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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대중의 갈등구조와 균형 전략

비협조적 게임모형을 통한 접근

임형록 정원진

요 약

해외 수출산업으로 성장 중인 연예산업은 판매되는 상품 자체가 연예인과 그들의 창출하는 콘텐츠
들로 그 노동을 연예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인기
도가 높은 연예인의 수익성은 높지만 소모되는 연예인의 이미지와 비례해 콘텐츠의 소비 주체인 대
중들과 필연적으로 갈등 구조가 발생한다 이는 곧 연예산업 자체가 사회구조적 갈등을 기회비용으로 
내재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거대한 기
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예인과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에 있어 큰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는 대중들 
간의 갈등관계는 쉽게 증폭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갈등은 곧 바로 연예인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라는 
행위로 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예인과 대중들 간의 갈등구조를 이해하고 양자 간의 행동 전략과 
유인을 기반으로 비협조적 게임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연예인의 기대수익을 규정한 후 대중들
과의 상대적 소득 격차에 준해 상호간 실행 가능한 전략을 구성했는데 연예인은 대중의 비난에 대해 
암묵적 용인 전략과 고소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대중의 비난과 연예인의 전략 간의 균형점은 우도함
수 에 의해 결정되고 따라서 비난이 지속될지라도 연예인이 반드시 고소전략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핵심어 연예인 대중 갈등 고소 용인

Abstract

Entertainment industry can be understood as a service industry that takes advantage of entertainers’ 
contents, The public consumes the images of entertainers while they obtain huge profits through the 
public’s consum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rofitability, entertainers show a higher profitability as its 
input depends on their talents while the marginal costs for spreading out and copying through mass media 
are just infinitesimal compared to manufacturing sectors. However, there exits huge income gap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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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 and entertainers. Due to the income gaps, entertainers are supposed to tolerate the public’s 
criticism because their productivity becomes to be critically hurt in the long-run otherwise. In the paper, a 
non-cooperative game model is constructed to demonstrate how entertainers implicitly afford the public’s 
criticism rather than pursuing lawsuits subsequent to the public’s criticism. The equilibrium strategies 
between the public and entertainers are determined by the likelihood function of entertainers’ strategies, 
which can deter the strategy to pursue lawsuits ultimately.

Keywords: entertainer, the public, conflict, lawsuit, tolerance

서론 

년대 이후 한류 열풍과 함께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국경을 넘어 확장일로에 놓

여 있다 국내에서도 경제성장세에 따라 우리나라 자체의 연예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성공한 연예

인은 그 자체로 부와 명예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먹방이라는 방송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요리사들 역시 매스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연예인화 되고 있는 것이 문화 콘텐츠의 

추세다 스타급 연예인들에게 가해지는 비난과 조롱은 자신의 인기도에 대한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할인 요소라는 점에 인지할 때 자신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는 암묵

적 용인 전략을 취하는 것은 연예인들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일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암묵적 용인 전략을 배제하고 대중들의 비난과 조롱에 대해 곧바로 고소 전략을 취하

게 된다면 자신의 인기도는 공개적으로 세간에서 훼손당할 것이고 이는 소송과정에서 동정표보다

는 곧 자신의 활동 무대를 축소시키는 인과율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지를 통해 부를 

창출하는 스타급 연예인들은 자신에 대한 비난과 조롱에 대해 곧바로 고소하는 전략을 가급적 배

제시키고 일정 기간 암묵적 용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성공한 연예인들에 대한 보상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의 연구에 기반 한다 다만 암묵적 용인이 지나칠 경우 연예인의 활동기간이 극도로 단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기에 암묵적 용인 최선의 선택일수만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예인과 관련된 국내 논문들은 갈등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는 연예인의 자살과 그 사회적 파장 이주연 이주연 김봉환 김인숙 연예인 전

속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 김은경 한상린 등 이충훈 이우석 기부 활동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주제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예인과 대중 간의 갈등 관계는 비협조적 게임 의 전형에 해당한

