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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스토리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채널A <도시횟집>을 중심으로-

함현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A Study on the Story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of Observational 
Entertainment TV Program

Hyun Hahm
Dept. of Broadcasting & Film,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스토리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는 중요성은 전작 프로그램의
후속 작으로 재현되는 과정과 새로운 포맷을 적용하여 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목적으로 갖고 있다. 특히 공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스토리 구조의 특징은 인간의 삶과 장소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상호관계의 일상성의 문화에서 발생하
는 경험의 장에 주목하고 있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은 장르의 혼종성에 의한 재현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장르로 자리매김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채널A의 <도시횟집>은 공간과 장소에서 표출되는 상
황에서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시청자와의 소통구조를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공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상호매체성의 결과는 시청자에게 ‘경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간과 장소는 시청자와의 소통구조를 이끌어가기 위한 특별한 방식은 주체인 인간과의 삼중적 관계에서 공감의 
소통구조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story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an observational entertainment program, including the process of reproduction as a follow-up to a 
previous program,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by applying a new format. In particular, the 
character of the story structure that occurs in space and place must pay attention to the field of 
experience that occurs in the daily mutual relationships that arise from the combination of human life 
and plac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observational entertainment programs have established them
as a genre that can continuously be reproduced by genre hybridity. Compared to other genres, the 
hybridity of observation and entertainment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and production is activated
as an alternative distribution. Channel A's <Urban Sashimi Restaurant>, which is the subject of analysis 
in this study, is used as a key strategy to emphasize reality in a situation expressed in space and place, 
and to lead a communication structure for viewers. The result of an intermediary that occurs in the 
space and place used in an observational entertainment program provides a field of experience to 
vie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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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
는 장르로 자리매김 하였다. 관찰과 예능의 장르적 결합
에 의한 혼종적 상황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적극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방송 장르의 대안적 유통으로 활성화
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구성과 형식의 대표적인 표현
방식은 리얼리티의 내러티브 구조를 꼽을 수 있다. 그에 
따라 한국 관찰 예능 특유의 소재인 ‘가족’, 그리고 엿보
기, 관음증 같은 키워드들이 주목받기도 했다[1].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스토리구조는 리얼리티를 표방
하는 전형적인 포맷이 구축되었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
의 특징은 리얼리티를 부각하기 위한 소재의 선정과 표
현 방식에 따른 편중된 시선과 논쟁의 대상이 끊임없이 
부각된다. 그럼에도 실제적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리얼
리티를 강조하고 관찰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독창적인 예
능적 요소들은 시청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포
맷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안정화된 정착과 다양한 
포맷을 적용하여 변화된 측면은 성공한 콘텐츠로써 평가 
받고 있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극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
존하는 상황에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몰이는 지속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과 구
성의 핵심축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리
얼리티의 표현 방식이다[2]. 이러한 특징은 하나의 성공
한 예능프로그램 포맷의 개발과 실험과정을 거치고, 성
공이 포맷으로 결정되면 그 프로그램은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3]. 그 결과,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리얼리티와 접목되어 오랜 시간 동안 
방송 프로그램의 중요한 편성 전략을 활용되는 장르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채널A의 <나만 믿고 먹어봐: 
도시횟집>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텍스트 분석의 일환으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의 
형성과정 및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토리구조의 변화
된 측면을 살펴보는데 목적으로 갖고 있다. 또한 콘텐츠
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소통 구조의 특징과 현상을 분석
하고, 시청자와의 소통구조를 이끌어가는 공간, 장소, 인
간의 삼중적 관계에서 펼쳐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장르적 성격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장르를 

대표하는 포맷과 구성의 형식은 다변화에 따른 혼종화된 
경향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현장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에 따른 관찰의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청
하고,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방식에서 시청자의 심리적 
작용과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방송 관찰 예능에서 ‘관
찰’은 하나의 형식이며, 동일한 형식 안에서 서사성을 만
들고 텍스트별 변별성을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 요소는 
관찰자이다[3].

