한계를가진다. 따

라서, 보다많은양의자료로드라마에나타난모든장면들을자료화하여살펴볼필요성이있다.

3. 연구문제및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연구에서는한국드라마의색채를다른국가의드라마와비교하기위하여한일간원작과리메

이크드라마간의색채를비교하고자한다. 한국과일본의드라마를비교하는이유는무엇보다양

국이상호각국의드라마를리메이크한역사가20년이상길게지속되어온오랜전통이있기때

문이다. 실제로한-일간에는양국이서로리메이크한드라마가30편이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이러한역사적으로오랜기간만들어온드라마내에서일관성있는차이가발견된다면이

는단순히최근의영상제작트렌드에따른것이라기보다는체계적인구조적차이가될것이기

때문이다. 한-일간의원작및리메이크드라마비교를선택한또다른이유는양국간색채및드

라마비교와관련된수용자연구가상대적으로풍부하여다른국가간비교색채연구보다설정된

연구방향에대한검증이상대적으로쉬울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이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한-일간리메이크드라마를통한비교색채연구를통해던지고

자하는질문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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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1: 한국에서만들어진원작또는리메이크드라마의색채는일본의원작또는리메이크

드라마의색채와비교하여어떤특징을가지는가?

연구문제2: 기존에알려진연구와마찬가지로한국드라마에서명조대비와채도대비가일본드

라마와대비해서체계적으로나타나는특징인가?

이러한질문은한국드라마의문화적혼종화현상을보다더잘이해하고, 향후한국드라

마가가지는소구력의하나로색채를더욱발전시킬수있는기반을발전시키는데도움이될것

으로보인다. 본연구에서는위의두가지질문을명도와채도차이에기반하여한-일비교한연

구들에기대어다음과같은연구가설로표현하였다.

연구가설: 원작및리메이크전체드라마장면으로구성된대용량데이터로보면, 한국에서제작한

드라마가일본에서제작한드라마에비해명도와채도가모두높은가?

2) 자료

그러나실제자료를구하기는쉽지않은현실적한계가있었다. 일본의경우는현지방송국인후

지TV에자료를요청하기도하였으나, 원칙적으로자료자체를판매하지않는다는답변을받기

도하였다. 따라서, 분석대상자료는2000년이후에만들어진한국이원작인드라마또는한국

에서일본원작이리메이크된드라마중에서연구자가실제로구할수있는자료에기반하여분

석하였다. 그결과아래표와같이 3쌍-6편의드라마를우선적으로선택하여분석하였다. 향후

더많은자료를확보할수있다면더많은분석을진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나, 현재로서는

장르, 방영년도, 자료수집여부, 한국과일본각각의원작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아래

6편이최선의선택이었다.

Genre Origin Year Title Ch

Avg.

Rating

(%)

Remake Year Title Ch.

Avg.

Rating

(%)

Comic JPN 2007

the dignity

of dispatch

파견의품격

NTV 20.2 KOR 2013
Godof Workplace

직장의신
KBS 14.2

Criminal KOR 2017
Voice

보이스
OCN 4.7 JPN 2019

Voice 110

보이스

110 긴급지령실

NTV 8.9

Social KOR 2014
Misaeng

미생
tvN 8.4 JPN 2016

Hope

기대제로의

신입사원

Fuji

TV
6.1

Table 1. List of Analys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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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영상에나타난색채를비교하기위하여OpenCV 라이브러리에기반한파이썬코드를작성하여

프로그램을돌리는다음의절차를거쳤다. 우선, 각드라마에서키프레임이라불리는 I-Frame

을추출하였다. I-Frame은해당프레임의영상정보를모두담고있기떄문에, 앞영상혹은앞

-뒤영상간변화의정보만가지고있는B프레임또는P프레임보다해당장면의정보를정확히

담고있다(윤호영, 2021; 정유진‧윤호영, 2022). 추출한 I-Frame의양이매우방대하고또한

동일한배경에서동일한인물이출현하고있음에도동작이달라짐으로인해프레임이새롭게만

들어지는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영상의화질차이에따라프레임수역시차이가나는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HD급화질을기본으로하여영상을확보하였으나, 더고화질의영상인경우