다 이러한 연예계의 갈등구조를 이론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국내 연구가 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반복게임 을 통해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의 소송게임을 이론

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연예인과 일반 대중들 간의 비난과 고소는 사회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예인들과 대중 간의 갈등 관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론적으로 갈등의 균형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첫째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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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에서 접근되는 연예산업을 연예인과 대중간의 갈등 문제로 연결하는 이정표적 가치를 부여

할 수 있고 둘째 수리 모형에서 추출되는 모수들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의 변수 설정에 곧 바로 활

용할 수 있으며 셋째 수리 모형의 예측 결과에 준해 양자 간의 갈등 구조가 발생 시 전략의 조합

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장에서는 연예인과 대중들 간의 갈등구조를 설정한 후 

인기도에 따르는 연예인의 기대수익을 구성한다 제 장에서는 양자 간의 소득격차의 수준에 따

르는 전략 패턴을 확정하고 제 장에서는 연예인에 대한 비난과 이에 대한 연예인의 고소 전략

의 일반해를 도출함과 동시에 실제로 비난 후 암묵적 용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분석

한다 제 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략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갈등 연예인 대중

갈등 구조

연예인을 라 하고 대중을 라 칭한다 는 자신의 인기도 에 따라 시장에서의 가치가 주어지

고 연예시장의 총수요가 로 주어질 때 역수요 함수는     로 주어진다 즉 연예계의 

총수요를 이라 할 때 의 인기도인 가 더해져 총수요가  로 확장되는 것이다 인기도는 

질과 양에서 의 시장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인기도는 질적으로 의 높은 시장 가격 즉 소위 

비싼 출연료나 행사료로 직결된다 물론 인기도가 높아질수록 보다 많은 활동  기회가 발생하게 

됨은 당연하다 는 자신의 인기도를 기반으로 방송출연이나 광고 촬영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 이는 인기도  에 정비례하는 함수인  로 주어 진다 ′   인기도는 재능과 아

름다움과 혹은 장기 등과 같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될 것인데 

성공한 연예인의 경우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러한 인기와 부를 거머쥘 수 있기에 연예

인은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성공한 연예인이 획득할 수 있는 수익은 로 정의된다

반대로 

는 무명의 연예인에게 부여되는 수익을 의미한다 유명 연예인들은 미디어에 노출되

거나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와 수익을 교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각종 

외식 프랜차이즈 등에서도 연예인들을 내세우거나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도 연예인들을 통해 인지도

를 높이고자 출연이 빈번하나 무명의 연예인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 일반인

의 수입은 으로 주어지는데 무명의 연예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만큼   

로 간주한다

가 연예계의 커리어를 쌓는 동안 명 과 암 이 교차되는데 즉 쉽게 팬덤이 형성되는 반면 

그에 비례해 자신에 대한 안티 세력의 비난에 노출되는 것이다 팬덤을 형성하는 데에는 스타의 

공연에 참여하거나 팬클럽 활동을 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나 비난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익명의 형태로 손쉽게 이루어지므로 재빨리 확산되는 경향을 띈다 이는 곧 비난 행위에 한계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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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고 바꾸어 말해 인터넷망과 모바일을 기반 해 연예인에 대

한 비난 행위는 쉽게 파급될 수밖에 없다

의 비난행위에 대해 는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의 비난행위는 가 획득하는 수익을 로 할인

하게 된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고소비용을 라 정의하고 ′   을 만족한다 만약 고

소 전략이 사용된다면 에 대한 공개적인 이미지 훼손이 발생하게 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인기 

연예인일수록 비난에 따른 소득 할인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고소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인기도가 높아질수록 고소보다는 묵인 혹은 타협을 시도하려는 전략적 유인을 가지

게 된다 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소송에 연루되는 잠재적인 기회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인기도와 기대수익