관찰자인 시청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은 경쟁력 있는 
포맷의 구축과 구성 내용이다. 그에 따른 관찰 예능 프로
그램은 경쟁을 유도하는 포맷과 구성으로 진화하고 있
다. 이는 단순하게 포맷 자체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 포맷 내에서 경쟁 요인과 플롯 구성 방
식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4]. 그로인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 
다이렉스 시네마  촬영 기법에 의한 시청자의 관찰자적 
시선을 유도하거나, 심리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
선’과 ‘응시’의 관점은 쾌락적인 시선이 강조된 관음증을 
부추기기도 한다[5].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리얼리티를 강조하거나, 출연자
의 경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연진들의 경쟁 관계를 통해 그
들의 갈등 관계를 구축하고, 그러한 경쟁 관계를 통해 출
연자들 간에 자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제작 환경을 생성
하여 시청자들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이는 자연스럽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증가 추세를 
유발하였다[6]. 이러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과 표현 방식은 시청자의 수용과정에
서 개인의 심리적 작용과 동일 프로그램의 경쟁 구도를 
형성한다. 또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구축된 리얼리
티의 표현방식은 안정화된 포맷과 구성으로 정착되었다. 
그로인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과 리얼리티의 결합은 다
양한 장르의 혼종적 확장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상호텍스
트성의 발전으로 지속되고 있다[7].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장르의 발전적 계기를 조성한 
제작자와 시청자는 상호작용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이현종의 “관찰 예능의 장르화 과정과 스토리텔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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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찰자’는 관찰 예능의 장르화에 있어 핵심적인 요
소로 기여하고, 관찰자의 성격화에 따른 프로그램의 주
제가 결정되었고, 그에 따른 개별 텍스트 포맷의 변병성
이 만들어진다고 논의하였다[8]. 그 결과, 관찰 예능 프
로그램의 제작자와 시청자는 상호매체성으로 발전하는 
주체와 대상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지속적인 발
전과 높은 시청률의 성과를 거두는 장르적 성격을 갖고 
있다. 더불어,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숫자적 증가와 함께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발굴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적극
적으로 유도하고, 관찰 대상의 스토리텔링을 구축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콘텐츠로 트렌드가 구축 되었다.

그 결과,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과 
호감도의 증가 요인에 따른 긍정적 평가에 따른 성공요
인은 친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청자와의 친
밀한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인은 출연자의 친숙함과 연
기의 역할에서 비롯된다. 방송연구의 선행 연구에서는 
의사사회 상호작용과 동일시 이론을 통해, 시청자들이 
TV에 등장하는 출연자들과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시청
자들은 출연자 한명과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집단 전
체에 대한 관계 형성을 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9]. 
이러한 성공요인은 출연자와 시청자와의 친숙하거나 친
밀한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특징
은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자연발생적인 출연자들의 말과 
행동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각각의 관찰의 대상에서 발생
하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발전되고 있다.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관찰자의 
시점을 제공한다. 또한 출연진의 진정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장소와 공간의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출연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내고, 리얼리티를 부각하기 위한 
출연자의 진정성을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
고 있다. 특히 공간에 설치된 곳곳의 카메라에 담겨진 출
연자의 모습은 시청자에게 관찰의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
적 반응을 이끌어낸다.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이끌어내
기 위한 내레이션과 인터뷰의 활용을 통해 출연자가 카
메라 앞에서 제작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출연자 스
스로도 주체적인 참여 의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과 자막의 활용을 통해 관찰 내용이 상식
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10].

2.2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공간성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공간은 출연자의 자

율적인 사고와 행동이 창발 하는 곳이다. 또한 시청자의 

입장에서 관찰의 대상인 출연자들의 말과 행동에서 발생
하는 사실성이 확인되는 곳이다. 또한 출연자들은 대화 
또는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표출은 시청
자에게 실제적 사건 및 상황이 표출되는 리얼리티의 사
실적 공간으로 발전 된다. 이러한 리얼리티의 공간 창출
은 시청자의 감정이 이입되고 세밀한 관찰자적 시점을 
제공하는 열린 공간의 인과 관계가 형성된다. 