에키프레임수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뒤의연구결과에서도설명하겠으나, 색상과

관련하여화질이HD급이상인경우색상분석자체에영향을미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색채분석과관련하여화면의또다른특징을언급할수있는데, 본연구는색채를연구하

는것이기때문에동일한프레임에서동일한인물들의구도가유지되는동일장면의경우색채

차이가없을것으로판단되었다. 따라서, 추출한프레임간유사성비교를실시하여, 동일장면

을제거함으로써단순히해당장면 (Scene) 길이때문에동일한장면의색채가반복적으로측

정되는경우를배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서는해밍거리(Hamming Distance) 기법을활

용하여해밍거리가0.3보다적은경우동일한프레임이라판단하고배제하는방법을사용하였

다. 아래<Figure 2>에서보듯이해밍거리0.3은동일한화면에서표정이변화하거나혹은인

물의 고개 움직임 등 약간의 움직임은 동일한 화면이라 간주한다. 해밍 거리를 0.1부터 0.2,

0.3, 04, 0.5 늘려가며확인한결과, 색채연구를하는본연구에서는최적의설정이 0.3으로

판단되었다.

Figure 2. An example of identifying similar images: Hamming distanc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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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프레임과해밍거리기법을통해제거하여확정한최종분석이미지프레임의숫자는

아래와같다.

그다음개별프레임에대한기본적인색상속성을알기위해어떠한색이쓰였는지를살펴

보았는데, 이를위해서는K-평균(K-means) 방법을통해하나의이미지프레임에나오는색상

을5개의색상으로표시하였다. 본논문에맨처음제시한<Figure 1>의오징어게임팔레트이

미지가이와같은10개의군집으로색채를표현하는것이다. 그러나, 5개의색상이각이미지에

서쓰인비율은팔레트에나타난것과다르다는특징이있다. 예를들어, 화면에인물이적게나

오고배경이크게나오는경우배경의색채가인물의색채보다더높은비율로프레임에나타나

게된다. 따라서, 이를고려하여, 가장많은비율로프레임에나타난3개의색채를선택하여해

당색채의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Intensity)를측정하였다. 이들3개의색채는

해당 화면에 나타난 주조색(dominant color)으로 비율로 보면 대부분 해당 장면 색채의

70-80%의구성을보였다. 주조색은배색시전체분위기를이끄는색(김건아·김철기, 2011)으

로, 색채디자인연구에서주요분석대상으로활용되고있으며, 컴퓨터비전과관련된각종클

라우드분석서비스에서도제공되는표준적인서비스중하나이다.

Figure 3. Extraction of RGB color system & HSV measure

Title

(origin)

No. of

Ep.

No. of

I-Frame

No of

I-Frame

(excl. Hamming D

below0.3)

Title

(remake)

No. of

Ep.

No. of

I-Frame

No of

I-Frame

(excl. Hamming D

below0.3)

the dignity of

dispatch

파견의

품격(일본)

10 2,880 2,785

God of

Workplace

직장의신(한국)

16 15,368 12,023

Voice

보이스(한국)
16 57,646 37,037

Voice 110

보이스110

긴급지령실(일본)

10 17,089 14,517

Misaeng

미생(한국)
20 27,591 21,263

Hope

:기대제로의

신입사원(일본)

10 7,911 6,986

Table 2. Number of Episode & Number of Analysis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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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에서 측정한가장중요한색채의 속성이색상(Hue), 채도(Chorma), 및 명도

(Value) 였고, 이는통상적인색채연구에서상호구분하는색채의속성과일치하여이를활용

하였다(Fairchild, 2005). 색상(Hue)은색파장의길이를나타내는데대부분의사람들이색

깔이라는말을들었을때생각하는것을말한다. 명도(Value)는밝은정도를말하는데궁극적으

로색의흑백속성을말한다. 채도(Saturation 또는Chroma)는색상의선명함정도를말한다

(Elliot &Maier, 2014).

파이썬을통해특정한이미지프레임의주요색채3개의색상, 채도, 명도를측정하였으나,

색상의경우는장르적속성이나인물이나오는장면수등각드라마의특성에따라달라질수

있다고보고, 명도와채도값의대비만을분석에활용하였다. 또한명도와채도는척도에따른

연속성을가진숫자로표현되지만색상값은사실상범주를숫자로표현하는것이라는점도고려

했다.

