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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포럼 세션(Ⅰ)_기조발제

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대응전략

정병국(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BTS
빌보드 HOT 100
(2020)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상 6관왕
(2020)

드라마 오징어게임 
에미상 6관왕
(2022)

"세계는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 문화 콘텐츠는 삼성 스마트폰처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순간 일어난 일이 아니다"

#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주류가 된 "한국문화"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의 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2024. 7. 4.

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대응전략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러시아

캐나다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미국
튀르키예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인도

영국

호주

한류 확산 단계 국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태국

대만

UAE

한류 대중화 단계 국가

38.3 41.4

2022 2023

 지수 단계 : 한류대중화단계(3.5이상), 한류확산단계(2.5이상~3.5미만), 소수관심단계(2.5미만)
 대만, 인도네시아 등 8개국 한류 대중화 단계(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이집트 신규)
 멕시코, 인도, 중국 등 18개국 한류 확산 단계
  러시아, 중국의 한류현황지수가 대중화 단계에 포함된 것이 특징적(정치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3년 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은  141억 6,500만 달러 로 추정
(2022년 대비 5.1% 증가)

한류현황지수(인기도)

2020 2021 2022 2023

75.8 76.9 81.0 76.1

37.3
43.1

2020 2021

국가별 한류현황지수(26개국) 연도별 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 규모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3 한류 파급효과 연구 참조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3 한류 파급효과 연구 참조

2.6 3.3
15.6

24.2

2020 2021 2022 2023

문화콘텐츠 총 수출액 (단위 : 억 달러) 소비재 총 수출액

관광 총 수출액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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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 달러)

# 데이터로 보는 한국 문화의 힘 _ 경제적 효과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의 힘

1990년대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드라마 콘텐츠로 시작된 한류 열풍은 현재 문화 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순위 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 및 소비되는
한류의 본격적 확산

U.S.News 문화적 영향력 순위 (2022)

한국 문화적 영향력 24단계 급등
세계 31위(’17년)            세계 7위(’22년)

•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 드라마, K-Pop 외 애니메이션,  
     예능 프로그램 등  
 수출 콘텐츠 다양화

• 전 세계적 확산

100.0

이태리

97.5

프랑스

89.7

미국

86.4

스페인

80.8

일본

80.8

영국

67.5

한
국

63.3

스위스

63.0

UAE

62.6

독일
• 2000년대 중후반

• K-Pop, 아이돌스타 중심으로  
    유튜브, SNS 등 
 콘텐츠 전파 경로 다양화

• 아시아에서 미주, 유럽까지  
    제2의 한류 열풍 시작

•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 드라마 콘텐츠 중심 
 - 겨울연가(2003),  
       대장금(2005) 등

• 일본, 중국 등 일부 아시아권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8위 9위 10위

STEP UP
24

# 한국문화의 놀라운 소프트 파워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의 힘



기초예술은 문화 산업의 밑바탕으로 단단히 지탱되고 연결되어 경제적 효과로 드러나고,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떨치기도 함

기초예술에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은 콘텐츠는 

대중예술로 재탄생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음

날 보러 와요  |  1996년 초연
문예회관(현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초연

이(爾)  |  2000년 초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극창작공연활성화 지원 작품

문예진흥원 예술극장(현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초연
웰컴투 동막골   |  2002년 초연

LG 아트센터 초연  

 살인의 추억  |  2003년 개봉

 왕의 남자  |  2005년 개봉  웰컴투 동막골  |  2005년 개봉

연극

영화

제작비 : 41억 원
흥행수익 : 약 350억 원
경제적 부가가치 : 약 303억 원

관객수 

5,230,000명

제작비 : 71억 원
흥행수익 : 약 1,161억 원
경제적 부가가치 : 약 959.8억 원

관객수 

12,302,831명

제작비 : 80억 원
흥행수익 : 약 425억 원 
경제적 부가가치 : 588억 원

관객수 

8,008,622명

대학로 극단 작품 제작비 (연습 2달, 공연 1달 기준, 단위 : 원)  총 제작비 4,930만 원~5,030만 원  ( 2012 소극장협회)

# 문화산업 성공의 힘 : 기초예술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의 힘

한류 경제효과, 2023년 기준 생산유발 32.4조원, 부가가치유발 15.1조원, 취업유발 19.3만명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3 한류 파급효과 연구)

2019년 생산유발 효과, 타 산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재활용/건설 등) 36.0조, 콘텐츠 산업 63.9조        1.8배 효과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년 콘텐츠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산업별 수출규모 비교

최근 10년 간 한국 콘텐츠 산업의 해외 수출 규모는 제조업 고위산업기술군 
(9개 분야)과 비교, 통신기기, 전지, 의약 등을 넘어 5위 규모로 성장(2022년)

…

1위

* 콘텐츠 : 2022 콘텐츠 산업조사, 기타 산업 :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참조 

3위

통신기기
219.1억 달러

6위

통신기기
111.4억 달러

2위

디스플레이
248.8억 달러

4위

디스플레이
177.9억 달러

5위

정밀기기
105.1억 달러

3위

정밀기기
185.2억 달러

4위

가전
138.7억 달러

2위

가전
260.2억 달러

콘텐츠 산업
46.1억 달러

2012년

2022년

반도체
501.6억 달러

1위

반도체
1,298.8억 달러

8위

5위

콘텐츠 산업
132.4억 달러

2022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2022년 기준 2조 7,140억 달러 규모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4.3% 고려, 꾸준한 성장이 예상

한국의 경우, 2023년 전망치로 약 791억 달러 규모로 세계 7위 수준

전세계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추이 국가별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

순위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1-

26
CAGR

1 미국 7,953 8,416 8,944 8,783 9,798 10,573 11,120 11,588 11,965 12,307 4.67

2 중국 3,384 3,702 3,927 4,014 4,461 4,837 5,209 5,566 5,920 6,273 7.05

3 일본 1,874 1,946 2,001 1,949 2,082 2,175 2,238 2,297 2,351 2,403 2.91

4 영국 957 1,016 1,094 1,023 1,203 1,309 1,392 1,457 1,514 1,566 5.41

5 독일 1,028 1,057 1,094 1,036 1,130 1,209 1,272 1,316 1,348 1,377 4.04

6 프랑스 699 720 743 697 773 834 871 903 925 944 4.08

7 한국 582 601 631 647 702 753 791 819 843 864 4.26

8 캐나다 557 579 607 592 662 721 763 798 828 852 5.19

9 이탈리아 410 413 420 390 438 476 499 517 531 544 4.46

10 호주 371 388 388 370 422 457 482 502 516 527 4.55

2017

2,058

2018

2,176

2019

2,295

2020

2,261

2021

2,514

2022

2,714

2023

2,870

2024

3,006

2025

3,125

2026

3,238

5.7% 5.5%
-1.5%

11.2%  8.0% 5.7% 4.7% 4.0% 3.6%

* 주 : 러시아 및 베트남은 콘텐츠 산출방식 차이로 집계에서 제외
* 출처 : PwC(2022), SNE(2022), 全国出版協会(2022), QY Research(2022),  
            BoxOffice Moji(2022), LIMA(2022)

(단위 : 억 달러, %)(단위 : 십억 달러)
시장규모 성장률

# 데이터로 보는 한국 문화의 힘 _ 경제적 효과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의 힘



한국 미술의 다양성과 역동성,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기념 특별 전시

<모든 섬은 산이다>
역대 베니스 비엔날레

수상자

2014년 조민석 커미셔너
황금사자상 수상

전수천 특별상
(1995)

강익중 특별상
(1997)

※백남준과 강익중

이불 특별상
(1999)

2015년 임흥순 작가
은사자상 수상

앤서니 곰리(Anthony Gormley)

올리비에 비알로보(Olivier  
Bialobos/디올 부사장), 마이클 주

스캇 로스코프(Scott Rothkopf/ 
휘트니뮤지엄 관장), 김수자 

세바스티아노 코스탈롱가  
(Sebastiano Costalonga/베니스시 부시장)

# 예술 한류 (K-Arts)의 글로벌 위상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의 힘

기초 예술분야의 한류열풍 | 한류의 차세대 주자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

2015 쇼팽콩쿠르
조성진

2016 맨부커상
소설가한강

2023년 발레리나 강미선
브누아 드 라당스

2022 반 클라이번 콩쿨
임윤찬

2023년 메디치상
소설가 한강

2016년 발레리노 김기민
브누아 드 라당스

2022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쿨
양인모

2019 그리핀 시 문학상
김혜순 시인 파리오페라발레 ‘에투알‘ 박세은 

2023년 한국 발레리나 
첫 슈발리에 훈장

2023 차이코프스키국제 콩쿠르
바이올린 김계희

첼로 이영은
성악 손지훈

2020 아스트리드 린드 그렌상
백희나 작가 2023년 발레리나 이윤주

발레리노 이강원잭슨 
국제 발레 콩쿠르

음악 문학 무용

중국

9%
이탈리아

9%
미국

9%
한국

17%

최다
우승

“2023 콩쿠르 최다 우승은 한국…‘클래식 본국’ 유럽이 배워야”
피터 폴 카인라드(국제음악콩쿠르연맹(WFIMC) 회장)

* 출처 : 조선일보(2024.3.29.목). 문화 20면

2023년 개최된 58개 콩쿠르 우승자 국적 비율

# 예술 한류 (K-Arts)의 글로벌 위상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의 힘



문화

대중음악

한식

기술/엔지니어

아름다운

좋은/좋아하는

드라마

선진국의

경제

현대적인

김치

삼성

아시아

전통문화

영화

18.1

17.1

16.2

11.0

10.4

8.0

6.8

5.8

5.4

5.0

5.0

4.4

4.1

4.1

4.0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 해외 24개국 12,000명(국가별 500명) 대상 조사 결과 

Base: 전체, n=12,000, 단위: 복수응답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언급량

한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

한국에 대한 자유 연상 이미지로
가장 먼저 ‘문화’(18.1%)를 떠올리고,

‘대중음악’(17.1%),
‘한식’(16.2%),
‘기술 / 엔지니어’(11.0%) 등으로

문화콘텐츠에 집중되는 경향

조사결과

# 문화예술발전과 국가이미지 제고문화예술의 진정한 힘

산업 연관 효과2

소비재 수출 증가 효과1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소비재 수출 
 1.8억 달러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생산유발액
 5.1억 달러   

취업유발인원
  2,982명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 성장 추이

* 2022 콘텐츠산업조사 참조 

2012 20122022 2022

국내 콘텐츠 산업 연간 매출액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

10년 전 대비
1.7배

연평균성장률
5.6%

10년 전 대비
2.9배

연평균성장률
11.1%

87.3
조 원

46.1
억 달러

151.1
조 원

132.4
억 달러

# 경제적 가치문화예술의 진정한 힘



1970년대 이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1970년대 1980년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48~’56 공보처
’56~’61 공보실
’61~’68 공보부
’68~’89 문화공보부

  정부의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 중심

’57 저작권법
’61 공연법

’50 국립극장
’51 국립국악원
’54 대한민국예술원
’55 국립국악고등학교
’60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6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62 한국문화원연합회
’69 국립현대미술관

  문화향수 · 참여권 신장 및 
삶의 질 추구하는 선진국 
수준의 문화복지국가 목표

  대중문화 본격 개방 및 
한류 현상의 시작

’9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94 지방문화원진흥법
’95 영상진흥기본법
’99 문화산업진흥기본법

’91 한국영상자료원
’91 국립국악중학교
’93 한국예술종합학교
’95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
’96 국제방송교류재단
’96 정동극장

문화바우처 확대,  
문화융성 국정기조 반영,  
예술인권리보장 등 시대의 요구에  
대응 

’0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05 문화예술교육지원법
’05 국어기본법
’06 게임산업진흥법
’06 영화및비디오진흥법
’06 음악산업진흥법
’07 인쇄문화산업진흥법

’00 국악방송
’02 한국문화정보원
’0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0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4 국립박물관문화재단
’05 한국문학번역원
’0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06 예술경영지원센터
’06 게임물관리위원회
’07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07 한국저작권위원회
’09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본법, 예술인복지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예술인 창작 안전망 확충 
정책적 의지 표출

  문화예술 콘텐츠국내 시장 
급성장 및 국제적 위상 제고

’1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2 예술인복지재단
’12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2 세종학당재단
’16 한국저작권보호원
’16 지역문화진흥원

국민소득 300불임에도 불구, 
문예진흥기금 설치 등 예술지원 개시

  문화예술 중요성 인식, 
예술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 시작으로 
각종 제도 전격 실시

’88 대한민국예술원법

’87 예술의전당

문화분야 정부
조직 변화

시대별 문화정책
주요 흐름

문화 관련법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 설립

(일부)

 88올림픽  등 계기,  
예술의전당 국립현대미술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 확충

 문화부 출범  한류 문화의 세계화
민주화 물결에 따른 표현의 자유  
확대로 창작 활성화 기폭제

월드컵 계기, 문화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화산업 육성

  문화예술의 국가발전 
동력화,  문화 민주화  표방 및  
1988년 계기 
문화분야 전반적 활성화

  문화부문 총 세출예산 
정부 전체 규모 중 1%, 
절대액 1조원 돌파

  예술정책 민주화에 따른 
 문예진흥원 예술위원회 로 
전환 등

 ’72 문화예술진흥법   ’11 예술인복지법
’12 만화진흥법
’12 작은도서관진흥법
’13 문화기본법
’14 지역문화진흥법

’71 해외문화홍보원
 ’7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05년 위원회로 전환
’73 영화진흥위원회

# 문화정책의 흐름세계를 선도하는 한국문화의 설계자 

“1인당 GDP의 27%를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으로 쓴다”

“사회갈등지수가 상승하면 1인당 GDP가 하락하는 상관관계가 확인”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

문화예술 ?
서로 다름을 인지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공통 관심사를 이끌어낸다.

문화예술 ?
사회 갈등 조정 시스템이고 그 종사자는 갈등 조정자

문화적 리더십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갈등 극복

연간 최대  246 조 원

1인당 900 만 원
사회적 갈등관리비용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Schneider and Wagner, 2011)하므로
사전에 갈등을 제어하고 정부의 사회갈등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할 것

* 2008년 : 30위 멕시코, 29위 한국, 28위 라트비아, 27위 폴란드
   2016년 : 30위 멕시코, 29위 그리스, 28위 헝가리,  27위 한국

* 조사대상 30개국의 자료가 존재하는 연도 중 가장 오래된 2008년 자료 사용 

한국 갈등관리지수 OECD 순위

공감과 연대 

2008년 2016년

27위

29위

* 2008년 : 1위 멕시코, 2위 이스라엘, 3위 라트비아, 4위 한국
   2016년 : 1위 멕시코, 2위 이스라엘, 3위 한국, 4위 라트비아 

한국 갈등지수 OECD 순위

2008년 2016년

3위4위

현대경제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 사회갈등 극복 시스템 / 조정자문화예술의 진정한 힘



태안

예산

보령

부여

사천
논산

금산 영동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강진

진도
해남

신안

함평

영광 장성 담양

곡성

화순

고창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순창

부안

구례

하동

산청

성주

의성
공주청양

고령

합천

의령

함안

고성

남해

울릉

완도

함양

거창

옥천

보은

괴산
문경

안동

청송

군위

영천

청도

밀양

창녕

봉화 울진

영덕

영양

삼척

태백

정선

영월

단양

영주

제천

횡성

홍천

가평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평창

상주

서울인천

대전

세종

광주

부산

울산

대구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 지정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89개, 2021.10월/행정안전부)

* 지표누리(index.go.kr) 연도별 합계출산율 참조

시도 시군구

경기도(2) 동두천시, 포천시

인천광역시(1) 동구

부산광역시(2) 중구, 금정구

대전광역시(3) 동구, 중구, 대덕구

광주광역시(1) 동구

강원도(4)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속초시

경상북도(2)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2) 통영시, 사천시

전라북도(1) 익산시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정현황(18개)

합계추산율 추이

2012

1.30

2023

0.72

-0.58명

인구감소,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

지역단위에서는 
소멸 위기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밑그림 그리기에도 한계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현 정부의 국정과제, 문체부 지역문화예술 정책의 추진의 근간에는 정책 기초·필수요소로서특색 있는 지역문화,
즉 그 지역이 보유한 고유한 문화적 매력을 강조하고 있음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지역문화 정책포럼 등에 기반한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 등 지역 중심 문화 거버넌스 확립

'문화로 지역혁신-문화도시 2.0', 지역문화 활력 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및 
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친환경·무장애 전환

청년 16만 명 '문화예술패스' 지원, 지역 내 공연·전시 관람 기회 확대

발레단·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새롭게 추진

2030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 투입,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지역 중심 문화균형 발전) 특색 있는 지역문화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