앙리 르페브르에 의하면, 공간은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를 지닌다고 정의하고 있다[11].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공간 활용은 시청자에게 직접
적인 시선이 교환되거나, 관찰자적 시점 제공에 중요한 
사용가치의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한정된 공간에서 펼
쳐지는 출연자들의 행동양식은 현실성을 부각하고 리얼
리티를 강조하는 사용가치의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간의 발견은 새로움을 
더해주고, 출연자가 창발 하는 행동들은 이야기를 생산
하고, 다양한 내러티브가 표출되는 공간으로 다양한 동
시성을 부각하고 있다.

어떤 공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곳은 그저 우연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공
간으로 향하고, 위험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공간은 피하
게 된다[12]. 이처럼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공간은 시청자에게 편안하고 익숙함을 제공 할 수 있도
록 새롭고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동시성이 발
생하는 곳이다. 공간은 일단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런 인지는 곧장 감정
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공간의 다양한 특성들은 긍
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런 
감정 반응은 우리의 심리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13].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공간은 다양한 경험
의 창구역할을 한다. 출연자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다
양한 재현의 역할이 이주어지고, 출연자들 간의 인과관
계에서 펼쳐지는 상황은 경험의 장이 현실화되는 과정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
은 시청자에게 직·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공간은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특성 외에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바로 상징적인 영역이다. 어떤 공간이나 건
물은 그 용도나 활용에 따라 상징성을 갖는데 그 것이 우
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14]. 관찰 예능 프로
그램에서 주된 공간의 활용은 시청자의 몰입으로 유도하
고 감정이 이입되는 열린 공간의 교환가치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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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찰 예능 프로그램과 장소성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장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풀어서 말하자면, 인간과 장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관계는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과 
연관되거나, 개인의 취향이 창발 하는 장소성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듯,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장소의 활용
은 인간의 삶이 장소와 결합되어 프로그램의 개성을 표
출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관찰 예능 프로그램
에서 장소의 선택은 일상성의 모습을 담아내거나, 프로
그램의 촬영 기간 동안 장소를 설정하고 펼쳐지는 출연
자들의 모습이 시청자들과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장소는 시청자들에
게 다양한 시지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에드워드 렐프
(Edward Relph)에 의하면, 장소는 경관으로 이해되고 
경험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인간 활동의 모습이 시각적 
특징을 갖고 가치와 의도를 반영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5].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장소의 섭외
는 매우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시청자
들에게 다양한 시지각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어지는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장소 발견
은 공간의 활용과 연결되고 다양한 경험의 장을 형성하
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생산적 공간이 변증법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출연진들의 모습, 분위기, 다양한 감성적
인 부분들이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특징을 갖
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배경으로써의 장소는 교환
가치가 형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시
청자들은 프로그램에서 표출된 장소는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하거나,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추억을 만들거나, 장
소의 분위기와 감성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타
나는 결과는 특정한 장소의 특별한 경험의 장소성의 의
미를 구축하게 된다. 결국 장소와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실존적 경험은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장소는 관광명소로 경제적 가
치의 의미를 갖게 된다. 다양한 방문객의 활동은 지역경
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변 상인들의 경제적 수익의 창구 
역할과 더불어 랜드마크의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되는 가
치와 의미가 조성된다. 이렇듯, 장소는 상징과 의미를 공
유하면서 경험을 함께 하고 관련을 맺음으로써 창조되고 
알려진다[16].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장소는 프로그램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장소
를 통해서 출연진들의 개성이 표출되고, 장소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장소는 시청자에게 다양한 ‘경험의 장’을 형성한다. 또한 
장소의 주변을 통해서 관계를 맺거나, 연결되는 특징은 
인간과 장소의 경험이 확장되는 특징으로 발전된다. 더
불어, 장소는 친밀한 경험을 시작하는 곳이다. 장소의 접
근을 통해서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인간에게 다양한 
실질적인 경험과 친밀감이 형성되는 요인으로 발전된다. 
즉 장소의 가치는 특별한 인간관계의 친밀감에서 비롯된
다[17].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장소는 프로그
램의 특성에 맞게 시청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2.4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소통구조와 전략
인간의 시선은 끊임없이 보고자 하는 욕망의 메커니즘