명도와채도의대비는먼저특정프레임에나타난주조색 3개사이의차이를특정하였다.

차이분석을위해서는두가지방법을활용하였는데, 해당프레임에나타난 3개색상의명도와

채도의 1) 맨하탄(Manhattan)거리와 2) 유클리디안거리를구하였다. 맨하탄거리는명도와

채도간의전반적인차이를보기위해서사용하였다. 맨하탄거리는아래공식에서보듯이두개

의상이한좌표가x, y 차원에있을경우, x축의거리와y축의거리를합산하게된다. 본논문에

서는명도차이와채도차이를단순합산하는의미가있는것으로보았는데, 각각3개의색상간의

명도차이와채도차이를모두합산하므로주조색간의명도와채도차이정도를전반적으로알

수있다.

맨하탄 거리 공식    
  





유클리드 거리 공식    
  








민코프스키 거리 공식    
  









유클리디안 거리는 대비 속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하였다.

예를들어, 3개의주조색간맨하탄거리가동일하다고하더라도대비효과는다를수있다. 특정

2개색채가다른색채보다상대적으로상호유사한경우와3개모두색채가동일한거리차이를

가진경우를비교하면, 전자의경우를유클리디안거리로계산하면상호거리차가3개가모두동

일한거리차이를가진경우보다더많아서대비효과가더크게된다. 맨하튼거리와유클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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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모두민코프스키기거리의특수한사례로이두방법은모두민코프스키거리로일반화된

다. 위의 공식에서볼수있듯이맨하탄거리는민코스프스키거리의p=1 인경우이며, 유클리

드거리는p=2인경우이다.

4) 분석결과해석자문

분석결과에대한해석을위해전문가2인에게자문을구하는절차역시수행하였다. 국내에있

는디자인대학원중에서유일하게색채관련전공이있는2개학과의교수1인씩으로부터자문

을얻었으며, 주로분석결과에대한해석과해당해석의문제점및방법론에관한사항에대해

문의하였다. 해석결과의자문은분석을마친후각각 1-2개월사이에진행되었다. 진행방식은

개별결과에대해일일이물어보고답변을받는형식이아니라, 연구진에연구결과와관련된질

문을던지고그러한질문에대한답변을듣는형식으로진행되었다.

4. 연구결과

1) 맨하탄거리분석

채도와명도의전반적인색채차이를살펴본바에따르면한일원작및리메이크드라마간상호

색채차이는비교적뚜렷한것으로나타났다. 아래 <Table 3>은 맨하탄거리를T-Test 평균

비교로검증한결과이다. 맨하탄거리비교를보면명도와채도대비를종합한맨하탄거리수

치가한국드라마가일본드라마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한국드라마가원작이든일본

드라마의리메이크드라마이던상대적으로일본드라마보다뚜렷한색채감각을활용하는것으

로해석이된다. 채도가높다는의미는색을선명하게만든다는의미이고명도가높은경우는

색상의밝기가높아진다는의미이기때문에, 주조색내부에이러한차이가크다는의미는선명

함과밝기의대비가크게나타남으로써, 색채의대비감을뚜렷하게표현한다는뜻으로볼수있

기때문이다. 그동안한국드라마가일본드라마보다더욱색채가뚜렷한대비기조의색상을

쓴다는이야기가있었는데리메이크드라마를통한비교를통해이점이더욱확실해졌다고평

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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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보면일본원작<파견의품격>에비해한국리메이크<직장의신> 드라마는맨하탄

거리가약1.64배더많은것으로나타났고, 일본리메이크작인 <보이스110>과 <Hope 기대제

로의신압사원>의경우는한국원작이각각 3.87배및 2.17배더긴것으로나타났다. 프레임

수에따른특정한체계적인패턴이있다고보기어려운것이일관된차이가나타나는것도특징

이다.