국정과제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정책 

최고의 예술,모두의 문화

# "지역 문화 창조력 강화"세계를 선도하는 한국문화의 설계자 



도시 보유 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 사례

- 노관규 순천시장 인터뷰 내용 

'정원에서 미래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문화콘텐츠 도시, 

도시 전체를 애니메이션 산업기지로 조성하여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로새로운 도시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에도 

'절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기준 확립

자연을 기반으로 삶터, 놀터, 일터가 결합된 도시로

소득 수준 3만불 시대에서 5만 불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상상하며 만드는 도시

순천만국가정원(전남 순천) 관광객

980만 명

수익금

333억 원

생산유발효과

1조 5,906억 원

부가가치

7,156억 원

취업유발효과

2만 5,149명

2023년 기준

2013년 순천만 국가정원 조성 비용 1,064억 원

# 국내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추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2017~2021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경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13곳 선정 … 
352억 투자

완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전남도에 제출

충청권 지자체 지방소멸기금 계획서 준비 총력

전북 시·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
‘청년 스마트팜·창업’ 우선

평창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나서

2020.1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9호 신설

2021.10.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202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29조 신설

2022.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36개 기초지자체에 특별 교부세
248억 원 지원(지방비 매칭/5년간)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신설

인구감소지역(89개), 관심지역(18개)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 근거 <전남 강진> 강진 푸소 시즌2

<경북 청도>
신주거 문화타운 조성

<충북 영동>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조성

• 한시적 기금 제도, 장기 사업 발굴에 한계    연례적 소규모 반복사업 실시가 용이한 구조
• 기금 운용 성과 매년 분석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보다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 우려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 부족
• 지자체장 교체 시 사업방향 변경 등 지속가능성 확보의 어려움
* 국회입법조사처(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인구감소 관심 기초지자체 107곳에 빠짐없이 
기금 분배 사업계획 평가로 금액 차등

지역별 지원받는 액수 적고 내용 공개 안해
검증 어려워 금액 따라 사업 변동 가능성

1조750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첫해부터 쪼개고 나눠먹기’
경향신문 2022.08.16. 기사

지방에 年1조씩 10년간 투입 지자체는 
단기 전시행정 치중 기존 지역활성화 사업과 겹쳐

소멸 위기 지방 지원할 땐 대도시와 연계한
사업필요 10년 이상 장기 청사진 시급

‘지방소멸기금10조’ 맹탕 될라…‘이대론 7억 대추화장실’ 또 나올판
매일경제 2022.08.16. 기사

#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과 한계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인구 2,800여 명의 영국 소도시
|| 2014년 아트 갤러리, 2018년 New Maker gallery 건립
|| 자연과 예술, 농장이 어우러진 대규모 전원 갤러리
|| 단순한 상업 갤러리를 넘어선 독특한 복합 모델 제시
||  게스트하우스(더슬레이드 농가를 탈바꿈), 로스 바 앤드 그릴, 농장 생산 식재료 판매상점 등의 

하드웨어 존재
||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바비큐 파티 등 콘텐츠 운영
|| 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공요인 1. 창립자(Manuela & Iwan Wirth)의 확실한 방향성 
 → #갤러리, #아티스트스튜디오, #음식(식문화), #교육
2. 지역 커뮤니티와 다각적 연대를 쌓아가는 공유 플랫폼
3. ‘예술 농장'을 무대로 자연과 조응하는 예술

주요성과 ▪ 첫 해 방문객 13만 명, 2022년까지 누적 방문객 90만 명 이상
▪ 개관 후 850개 이상의 지역 교육기관 참여
▪ 입장료 외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방문객 기부 진행(2020년 £20,000 이상 모금)
▪ 영국 남서부 소재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누적 모금액 £120,000
▪ 2015년 RIBA South West Award, Civic Trust 2015 Award 수상

Houser & Worth Gallery
(영국 서머셋 브루턴)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Bruton 시가지 전경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인구 2,800여 명의 영국 소도시
|| 2014년 아트 갤러리, 2018년 New Maker gallery 건립
|| 자연과 예술, 농장이 어우러진 대규모 전원 갤러리
|| 단순한 상업 갤러리를 넘어선 독특한 복합 모델 제시
||  게스트하우스(더슬레이드 농가를 탈바꿈), 로스 바 앤드 그릴, 농장 생산 식재료 판매상점 등의 

하드웨어 존재
||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바비큐 파티 등 콘텐츠 운영
|| 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공요인 1. 창립자(Manuela & Iwan Wirth)의 확실한 방향성 
 → #갤러리, #아티스트스튜디오, #음식(식문화), #교육
2. 지역 커뮤니티와 다각적 연대를 쌓아가는 공유 플랫폼
3. ‘예술 농장'을 무대로 자연과 조응하는 예술

주요성과 ▪ 첫 해 방문객 13만 명, 2022년까지 누적 방문객 90만 명 이상
▪ 개관 후 850개 이상의 지역 교육기관 참여
▪ 입장료 외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방문객 기부 진행(2020년 £20,000 이상 모금)
▪ 영국 남서부 소재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누적 모금액 £120,000
▪ 2015년 RIBA South West Award, Civic Trust 2015 Award 수상

Houser & Worth Gallery
(영국 서머셋 브루턴)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인구 2,800여 명의 영국 소도시
|| 2014년 아트 갤러리, 2018년 New Maker gallery 건립
|| 자연과 예술, 농장이 어우러진 대규모 전원 갤러리
|| 단순한 상업 갤러리를 넘어선 독특한 복합 모델 제시
||  게스트하우스(더슬레이드 농가를 탈바꿈), 로스 바 앤드 그릴, 농장 생산 식재료 판매상점 등의 

하드웨어 존재
||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바비큐 파티 등 콘텐츠 운영
|| 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공요인 1. 창립자(Manuela & Iwan Wirth)의 확실한 방향성 
 → #갤러리, #아티스트스튜디오, #음식(식문화), #교육
2. 지역 커뮤니티와 다각적 연대를 쌓아가는 공유 플랫폼
3. ‘예술 농장'을 무대로 자연과 조응하는 예술

주요성과 ▪ 첫 해 방문객 13만 명, 2022년까지 누적 방문객 90만 명 이상
▪ 개관 후 850개 이상의 지역 교육기관 참여
▪ 입장료 외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방문객 기부 진행(2020년 £20,000 이상 모금)
▪ 영국 남서부 소재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누적 모금액 £120,000
▪ 2015년 RIBA South West Award, Civic Trust 2015 Award 수상

Houser & Worth Gallery
(영국 서머셋 브루턴)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Make Hauser & Wirth Somerset Gallery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인구 2,800여 명의 영국 소도시
|| 2014년 아트 갤러리, 2018년 New Maker gallery 건립
|| 자연과 예술, 농장이 어우러진 대규모 전원 갤러리
|| 단순한 상업 갤러리를 넘어선 독특한 복합 모델 제시
||  게스트하우스(더슬레이드 농가를 탈바꿈), 로스 바 앤드 그릴, 농장 생산 식재료 판매상점 등의 

하드웨어 존재
||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바비큐 파티 등 콘텐츠 운영
|| 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공요인 1. 창립자(Manuela & Iwan Wirth)의 확실한 방향성 
 → #갤러리, #아티스트스튜디오, #음식(식문화), #교육
2. 지역 커뮤니티와 다각적 연대를 쌓아가는 공유 플랫폼
3. ‘예술 농장'을 무대로 자연과 조응하는 예술

주요성과 ▪ 첫 해 방문객 13만 명, 2022년까지 누적 방문객 90만 명 이상
▪ 개관 후 850개 이상의 지역 교육기관 참여
▪ 입장료 외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방문객 기부 진행(2020년 £20,000 이상 모금)
▪ 영국 남서부 소재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누적 모금액 £120,000
▪ 2015년 RIBA South West Award, Civic Trust 2015 Award 수상

Houser & Worth Gallery
(영국 서머셋 브루턴)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Oudolf Field & Radić Pavilion(Hauser & Wirth Somerset 내)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인구 2,800여 명의 영국 소도시
|| 2014년 아트 갤러리, 2018년 New Maker gallery 건립
|| 자연과 예술, 농장이 어우러진 대규모 전원 갤러리
|| 단순한 상업 갤러리를 넘어선 독특한 복합 모델 제시
||  게스트하우스(더슬레이드 농가를 탈바꿈), 로스 바 앤드 그릴, 농장 생산 식재료 판매상점 등의 

하드웨어 존재
||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바비큐 파티 등 콘텐츠 운영
|| 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공요인 1. 창립자(Manuela & Iwan Wirth)의 확실한 방향성 
 → #갤러리, #아티스트스튜디오, #음식(식문화), #교육
2. 지역 커뮤니티와 다각적 연대를 쌓아가는 공유 플랫폼
3. ‘예술 농장'을 무대로 자연과 조응하는 예술

주요성과 ▪ 첫 해 방문객 13만 명, 2022년까지 누적 방문객 90만 명 이상
▪ 개관 후 850개 이상의 지역 교육기관 참여
▪ 입장료 외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방문객 기부 진행(2020년 £20,000 이상 모금)
▪ 영국 남서부 소재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누적 모금액 £120,000
▪ 2015년 RIBA South West Award, Civic Trust 2015 Award 수상

Houser & Worth Gallery
(영국 서머셋 브루턴)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Oudolf Field & Radić Pavilion(Hauser & Wirth Somerset 내)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인구 2,800여 명의 영국 소도시
|| 2014년 아트 갤러리, 2018년 New Maker gallery 건립
|| 자연과 예술, 농장이 어우러진 대규모 전원 갤러리
|| 단순한 상업 갤러리를 넘어선 독특한 복합 모델 제시
||  게스트하우스(더슬레이드 농가를 탈바꿈), 로스 바 앤드 그릴, 농장 생산 식재료 판매상점 등의 

하드웨어 존재
||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바비큐 파티 등 콘텐츠 운영
|| 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공요인 1. 창립자(Manuela & Iwan Wirth)의 확실한 방향성 
 → #갤러리, #아티스트스튜디오, #음식(식문화), #교육
2. 지역 커뮤니티와 다각적 연대를 쌓아가는 공유 플랫폼
3. ‘예술 농장'을 무대로 자연과 조응하는 예술

주요성과 ▪ 첫 해 방문객 13만 명, 2022년까지 누적 방문객 90만 명 이상
▪ 개관 후 850개 이상의 지역 교육기관 참여
▪ 입장료 외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방문객 기부 진행(2020년 £20,000 이상 모금)
▪ 영국 남서부 소재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누적 모금액 £120,000
▪ 2015년 RIBA South West Award, Civic Trust 2015 Award 수상

Houser & Worth Gallery
(영국 서머셋 브루턴)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Hauser & Wirth Somerset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인구 2,800여 명의 영국 소도시
|| 2014년 아트 갤러리, 2018년 New Maker gallery 건립
|| 자연과 예술, 농장이 어우러진 대규모 전원 갤러리
|| 단순한 상업 갤러리를 넘어선 독특한 복합 모델 제시
||  게스트하우스(더슬레이드 농가를 탈바꿈), 로스 바 앤드 그릴, 농장 생산 식재료 판매상점 등의 

하드웨어 존재
||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바비큐 파티 등 콘텐츠 운영
|| 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공요인 1. 창립자(Manuela & Iwan Wirth)의 확실한 방향성 
 → #갤러리, #아티스트스튜디오, #음식(식문화), #교육
2. 지역 커뮤니티와 다각적 연대를 쌓아가는 공유 플랫폼
3. ‘예술 농장'을 무대로 자연과 조응하는 예술

주요성과 ▪ 첫 해 방문객 13만 명, 2022년까지 누적 방문객 90만 명 이상
▪ 개관 후 850개 이상의 지역 교육기관 참여
▪ 입장료 외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방문객 기부 진행(2020년 £20,000 이상 모금)
▪ 영국 남서부 소재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누적 모금액 £120,000
▪ 2015년 RIBA South West Award, Civic Trust 2015 Award 수상

Houser & Worth Gallery
(영국 서머셋 브루턴)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Hauser & Wirth FARM SHOP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인구 2,800여 명의 영국 소도시
|| 2014년 아트 갤러리, 2018년 New Maker gallery 건립
|| 자연과 예술, 농장이 어우러진 대규모 전원 갤러리
|| 단순한 상업 갤러리를 넘어선 독특한 복합 모델 제시
||  게스트하우스(더슬레이드 농가를 탈바꿈), 로스 바 앤드 그릴, 농장 생산 식재료 판매상점 등의 

하드웨어 존재
||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바비큐 파티 등 콘텐츠 운영
|| 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공요인 1. 창립자(Manuela & Iwan Wirth)의 확실한 방향성 
 → #갤러리, #아티스트스튜디오, #음식(식문화), #교육
2. 지역 커뮤니티와 다각적 연대를 쌓아가는 공유 플랫폼
3. ‘예술 농장'을 무대로 자연과 조응하는 예술

주요성과 ▪ 첫 해 방문객 13만 명, 2022년까지 누적 방문객 90만 명 이상
▪ 개관 후 850개 이상의 지역 교육기관 참여
▪ 입장료 외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방문객 기부 진행(2020년 £20,000 이상 모금)
▪ 영국 남서부 소재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누적 모금액 £120,000
▪ 2015년 RIBA South West Award, Civic Trust 2015 Award 수상

Houser & Worth Gallery
(영국 서머셋 브루턴)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Gallery에서 진행 중인 전시 홍보 게시판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인구 2,800여 명의 영국 소도시
|| 2014년 아트 갤러리, 2018년 New Maker gallery 건립
|| 자연과 예술, 농장이 어우러진 대규모 전원 갤러리
|| 단순한 상업 갤러리를 넘어선 독특한 복합 모델 제시
||  게스트하우스(더슬레이드 농가를 탈바꿈), 로스 바 앤드 그릴, 농장 생산 식재료 판매상점 등의 

하드웨어 존재
||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바비큐 파티 등 콘텐츠 운영
|| 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공요인 1. 창립자(Manuela & Iwan Wirth)의 확실한 방향성 
 → #갤러리, #아티스트스튜디오, #음식(식문화), #교육
2. 지역 커뮤니티와 다각적 연대를 쌓아가는 공유 플랫폼
3. ‘예술 농장'을 무대로 자연과 조응하는 예술

주요성과 ▪ 첫 해 방문객 13만 명, 2022년까지 누적 방문객 90만 명 이상
▪ 개관 후 850개 이상의 지역 교육기관 참여
▪ 입장료 외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방문객 기부 진행(2020년 £20,000 이상 모금)
▪ 영국 남서부 소재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누적 모금액 £120,000
▪ 2015년 RIBA South West Award, Civic Trust 2015 Award 수상

Houser & Worth Gallery
(영국 서머셋 브루턴)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정병국 위원장, Debbie Hillyerd(Senior Director), Dea Vanagan(Director)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인구 2,800여 명의 영국 소도시
|| 2014년 아트 갤러리, 2018년 New Maker gallery 건립
|| 자연과 예술, 농장이 어우러진 대규모 전원 갤러리
|| 단순한 상업 갤러리를 넘어선 독특한 복합 모델 제시
||  게스트하우스(더슬레이드 농가를 탈바꿈), 로스 바 앤드 그릴, 농장 생산 식재료 판매상점 등의 

하드웨어 존재
||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바비큐 파티 등 콘텐츠 운영
|| 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공요인 1. 창립자(Manuela & Iwan Wirth)의 확실한 방향성 
 → #갤러리, #아티스트스튜디오, #음식(식문화), #교육
2. 지역 커뮤니티와 다각적 연대를 쌓아가는 공유 플랫폼
3. ‘예술 농장'을 무대로 자연과 조응하는 예술

주요성과 ▪ 첫 해 방문객 13만 명, 2022년까지 누적 방문객 90만 명 이상
▪ 개관 후 850개 이상의 지역 교육기관 참여
▪ 입장료 외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방문객 기부 진행(2020년 £20,000 이상 모금)
▪ 영국 남서부 소재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 자선 단체 위한 누적 모금액 £120,000
▪ 2015년 RIBA South West Award, Civic Trust 2015 Award 수상

Houser & Worth Gallery
(영국 서머셋 브루턴)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Bruton 내 교육기관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구리 제련소가 주업이던 섬이 오염되고 방치되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
|| 베네세 그룹(구. 후쿠다케 출판사)의 후쿠다케 최고 고문이 1989년부터 30여년간 
 예술의 섬으로의 탈바꿈에 투자(6,500억원)
|| 섬 자체가 예술, 갤러리와 미술관, 작품들로 채워져 있는 섬

성공요인 1. 나오시마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
2. 끊임없이 진화하는 예술 섬(재능있는 건축가들이 나오시마에 작품을 선보임)
3.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투자(비용 대비 주목도 높이는 방식 채택)
4. 지역주민들의 참여(재생 프로젝트, 관람객 안내 등에 적극적 참여)
5. 스토리텔링의 힘(가장 비환경적인 곳을 친환경적인 곳으로 탈바꿈)