이 구현되고, ‘보기’의 행위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주체와 대상간의 소통을 구현한다[18]. 
이러한 인간의 시선과 관찰자적 시점을 제시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주제와 대상간의 명확한 프로그램의 특
성을 반영하고 있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그 프로그램의 기획의
도에 따른 명확한 프로그램의 성격을 전달한다. 특히 예
능 프로그램 출연자 혹은 출연자가의 캐릭터가 프로그램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아래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는 다양하
게 진해되고 있다. 이현종은 관찰 예능이 지니고 있는 설
정의 특이성이 프로그램으로 이야기되는 과정에 대한 분
석의 중요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관찰 예능이 대상에 
대한 일상의 공유를 통해 ‘공감’을 주요한 주제로 한다
면, 그러한 설정이 양식화되어 시청자와 연결되도록 하
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19].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을 이끌어가는 공간, 
장소, 인간의 삼중적 관계는 중요한 소통구조의 역할을 
한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표출되는 출연진들의 개성과 
특징에서 비롯된 내용의 구성은 그들의 다양한 심리적 
반응과 행동들이 시청자에게 관찰자적 시점을 제공한다. 
그 결과 관찰과 예능의 결합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
고 있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 장르의 개발과 포맷 설정의 
중요성은 감안한다면,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접근 방식과 
전략의 중요성이 시청자와의 소통을 이끌어가는 사항으
로 인식된다. 그로인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스토리텔
링 전략은 독창적인 소재의 개발과 시청자의 반응을 이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기획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소통구조를 이끌어가는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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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링의 핵심은 시청자와의 소통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시청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
의 핵심은 소통구조를 생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의 호감도 증가요인과 시청요인의 결정적 계기를 조성하
는 스토리텔링의 핵심적인 안정장치는 리얼리티를 부각
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사전 대본을 최소화하고 여
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관찰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20]. 이러한 특징은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되어 시청자에게 관찰자의 
시점을 제공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하여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포맷과 구성은 시청자와의 소통구
조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요건으로 활용되고 있다.

3. <나만 믿고 먹어봐: 도시횟집>의 
텍스트 분석

3.1 소통구조 분석
<나만 믿고 먹어봐: 도시횟집>은 시청자의 많은 관심

과 화재를 낳았던 <도시어부>의 후속편으로 제작된 프로
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진인 도시어부가 생선을 
직접 잡고, 직접 요리하고, 음식을 서빙하면서 식당을 운
영하는 포맷의 구성형식을 갖추고 있다.

도시횟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출연진(도시어부)들의 
역할분담은 철저하게 분업화 되었다. 총괄 지배인 역할
을 담당하는 이덕화는 매장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요리를 담당하는 이경규는 메인 주방을 담당하면
서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한 요리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
는 역할이다. 이수근은 찾아온 손님들을 응대하고 식당
의 홀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 프로그램의 메인 역할
을 담당하는 배우 이태곤은 회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
로 직접 손질하는 주방장으로 모든 회를 손질하거나 전
반적인 생선 요리를 척척 해낸다. 김준현은 주방의 팀 주
방장 역할을 하며, 이경규와 함께 음식 조리를 당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홀 메니저를 담당하는 윤세아는 활기
차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다. 