이들세 편의드라마로결론을내리기에는무리가있으나상대적으로실내 장면보다바

깥장면이많아지면 이러한 대비효과가더 나타나는경향이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파견의

품격>과 <직장의신> 두드라마쌍에비해 <Hope 기대제로의신입사원>과 <미생> 드라마가

상대적으로야외촬영장면이많으며, 두 <보이스> 드라마경우는범죄관련체포라든가범죄

현장장면이많은관계로비교대상드라마쌍중에서는야외장면이가장많은드라마이기때

문이다.

2) 유클리드거리

그러나맨하탄거리는명도와채도차이를모두종합으로평가하기때문에명도와채도의조합의

차이를설명해주기는하지만, 명도와채도그자체의차이를이야기해주는것은아니다. 따라서,

유클리드거리로명도와채도의수치평균을보다자세히비교하기로하였다.

T-Test를통해유클리드거리로색채수치평균을비교한<Table 4>에따르면, 이미지프

레임내채도대비가한국드라마에서더욱뚜렷하게나타나는것을볼수있다. 수치상으로나타

나는대비를보면채도차이가한국드라마가일본드라마에비해거의대부분2배가까이높은

Title

(JPN)
Manhattan D SD

Title

(KOR)
Manhattan D S.D t-value p-value

the dignity of

dispatch

파견의품격

177.5 92.9

God of

Workplace

직장의신

292.8 105.5 57.5 p <.001*

Voice 110

보이스110
118.6 95.0

Voice

보이스
458.5 145.3 180.0 p <.001*

Hope

기대제로의

신입사원

217.4 102.9
Misaeng

미생
472.2 133.6 230.0 p <.001*

* unequal variance test

Table 3. Manhattan Distance Mean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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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일본드라마가상대적으로채도대비보다는유사성배색을더욱많이쓰

고있는것으로해석되어한-일간색채비교와관련된휘도효과를뒷빋침한다고볼수있다.

자연사물이보이는환경에나타나는방식의배색을따르는것이일본에서더욱두드러지게나타

난다는뜻이다.

그러나명도대비효과는혼재된현상으로나타났는데, 2개의드라마에서는한국드라마가

일본드라마보다대비가더큰것으로나타났으나, 파견의품격과직장의신드라마를비교한경

우에는오히려일본드라마의명도대비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비록6편의드라마를비교한

결과이기는하나만약이러한결과가다른연구에서도관찰된다면, 기존연구에서색감이뚜렷하

다고표현한것은명도대비보다는채도에의한색감의선명성차이로여겨진다.

비록평균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이러한차이가각에피소드별로균일하게나타나

는경향에의한것인지아니면특정한에피소드가예외적인상황이어서차이를만들어낸것인지

살펴보면서차이의일반화가가능한것인지다시한번검토하여보았다. <Figure 4>는각에피

소드별명도와채도평균을보여주는그래프이다.

<Figure 4>에 따르면,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비슷한 수준의균일한 범위내에서 채도와

명도 대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테스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의 차이는 명도보다채도에서 더욱 극명한데, 이러한 차이가 특정한에피소드에

서극명하게나타나는것이아니라전체적인드라마에서일정한수준에서일관성을가진다는

의미이다.

Title

(JPN)

Euclidean D

Saturation

Euclidean D

Value

Title

(KOR)

Euclidean D

Saturation

Euclidean D

Value

Diff in

Saturation

p-value

Diff in

Value

p-value

the dignity of

dispatch

파견의품격

33.1 145.6

Godof

Workplace

직장의신

52.1 138.2 p <.001* p <.001*

Voice 110

보이스110
33.9 130.9

Voice

보이스
71.8 133.4 p <.001 p <.01

Hope

기대제로의

신입사원

51.4 95.0
Misaeng

미생
96.0 115.6 p <.001* p <.001

* unequal variance test

Table 4. Comparison of Avg Euclidean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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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라마에서특별히 채도가확연하게높은이유에대해전문가들은 공통적인 지적을