주요성과 ▪ 3,600여명이 사는 작은 섬에 매년 7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방문

나오시마 섬
(일본 가가와현)

“현대 사회의 메시지를 발현할 수 있는 장소는 현대사회의 문제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연, 즉 섬이라고 생각해 나오시마 재생 프로젝트에 30년을 매달릴 수 있었다”

- 후쿠다케 소이치로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나오시마의 상징 ‘호박’
(쿠사마 야요이作)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구리 제련소가 주업이던 섬이 오염되고 방치되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
|| 베네세 그룹(구. 후쿠다케 출판사)의 후쿠다케 최고 고문이 1989년부터 30여년간 
 예술의 섬으로의 탈바꿈에 투자(6,500억원)
|| 섬 자체가 예술, 갤러리와 미술관, 작품들로 채워져 있는 섬

성공요인 1. 나오시마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
2. 끊임없이 진화하는 예술 섬(재능있는 건축가들이 나오시마에 작품을 선보임)
3.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투자(비용 대비 주목도 높이는 방식 채택)
4. 지역주민들의 참여(재생 프로젝트, 관람객 안내 등에 적극적 참여)
5. 스토리텔링의 힘(가장 비환경적인 곳을 친환경적인 곳으로 탈바꿈)

주요성과 ▪ 3,600여명이 사는 작은 섬에 매년 7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방문

나오시마 섬
(일본 가가와현)

“현대 사회의 메시지를 발현할 수 있는 장소는 현대사회의 문제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연, 즉 섬이라고 생각해 나오시마 재생 프로젝트에 30년을 매달릴 수 있었다”

- 후쿠다케 소이치로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구리 제련소가 주업이던 섬이 오염되고 방치되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
|| 베네세 그룹(구. 후쿠다케 출판사)의 후쿠다케 최고 고문이 1989년부터 30여년간 
 예술의 섬으로의 탈바꿈에 투자(6,500억원)
|| 섬 자체가 예술, 갤러리와 미술관, 작품들로 채워져 있는 섬

성공요인 1. 나오시마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
2. 끊임없이 진화하는 예술 섬(재능있는 건축가들이 나오시마에 작품을 선보임)
3.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투자(비용 대비 주목도 높이는 방식 채택)
4. 지역주민들의 참여(재생 프로젝트, 관람객 안내 등에 적극적 참여)
5. 스토리텔링의 힘(가장 비환경적인 곳을 친환경적인 곳으로 탈바꿈)

주요성과 ▪ 3,600여명이 사는 작은 섬에 매년 7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방문

나오시마 섬
(일본 가가와현)

“현대 사회의 메시지를 발현할 수 있는 장소는 현대사회의 문제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연, 즉 섬이라고 생각해 나오시마 재생 프로젝트에 30년을 매달릴 수 있었다”

- 후쿠다케 소이치로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이에(家) 프로젝트
[가도야(角屋)]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구리 제련소가 주업이던 섬이 오염되고 방치되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
|| 베네세 그룹(구. 후쿠다케 출판사)의 후쿠다케 최고 고문이 1989년부터 30여년간 
 예술의 섬으로의 탈바꿈에 투자(6,500억원)
|| 섬 자체가 예술, 갤러리와 미술관, 작품들로 채워져 있는 섬

성공요인 1. 나오시마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
2. 끊임없이 진화하는 예술 섬(재능있는 건축가들이 나오시마에 작품을 선보임)
3.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투자(비용 대비 주목도 높이는 방식 채택)
4. 지역주민들의 참여(재생 프로젝트, 관람객 안내 등에 적극적 참여)
5. 스토리텔링의 힘(가장 비환경적인 곳을 친환경적인 곳으로 탈바꿈)

주요성과 ▪ 3,600여명이 사는 작은 섬에 매년 7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방문

나오시마 섬
(일본 가가와현)

“현대 사회의 메시지를 발현할 수 있는 장소는 현대사회의 문제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연, 즉 섬이라고 생각해 나오시마 재생 프로젝트에 30년을 매달릴 수 있었다”

- 후쿠다케 소이치로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나오시마 렌트카 및 버스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구리 제련소가 주업이던 섬이 오염되고 방치되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
|| 베네세 그룹(구. 후쿠다케 출판사)의 후쿠다케 최고 고문이 1989년부터 30여년간 
 예술의 섬으로의 탈바꿈에 투자(6,500억원)
|| 섬 자체가 예술, 갤러리와 미술관, 작품들로 채워져 있는 섬

성공요인 1. 나오시마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
2. 끊임없이 진화하는 예술 섬(재능있는 건축가들이 나오시마에 작품을 선보임)
3.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투자(비용 대비 주목도 높이는 방식 채택)
4. 지역주민들의 참여(재생 프로젝트, 관람객 안내 등에 적극적 참여)
5. 스토리텔링의 힘(가장 비환경적인 곳을 친환경적인 곳으로 탈바꿈)

주요성과 ▪ 3,600여명이 사는 작은 섬에 매년 7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방문

나오시마 섬
(일본 가가와현)

“현대 사회의 메시지를 발현할 수 있는 장소는 현대사회의 문제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연, 즉 섬이라고 생각해 나오시마 재생 프로젝트에 30년을 매달릴 수 있었다”

- 후쿠다케 소이치로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
(호텔을 갖춘 미술관)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구리 제련소가 주업이던 섬이 오염되고 방치되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
|| 베네세 그룹(구. 후쿠다케 출판사)의 후쿠다케 최고 고문이 1989년부터 30여년간 
 예술의 섬으로의 탈바꿈에 투자(6,500억원)
|| 섬 자체가 예술, 갤러리와 미술관, 작품들로 채워져 있는 섬

성공요인 1. 나오시마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
2. 끊임없이 진화하는 예술 섬(재능있는 건축가들이 나오시마에 작품을 선보임)
3.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투자(비용 대비 주목도 높이는 방식 채택)
4. 지역주민들의 참여(재생 프로젝트, 관람객 안내 등에 적극적 참여)
5. 스토리텔링의 힘(가장 비환경적인 곳을 친환경적인 곳으로 탈바꿈)

주요성과 ▪ 3,600여명이 사는 작은 섬에 매년 7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방문

나오시마 섬
(일본 가가와현)

“현대 사회의 메시지를 발현할 수 있는 장소는 현대사회의 문제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연, 즉 섬이라고 생각해 나오시마 재생 프로젝트에 30년을 매달릴 수 있었다”

- 후쿠다케 소이치로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이에(家) 프로젝트
[고오신사(護王神社)]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구리 제련소가 주업이던 섬이 오염되고 방치되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
|| 베네세 그룹(구. 후쿠다케 출판사)의 후쿠다케 최고 고문이 1989년부터 30여년간 
 예술의 섬으로의 탈바꿈에 투자(6,500억원)
|| 섬 자체가 예술, 갤러리와 미술관, 작품들로 채워져 있는 섬

성공요인 1. 나오시마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
2. 끊임없이 진화하는 예술 섬(재능있는 건축가들이 나오시마에 작품을 선보임)
3.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투자(비용 대비 주목도 높이는 방식 채택)
4. 지역주민들의 참여(재생 프로젝트, 관람객 안내 등에 적극적 참여)
5. 스토리텔링의 힘(가장 비환경적인 곳을 친환경적인 곳으로 탈바꿈)

주요성과 ▪ 3,600여명이 사는 작은 섬에 매년 7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방문

나오시마 섬
(일본 가가와현)

“현대 사회의 메시지를 발현할 수 있는 장소는 현대사회의 문제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연, 즉 섬이라고 생각해 나오시마 재생 프로젝트에 30년을 매달릴 수 있었다”

- 후쿠다케 소이치로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지중 미술관
(세계 최초 땅속 미술관)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구리 제련소가 주업이던 섬이 오염되고 방치되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
|| 베네세 그룹(구. 후쿠다케 출판사)의 후쿠다케 최고 고문이 1989년부터 30여년간 
 예술의 섬으로의 탈바꿈에 투자(6,500억원)
|| 섬 자체가 예술, 갤러리와 미술관, 작품들로 채워져 있는 섬

성공요인 1. 나오시마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
2. 끊임없이 진화하는 예술 섬(재능있는 건축가들이 나오시마에 작품을 선보임)
3.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투자(비용 대비 주목도 높이는 방식 채택)
4. 지역주민들의 참여(재생 프로젝트, 관람객 안내 등에 적극적 참여)
5. 스토리텔링의 힘(가장 비환경적인 곳을 친환경적인 곳으로 탈바꿈)

주요성과 ▪ 3,600여명이 사는 작은 섬에 매년 7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방문

나오시마 섬
(일본 가가와현)

“현대 사회의 메시지를 발현할 수 있는 장소는 현대사회의 문제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연, 즉 섬이라고 생각해 나오시마 재생 프로젝트에 30년을 매달릴 수 있었다”

- 후쿠다케 소이치로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테시마 미술관
(기둥이 없는 피막같은 구조 건물)



추진 목적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해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기본 방향  효율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사업 추진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역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연계, 협력 구조 유도
 지역단위 종합적 접근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플랫폼 등)에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추진
 협력구조 구축  예술위-지역(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역사회 단체)-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 참여 주체 간 협력구조 구축

사업 내용   문화예술 향유 여건과 문화적 복지 증진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할 수 있도록문화예술 사업 운영(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공간 개선 등)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사업

인천 강화군 협동조합 청풍

강원 고성군 고성문화재단

전남 강진군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경북 울릉군 노마도르

강원 태백시 탄탄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경북 영주시 (주)클라우드컬쳐스

  (잠시섬, 뉴로컬 캠프, 로컬라이프) 강화밖 청년의 단기 투어, 교류

 (섬살이, 커뮤니티, 콜라보 등) 지역살이 실험, 문화예술 소상공인 콜라보 등

 (동네안내자, 크라우드펀딩) 창작자 협업, 문화다양성 교육 등

인천 강화군 협동조합 청풍

# ARKO 지방소멸위기 대응 사업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고,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구리 제련소가 주업이던 섬이 오염되고 방치되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
|| 베네세 그룹(구. 후쿠다케 출판사)의 후쿠다케 최고 고문이 1989년부터 30여년간 
 예술의 섬으로의 탈바꿈에 투자(6,500억원)
|| 섬 자체가 예술, 갤러리와 미술관, 작품들로 채워져 있는 섬

성공요인 1. 나오시마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
2. 끊임없이 진화하는 예술 섬(재능있는 건축가들이 나오시마에 작품을 선보임)
3.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투자(비용 대비 주목도 높이는 방식 채택)
4. 지역주민들의 참여(재생 프로젝트, 관람객 안내 등에 적극적 참여)
5. 스토리텔링의 힘(가장 비환경적인 곳을 친환경적인 곳으로 탈바꿈)

주요성과 ▪ 3,600여명이 사는 작은 섬에 매년 7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방문

나오시마 섬
(일본 가가와현)

“현대 사회의 메시지를 발현할 수 있는 장소는 현대사회의 문제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연, 즉 섬이라고 생각해 나오시마 재생 프로젝트에 30년을 매달릴 수 있었다”

- 후쿠다케 소이치로

해외 | 도시의 산업이 문화로 재탄생한 사례

# 해외사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이우환 미술관
(나오시마 최초 개인 미술관)



추진 목적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해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기본 방향  효율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사업 추진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역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연계, 협력 구조 유도
 지역단위 종합적 접근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플랫폼 등)에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추진
 협력구조 구축  예술위-지역(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역사회 단체)-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 참여 주체 간 협력구조 구축

사업 내용   문화예술 향유 여건과 문화적 복지 증진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할 수 있도록문화예술 사업 운영(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공간 개선 등)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사업

인천 강화군 협동조합 청풍

강원 고성군 고성문화재단

전남 강진군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경북 울릉군 노마도르

강원 태백시 탄탄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경북 영주시 (주)클라우드컬쳐스   (우리나라 가장동쪽 영화제) 영화제 개최

 (노마도르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 구축, 장/단기 살이 지원

경북 울릉군 노마도르

# ARKO 지방소멸위기 대응 사업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추진 목적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해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기본 방향  효율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사업 추진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역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연계, 협력 구조 유도
 지역단위 종합적 접근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플랫폼 등)에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추진
 협력구조 구축  예술위-지역(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역사회 단체)-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 참여 주체 간 협력구조 구축

사업 내용   문화예술 향유 여건과 문화적 복지 증진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할 수 있도록문화예술 사업 운영(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공간 개선 등)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사업

인천 강화군 협동조합 청풍

강원 고성군 고성문화재단

전남 강진군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강원 태백시 탄탄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경북 영주시 (주)클라우드컬쳐스

경북 울릉군 노마도르

  (한달 살기 명파) 명파아트호텔 활용 주민 네트워크

  (산아래 문화 바다위 예술) 군민 참여 합창, 클래식 공연

  (살아지는 강원) 예술가 청소년 멘토링, 고성 레지던시(아트케이션)

강원 고성군 고성문화재단

# ARKO 지방소멸위기 대응 사업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추진 목적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해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기본 방향  효율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사업 추진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역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연계, 협력 구조 유도
 지역단위 종합적 접근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플랫폼 등)에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추진
 협력구조 구축  예술위-지역(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역사회 단체)-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 참여 주체 간 협력구조 구축

사업 내용   문화예술 향유 여건과 문화적 복지 증진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할 수 있도록문화예술 사업 운영(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공간 개선 등)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사업

인천 강화군 협동조합 청풍

강원 고성군 고성문화재단

전남 강진군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경북 영주시 (주)클라우드컬쳐스

경북 울릉군 노마도르

  (젊은예술가들의모임) 전국의 청년 예술가 창작활동 네트워킹

  (상설공연프로그램) 영주소백산예술촌 거점, 인형극/뮤지컬 제작, 공연

  (지역소재 브랜드 공연개발) 초군청 주제, 브랜드 공연 개발

강원 태백시 탄탄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경북 영주시 (주)클라우드컬쳐스

# ARKO 지방소멸위기 대응 사업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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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단위 종합적 접근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플랫폼 등)에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추진
 협력구조 구축  예술위-지역(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역사회 단체)-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 참여 주체 간 협력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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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사업

인천 강화군 협동조합 청풍

강원 고성군 고성문화재단

전남 강진군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강원 태백시 탄탄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경북 영주시 (주)클라우드컬쳐스

경북 울릉군 노마도르

  (시작학교) 예술표현 워크숍 운영

  (기억을모으는도서관/기록관) 마을 도서관 운영 활성화

  (비에니엘 날땅 아트리서치) 태백 비엔날레 개최

강원 태백시 탄탄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 ARKO 지방소멸위기 대응 사업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지역사회 초등학교 집중 지원사업

* 시·도별 폐교보유 현황/2024.3.1. 기준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추진목적

운영내용

  전 학년, 전 장르를 포괄한 예술협업수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미래세대 예술향유 지원 프로그램의 선도적 모델 마련

  빛가람 초등학교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학교로의 육성 지원

  광주전남혁신도시의 문화교육 인프라 기반 마련으로 
정주 여건 개선 도모

2024년 학년별 수업 연계 프로그램

아르코와 함께하는
<책 읽는 학교> 프로그램2023년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연계, 아동청소년문학 우수 신간도서
(3천권) 보급

 교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 운영

제주
경남
경북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35
586

731
844

336
272

260
482

183
13
27

8
15

59
49
48

7

한국경제 2024.06.07. 기사

“졸업한 학교가 없어졌어요”…
‘폐교 공포’ 서울까지 덮쳤다

‘출산율 1.0’ 지금이 골드타임 - 작년 초·중·고 29곳 폐교

‘폐교 쓰나미’…어느새 대도시까지 덮쳤다

서울‧광역시가 절반 넘어 부지 용도변경 등 대책 필요

문학나눔 멘토링-11/12월
-  학생과 작가가 함께 책을 읽고, 

논제를 정해 토론하는 멘토링 수업 운영
-  온라인 북클럽 플랫폼(그믐)을 활용, 

대면/비대면 병행 운영 
(정명섭 소설가, 김리하 동화작가)

내용

3학년구분 6학년

그림책×그림책-북토크➀

그림책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는 작가와의 만남 운영 
(조경희 아동문학작가)

그림책×그림책-북토크➁

그림책 출판기념회와 연계한 작가초청 워크숍 운영 
(김중석 작가)