3.2 공간, 장소 인간의 삼중적 관계 분석
이 프로그램의 삼중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공

간, 장소, 그리고 인간은 출연진과 방문객들의 다양한 심
리적 상황이 표출되는 매우 중요한 장치로 활용된다. 특

히, 도시횟집의 공간은 새로운 생산의 역할을 하고, 방문
객들에 의한 끊임없는 재생산의 창출공간으로 지속된다
는 점이다. 이푸 투안이 논의한 것처럼, 공간이 우리에게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
다[21]. 이와 같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방문객의 
호기심의 출발은 낯선 공간에서 시작되면서 익숙함의 편
안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간의 장소성의 의미를 부여
하면서 그들은 지각되고, 인지되고, 새로운 체험의 장을 
형성하는 장소성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 구조를 이끌어가는 출연진들의 
특징은 공간의 활용 범위와 생산 능력의 차별화된 업무 
분장을 통해서 주체와 대상간의 상징적 의미 작용을 구
축하고 있다. 즉 출연진들의 공감상황이 연출되고, 음식
을 활용한 공감도구를 통해 명확한 도시횟집의 상징적 
의미 구축은 방문객들과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특
별하게 초대된 방문객은 즐거움의 대상으로 승화되고 있
다. 그 에 따른 도시횟집의 장소는 방문객들에게 안정적
이고 편안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실존의 이미를 구축하
고, 경험의 장을 확산하고, 장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
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에서 
의도한 장소의 구축은 음식을 통해서 실존적 경험에서 
발생하는 맛에 대한 생각과 느낌의 전달을 통해서 발생
되는 분석의 결과는 의도적인 경험의 출발에서 익숙함과 
편안함의 전환의 과정으로 전환되는 주체와 대상의 상호
작용의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의 삼중적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축은 음식
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은 매일 새로운 맛에 대한 경
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주방의 요리를 담
당하는 출연진들은 음식전문가의 수준 또는 전문가는 아
닐지라도 나름대로 맛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음식의 맛을 내기위한 
음식 조리과정을 통해서 표출되는 역할은 상징적인 코드
로 작용한다. 또한 음식을 통해서 주체와 대상 간에서 상
호작용하는 의미작용은 새로운 존재와의 만남을 유도하
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선보이는 요리는 날것과 익힌 
것의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미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
다. 낚시를 통해서 얻어진 자연산 식자재의 활용은 방문
객에게 신선함을 제공하고, 조리된 음식을 통해서 새로
운 맛에 대한 경험의 제공은 다양한 기대심리를 유도하
고 있다. 결국,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새로운 
메타-언어를 구축하고 있다.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을 통
해서 표출되는 출연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각자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지각되고, 인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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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되는 과정의 결과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오감각의 경
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3 통합체 분석 
<나만 믿고 먹어봐: 도시횟집>의 프로그램이 갖고 있

는 스토리 전개구성의 연결방식은 전작 프로그램인 <나
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의 후속 작으로 제작된 프로그
램이다. 전작의 내용은 출연진들의 ‘낚시’를 통해서 어획
량의 결과를 통해 황금 배치를 획득하는 경쟁구도를 담
아내었다면, 그 후속 작은 직접 잡은 생선을 조리하고, 
요리하고,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을 통해서 
펼쳐지는 에피소드의 구성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는 스토리 구조의 특징은 
잡아온 생선을 중심으로 회를 치거나, 다양한 식자재를 
활용해서 출연진이 개발한 조리법에 따라 직접 요리를 
조리하는 과정의 모습을 분업화된 시각에서 표출하고 있
다. 출연진들의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은 관찰의 대상으
로 시청자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몰입을 유도하
는 관찰자적 시점을 제공한다. 또한 식당 방문객들의 기
대와 심리작용은 출연진들이 제공하는 요리의 맛에 대한 
방문객들의 심리적 반응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행위
적 시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4 계열체 분석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에 대한 등장인물의 특징과 상

호작용의 결과는 전작의 출연자들과 새로운 출연자들의 
역할 분담과 책임업무 분장의 조화로운 모습이 연출되는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소통구조 분석에서 제시한 
출연진들의 역할 분담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분업화된 
책임업무의 수행과정을 담아내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기능과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출연진들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가는 각
자의 특기와 실력을 발휘하고, 음식의 조리와 서빙을 통
해 방문객과 시청자들에 즐거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은 중요한 사항이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기 
위한 전략의 수단인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출연진들의 행
위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모습은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으
로 발전되는 중요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3.5 행동자 모델 분석
이 프로그램에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도시횟집을 준