내놓았다. 한국드라마는전반적으로주변환경에비해인물이나사물을돋보이게하기위한색

채감을중요시하는반면, 일본의경우는드라마내에서색감이전체적으로주변과유사하게만드

는것에더욱신경을쓴다는견해를들을수있었다. 이는한국드라마에서인물의얼굴이돋보

이게만드는과정과관련이있는데얼굴이돋보이기위해서는같은색이라도채도대비를높게

하여화면을더욱선명하게만드는효과를만드는인위적인색채보정작업이제작과정에서더

많이동원된다는의미이기도하다. 반면에색감을전체적으로주변과유사하게만드는것은곧

화면에나타나는자연물의색상을그대로살린다는의미를가지게된다. 전문가에따르면, 인위

Figure 4. Saturation & value comparison by episode : Euclidean distance

* Left: Saturation Righ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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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색채보정과관련된문화적차이는심지어TV스크린과같은기기(device)에서색채를구

현하는방식에서도나타나는것으로, 일본의S업체의경우는화질개선을위해색의범위를넓

게표현하는화소를중요시하는반면, 한국의 S 업체경우는밝기에따른선명도를중요시하는

방식으로나타나기도한다는것이다.

종합하면, 원작및리메이크드라마를기반으로한-일간주조색간채도와명도대비를살펴

본바에따르면모든드라마에서일관되게나타나는결과는상대적으로높은한국의채도대비

효과로드러났다. 가설 1에서제기한사항이부분적으로만지지된셈이다. 명도대비의경우는

드라마장르에따라달라지면서혼재된효과로나타났는데이후연구에서이를보다정밀히들여

다볼필요성이제기되었다.

5. 토론및결론

본연구는한국드라마의문화적혼종현상이색채를통해나타난다고보고, 이러한특징을다른

국가에서제작된드라마와비교를통해확인하고자하였다. 이와더불어, 강한명도대비의색채

감이라는한국적색채특징이드라마에실제로반영되는지여부역시확인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문화적혼종으로서한국드라마의특징에주목하고, 원작과리메이크드라마를비교하고자

하였다. 리메이크드라마는원작드라마와장르적특징과전반적인스토리라인이유사하기때문

에개별드라마가가진고유한특징으로인해나타날수있는특이성을최대한통제할수있는

장점이있다. 보다구체적으로논문에서는한국과일본두국가사이에서제작되고다시리메이크

된드라마를대응시켜총6편3쌍의드라마의색채를비교함으로써이를드러내고자하였다. 명

도와채도의대조여부를영상이미지의프레임에나타난색채차이를통해보이고자하였고, 그

결과한국드라마가채도대비가일본드라마보다더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전체드라마

장면을놓고보면명도대비의경우는혼재된것으로나타나뚜렷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러

한결과들은한국이원작이든리메이크드라마이든관계없이나타난것으로한국드라마가가진

특징을보여준다고볼수있다.

본연구는한-일간에색채문화차이가나타나는것역시확인할수있었다. 원작이든리메

이크드라마이든한-일간의드라마간색채비교를해보면상호간차이가일관되게나타나는것

이다. 결과적으로국가에따른드라마제작과관련된색채적용이상이한방식으로적용되며, 현

지화된표현방식이나타난다는점을확인한셈이다. 즉, 한국이나일본각국에서제작된리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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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작들이다른국가에서제작된그드라마의원작과유사한명도와채도대비가나타나는것이

아니라오히려한국이나일본에서제작된다른드라마의원작과유사한점이더많다는뜻인데,

이는글로컬라이제이션으로언급되는문화적혼종현상과일맥상통한다.

본연구가가지는의의와관련하여우선본연구는색채에기반한문화적혼종현상을통해

한국드라마와같은문화콘텐츠가타국가로전유되는과정에서해당국가의수용자들에게적합

한방식으로최적화되고이를통해소구력을확장시킬수있다는점을보여준의의를가진다. 향

후기술개발이이루어질경우, 특정한콘텐츠를제작한후해당국가에맞는색채로의전환이라

든가다양한가능성을시도하면서콘텐츠개발에적용할수있는등응용이가능할것으로보인

다. 두번째의의로는영상드라마연구에색채라고하는연구영역을컴퓨터영상처리를통해

보다객관적으로수치화하여분석할수있음을보여주는의의를가진다. 색채심리학에서는 21

세기이전의색채관련된연구자체가체계적이지못하고주먹구구식으로이루어진감이있다고

지적한바있는데(Elliot &Maier, 2014), 본연구방법론과같은컴퓨터비전및디지털영상

처리방식으로이와같은한계를앞으로더욱극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럼으로써셋

째, 질적연구의영역으로남아있던색채분석을양적연구의영역과결합하여분석할수있음을

보여준의의를가진다. 무엇보다색채분석과관련하여프레임을추출하고, 중복프레임을제거

한후, 주조색3개를중심으로분석하는등의연구방법론표준화도향후이루어낼수있는것으

로기대된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한국드라마의성공요소로서색채를주목하고이를한국드