1학년 공연 제작 수업, 어린이 창제작전문 극단 섭외 예정
주 1회 2시 수, 6월~11월 학급당 13~15회

<슈퍼거북> 유설화 작가 초청 예정
학년 전체 수업

2학년 건축학교 수업, 건축교육관련 기관 섭외 예정
주 1회 2시 수, 6월~11월 학급당 13~15회

<고양이 해결사 깜냥> 홍민정 작가 초청 예정
학년 전체 수업

3학년 미술학교 수업, 어린이 미술 기관 섭외 예정
주 1회 2시 수, 6월~11월 학급당 13~15회

<나는 3학년 ~애벌레> 김원아 작가 초청 예정
학년 전체 수업

4학년 음악 창작 수업, 교향악단 섭외 예정
주 1회 2시 수, 6월~11월 학급당 13~15회

<책 읽어주는 아이> 고정욱 작가 초청 예정
학년 전체 수업

5학년 웹소설 제작 수업, 웹소설 교육기관 섭외 예정
주 1회 2시 수, 6월~11월 학급당 13~15회

<책과 노니는 집> 이영서 작가 초청 예정
학년 전체 수업

영화 제작 수업, 영화 제작 전문기관 협업 예정
주 1회 2시 수, 6월~11월 학급당 13~15회

(병행) 기술×예술교육수업, 예술기술전문기관 섭외 예정
주 1회 2시 수, 6월~11월 학급당 13~15회

6학년 <퓨마의 돌> 이조은 작가 초청 예정
학년 전체 수업

수업 연계 프로그램(장기 운영) <예술협업 수업> 1회 프로그램(1일 운영) <작가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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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사업

인천 강화군 협동조합 청풍

강원 고성군 고성문화재단

전남 강진군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경북 영주시 (주)클라우드컬쳐스

경북 울릉군 노마도르

  (조만간 콘서트) 지역민 참여 문화예술공연 추진 
- 100% 지역민을 선발, 아카데미 운영, 사적지 시대 기반 재현

 (도농 문화교류) 강진 문화소개 네트워킹 파티, 살아보기 지원 등

 (문화가 머니) 문화예술 기념품 개발 및 판매 등

강원 태백시 탄탄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전남 강진군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 ARKO 지방소멸위기 대응 사업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감사합니다

 사업을 함께할 ‘핵심주체’ 매우 중요    전문가 그룹-현지 주민 간 협업체계 형성·확장
 ‘거버넌스’는 사업의 목표가 아닌 수단, 일하는 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 운영으로 성과 창출
 주민이 가장 중요, 단순한 협력의 주체를 넘어 끈끈한 유대감 형성

생각해봐야 할 것들

협동조합 청풍 강화유니버스 노마도르 구성원 고성문화재단
고성(sea)와 떠나는 가을음악여행-봉수대 재즈

탄탄마을
기억을 모으는 미술관 <아트-티>

Cloud Cultures
공연 기획프로그램 운영

강진군문화재단
강진청자축제 체험행사

# 성공요인은?지역소멸 위기와 문화예술의 역할



지식공유포럼 세션(Ⅰ)_발제

인구소멸 관점에서 본
문화적 대응과

관광 활성화 방안
권재현(안양대학교 교수)



전국인구감소지역과쇠퇴관광지역현황

행안부,'국가균형발전특별법'내 인구감소 89개 지역 지정,고시 (2021)

[쇠퇴관광지(85개소)가 위치한 시·군·구959개)의 관광여건과 지역여건 연구 결과

[행안부 선정(2021) 인구감소 89개 지역]

[[출처: 이순자 외(2020). 지역 관광지 쇠퇴원인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

인구소멸관점에서본문화적대응과

관광활성화방안

2024. 07. 04

권재현
문화학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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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활성화 도시 소개: 

강진군, 울릉군, 태백시, 고성군, 영주시, 강화군

인구감소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것은? 

[출처 : 이상림외(2018), 지역인구공동화전망과정책적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쇠퇴와인구감소의악순환관계>
❍❍ 인구감소로인한지역소멸우려대두
- 비수도권중에서도특히농·어촌지역을중심으로인구감소로인한지역소멸의우려가제기
- 지역의지속적인인구감소는사회경제적여건의악화를낳고,이는다시거주자들을다른
지역으로이동하게만들어인구감소가다시심화되는상황이야기됨 (이상림외,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관광진흥을통한인구감소지역경제활성화필요성증대
- 지역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한방법으로 ‘지역관광진흥’이현실적인대안으로대두되고
있음(차미숙외, 2016. 국토연구원) 

❍❍ 인구감소지역의효율적관광정책수립을위해실시한관광객유입의경제효과분석연구
연구(강지수외, 20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결과
- 관광수입의 1% 증가는인구감소지역고용을 0.18% 증대시키는효과
- 관광수입 1% 증가는인구감소지역의생산(GRDP)을 0.13% 증가시키는효과

-à 극적인효과불가능 : 관광관련인프라의부족, 관광의누수효과, 외부지역에대한
의존도가큰상태에서관광을통한직접적효과기대는무리.  관광관련서비스업이외
산업에는일부부정적인효과도관찰됨. 

u  인구감소지역에서체류형관광수요와재방문관광수요창출및확대를위한정책적
노력이요구됨

u  인구감소지역의관광공급기반확충을통한지역인구유출방지및유입확대를
도모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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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도 위험하다! 서서히 붕괴되는 인구수]

❍❍ 세대수 :  18,415세대 / 전월 18,416세대 (감소 1세대)
❍❍ 인구수 :  32,602명 (남 15,927명, 여 16,675명)
※ 전월 : 32,651명 대비 49 명 감소
※ 65세 이상 : 12,576명(38%) / 전월 12,542명
KOSI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4년 3월기준

❍❍ 향후 전망
- 인구 3만 명대 붕괴 (2028년에 3만명이 붕괴된 29,964명으

로, 2040년에는 28,267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유소년 인구 절반 감소
- 생산 가능 인구 40% 미만
- 중위연령 67.5세로 고령화 심화 및 노인부양비 증가

[인구감소 강진군에도 희망적 요소 존재]  

❍❍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방문자는 꾸준히 증가
 - 2018년~2022년까지 방문자 수 연평균 1.3% 증가0

❍❍ 숙박방문자 연평균 2.2% 상승

 - 숙박방문자 연평균 2.2% 상승, 체류시간은 연평균 2.1% 상승
❍❍ 관광소비액 7.8% 증가

 - 지난 5년간 전국 연평균 5.1% 감소에 비해 강진군은 7.8% 증가

❍❍ 최근 귀촌･･귀농인구 꾸준히 늘어남
 - 귀촌․귀농인구 강진군 전체인구의 약 3% 정도를 차지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 & 문화예술인의 정주여건 마련 필요] 

❍❍ 갖춰진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 부족

- 강진 아트홀, 전남 음악창작소, 오감통 야외공연장, 아르코 공연예술 연
습공간, 사의재 한옥체험관 야외 공연장 등

- 공연예술 예술가 및 관련 전문가가 외부인들로 진행, 자체적인 경쟁
력 필요

❍❍ 지역민 문화지수 향상과 정주인구 유입

- 지역민 & 귀촌인구 문화예술을 하는 인원 포함) 공연예술 활동 유도를 통
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 필요

전라남도강진군 – 문화예술인의정주여건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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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대응문화적지역활성화사업개요

Ø 추진목적 :인구감소지역의인구유지및유입촉진을위해문화예술을통한지역활성화도모

Ø 추진후보지역 :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107개기초시·군)

Ø 사업내용 : 문화예술향유여건과문화적복지를증진하여정주여건을개선함으로써인구감소추세를완화하고더나아가인구유입을

견인할수있는문화예술사업 (프로그램운영, 문화예술공간개선등)

Ø 추진방식 :추진후보지역기초자치단체가설립한지역문화재단또는민간단체가 (함께사업을추진할지역단체와협력구조를형성하여) 

사업을제안하고선정된지역문화재단또는민간문화예술단체와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공동으로사업을수행

Ø 추진기본방향

-(지역단위종합적접근) 지역의문화예술기반(시설, 플랫폼등) 운영지원부터창작프로젝트까지다양한세부사업을망라한

지역단위의종합적사업추진

 -(협력형추진구조구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역사회단체가참여하는연계, 협력구조를구축하여

효율적인거버넌스에기반한사업추진

 -(협약에근거한사업비지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지역문화재단간협약체결에의하여사업비지급

Ø 사업기간: 2024년 1월~ 12월

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사업 참여 단체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강진군문화관광
해설사 협회

강진군문화관광실
강진병영창작상단

후일담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 강진군병영면 병영청년 연합회

강진 예인회 강진청자협동조합

한국문화예총
연합회 강진지회

강진군학부모연합회

전남문화재단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포옹’

전남관광재단 전남음악창작소

❍❍사업참여자자립유도를통한지속사업추진 : 조만간극단설립
❍재단및강진군문화예술부서연계지역민공연참여기회지속제공
❍청년공연예술인유입(귀촌및귀향)을통한인구소멸대응
❍❍공연콘텐츠활용생활인구(관광객) 유치

전라남도강진군 – 문화예술인의정주여건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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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조선을만난

시간)의새로운도전

『조만간콘서트』

도·농 문화교류 강진 문화
플러팅 『강진 어때?』

문화예술인안정적
수익구조기반확립지원
『문화가 머니(money)?』

- 인물·역사 교육과 문화관광, 재미를 접목시킨 지역 대표 문화 관광 공연 예술 프로그램
- 100% 순수 강진 지역민으로 구성된 재현배우(오디션,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선발)
⇒ 단순 주민 참여형 콘텐츠가 아닌 지역민 주도의 공연예술 관광 콘텐츠로, 배우들과 관광객 서로간

의 휴머니즘 공감대 형성
- 사적지 연계를 통해 지역 우수 문화 및 관광자원 홍보 : 영랑(영랑생가 / 일제강점기 배경), 하멜(전라병영성 / 

16세기병영문화) 테마및 권역확장 가능

- 도심지역 문화예술인 대상 문화교류 및 지원을 통한 직접적인 관계인구 창출(귀촌유도)

- 도심지역 강진문화 소개 네트워킹 파티
- 도심지역 문화예술인초청강진지역 문화예술 체험
- 도심지역 문화예술인 강진에서살아보기 지원(창작 활동을 위한 다양한혜택제공)
- 방문 체류형 문화 예술인 대상 문화예술 작품공모전

- 지역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및 상품개발 지원
민간주도 문화 생태계구축 : 지역 아티스트들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문화예술인의 정주여건마련
- 지역 문화예술굿즈개발 및판매점운영: 지역 전통 문화예술굿즈개발 사업 『조선 인굿즈』  
- 수익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 도농 문화교류 강진 문화플러팅 『살(Buy and Sell)만한 강진』  
- 강진 문화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운영 『강진 문화 작전회의』
강진 문화 수익사업홍보마케팅및 유통을 위한 『강진을팝니다』

전라남도강진군 – 문화예술인의정주여건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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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울릉군 – 섬에서생산하고MZ가소비한다

[울릉도콘텐츠생성프로세스 ]

①콘텐츠제작능력을갖춘크루가단기혹은장기거주 (계약진행) 
② 울릉도만의문화예술콘텐츠를제작함(계약기간내제작) 
③ 이를통해축제, 전시체험프로그램, 굿즈등을제작하여수익을발생

[주요타겟 : 아웃도어MZ 세대 ] 

- 2018년~현재울릉도방문청년들분석 (아웃도어MZ세대/약 1,300여명)
- 울릉도를 N차방문동기 : 울릉도의 ‘천혜의자연’, ‘독특한식생’, 로컬만아는독특한장소, 재미있는마을이야기등을즐기러옴 à
콘텐츠제작에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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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도 위험하다! 서서히 붕괴되는 인구수]

○인구여건 : 우리나라에서가장작은지자체

○경제여건 : 어업에서관광으로변화
 - 2022년크루즈의도입으로날씨로인해뱃길이끊기지않는환경구축
 - 2025년울릉공항완공으로육지에서 1시간이내입/출도가능
 - 독도방문객등평균 30만명의관광객에서 2022년약 48만명의관광객
으로성장 

○관광여건 :  두번방문하지않는울릉도 & 관광콘텐츠부족
 - 울릉도방문목적이주로독도방문. 이로인해울릉도는 ‘독도’의기착
점역할로치부됨. 

 - 울릉도여행프로그램은일회성관람형관광프로그램만존재하여 ‘한
번만’방문해도충분한관광지라는인식이형성됨. 

○ 콘텐츠를 소비하는 곳에서 생산기지로의 전환

 -  현재울릉도관광은자연환경을즐기러오는관광객이대부분 
 -  울릉도만의콘텐츠가부족하기에한번이상방문할유인이없음
 -  울릉도를여러번방문할수있고, 다양한방법으로즐길수있는울릉
도만의콘텐츠생산이필요함. 

○ 문화예술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원재료가 많은 지역

  - 원시의자연과독특한식생, 청동기시절부터사람이살면서쌓인재
미있는마을이야기, 우산국에관련된역사등

 - 이러한좋은재료들이대부분구전으로만전해지고있음. 

○ 울릉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소 – 노마도르 베이스캠프

 - 주요목표 : 울릉도만의콘텐츠를만들사람이모이는울릉도
 - 노마도르베이스캠프는울릉도의자연, 사람, 이야기, 마을등을주제
로울릉도오리지널콘텐츠를만드는제작소

  - 다양한제작자, 작가등이노마도르베이스캠프를통해울릉도에머
물면서영감을얻고, 자신만의콘텐츠(영화, 영상, 음악등)를제작함. 

 - 제작된콘텐츠는축제, 전시, 공연등을통해노출및판매중

경상북도울릉군 – 섬에서생산하고MZ가소비한다

-    울릉군은 2017년을기준으로인
구 1만명이안되는가장작은지
자체 

- 연평균 2.1% 추이로인구가지속
적으로감소하고있음. 

- 현추세를유지하면 2026년에는
7000명대의인구규모로줄어들
것으로예상. 

- - 특히청년인구(20-39세)가매
우부족한(약 18%) 지역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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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태백시 – 다름의콘텐츠로사람을모으다

[한때석탄산업의메카, 10년만에 20% 인구감소] 

○ 마지막 탄광, 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인구감소
- 통계청에따르면 2013년 10월 기준 4만 8911명이던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3만 8720명으로줄었는데, 감소율로따지면 -20.8%
- 2023년 관광객은 10만9,617명으로 전년 동기 10만2,499명에 비해 6.9% 

증가

○ 정서적으로 불안한 공간. 태백
- 광산은 죽음과 가장 가까운 노동의 현장으로, 석탄 광산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이었다. 죽어 나간 타인을 지켜보는
노동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한 개인은 그 불안을
어떻게 할지 몰라 매일 밤 집으로 돌아와 폭력을 표현했다. 