비한 출연진과 방문객과 시청자와의 소통관계를 이끌어

가는 공감 도구의 활용은 ‘음식’의 문화적 할인이 격차가 
최소화된 주제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관찰 예능 프로그
램에서 ‘음식’을 담보로 한 주제의 설정은 반대자의 대립 
쌍의 모델을 형성하기 보다는 보조자가 행동자 모델의 
중심축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
램에서 표출되는 대립 쌍의 특징은 각자의 업무 분장에
서 최선을 다하는 선의의 경쟁적 구도를 담아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체인 출연진들은 전작인 도시어부들
로 낚시를 통해서 얻어진 다양한 생선의 맛에 대한 경험
적 지식을 바탕으로 요리를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
작의 어획량 획득의 경쟁적 구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
선과 식자재를 활용한 주방의 모습을 담아내는 관찰자적 
시점을 제시하는 결과는 시청자의 몰입을 유도하고, 공
감대를 형성하는 상호작용의 결과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
의 재현의 과정으로 새롭게 발전되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체인 출연진들의 경쟁 구도의 형성은 
각자의 업무 분장을 통해서 조리된 음식을 통해서 한상
의 테이블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음식의 조화로움은 시청
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을 이끌어가는 주체와 대
상간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상호결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행동자 모델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보조자와 
반대자의 대립 쌍의 전형적인 모습을 벗어나 방문객들에
게 요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통해서 다양한 기대 심
리와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채널A의 <나만 믿고 먹어봐: 도
시횟집>은 전작을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후속 
작으로 제작되어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
되고 재매개의 현상으로 거듭 발전되는 특징은 재화의 
용역으로써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전작의 성공요인은 낚시와 같은 레져 문화가 활성화 되
고 있던 시점과 맞물려 낚시 인구의 저변 확대와 관련된 
관련 상품 판매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한편, 후속작의 
시청자 참여의 확대와 직접 잡은 다양한 생선과 음식을 
출연진들이 조리와 음식 서빙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의 
모습은 새로운 관찰의 대상으로 방문객과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관찰자적 시점을 제공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은 
행동자 모델 분석의 결과에서 밝힌바와 같이, 출연진들
의 대립 쌍의 전형적인 구조를 벗어나 상호작용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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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계기를 마련하는 결과를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시청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공요인은 전작을 후속편으로 제작하여 일반인을 대상
으로 도시횟집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일반
인들의 ‘참여의 장’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기
존의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특징인 관찰의 대상에서 펼
쳐지는 상황을 시청하는 관습적인 상황을 벗어나, 방문
객들이 직접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맛에 대한 경험
을 하고, 출연진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감은 TV시청자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다양한 ‘경험의 
장’의 제공은 쌍방향 소통을 이끌어가는 주체와 대상의 
성공적인 전략으로 미디어 소통 구조를 이끌어가는 것으
로 분석된다. 특히, 도시횟집에서 전달되는 현장성의 모
습은 직접적인 대상의 리얼리티의 현장감의 전달과정에
서 표출되는 특징은 출연진들의 모습을 통해 부각되는 
리얼리티의 사실적 표현이다. 특히, 인간, 장소, 공간의 
삼중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이 충족되어 쌍방향 
소통 구조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전략의 성공으로 분
석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지속
적인 성공과 발전의 계기를 조성하는 특징은 인간의 삶
의 모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의 장’의 문화를 통해
서 전달되는 내러티브 구조의 확장이다.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특성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을 관찰 예
능 프로그램의 소재로 선정하고, 관찰의 대상으로 포착
하고, 예능적 요소를 접목하여 제작된 프로그램은 혼종
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 결과, 장르의 혼종성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시청자를 적극적인 ‘참여의 장’으
로 초대하는 전략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시청자와의 미디어 
소통구조에서 발생하는 인간, 장소, 공간의 삼중적 관계
는 매우 중요한 관점의 대상이다. 그로 인한 후속 연구의 
대상인 관찰 예능 프로그램과 미디어 소통구조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통계적 수치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통해 미디어 소통구조의 성공요인과 
수용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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