는 성공한 연예인의 보수인 를 얻을 수 있는 연예계의 확률이고  

는 무명의 연예인

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으로 연예인은   의 확률로 

의 수입을 얻게 된다 연예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기대수익을 기대하는 만큼 식 이 성립된다 만약 

  

  이라면 연예계에 데뷔할 유인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연예인이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연예인의 직업경로를 선택하게 되는 성공 확률은 식 를 만족해야 한다

 ≥
 




 



식 는 연예인으로서의 성공확률이 최소한  ≥
 




 



를 만족해야만 연예인으로서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고 바로 의 확률로 성공적인 수익인 를 기대할 수 있는 개연성이 확보

된다는 점을 적시한다 반대로  
 




 



라면 연예인의 직업경로를 선택하기보다는 일반

인으로서 성공보수인 을 기대하는 것이 보다 유리해진다 따라서 성공한 연예인으로서의 보수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시장에서 기대하는 최소한의 성공확률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 직업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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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조 연예인 대중

소득 격차

는 를 획득할 수도 있는 반면 

에 머물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러한 확률 과정에 기인해 

는 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즉 를 획득하고 있는 연예인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박탈감을 느끼나 

의 소득에 머물고 있는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

다 이는 연예인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가 자신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소득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연예인이 

의 소득에 머문다면 일반인 는 자신의 소득 에 대해 만족감을 가

질 수 있고 이 때 상대적 가치는 




로 주어진다 반면  의 소득을 획득하는 연예인에 대해

서는 자신의 소득 과 비교해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과 같이 주어진다

는 일반인이 성공한 연예인이 획득하는 소득인  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데 

는 성공한 연예인에 비해 자신이 획득 가능한 소득의 한계를 인지한 후 인기도가 높은 스타와 비

교해 자신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간주하는 이 단계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다

성공한 연예인의 보수가 커질수록 일반인은 자신의 보수를 낮게 평가한다

일반인의 소득에 비교해 성공한 연예인의 소득은 언제나 







를 만족한다 따

라서   




를 만족할 경우 스타 연예인들의 소득 수준은 일반인의 소득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다고 평가된다 선형 관계 하에서 



  그리고 


 

 의 관계를 만족하므로 

일반인은 자신의 소득의 최대치를 상정할지라도 은 에 대해 항상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연예인 비방과 고소 게임

고소 전략의 균형경로

의 수익 극대화 모형은 max    로 주어지는데 는 가 활동하는 데에 소요되

는 한계비용으로 현실적으로 의상비 교통비 섭외비 활동비 등등을 포함한다 간단한 계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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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된다

의 비난은 의 인기도와 활동을 제약하게 되는데 가 활동의 제약을 받아 고소를 행하게 하는 

수준을 라 하자 만약   일 경우 는 를 고소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 일 경우 

는 를 고소할 것이다

그림 은 의 고소 전략을 도해한 것으로 인기도에 따라 연예인들의 고소전략이 차별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기도가 낮을수록 고소 전략을 선택하기 쉽다 즉    이하인 지역에서 

는 를 고소할 것이고 ≥   을 만족하는 지역에서는 고소전략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의 고소전략이 자신의 인기도에 준해 선택되는 옵션이기 때문이다 그림 은 대중들의 비난이 

쏟아져 지역에 위치한 스타 연예인에게 지역으로 하락하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소전략이 사

용될 유인이 커진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연예인의 고소전략과 균형경로

가치 분석 고소전략 암묵적 용인 전략

가 비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도는 의 인기도에 비례한다 반대로 말해 존재감이 없는 낮

은 인기도를 가진 연예인의 경우 비난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준칙은 통상 비난이 

연예인에 대한 무관심보다 낫다는 연예계의 통설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의 만족감은 스타에 대

한 자신의 비난 수준에 준해 결정되므로   로 주어진다 하지만 의 비난은 결과적으로 

소송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잠재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인 가 발생한다 따라서 의 비난