○ 예술가의 영감이 된 태백
- 죽음과 가까운 도시에 살아있음(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예술가들
은 태백이 더없이 좋은 영감을 주는 곳이라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곳
은 영화관도 없는 문화예술 불모지이다. (곧 작은 영화관이 개관 예정
이긴 하다)

○ 다시살아날수 있을까
- 국가 정책으로폐광지역개발 지원을 통해 관광지의모습을완성하긴
했으나하드웨어개발에만투자집중
- 태백의마지막광산, 장성광업소 2024년 6월폐광 예정. 총생산 25%의
석탄산업을 대신할 대체산업 발굴미비
- 태백내장성동과 구문소동은 지역내에도더낙후된 지역으로
역사성을 간직한 구도심

○ U턴 + I턴 + 기존 지역 청년 주체들의등장
- 492억규모의탄탄마을 도시재생 사업, 2,153억규모의 에코잡시티

도시재생 사업이 장성을 중심으로움직이고 있음
- 사업을 통해 발굴한 도시재생청년 활동가들의 등장 (기존 태백
청년 중심으로 형성)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중소기업벤처부 중심으로 발굴된청년
로컬크리에이터들의 등장

-  강원랜드희망재단과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중심으로 발굴된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의 등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은 미술관 중심으로 발굴된청년
예술가들의 등장(I턴청년 중심 으로 형성)

○ 문화예술의 가능성, 비에니얼날땅
- 행정안전부청년마을만들기협업 사업을 통해 진행한 비에니얼날땅
-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진행, 도슨트투어에 360여명 참여, 전체

700여명 관람자집계
- 문화예술 콘텐츠확보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검토한 시발점
- 관계인구, 관계작가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커뮤니티형성

12

[지속가능성확보계획] 

○수익화시스템구축

- 후원시스템, 구독형축제 : 온라인시스템을통해울릉도의관계인구로
간접적으로활동하다특정시기(축제기간)에는울릉도에직접방문할수있는
기회제공

-여행/체험프로그램(제품)의유료화테스트 - 미스터리울릉, 울릉 in 
페스타와같은울릉도여행/체험프로그램을유료화진행

경상북도울릉군 – 섬에서생산하고MZ가소비한다

○지속가능한베이스캠프구축

- 2024년도에수익화를테스트하였다면, 2025년에는수익화시스템이
지속가능하게진행될수있는베이스캠프의고도화를진행할계획

- 2024년도에는기개발된프로그램으로수익화를테스트하고크루가
참여하였다면 2025년도에는새롭게참여한크루가직접
제작/개발한프로그램(제품)으로수익화진행

- 이를통해얻은수익으로베이스캠프운영을통해지속가능성담보
- 울릉도내기업(코오롱, 울릉크루즈등)과협력하여스폰서로참여할
수있도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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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모으는기록관 black – type 
기억을모으는도서관Aliverary

문화예술 시작학교 개최 장소, 예술가 코워킹
스페이스, 지역 도서관

- 공간 방문자 : 1,000명(black-type), 2000명
(Aliverary)

- 공간 사용자 : 200명 예상

-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으로써 문화예술 참여와 활동의 기회를
제공

- 전문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다양
화 등 소프트 파워 성장 기대

- 독립적인 문화예술 교육의 실험의 장으로
정체성 확립

- 지역의 정체성을 밝히고, 지역 문화의 가치
를 보존

- 지역에 관한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보존,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로컬디자인캠프 : 불확실성

2024년 8월 로컬디자인페어 & 로컬디자인캠프
진행

- 로컬디자인페어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지역
의 디자인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해커톤
진행

- 관계 디자이너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킹 프로
그램

- 외국인 참여자 다수 참여 예정

- 지역에서의 디자인 효용성의 중요도 상승
- 지역의 디자인 이미지 선점
- 관계 디자이너들의 활동을 통한 지역의 디자인

활동 및 지속 가능성 제고
- 로컬 디자이너들에게 협력적 문제해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창의성을 촉진
- 지역의 관계 디자이너로써의 커뮤니티 형성

문화예술 시작학교
비에니얼 날땅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워크숍
드로잉, 디자인, 페인팅 , 기록, 판화, 제본, 
인문학 등
비에니얼날땅 청소년 아트워크숍 & 
아트리서치

- 문화예술 시작학교 브랜딩(문화예술 학교로
써의 역할 구축) 

-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의 동
력 부여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과 관계인
구(외지인)의 커뮤니티 조성

- 시작학교를 통해 발굴된 참여자들이 새로운
강의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태백 고유의 콘텐츠로 깊이있는 시각예술
프로젝트 기획 토대 마련

- 작가적 시점을 통한 지역 자원 발굴

강원도태백시 – 다름의콘텐츠로사람을모으다

14

강원도태백시 – 다름의콘텐츠로사람을모으다

[탄탄마을사업에서 2024년현재지원필요한사업을
중심으로신청 ]

- 공간조성(black-type, aliverary)
- 비에니얼날땅리서치 | 날땅-남방

- 로컬디자인캠프
- 문화예술시작학교

- 프로젝트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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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성군-사는게예술, 여행이예술인고성

16

- 세계 유일의 분단군(郡) : 지리적 특수성으로 전쟁과 평화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군사지역으로 개
발이 제한 되어있어 독특하고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있음

- 인구 수 2023년말 27,305명이나 2021년 이후 소폭 증가추세
-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구간) 고속도로 추가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 및 광역

접근성이 개선되어 2022년 관광객 1300만명 돌파

- 속초시와 생활권을 같이하는 남부권역에 고성 전체 인구의 70% 이상 거주, 지역 내 격차 심화
- 다양한 생태·평화 자원과 다수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활용도 및 문화접근성 낮음.
- 2020년 귀촌 증가율 전국 30위권 내이지만 정주에 필요한 교육과 지역애착을 위한 사회여건 부족
- 다양한 예술인·문화단체 성장 단계, 지역연결을 통한 지역 활동 토대를 만드는 것이 관건
- 전통적 1차산업과 명태 어업이 쇠퇴, 새로운 주력산업이자 향후 발전산업 문화관광산업에 주목

강원도고성군-사는게예술, 여행이예술인고성

면적 70%의 숲, 동해안 가장 긴 해변의 생태, DMZ와 금강산의 도시

자연환경이 좋은 고성에
서 문화예술 활동하기 좋
은 고성으로 도시이미지
로 전환 기회 필요

생계에 집중된 주민의 생
활과 활동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문화예술이 필
요

차원적 발상에 머물러 있
는 고성의 가치를 활용하
고 표현할 필요

문화예술인 활동 기반 마련 + 주민의 참여와 향유 + 여행자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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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영주시-민간예술인단체가쏘아올린작은공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

- 낭만주의 페스티벌

영주소백산예술촌 중심
상설 공연 프로그램 운영

전국 공연팀 워크숍 지원
& 전국 연영과 과대

네트워크 모임

- 소개 : 영주에모인 전국의청년 예술인들의 다양한 예술 창작활동 지원
- 사업위치 :영주소백산예술촌 (거점공간) 및 영주 시내 (하망동 일원)
- 참여인원 : 참여 예술가 : 50명 / 참여 관람객 : 3,000명
- 내용 : 청년 예술인들의 네트워킹 모임 / 창작 워크숍 / 예술 공유회 (페스티벌)
- 기대효과 : 예술 거점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청년 예술가 유입 환경 마련, 낭만주의 브랜드화를 통한

창작 공간으로서 이미지 구축

- 소개 : 기존 제작 작품과 창작 작품의 상설공연추진 (1개당 3주내외, 2개공연) 
- 참여 인원 : 관람객 목표 3,000명
- 계획 프로그램 : 인형극 안녕이끼끼 (기존레퍼토리) &  창작뮤지컬뱀술따라꼬부랑꼬부랑 (신규제작)
- 기대 효과 : 상설공연 공간이없던영주에서 지속적인 공연 예술 접할 수 있는환경마련, 지속가능한 공연

시장 구축의마중물역할

- 공연팀워크숍지원 :  전국의 공연 및 예술인들의레지던시 및워크숍지원 프로그램으로, 기간 내 10개팀 이상
유치 / 70일 이상 활성화 진행

- 연영과 과대 모임 : 전국 연영과 과대 및 학회장 50명 내외 초청하여 지역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곳을
알리며, 지역 문화 예술이알려질수 있는계기마련

- 내용 : 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조건, 영주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투어 제공
- 기대효과 : 지역에 자연스러운 체류활동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부족한 예술인력 지원 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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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영주시-민간예술인단체가쏘아올린작은공  

영주인구 10만명붕괴, 노령비율증가

【자료출처: 2019 경상북도청년정주여건실태및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경상북도 청년들의 정주여건 실태조사에서 
문화, 여가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

-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의 공간으로
변모 노력

지역의유휴공간이문화예술공급의중심지로

- 2002년 폐쇄된 학교가 ‘영주소백산예술촌’으로 
변신, 공간의 소유주는 마을 영농조합법인

- 공간의 특성을 살려 실내 소극장, 연습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외부 예술가
유입에 적합한 공간 마련 

- 한 명의 시민이기도 한 지역의 예술가들에게도
창작활동을 선보일 여건을 함께 모색

창작공간을통한다양한지방예술의활성화
예술을즐기기위한찾아오는생활인구증대
지역예술가들이살아갈수있는환경마련

프로그램 계획

킥오프 프로그램 – 아트포럼 in 영주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 – 낭만주의 페스티벌

상설 공연 프로그램 운영

전국 공연팀 워크숍 지원 프로그램

전국 연영과 과대 네트워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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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강화군-청년도시강화, 탐색부터정착까지

청년의 지역 이주에 대한 진지한 탐색

(1) 청년의 지역 이주는 단번에 이뤄지기보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2) 정착을 위한 핵심요소로 관계, 생계, 공간, 정서적 요인 도출

(3) 이주청년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1.#탐색기

(1~2개월 머물기)

2. 이주기

(3~24개월 거주)

3. 정착기

(2년 이상 거주)

관계 생계 공간 정서

커뮤니티 만들기
주민되기

생계수단 마련
자기활동, 일 찾기

로컬커뮤니티를
통한 자원(공간) 

제공 등

청년의 정서와
지역의 정서 살핌

ü 지역과 느슨한 연결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지역살이를 상상하는 탐색기의 관계인구 청년의 중요성 강조

ü 관계인구는 지역 밖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 활동을
지지하며 지역 내 청년, 주민과 지속적으로 교류

ü 관계인구가 미치는 지역 내 긍정적 영향과 마을의 확장

사업
구분

TUTORIAL
[ 탐색 ]

▶

GROWING UP!
[ 이주 ]

▶

MASTER
[ 정착 ]

주요
사업

· 잠시섬
· 액션-마을 캠프
· 로컬라이프 마켓

· (머물기)섬살이 레지던시
· (관계)커뮤니티 워크샵
· (생계)로컬x창작 콜라보
· (공간)공간 상상워크샵
· (정서)동네 안내자 매칭

· 동네 안내자 교육
·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사업

구분

LINKER

[ 관계인구 ]

RESEARCH

[ 연구 ]

CONFERENCE

[ 컨퍼런스 ]

주요

사업
· 강화유니버스 클럽

· 연구보고서

· 다음세대 연구회
· 지역생존 컨퍼런스

○ 지역정착 단계별 시기에 따라 연계하는 사업 구축

○ 관계인구의 연결과 지속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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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강화군-청년도시강화, 탐색부터정착까지

자원명 지역의 유·무형자원

소창 목화솜에서 바로 뽑은 실을 성글게 짠 친환경 특산물

순무 1천년 이상 강화도에서만 재배되어 온 특산품. 순무김치, 순무차 등으로 섭취

갯벌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선정된 생태계

사자발약쑥 넓적한 사자의 발 모양과 닮은 잎을 가진 강화지역의 사자발약쑥

인삼 개성의 인삼기술을 전수받아 재배되기 시작하였으며 6년근 인삼이 유명

화문석 순백색의 왕골(완초)을 재료로 엮어 만들어내는 강화의 토산품이자 공예품

강화섬쌀 다른 지역보다 긴 일조량, 건강한 해풍과 토양 등 최적의 조건에서 생산

분류 역사/평화/생태 자원

역사자원

고인돌, 고려궁지, 강화산성, 용흥궁, 강회 성공회 성당, 갑곶돈대, 광성보, 
덕진진, 강화 자연사박물관, 마니산(참성단), 전등사&삼랑성, 전등사, 정수사, 
보문사 등

평화자원 강화 평화전망대, 강화전쟁박물관, 연미정(월곶돈대), 교동도(대룡시장 등)

생태자원 마니산, 갯벌, 낙조, 저어새, 새우, 밴댕이 등

산과 바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풍성한 강화

- 1읍과 12면, 강화본도를 비롯한 크고 작은 26개의 섬으로 구성
- 인구수 68,925명 (2024년2월기준), 평균연령 55세 이상
- 천연기념물 저어새 등 철새 서식지이자 풍부한 생태계인 갯벌, 선사시

대 유적지 고인돌부터 고려시대(고려궁지)와 조선시대 문화재, 소창, 
화문석 등 생태·역사·전통 자원이 풍부

- 접경지역으로 북한 조망이 가능하며 남북 역사·문화 등 동질성 회복과
관련된 중요 지역

‘청년 정착’에 집중하여 ‘강화 유니버스’를 탄생시키다

산마을고 학교협동조합 학생들이 마을과 가까워지면서 농촌마을에 남겠다는 희망이
조금씩 쌓이다가, 드디어 18년도 3학년 중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마을에 남아서
살겠다며 4명의 친구들이 대내외적으로 공식 선언을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중략 )그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품어주고 밀어주려는 어른들과
‘청풍’이라는 2,30대 청년 생활공동체가 있었다. 

- 안성균(前산마을고등학교 교장)_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웹진. 2019. 3. 28. 

[강화 청년 문화활동의 강점] 
- 강화도의 특색 혹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삶 추구
- 지역의 가치에 대한 지지망이 되어주는 지역주민, 청년상인들과 관계 유지
- 연결된 청년들끼리 응원과 지지 이상의 협력 & 문화예술프로젝트 지속

같은 결을 가진 세 청년이 가족이 되어
꾸리는 온수리의 책방시점

강화에서 재배한 밀을 자가제분하여 건강한
빵을 굽겠다는 꿈을 가진 벨팡

100년 된 양조장에서 지역전통주를
실험해가는 금풍양조장

강화도에서자신만의삶을선택해나가고있는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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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활성화 도시 대표자 인터뷰

Ø 태백시 탄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김신애

Ø 울릉군 노마도르 대표 박찬웅

Ø 영주시 클라우드 컬처스 조국원 대표

Ø 강화군 협동조합 청풍 유명상 대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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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주요사업 사업내용

TUTORIAL

[ 탐색 ]

1. 잠시 섬 유연한머물기와

투어,+교류,+발견2. 액션-마을 캠프

3. 강화 로컬라이프 마켓 관심사·가치관을통한교류

▼ ‘ 500명의 지역탐색 ’

GROWING 

UP!

[ 이주 ] 

머물기 4. 섬살이 레지던시 가치관에맞는지역살이실험

관계 5. 로컬 커뮤니티 워크샵 관심사·가치관을통한교류

생계 6. 로컬x창작 콜라보 문화예술과소상공인협업실험

공간 7. 공간 상상워크샵 공유주거,+주거공간 상상

정서 8. 동네안내자 매칭 지역인적자원의순환

▼ ‘ 20명의 탄탄한 이주 ’

MASTER

[ 정착 ]

9. 동네안내자 교육 지역의문화다양성교육

10.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창작자협업의지속성

‘ 다양한삶을상상할수있는마을을지지하는1000명의관계인구 ’

LINKER  [ 관계인구 ] 11. 강화유니버스 클럽 외부관계인구의지지와협업

Research  [ 연구 ]
12. 연구보고서 연구를통한지속가능성모색

13. 다음세대 연구회 청소년지역문화예술교육

Conference [ 컨퍼런스 ] 14. 지역생존 컨퍼런스 외부발신과네트워킹

“환대를 통해 열리는 다채로운 세계”

강화 유니버스



인구소멸이지역에미치는영향

• 시장이축소되거나사라지는중: 삶을영위하기위한기본적인산업의축소로불안감과상실감
발생, 이웃의이동영향이연이은지역인구의유출로이어짐

• 청년들이느끼기에지역거주에대한매력도가낮고생활을위한인프라부족

• 고령화비율의증가와더불어아이들이즐겁게놀수있는다양한문화들이사라지고있음. 
지역은활력을잃고무기력의심화와직장인들의인근도시거주지이동으로인구이탈가속화
진행중. 업종의단순화와소비지출의둔화로인해새로운사업의도전이이루어지지않음

• 기반시설의황폐와더불어문화시설이없어지고병원등주민이누릴수있는기본적인생활과
연관된시설등이장기적으로사라짐

24

지역과의인연

• 14년만에고향으로유턴(U-TURN) 후 7년째거주

• 서울에서활동중번아웃이와서 ‘울릉도 한달살기’를 통해 매력을느껴 7년째거주중임.
동료 3명과작업중이며서울을오가며협업하는동료들도있음

• 영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학교 졸업 후 29살에 고향으로 유턴함. 지역 연극인으로
활동하신 아버지께서 2019년에 돌아가시고 바로 귀향 후 공간을 운영 중임 . 
아버지(조재현)의 활동은 예술 봉사를 하셨지만 저는 예술가들의 정착과 시민들과
즐겁게소통하는콘텐츠를만드는것

• 전국여행의시작점에강화도가있었고그매력에빠졌음. 강화이주후 10년째거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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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의관계방식과중요성

• 지역주민들의이야기를자세히들어주는일이예술로발현되는작업을통해주민들이신뢰를얻게됨. 주민들을대상화하는방식이아닌같은
지역의거주자로서접근이수용의폭을넓히는계기가되고 ‘대도시서울에서의생활’이 가져다준교만함을들어내는기회가됨. 삶이어디든
본질은다르지않다는인식을갖게되었음

• 지역민과의관계가중요한이유는이공간에오래쌓아왔던사람들의기억에있는 ‘고유성’때문임. 7년을작업하고있지만아직도지역의
이해에한계가있음. 개별지역민들이가지고있는기억들이다다르고대체할수없는가치가있음

• 축제나행사때자체수익이줄어들어도지역민들과협업을중요하게생각함. 지역에서의삶은한해만하고끝나는단기전이아닌장기전이기
때문에식당, 숙박업소, 콘텐츠주문단체등과의협업을몇년째진행하고있음

• 학교와의연계, 예술과교육의연결을통한인재양성과정과학교선생님들로구성된뮤지컬동아리운영중임. 학생들에게공연기획사의역할과
공연의제작과정을경험하게함. 지역내에서우리를행사및공연단체로신뢰하게되었고,  우리의제안으로선비문화의중심인영주향교에서
635년만에음악회가진행되었음. 선비문화를공연으로제작하여대중에게즐겁게알리고동반자로지역과의관계를발전시키고있음. 