라마의특징으로잡아내고자한의의가있다. 그동안한국드라마의영상미에대한논의는있었

으나해당영상미의실체를어떻게보여줄수있을것인가에대한어려움이존재하였는데본연

구와같은방식을통해이에관한연구도진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무엇보다본연구가

그러한연구방법의길을개척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와같은의의에도불구하고, 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에서자유롭지못하다. 우선, 한

-일간상호리메이크된드라마가지난20여년간30여쌍이넘음에도불구하고본논문의분석은

3쌍에그치고있다. 상이한두국가의드라마영상확보라는문제가있는것을감안하더라도앞

으로더많은드라마를분석하여본논문의분석이일반화될수있는지필수적으로확인해야할

필요성이있다. 다음으로, 본논문은명도와채도차이에만주목하고있는데, 실제색상차이와

색상조화부분에대한분석을고민할필요가있다. 색상이드라마의장르적특징과스토리및

인물에훨씬더큰영향을받을것으로생각되기때문에현재의민코프스키거리방식의분석이

아닌다른방식의측정방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색상은명도와채도처럼연속적인단계에

따른수치배열이아니기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촬영장소라는배경적요소나인물요소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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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다든지다른방식의변인에대한고민을통해서측정방법을개발할필요가있다. 끝으로한

국드라마의문화적혼종현상과관련하여한국이해외드라마를리메이크한경우와달리한국

드라마를리메이크한경우, 시간이지남에따라한국드라마의영향을받았을가능성을배제하기

어렵다. 한국드라마가유행하자한국드라마의제작방식을모방하는것을말하는데, 이부분은

앞으로시간에따른변이를향후더추적하는가운데살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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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드라마의 국가별 색채 비교

민코프스키(Minkowski) 거리로 보는 한일 리메이크 드라마의 

채도(S)와 명도(V) 차이

윤호영

(이화여자대학교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조교수)

본연구는한국드라마의소구력요소중하나로색채에주목하여한국드라마영상특징을원작과리메이

크드라마에대한색채비교에서찾으려고한다. 이를위해한국과일본에서각기제작된원작및리메이

크 드라마 3쌍, 즉 6편의 드라마를 분석하였다. 원작과리메이크 드라마를 비교함으로써 장르와 스토리

라인의차이로인해나타날수있는색채차이를최대한통제하고, 동일내용을제작할때나타나는실질

적인색채차이를규명할수있으며또한여러편을분석함으로써체계적인특징을찾을수있다고보았

다. 특히문화적혼종현상으로서글로컬라이제이션이일어나는방식을드라마의색채감성, 그중에서도

명도와채도대비로표현되는표현의문제로보고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의측정방식으로는화면의색

상을주조색3개로구분하고가장명도와채도차이가큰주조색간차이를맨하탄거리와유클리드거리

로측정하였다. 이두개의거리는일반화된공식으로민코프스키거리라불린다. 분석결과는한국드라마

가일본드라마보다채도대비가더욱뚜렷한것으로나타났으며상대적으로일본드라마는채도대비가

높지않았다. 이는한국드라마가원작드라마인지리메이크드라마인지등의원작여부와는관련이없었

다. 이론적으로보면이러한차이는자연 환경에의해색채선호가영향을 받는다는생태적유의성 이론

(ecological valence theory)의내용을뒷받침하는데, 미디어연구로한정하면, 이결과는영상콘텐츠

의표적수용자층에맞는영상제작방식이더욱더높은소구력을가질수있다는점을의미한다. 본연

구는영상드라마분석에디지털영상처리기법을활용하여색채를수치화하여비교하였다는의의를지

니고있으며, 앞으로디지털영상분석방법론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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