에 따르는 기대가치는 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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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을 정리하면 는  ≥   을 만족할 때 에 대한 비난을 선택할 것이고 스타 연

예인일수록 그 인기도에 비례해 는 더욱 강한 비난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가 에 

가하는 비난의 수준은  ≥  를 만족하는 모든 수준에서 가능해진다 또한 기대가치 

  가 에 대해 단순 증가하므로 비난의 수준은 점차 강해지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의 비난 전략에 대해 는 고소전략을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 가 고소를 할 

경우 고소전략의 가치는 식 로 주어진다 여기서 가 무명일 경우 에 대한 비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식 에서 는 의 소득을 할인 시키는 정도를 의미하고 는 가 고소전략을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고소비용을 의미하는데 는 인기도의 함수로 정의된다




 

만약 가 고소전략을 취하지 않고 암묵적 용인 전략을 선택한다면 고소전략에 따르는 기회비용

은 발생하지 않을 것다 하지만 의 비난을 지속적으로 용인할 경우 인기도에 훼손이 발생해 

 의 확률로  

의 소득 수준으로 폭락할 수 있다 따라서 암묵적 용인전략을 선택할 경우 

의 기대가치는 식 와 같이 주어진다




  




선택 가능한 암묵적 용인 전략에 대해 가 고소전략을 선택할 우도함수는 식 과 같이 도출된

다 는 가 가하는 비난에 대해 한계치를 설정해 두고  

 

 
의 수준에 도달할 

때 를 고소하게 된다

 ≤

 

  

연예인과 대중들 간의 갈등은 대중들의 비난이 이루어진 이후 연예인의 소송이 이루어지는 순

차성을 갖는다 따라서 가 비난을 시도하지 않을 경우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

로 양자 간의 갈등은 의 비난이 초래하는 잠재적인 기회비용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식 와 

식 를 통해 가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는 식 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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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중들이 스타에게 행하는 비난의 패턴을 제시하는데 비난의 행위는 스타의 인

기도에 비례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나 비난이나 조롱은 일단 시작된 이후 증

가세가 확장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스타에게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바

꾸어 말해 일반 대중들은 비난을 시작할 때 자신이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기회비용만을 생각하나 

일단 비난이나 조롱을 시작될 될 경우 자신의 비난 행위가 보다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

러한 경향은 스타의 인기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대중의 비난 행위는 시작이 될 경우 인기도에 따라 점차 체증되는 경로를 따르나 

비난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확증된다





 


 

  
 로 인기도에 준해 비난의 수준은 일차증가하고









 

 
 을 만족하므로 는 에 대해 볼록성을 갖는다

결론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연예인과 이들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중들 간의 갈등구조를 비협조적 

게임으로 도해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연예인이 창출하는 콘텐츠 공급과 이를 소비하는 대중들 간

의 갈등 표출 및 해결에 있어 이론적 근거를 확보했다

현실적으로 양자 간의 갈등관계는 특정 연예인에 대한 비방이나 악성 댓글로 신문지상에 자주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비난 행동에 대해 연예인들은 팬덤층을 보호하는 한편 고소에 따르는 기회

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다 게임이론 모형에 준할 때 본 연구는 대중들의 비

난과 조롱이 필연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연예인과 대중 모두 기회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고소전략은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용인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이후 추후에 고소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수익측면에서 보

다 효율적인 전략적 수순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향후의 연구에서는 연예인과 대중간의 갈등 구조

를 분석함에 있어 기회비용과 함께 거래비용을 동시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연구모형이 

될 것이다 한편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자연인 신분보다는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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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외부 네트워킹 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특히나 한류를 동반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기류 하에 연예 기획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연예인은 기획사의 포트폴리

오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다 따라서 연예인과 대중간의 갈등관계는 곧 바로 연예 기획사와 대중

과의 갈등관계로 확대되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예기획사와 대중 간의 

갈등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이론 분석들은 향후 실증분석의 토대를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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