• 지역민과의연대가무엇보다중요한이유는전국적인인구감소시대에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사실상어렵기때문임. 지금의영주시민들의
이탈을늦추거나막는방법이더중요한화두임. 아이들이더이상누릴수있는문화예술이없는도시에서문화얘술의역할과관계가중요한
의미를가짐.

• 저희가지역에서받는신뢰와지지가타지역에서찾아오는예술가들의지역의지지와연결되어있음

• 지역에서의 10년은지역민과의소통의단계가지나고지역에어떤메시지를내야하는지고민하는시기임. 이제지역의폐쇄성을넘어개방성과
다양성을바탕으로이루어지는커뮤니티활성화가이슈가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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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대응의이해

• 지역에오랫동안살아온경험과기억그리고습관들의총체가문화라고생각됨.
• 이런 지역의 문화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지역에서 나타나는 혐오나 상실감들이 ‘다양성’의 경험을
통해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다고 생각함. 그동안 지역에서는 삶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소비의 대상으로만 살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방식을문화나예술적방식을통해자유롭게표현해내는기회를제공하는것

• 지역을재미있게즐길수있는콘텐츠의생산과운영. 1회방문후더이상의즐길수없는콘텐츠의부재가큰영향을미침
• 방문객들이두번, 세번지역을방문해도새롭게느낄수있는문화적즐길거리를만드는것

• 지역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것. 청년들이 즐기고 소비하고 시장의 성장을 통해서 작게라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거버넌스
환경을만들어가는문화적시도

• 지역에서 살고 싶은 의미나 조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시도. 경북의 여가 문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영주에 가면 할 수 있는 문화적
실험과무대가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

• 소멸의 대응이 지역의 과거 영광을 되돌리는 형태의 사업들로 편승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하지만 인구소멸은 세계적인 대세이고 지역
인구가과거처럼늘어나지않는다는인식이이루어지면서 ‘축소도시’ 형태의도시로의전환이이루어져야함. 

• 대한민국전체가인구소멸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어느지역의인구유입이나증가는 ‘제로섬게임’과같음. 강화군의사업성공으로인구
유입이획기적으로일어난다는말은다른지역의인구가줄어들었다는것으로생각해야함. 사업단위설계가인구뺏기싸움이되어서는안됨.

• 지역에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문화의 활성화, 지역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 같은 것들이 창조적인 방식으로 정착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설계되어야함. 부동산, 정치, 경제적이슈때문에표현하지못하는인구소멸을 ‘인정’하는것이문화적대응을만드는첫출발이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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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의변화된인식

•변화가좁은데천천히퍼지는중임. 변할사람은변하고변하지않는사람은여전함 

• 긴시간지역에서의활동이가져다준변화는어떤일이생겼을때, “저단체를찾아가면된다”라고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주민분들이생겼음

•지역에서문화행사기획시우리를먼저찾아주시고상담의파트너로역할을인정받을때자부심을느낌

•아이들과공연을보신맘카페나단체들이저희의공연을홍보해주시고간식을보내주실때, “지역에클라우드

컬처스가있어서참좋다”라고 표현해주실때보람을느낌

•지역과함께해온긴시간의보상은지역내에서인정받고있다는것

28

다양한활동을통해형성된관계인구의정주인구로의전환가능성과의미

• 평생은 아니지만 3년 또는 5년간 살다가 떠나는 친구들이 있음. 이런 과정이 지역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 외부 청년마을의 운영을 통해 공동체에 유입되는 청년들이 자기 표현에 폐쇄적인 지역민의 문화에 오히려
‘개방성’을 이끌어냄. 고여있는공동체는아플수밖에없기때문에외부유입인구들과의즐거운소통과융합의과정이
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 쉽지 않지만 6-7년 정도 진행하면서 가능성을 봄. 단기간에 성패를 볼 수 없고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임. 주변의
동료들의변화가있음

• 단기간 방문객의 숫자는 늘릴 수 있지만 정착인구를 늘리기는 쉽지 않음. 먼저 영주가 어디 있는지를 알리고 즐거운
문화행사를 통해 좋은 기억을 가진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함. 영주에서 공연이나 워크숍을 경험한 배우들이
무대에설수있는기회로연결되고다양한문화참여를통해 2주또는한달지역에머물게하는과정이필요함

• 관계인구확장과정주인구로의전환을다른관점에서바라볼수있음 
• 도시재생이나 문화를 활용한 도시발전 전략들의 사업 참여자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이 정도가 중요할 수 있음.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민의 애정이 내가 여기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받는 지분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도의 애정으로서
불러 올 변화는 요원함. 관계인구나 정주인구의 문제는 전환보다는 지역에 애정을 가진 팬들이 많아야하는 문제로
나아가야함

• 관계인구를 단순하게 늘린다는 개념보다는 강화를 ‘애정하는 팬층’을 늘리면, 내부의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다시
바라보는변화가일어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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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관광이나지역경제활성화의측면보다는새로운문화적시도들이다양해지고있음. 그동안지역에서없었던

아이들의아카이빙영상촬영이나청년들의영화제작시도들이일어나고있음. 작년비엔날레진행시작은동네에
1000명의외지인이방문하셨는데, 동네밥집, 카페, 숙박업소이용자들이늘어나면서지속적으로고객을유치하기
위해지역의소상공인들과의소통이늘어나는의미있는일들이생겨남

• 마을을방문한사람들이소비할수있는구조를만들고, 지속가능한사업모델을만들기위해청년들의창업이

자연스럽게이루어지고선순환을위해수익의일부를탄탄마을에기부하고있음

• 작게나마지역경제활성화나관광활성화에분명히영향이있음. 몇년의시간을통해저희를응원하는지인층들이
많이생겨나고있음 

• 주민분들이올해의사업에대해궁금해하시고지지해주는분들이생겨남. 다양한지인들이자주방문하고행사에

참석하는그룹들이많아지고있음

문화적대응이지역경제및지역관광활성화에미치는영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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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획자나예술가의역할

• 문화기획이 추상적인 언어여서 처음에는 코끼리 다리 만지는 느낌이었음. 우리의 역할은 오히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그이야기를 (문화예술로)잘표현하는것이라생각함

• 먼저 정착한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자원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정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처음 활동하려는
사람들에게지역과연결시키는앵커맨역할을해야한다고생각함

• 예술가만을위한공간에서나아가시민들을다양하게만날수있는시장으로만드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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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의수행에가장중요하다고생각되는것

• 사람에대한사랑이자저의결핍을해소하기위한과정

• 지원예산은한계가있기때문에계속운영할수있는콘텐츠제작과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고생각함 
• 현재미래에대한불안을해소하기위해서여러가지진행하던사업을연결하고제작된콘텐츠를판매할수있는
유통구조를만들고있음. 생긴수익으로다시재투자와새로운콘텐츠가보강되는선순환의구조를구상하고있음

• 중학교, 고등학교학생들의교육과협업을통해지역의인재를키워내는영화아카데미를기획함. 이기획을통해
만들어진콘텐츠를무대를통해발표하고향후다양한기획으로발전시켜나가고자함

• 먹고사는문제의해결을위한환경을만드는일이중요함. 단기간에이룰수있는목표는아니지만공연자들의
최소한의활동비지원과타지역과의연계를위한허브역할그리고생활문화공간으로의확장을통해일상속예술을
향유할수있게하는것

• 지역내활동중인인구의커뮤니티를고도화시켜앵커역할과좀더큰가능성과애정을갖고지역을바라보게하는것. 
다음세대들이지역에잘정착할수있는경로를만드는일을하고싶음. 

• 이런시도를통해관계망의확장이나시간의공유등이예적금처럼쌓여복리효과를누리는것을지켜보는일. 
• 삶을좀더풍요롭게만드는비즈니스모델이성공가능성을가지고서울에서보다선택의폭이더넓어지는일을
보여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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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대응이지역경제및지역관광활성화에미치는영향2

• 많은배우와단체들의지역방문과중장기체류,그리고지역의문화유산을활용한국가사업의참여와역사유적지
공연활동을통한역할들이지역경제와지역관광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함

• 현재공간의예술촌전환을통해많은시민들이언제든공연예술과예술교육체험, 전시관람이지역관광으로연결될

것이라고생각함

• 일반적으로지역여행시단순하게펜션을잡고, 고기사고, 큰식당에가서밥먹고, 숙박후카페에들르는생활관광
형태를나타냄. 문화적커뮤니티로연결된지역의팬층이많아진다는것은지역의작은가게나작은단위의다양한
소비로연결되는것을볼수있음. 이런관광패턴은재방문과더불어지인들의동반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음. 

단순히지역을소비하는것이아니라참여하고함께고민하는입장으로변화하는것을뜻함

• 큰기반시설을통해낙수효과로설명되는대규모관광을유발할수는없지만소수의개별관광, 마을단위의다양한

상점에서의소비로지역을활성화시키는역할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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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하고,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도시. 시민들이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해
지역고유의문화발전과지역공동체를회복하는것이목표

2024문화도시박람회 -춘천

24개소 지정도시
제1차문화도시

(7개소: 2020-2024) 부천시, 서귀포시, 영도구,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제2차문화도시
(5개소: 2021-2025) 강릉시, 김해시, 부평구, 완주군, 춘천시

제3차문화도시
(6개소: 2022-2026)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제4차문화도시
(6개소: 2023-2027) 고창군, 달성군, 영뤌군, 울산시, 의정부시, 칠곡군

구분 강원권 경기권 경상권 광역시권 전라권 충청권
13개소 1개소 1개소 3개소 2개소 3개소 3개소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도시

(2024.1.-12.)

속초시 안성시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대구수성구
부산수영구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

세종특별자치시
홍성군

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계획승인(2024.12)

문화도시지정현황(박람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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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 대응 문화적 해석과 사례:

문화도시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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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 대응 관련 연구: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 효과 분석 연구(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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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 문화적 사회적 연대, 시민의 삶이 역사, 유산활용과 상품개발, 다양성, 문화치유, 문화시민, 문화인력 양성, 로컬크리에이터, 창조의 일상화, 

거버넌스 고도화, 네트워크, 소통 플랫폼, 문화브랜드, 지역민 치유 프로그램, 예술거리 조성, 공동체 문화, 지역의 고유성,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상품

온오프라인 유통망, 정책연계 협력망, 고향사랑 기부제, 살고 싶은 도시, 문화적 도시재생,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문화창업, 문화독립, 일상과 새로움을

만나는 문화거점공간, 문화산업, 문제에 맞서는 공동체, 예술의 사회적 가치, 마을의 정체성, 안전한 도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도시, 공간-콘텐츠-사람, 

제로 웨이스트, 비건 지도, 문화 격차, 문체부-행안부-중기부 협업 컨퍼런스(2023 공주), 아카이빙, 로컬 브랜드, 문화충전, 여행, 문화를 통한 성장-연결, 

정책의 변화-정책 페스타, 고립감 완화, 마을 의제-문화예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오래된 미래, 지역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 상생과 협력하는

문화, 시민 자산의 축적, 사람-연대-확장, 관계의 장소, 시민, 도시의 가치를 변화 시키는 문화의 힘, 시민성, 내발성, 반려동물, 지역 생태, 시장, 지역의

역사, 관광활성화

참가문화도시주요키워드

#청년,시민,자발성,문화와예술,지역,정체성,고유성,인력양성,로컬크리에이티브,
관광활성화,사회문제해결,문화창업,정책연계,살고싶은도시,유통망,문화거점

‘문화로 살리는 지역,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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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 대응 이론 연구:

문화의 이해와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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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대한민국 인구감소의 현주소를 짚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를

계량적으로분석하여, 관광수입의 1%증가당고용율 0.18% 및생산(GRDP) 0.13% 증가효과를확인하였다. 

2022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게되었다. 동법에는 '생활인구'를 ‘거주자가아니라도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교류등의목적으로체류하는사람’으로 정의하여워케이션
등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관광 목적 등의 생활인구 개념을 제도화시킨 점이 눈에 띈다. 또한 특례로서 관광과 관련하여 문체부장관이 문화·예술·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나관련사업의시행자에게필요한재정적지원을가능(25조)하게하여관광을통한지원방안을모색하는길을열어주었다.

본 연구서는 행안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내에서 지정,고시한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군집분석하여 관광자원별 유형 및 관광인프라 기반
유형으로 나눠 비교 연구하였다. 선정된 지역을 살펴보니 <지역 관광지 쇠퇴원인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20, 국토연구원)>에서 짚었던 쇠퇴관광지
지역과일치하는지역들이눈에띈다. 이는 인구감소문제와관광쇠퇴문제가 직·간접적으로연관되어있다고할수있음을반증한다.

첫째,인구감소지역의관광수요창출및확대를통한생활인구이입확대및지역활력제고도모:관광객 1인유입효과분석,체류형관광수요와재방문

둘째,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 도모: 관광객 유입이 지역 고용 및 생산에 영향, 관광 인프라 수준과 생활
서비스차이

셋째,인구감소지역관광활성화를위한연계협력적접근강화:국토교통부+행안부+농립축산식품부+문체부

＇정주인구 1인소비감소를대체하기위해필요한관광객수: 2019년 42.7명, 2020년 52.7명, 2021년 61.5명

• 강지수•최경은(2022). 인구감소지역관광객유입의경제효과분석연구,문화관광연구원

37



문화관광

세계관광기구(UNWTO)는문화관광을 “공연예술을비롯한각종예술감상관광, 축제및기타문화행사참가, 명소및기념물방문, 

자연•민속•예술•언어등의학습여행, 순례여행등어떠한형태건문화적동기에의한사람의이동”이라고협의로정의하고있다. 또한관광은

인간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고그에따라거의대부분의경우관광자의문화수준을높이고지식과경험및만남의기회를넓히기때문에

사살상사람의모든관광이동은 “문화관광“이라고광의로정의하기도한다.

문화와관광
관광은본질적으로인간이자연, 역사, 유산, 인물, 인공물등다양한대상을경험하는것이다. 관광의본질이경험이라는사실은다음과같이

관광이문화적행위임을보여준다.

첫째, 관광은다른문화가만나는것이다.

둘째, 관광은특정시대나집단의생활양식이다. 그시대를반영한문화적행위로이해될수있다.

셋째, 자본주의사회에서는모든것이상품화된다. 관광도예외가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문화와사회의상품화가곧관광이다. 

자본주의는문화와사회가관광상품으로등장하는특수한생산양식이라고할수있다. –문화관광학회,문화관광론( 2022)

40

문화란

1.예술적이고지적인작업들전체

2.정신적이고지적인발전과정

3.사람들이살아가며따르는가치, 관습, 습관, 신념, 상징적실천들

4.총체적삶의방식

• 문화자본의축적은노력을통해이루어질수있지만, 문화는한바탕지나가는태풍이나독감처럼즉각획득할수있는것이아니다.

• 문화는 ‘무엇을하는가’ 보다 ‘어떻게하는가’와 더관련이있다

• 야만의 시대, 빈곤의 시대, 상실의 시대(지역)에서 소환되는 ‘문화’는 그 시대와 지역의 가치생성과 의미작용을 통해 모든 생활과 맞물려

상징적실천의도구가된다.

• 문명이라는개념은일종의판단으로공공도서관, 중앙난방, 크루즈미사일, 유명연예인을가지지못한사람들을불행하다고여긴다.

• 산업자본주의 사회는 미술관, 대학, 출판사와 같은 제도를 창조할 부를 만들어내는데, 이 제도들은 그 사회가 스스로의 탐욕과 속물성을

비난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런의미에서문화는자신을먹여주는손을깨무는역할을한다. –테리이글턴/이강선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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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거점과커뮤니티공간확보

인구소멸도시의이해와축소도시

관계인구와생활인구에대한인식:숫자보다열정과지지층

로컬의이해:주민과문화기억,고유성,신뢰,긴호흡

지속가능한구조와생태계구축:사람,시스템,정책,콘텐츠,교육,협력

정주인구 1인의힘:관계인구의확장

인구소멸위기대응사업에맞는문화적관광개발접근:정책,프로그램

4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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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은없다,모두힘을합할것
- 2023글로벌헬스시티포럼,제러미리프킨



지식공유포럼 세션(Ⅱ)_발제

문화정책의 흐름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모색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본부장)



논의의 순서

지역문화정책의현황진단

지방시대, 지역문화재단의역할모색
2
3

지역문화정책의 흐름
1

2024. 7.4.(목)

양양혜혜원원 문문화화연연구구본본부부장장

문화정책의흐름과

지역문화재단의역할모색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 박람회 2024 지식공유포럼



Ⅰ.지역문화정책의흐름

▪ 현 상황에 대한 진단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 생산, 고용, 기업, 인구

• 지방인구 감소 가속화 :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 중앙정부 주도 획일적 정책으로 지방의 생활여건, 발전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에 어려움

• 지방경제 체질 약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역량 저하

• 교육과 정주여건 격차 확대로 지방인재의 유출 심화

수도권
집중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지역경기
침체

인인구구감감소소지지역역지지정정현현황황((8899곳곳))
행정안전부(2021)

Ⅰ.지역문화정책의흐름

2200000011999900
22001100 22002200

1990 문화부 신설
1995 지자체선거
1996 문화복지 기본구상

문화의집 조성 시작

1996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설립
11999977  경경기기문문화화재재단단설설립립
1998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1999 전국문화의집협의회 창립

2001 지역문화의 해
2003 지방분권추진로드맵 수립
2004 국고보조금 개편, 분권교부세 신설

균특회계 설치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추진

22000055  한한국국문문화화예예술술위위원원회회로로개개편편
한한국국문문화화예예술술교교육육진진흥흥원원설설립립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2008 문전성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2010 문화이모작

2002 지역문화네트워크 결성

2011 예술인복지법 제정
20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무지개다리사업 시범사업
2013 문화기본법 제정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
문화가있는날 사업 시작
관광두레PD사업 시작

22001144  지지역역문문화화진진흥흥법법제제정정
문화다양성법 제정

22001155  제제11차차지지역역문문화화진진흥흥기기본본계계획획수수립립
1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출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2016 생활문화진흥원 설립
인문학진흥법 제정

22001177  지지역역문문화화진진흥흥원원설설립립
2018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22001199  제제11차차법법정정문문화화도도시시지지정정

2012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창립
2016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창립

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2022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2023 연결사회 지역거점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대한민국문화도시 지정
로컬100 추진

COVID-19
팬데믹 발발
디지털 대전환

한류 육성,
외래관광객
1천만명(’12)

1998 팔길이 예술지원정책 발표
1999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블랙리스트
사태,
미투운동

세계화
OECD 가입
삶의질 강조

IMF 극복

지식정보사회
주5일제 도입
지역균형발전

금융위기
양극화

사회적경제



Ⅰ.지역문화정책의흐름

Ⅰ.지역문화정책의흐름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 중심의
지역문화 활성화

• 로컬창업 활성화
• 로컬브랜드 육성



ⅡⅡ. 지역문화정책의현황진단

<재원별 비중 (2023년 기준 총계, 당초예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6,314 70,087 - 1,021 - - 1,024 - 23,559 1,788 - - 2,727 13,496 9,952 2,508 - 142,476

<지자체별 세입예산 규모(순계기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시도별 지역문화진흥기금 현황(2022년 기준)>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은 24개, 총 규모는 1,425억원 (전체 기금 중 0.3%) 

Ⅰ.지역문화정책의흐름



ⅡⅡ. 지역문화정책의현황진단

2005년 국고보조금
개편

• 2200개개사사업업((약약 330033억억원원))  지지방방이이양양되되어어분분권권교교부부세세대대상상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문화의집 조성 및 운영지원, 예술창작공간 조성 지원 등)
• 1111개개사사업업((약약 994411억억원원))  균균특특회회계계로로이이관관 (공립문화시설 건립 지원, 비엔날레,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야외음악당 건립 등)

2020년 지방이양
• 문문체체부부 55개개사사업업 44,,003333억억원원규규모모이이양양
• 문문화화도도시시조조성성사사업업등 균특회계로 이관, 문진기금 예술의 관광자원화( 91억원)
• 균균특특회회계계문문화화시시설설확확충충및및 운운영영((1100개개사사업업,,  11,,007766억억원원,,  문문예예회회관관,,  미미술술관관등등)) 및 지역문화행사지원(168억원) 지방이양

2022년 지방이양
• 문체부 3개 사업 265억원 규모 이양
• (일반) 문화예술교육활성화(107억원), (문진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61억원) 지방이양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 등

2023년 지방이양
• 문체부 2개 사업 4,515억원 규모 이양
• 균균특특회회계계 ‘‘문문화화시시설설확확충충및및 운운영영지지원원사사업업’’((22,,661144억억원원))  등등 지지방방이이양양 ((공공공공도도서서관관,,  공공립립박박물물관관,,  생생활활문문화화센센터터조조성성등등))

2024년 지방이양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40억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33억원) 지방이양
• 지역문화진흥사업(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지특회계로 이관(255억원) 

✓ 22002200~~22002233년년문문체체부부 1100개개사사업업 88,,881144억억원원지지방방이이양양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분야 사업 2023년 대폭 감소

• (’25 포괄보조사업)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문화도시 조성 등

✓ 지역상생발전기금(전환사업보전계정)을 통해 2026년까지 한시적
보전

문체부 지특(균특)회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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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능별 세출예산(2023년, 당초>

• 문화 및 관광 기능 : 14조 2,778억원 (4.7%)

• 국비(10%), 시도비(33%), 시군구비(57%) 

<지자체별 문화 및 관광 기능 예산> 

• 문화예술 부문 예산 : 4조 7930억원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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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권순석(202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0년, 성과와 과제, 제45차 지역과 문화포럼. 

✓ 2024년 1월 기준 총 133개소

▪ 광역자치단체 17개, 광역문화재단 17개소
▪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초문화재단 116개소

▪ 2022년 이후 문화관광재단 재편 사례 증가 추세 (광역문화관광재단 4개소, 
기초문화(축제)관광재단 27개소, 총 3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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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요요증증액액)) 구구석석구구석석문문화화배배달달((6611..55억억//新新)),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개최(7억/新), 이건희 기증관 건립(60억/新), 청와대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65억), 취취약약계계층층

아아동동··청청소소년년예예술술활활동동((++4400억억)),,인인구구소소멸멸지지역역대대상상 문문화화예예술술교교육육((8800억억//新新))

➢ ((주주요요감감액액)) 지지역역문문화화진진흥흥((▲▲220011억억)),, 어르신문화활동 지원(▲ 36억), 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17억), 박물관·미술관 디지털 전시관람환경 개선

지원(▲22억), 학학교교예예술술강강사사 지지원원((▲▲228877억억)), 예술꽃씨앗학교(▲31억),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44억), 융복합 문화예술교육(▲30억), 지지역역문문화화예예술술교교육육지지원원

센센터터지지원원((▲▲4400억억)), 온라인 문화예술교육(▲20억)

지지역역문문화화진진흥흥및및

문문화화기기반반조조성성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지원 166억, 지역문화진흥원 지원 25억, 지역문화진흥원 지방이전 2억, 지역문화 통계분석 4억, 문화균형발전

증진 55억, 영호남 문화예술관광 박람회 4억

박박물물관관정정책책 활활성성화화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130억(박물관 운영활성화 100억,박물관소장국가문화유산 DB화 7억,박물관미술관협력강화 22억),청와대복합문

화예술공간조성300억(시설조경63억,관람환경17억,개방운영172억,종합정비등48억),이건희기증관건립(60억,예술국사업내포함)

도도서서관관정정보보정정책책

체체계계활활성성화화
도서관정책개발및서비스환경개선116억(정보정책위원회운영15억,서비스개선16억,기반조성 85억,)해외공공도서관조성23억

문문화화예예술술교교육육지지원원
학교예술강사287억,문화취약계층158억,생애주기별69억,문화예술치유36억,취약계층아동·청소년예술활동107억,인구소멸지역80억,국제교류5억,전문인

력양성29억,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111억,교육ODA6억

지지역역균균형형발발전전지지원원 문화도시 조성지원 390억,폐산업 시설 등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317억,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234억

아아시시아아문문화화중중심심도도시시조조성성

활활성성화화

문화중심도시조성및운영6억,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216억,아시아문화전당콘텐츠및운영679억,조성위원회및추진단운영5억,옛전남도청복원

148억,아시아문화포털구축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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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책책 단단위위((회회계계)) 예예산산 ((천천원원)) 구구성성

전통문화도시육성 기반조성 20,312,943

전통문화도시 조성지원 3,544,000 (국비) 1,000,000 (기금) 3,804,519 (도비) 2,416,731 (시비) 13,091,693 

지지역역문문화화육육성성및및 지지원원 1111,,886633,,228833 (기금) 3,804,519 (도비) 647,731 (시비) 7,411,033

-- 문문화화재재단단운운영영 ((출출연연금금)) 44,,662211,,000000

문화시설운영 관리 4,905,660 (국비) 1,000,000 (도비) 19,000 (시비) 3,886,660 

문화예술 육성 1,950,517 (도비) 303,560 (시비) 1,646,957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148,817

영화영상산업 기반조성 23,236,213 (국비) 3,400,000 (도비) 200,000 (시비) 11,636,213 (채) 8,000,000

전주영화산업 육성지원 23,236,213

행정운영경비 402,820

✓ 전주시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예산 약 459억원
• (국비) 44억원 (기금) 38억원 (도비) 29억원 (시비) 268억원 (채권) 80억원
• 문화재단 운영 46억원 (약 10%) 

자료: 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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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

구구분분
개개소소

((22002233..11))
인인력력
((명명))

평평균균인인력력((명명))
정정규규직직비비율율

((%%))
평평균균사사업업수수

((개개))

평평균균
지지원원사사업업수수

((개개))

평평균균
교교육육사사업업수수

평평균균
시시설설사사업업수수

평평균균
기기타타사사업업수수

광역문화재단 16 1,926 120.4명 64.2% 59 15 7 11 26

기초문화재단 115 7,212 62.7명 68.4% 40 10 7 9 17

구구분분 개개소소((22002233..11)) 평평균균예예산산
예예산산합합계계

((억억원원))
지지자자체체보보조조

((합합계계))
국국고고((기기금금등등))

((합합계계))
자자체체자자금금
((합합계계))

기기타타

광역문화재단 16 462.7억 7,403억 4,761억 1,602억 371억 670억

기초문화재단 115 93.6억 1조 582억 8,189 599억 1,177억 715억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광역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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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2024 본예산(안) 비율(%)

전주문화재단 운영관리 3,211,252 54.4 

문화정책 연구.네트워크 사업 22,000 0.4 

전주 예술가 지원사업 217,160 3.7 

생활문화 거점 지원사업 220,000 3.7 

전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303,000 5.1 

창작기획 프로그램 운영 349,000 5.9 

시설운영 및 콘텐츠(팔복예술공장, 전주한벽문화관) 1,249,511 21.1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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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가치 증진 및
확산

전주 신진예술가지원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예술로 GREEN전주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
예술선물배달 <웃어요, 전주>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전시공간활성화 지원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어린이창극] 

공연예술지원
문화예술 창업지원
문화예술의 모든 것, 새로운 문화예술 플랫폼 <팔복예술공장 콘텐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규방공예]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융복합 문화예술 확대 및
활용도 제고

문화정책 연구
전주 백인의 자화상
문화예술교육 시설 운영
2023 탄소예술기획전 <탄소와 예술; 연대와 확산>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문화정책 네트워크
귀로 듣는 책, 듣는 독서의 즐거움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지원>
창작기획 전시 운영
전주브랜드공연(마당창극)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역 내 수용력 증진

시각예술 국내교류지원
스터디투어 현장벗담
전주한벽문화관 콘텐츠(혼례, 체험, 전시)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
광역-기초재단 협력사업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한.중.일 현대미술 교류전)
전주예술놀이축제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마을조사 결과 활용사업
전주한벽문화관 콘텐츠(공연)
꿈의 댄스팀 운영사업
매개자 협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링크(link)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기획사업 [전주예술난장] 

예술 다양성이
구현 가능한 환경조성

생활문화 거점 지원사업
전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전주의 문화인력을 발굴.양성하는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전시해설 인력 지원사업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 <기획대관 활성화 프로그램> 

우리동네 생활문화 공간지원 사업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사업



ⅡⅡ. 지역문화정책의현황진단

자료: 권순석(202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0년, 성과와 과제, 제45차 지역과 문화포럼. 

▪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종속성 / 순환보직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 / 정치적 변동에 대한 취약성

➢ 문화재단 사업의 전문성, 일관성, 장기적 지속가능성 훼손

▪ 중앙정부 정책 및 재정에의 높은 의존도, 경쟁공모사업 중심의 중앙정부 정책

➢ 재정이양에 따른 문화사업의 축소 우려, 과도한 경쟁유발 및 격차 심화, 권한 없는 사업집행기관화

▪ 지역의 문화정책을 협력적 관점에서 주도할 수 있는 자체 정책역량 및 물적∙인적 자원 미흡
➢ 문화자치를 위한 역량 축적에 어려움

▪ 문화재단의 관료화 현상

▪ 취약한 인력구조

▪ 지역 내부의 협력구조와 체계 미흡

▪ 지역 간 협력의 미흡

ⅡⅡ. 지역문화정책의현황진단

자료: 권순석(202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0년, 성과와 과제, 제45차 지역과 문화포럼. 

▪ 지역문화정책에서 핵심주체(Core Actor)로서의 역할 수행

▪ 문화기반시설 접근성 개선 및 문화향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실현

▪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정책의 확산을 통한 문화의 일상화 및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실현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발굴과 콘텐츠화를 통한 지역의 문화정체성 형성

▪ 지역 예술인 및 문화인력의 발굴과 육성

▪ 문화를 통한 지역 문제의 해결

▪ 문화창업, 로컬크리에이터를 통한 지역 브랜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지지역역의의문문화화역역량량강강화화및및 지지역역문문화화예예술술생생태태계계의의구구축축

✓ 문문화화도도시시사사업업의의의의미미



ⅢⅢ.지방시대, 지역문화재단의역할모색

▪ 중중앙앙--지지역역의의관관계계전전환환및및적적정정한한역역할할분분담담으으로로정정책책의의효효과과성성과과책책임임성성확확대대

• 중앙과 지역 간 동등한 파트너(협력) 관계 수립 및 국가위임사무에서 지역의 권한(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공론장을 통한 국가-광역-기초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방향 도출

• 단계적 이양을 통해 준비기간 부여로 제도적 연착륙 유도

• 사업 단위가 아닌 기능 단위로 지방이양 추진

• 국고보조사업에서 ‘문화협약’을 통한 포괄보조사업 방식 도입 고려 : 지역적 특수성과 자율성

중중앙앙정정부부 광광역역지지자자체체 기기초초지지자자체체

〮 국가 차원에서 모두가 누려야 할 국가 최소기준
(National Minimum)으로서 문화균형발전 추진

〮 지역 단위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이나
국가적 파급효과가 큰 기능에 대한 선도적 역할

〮 지역이 적정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견제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최적의 문화서비스(Local Optimum) 제공

〮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 수행이 필요한 기능
〮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 매개와 조정 역할

✓ 인구 규모, 행정구역상 특성(시/도) 산업적
특성(도시/농촌/노동복합)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

ⅢⅢ.지방시대, 지역문화재단의역할모색

인구위기
지역소멸

고립과
갈등 기술발전 기후위기

저성장

긴축재정

•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원과
정체성으로
매력적인 정주여건
형성

• Creative aging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연결

• 문화다양성 인식
확대를 통한 이해와
포용

• 기술 융합을 통한
문화영역의 확장과
효용성 확대

• 문화자원의
디지털화 및 공유

• 기후위기 대응
문화적 실천 주도

• ESG 경영 강화

• 지역문화창업,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 자체재원 조성 및 타
분야 협력



ⅢⅢ.지방시대, 지역문화재단의역할모색

✓ ‘문화예술’의가치와특수성, 문화재단의전문성에대한인식과존중

✓ 자체정책역량의축적을위한조직및인력확보

✓ 장르, 부서, 분야의경계를넘어서는폭넓은시각 *문화도시사업

✓ 지역의문화주체들과가치를공유하고, 함께지역문화를만들어가는협력적파트너십의관계구축

• 지역단위다양한주체들과협력방안을논의할수있는제도적틀필요 : 지역단위지역문화협력위원회

✓ ‘사람’의중요성에대한인식 : “쓰고버려지는사람들”

✓ 문화예술정책의정치화/사유화의경계및견제

✓ 지역문화진흥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등다양한재원확보

✓ 지역문화재단간상호학습하고성장할수있는기회의장마련

ⅢⅢ.지방시대, 지역문화재단의역할모색

✓ 건건강강한한 지지역역 문문화화예예술술생생태태계계구구축축 ::  창〮제작 - 매개∙유통 - 향유〮교육∙소비가 균형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여건 구축

✓ 협협력력적적 파파트트너너십십을을 통통한한 지지역역문문화화정정책책주주도도 ::  지방문화원, 예총.민예총, 콘텐츠, 관광 분야

✓ 문문화화를를 통통한한 사사회회〮경경제제적적가가치치 창창출출과과 확확산산 ::  내용(콘텐츠)의 중요성

예예술술인인∙
단단체체지지원원//
창창작작지지원원

문문화화예예술술
교교육육

문문화화향향유유/
복복지지/
생생활활문문화화

문문화화시시설설//
공공간간운운영영∙

제공

문문화화인인력력
발발굴굴∙양양성성

축축제제 문문화화다다양양성성
재재원원조조성성//
후후원원
활활성성화화

지지역역특특화화∙
브브랜랜딩딩

문문화화
거거버버넌넌스스∙
네네트트워워킹킹∙
정정책책개개발발

지역의
여건과 특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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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2023), 재정분권정책및지방이양사업평가. 

• 권순석(202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0년, 성과와 과제, 제45차 지역과 문화포럼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예산・기금운용계획개요

• 문화체육관광부(2023),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

• 문화체육관광부(2023), 최고의예술, 모두의문화–문화예술3대혁신전략, 10대핵심과제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202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 행정안전부(2023), 2023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 전주문화재단홈페이지

• 전주시청홈페이지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지식공유포럼 세션(Ⅱ)_발제

디지털 전환시대,
지역문화·관광의

지속가능 전략
김묵한(서울연구원 경제경영연구실 실장)



디지털 전환
단순 전산화, 디지털화 과정을 넘어/통해 구체화

디지털 전환시대, 
지역문화관광의 지속가능 전략

서울연구원

김묵한



관광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 전환 진행 중

지역관광산업생태계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공통자산 중심 / 체험-편의-공공-확장 서비스



관광분야 환경 변화, 이슈 및 관련 기술
기술/사회/생태/관광 환경 연관 다양

관광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관광객-관광기업 사이 중간업자의 역할 대폭 축소



정부 관광사업 지원사업 참여업체 핵심 기술
플랫폼이 다수

미래 관광 이슈와 미래 유망관광기술
기술/사회/생태/관광 환경 연관 다양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단계
준비-도입-정착-확산-고도화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이커머스와 스마트 투어리즘의 합작으로 진화



관광산업 디지털 기술 활용도 및 영향도
모바일,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중심 / n=600

관광산업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
대부분 정착 단계 / 관광편의시설업은 예외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술 지원
R&D, 공공 관광플랫폼, 설비·시설·장비 지원 / n=600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정책 지원
제품 판매, 마케팅, 설비·시설·장비 지원 / n=600



관광에 대한 관심과 관광 비용
젊은 세대일수록 관광 관심 높고 비용에 너그러운 상황

관광시 기술 사용
베이비부머는 기술 사용에 주저하는 세대



관광 동기
최고는 여전히 가족친구 / 디지털 채널은 다양화

국내외 관광 유형 차이
젊은 세대일수록 국내-국외 관광 차이가 적은 상황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2023.09.14.)

국내 관광지/관광단지 현황
224개소/49개소 (2023)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2022.12.12)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2023.09.14.)



디지털 전환 시대…
신융합 관광 / 여행 경험 다변화·나노화·양극화

초개인화
시대,

여행경험의
나노화

디지털전환
시대, 

신융합관광
확대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2)
디지털 전환 / 지역관광



변화하는 관광산업 가치사슬에 대응
플랫폼에서의 브랜딩 / 생태계에서의 역량 발굴 및 강화

지역관광산업생태계

… 지역 관광
진화하고 / 스스로 성장하는

로컬의시대, 
지역관광의
진화

창조의시대, 
스스로
성장하는
지역관광



감사합니다.



지식공유포럼

토론
김바다(한국스마트관광협회 회장)















지식공유포럼

토론
이선철(감자꽃스튜디오 대표)



문화예술을 통한 인구 감소 대응의 실효적 전략

글로벌 시대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도와 노력은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에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 사업과 지원 및 투자가 이루어져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인프라와 시스템 측면에서 이제 초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사는 국가가 되었다. 특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기반 시설 및 공간의 구축과 함께 
정보통신과 기술의 발전 및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초고속화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이나 경제 측면에서의 발전에 비해 실제 국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 지수의 상승, 
시장의 안정적 질적 확대를 이루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그동안 많은 국가 
재원과 기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지역 간 격차 그리고 
지역 기반 산업의 활성화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나 도시 지향적 결과를 낳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특히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에 그동안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관광이나   
여타 산업 분야에서 고부가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지역 고유 산업의 고도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문화공간의 구축, 예술가 창작지원,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복지 
영역에 있어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이는 지방 균형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지역 소멸 위기는 이제 문화계만의 
이슈가 아닌 범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인구소멸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을 정도로 그 양태는 심각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 속도와 진행이 매우 빨라 이제 국가 소멸의 위기론까지 대두되게 되었으며 고령화에 따른 
후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에 대한 위기 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계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감소 해소 정책과 사업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문화도시나 관광도시, 지역활성화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등과 연계함으로 
통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과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중심의 사업 구조나 
지역 기반의 사업이 장려되는 환경에서 지나친 향유 지향 정책은 공급 측면의 활동을 위축시
키고 지나치게 편중된 자원 투입의 문제점도 낳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한국문화예술위
원회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지원 사업은 그 방식과 전략에 있어 기존의 그것과 다른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그동안 개별 예술가나 단체 또는 작품이나 행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의 경향에서 벗어나 지역을 범주로 한 기획 사업으로는 첫 시도라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는 전략적 핵심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거점으로 삼아 해당 지역 외에 인근 지역까지 그   
파급 효과를 노리고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지역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의 
가용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여 소수의 핵심 지역을 정하고 지속   
지원을 한다는 방식도 긍정적이다. 이는 소액다건주의나 실적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지역을 정하면서 지역 관행이나 역학관계에서 탈피하여 오랫동안 진정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를 발굴함으로 지역 안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 고착화된 지역 지원구조를 과감히 벗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업 주체를  
육성한다는 측면도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고유 영역인 순수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나 기관을 집중 선정
함으로 지역 예술가의 활동과 외지에서의 예술가 이주를 유도하고 그 결과물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간 호혜적인는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동안 중앙 중심, 도시 중심의 예술 시장과 정책 혜택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의 근간
이라 할 수 있는 순수, 기초 예술의 재 부흥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방식이다.

아울러 지역 교육계와 학교 등과 연계함으로 지역 청소년과 아동 그리고 가족 단위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문화예술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 지역의 교육 시설과 자원이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돌봄, 늘봄 정책과 연계한 교육 복지의 측면에서   
순수예술이 가지는 가치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해당 선정단체의 자체 사업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외 다양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한 협업을 장려함으로 사업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촘촘히 실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거점 육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청년이나 외지이주 인력을 적극 참여시킴으로  
그동안 지역에서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던 인재들에게 참신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계 대응 전략의 실효적 성과를 위해서는 역량있는 
거점 단체의 과감한 발굴과 편견과 차별 없는 객관적 선정,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예술 
생태계의 형성과 통합적 사업 구조의 구축, 그리고 이들의 협업에 의한 창의적인 사업의    
전폭적 지원과 지역사회 내 성과의 공유와 활용을 도모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심사와 선정, 그리고 자문과 평가까지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과정을 관리함으로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은 매우 독창적인 정책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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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회� �� 지식공유포럼

�화���지역문화���������도전

-� ��������������할�것인가�� -

����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늘�� �������������������있다.
� � ������가�����있����������������가��있�지�의심스럽다.�

� � �� �지�� 대� ��� �� 인공지능�� ���� ��구�� 재편�� ����� ��� �소� �� 확대

� � �� 인구�화� �� 지역소멸�� 외로움�� 고립감

� � �� ����� �� ����� 저탄소�� 문화�� ��� 요구

� � �� ���화� �� 문화���� ������ 가��

� � �� ���화� �� 지역문화�� 대�� 지자체(단체장)� ���� 태도�� 2년·4년� 단�� 리더십�� 리더�� 취향

� � � � � � � � � � � � � � ����� �화�� ��가�� 중간층

� � �� 문화���역할(����쓸모�� �화�추이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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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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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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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도시문화

크리에이터

로컬

문화·관광·콘텐츠

� �

▮▮늘�� �기이���기회...� �

� � �� �기가�����이�있었던가����������늘� ��의�순간

� � � � �� �리�� �구�� ���� ��� 것인가?

� � � � �� �리�� 무엇�� ������ �고� ��� 것인가?

� � � � �� �리�� ���� ���� 것�� ���� 것인가?

� � � � �� �리�� �재� ���� 무엇인가?

� � �



� � �� ����만���사람� ��� ����만���사람

� � � � �� 조직의� ���� ��� �기�� 기�는� �� 공존

� � � � �� ��는� 조직���� 실��� �력감�� ���고� 있는가?� �은� 성공과� 성��� ���고� 있는가?

� � � � �� �역과� 문화재���� 일�는� ��의� 자존감과� 자��은� 괜찮은가?�

� � �� 가��������전��� 130�����������만들어�����

� � � � �� 문화재��� �러�� 정체성�� 민주성�� 전문성�� 자�성� 등의� 이�는� 여전�� 존재�

� � � � �� 효용성�� 효능감�� 전문성�� 사�추�� 역��� ��� 의문?

� � �� �����������들��만들어낸다�� ����통해서��

� � � � �� 일�� ��� ��과� �역의� 요구�� 사�의� 변화�� �민의� ��� 등�� �� 읽어내고

� � � � �� ��의� ����� 일이� �는� ��으로� �� �용할� 수� 있는� 역��� 갖추고

� � � � �� 협력�� ��� 신뢰�� 성�과� 변화�� ��� 믿음으로

� � � � �� �민�� ���� �양�� 이�관�자� 사이의� 일관성�� �정성� 있는� ��로� 일�는� 사람들

� � � � � (관��� 공�의� ��� 설정�� 협력·협상의� 과정�� ��과� �획의� 실천�� 내�인� �기�여� 등)

▮▮����해������������전환
� � +� 주어�� 상��� �정�으로� ���고� 관��� ��는� 능��� 전략

� � +� 기���� �역문화재�의� 역할은� ��의� �기�� ���는� 공격수�� 기획역�이� 중요

� � +� 매개자·네���� 역할���

� � � � 큐레이터�� 코디네이터�� 마케터�� 디�로�� 등� �역� 여건과� �실�� ��� 실��� 변화가� 필요�

� � +� ��� ��� 문화재�의� 인재상�� 조직�의� 주요역�� 등�� 있어��� 획기�인� 변화가� 필요

� � � � �� ����� �� 역���� 전��� ��� 할� 때�� ��마� 있는� �수� 마�� �사��� 만드는��

� � � � �� ��의� 정�직과� ��직�의� 관�� 변화� �� 2+3=5년� ��� 기획·실��� 전문��직�

� � � � �� 예술인·기획인·�정인� ��� �의� 가���과� 이�� 조정

� � � � �� 기��� 만들고� 사람�� ���� ��� ���� 양성

� � +� ‘일할� �� �는� 여건’과� ‘일�는� 조직문화’는� 어��� 만들� 것인가?

▮▮��서����� 해����������어���������것인가?
� � +� �천문화재�� 15년�� 문화��� 성과�� 관�� ������ 역할� 추가� (23년� 12월)

� � � � �� 문화재�� 10년� +� 문화��� 성과� 5년�

� � � � � � =� ���� 역�과� 네��크�� ��으로� 문화��� �구전략으로� 조직전략

� � � � �� �역문화��의� �로�� 재�� ���� 기존� 사�의� ���� ��� 구조� �로� 찾기

� � +� ‘고�격� 문화관���� �천의� 정���과� 문화재�의� 역할’� ��� 개�� (24년� 1월)

� � +� ‘마음� �� 곳’�� ‘마음� �� 곳’� 으로� �천�� �����

� � � � � �� 사람과의� 관��� ��의� ��이� 있는� 곳�� 여러� �� 조��� 조��� ���� �는� �역� 만들기

� � � � � �� ��가� �역�� 기�할� 때�� �� �역�� ��� 가�� 할� 이��� 들� 때

� � � � � � � � 사람만�� �력�� 것이� 있는가?

� � � � � �� ‘관�의� 랜드마크’가� ��� ‘사람의� 러브마크’�� 만들자!!!



� � � � � � � � 관�� �기의� 전�� ��과� 춘천을� ��� �� ���� 환��� 지지�� ��과� �도� 다잡기

� � � �� ���� 춘천시의회�� 춘천문화관광��� ��� 제동�� ��� �정�� ��� (24�� 5월)

� � � �� ����� 도시�� ����� 도시� 2�24� ����� 문화도시� ��회� 춘천� ��� (24�� 5월말)

� � � �� ���도� ‘관광�� 문화관광� �� 춘천�� 지역�문과� ��의� ���� 역할�� �� ��� �����

� � � � � ��M������� ��M���������� (동기부여)� ��들을� ����� 동기�� ����� 환경

� � � � � �� I���������� �� I����������� (영감)� �의�� ������ �동을� ����� 정��� 자극

� � � � � �� C���������� �� C���������� (연결)� ��들� ��의� 관���과� 정보교류

� � � � � �� E���������� �� E��������� (확장)� ����� 활동의� ���� ���� 과정

�

<그림1> 문화도시 춘천 브랜드 아이덴티 플랫폼

▮▮����������������������� ‘���������디벨로퍼’
� � ��지�������������연결��������키플랫폼

� � �� 문화도시��� 도시문화�� �� ��의� 지역문화정�을� ����� 춘천의� 도시문화정�� 만들기

� � �� ���용� �� 예술�� 문화�� 관광�� 축제�� ���� ��과� ��의� 자�� 활용�� �합과� 융합

� � �� 문화도시���� 문화도시��의� 경�을� �����

� � � � 예술도시�� 축제도시�� 만��� 도시문화���의� 전환

� � � � �� �� �� 지역의� �과� ���을� ���� 관���� 도시문화� ����� ���� 만들� �� 있을까?

� � � � �� ‘지역과� ��� �� 도시� �� 시�의� ��� ����� 전� 과정과� 활동�� ���

� � � � � � 문화�� 예술�� ��� ��과� 역할을� 할� �� 있을까?

� � 〓������������������어디까지�� 어�����������

� � � � 결국�� �� �������������몫



지식공유포럼

토론
장세길(전북연구원 지속사회정책실 문화·스포츠산업팀 팀장)



달라진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역할: 이민사회와 지역문화재단

장세길 (전북연구원)

○ 지역문화재단은 예술 지원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행정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예술을 넘어 
문화로 영역이 넓어지고, 전문예술에서 생활문화, 문화관광까지 확장하더니 최근에는 인구 
문제까지 정책 분야를 넓힘. 한정된 재단 인원에 업무만 늘어나니 제대로 된 성과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을 겪으나,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커졌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음

○ 기초 예술진흥부터 지역문화의 발굴·활용을 넘어 사회문제 대응 등 담당할 영역이 확장되
는 상황에서, 사회변화와 맞물려 지역문화재단의 또 다른 역할을 추가로 제안하고자 함

○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외국인은 통제의 대상이었음.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한국
을 방문한 외국인을 통제하여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음. 최근에는 지역특화비
자를 비롯하여 계절노동자,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등 외국인을 한국으로 유입하려는 정책
이 쏟아지고 있음

○ 특히 이민정책이 노동인력 유입이라는 경제적 접근에서 인구감소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정주인구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임. 전북, 경북, 강원 등은 이미 지역소멸 대응전략으로 이민사회로의 전환을 꾀
함(전북도지사는 전북 인구의 10%가 이민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지역문화재단이 이민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한 핵심 기관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리라 생
각됨 

○ 이민행정은 이민유도-이민질서-이민통합 정책이 상호작용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민행정에
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민통합정책임. 지역에 아무리 외국인이 와도 지역사회에서 포



용하지 않으면 외국인은 다른 지역으로 떠남(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대도시에
서 살고 싶어 함)

○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파급효과가 미치는 공간은 “지역”으
로, 체류 외국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주민으로서 누릴 수 없는 
처우(권리와 의무) 체계 등의 설계 및 통합노력이 지역에서 이뤄질 때 실질적인 통합이 가
능함

자료: 이정우. 2023 전북특별자치도 핵심특례별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 외국인(이민자)이 지역에 정착하여 주민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상호이해와 존중, 다
양문화 문화 수용, 문화다양성 등임. 지역문화재단이 이민사회에서 핵심 기관인 이유가 여
기에 있음

○ 이민자의 포용은 문화다양성이라는 원칙이 중요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의 정책 및 집행기관
이 문화재단이임. 다만 현재까지 추진되던 문화다양성(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소수집단에
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문화의 민주화 전략)하는 정책 중심)과 달리 이민사회에서의 문
화다양성은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취약계층이 아닌 다른 문화의 집단 간 상호이해와 융
합이 중요함. 지역문화재단이 추진하는 현재의 사업은 이러한 관점이 부족함

○ 인구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는 지역문화재단이 한발 더 나아
가 인구 문제를 해소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인 이민사회를 이해하고, 이민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이 되길 바라며, 중장기 전략에서 역할과 실천 방안을 구상했으면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