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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ype of Complex Cultural 

Space and the Value of Art Education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

  

                            O, Ji In

                                    Advisor: prof. Cho, Yoon Sung, ph.D.

                                    Department of Fine Arts Education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odern people are undergoing social changes and many things are 

changing. In educational and cultural spaces, many efforts are also 

being made to keep up with social changes. In addition, a lot of 

research is needed for the education needed because eve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learners are looking for are chang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rtistic and 

educational values found in existing education spaces such as schools 

and cram schools. Also, while the value of culture and art increases, 

there is not enough space to experience and learn from him. As a 

way to do that, we propose a complex cultural space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addition, it is trying to identify the necessity 

and value of art education and promote culture and art.

  The study identified a growing number of modern people in need of 

art education in this social trend. It proposed a complex cultural space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an educational space wher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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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could be freely carried out in a more natural and 

comfortable atmosphere. The types were analyzed through the 

connection betwee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complex cultural 

spaces and the application of art education with in them. In 

conclusion, the art education value is derived from this value.

  For this study, the theoretical study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related work on the complex 

cultural space, the preceding paper, field investigation, etc. For types 

and cases, the representative website, academic journals, and 

literature of each case were used to approach the art education 

aspect.

  The conclus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complex cultural 

space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special, learners can 

effectively enhance their very natural expressive power in a 

comfortable and free learning atmosphere. More free and interesting 

aesthetic elements can be found than art education in a hard, 

rule-and-rule space, and active learning can be done.

  Second,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age group of visitors to the 

complex cultural space and they vary, thus helping to strengthen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It has a 

positive effect on achieving communication skills, one of the key 

capabilities needed in modern society. In addition, the multi-cultural 

space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bring various materials and combine them with art. Because 

variety of materials is effective for creativity and fusion, we were 

able to find the value of ar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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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art education in a complex cultural space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an allow learners to choose opportunities for 

learning on their own, and learner-centered voluntary learning is 

possible. Since all choices and judgments are made by the learners 

themselves, self-discovery is possible. They also found that the lack 

of evaluation can lead to learning that can make learners more 

interested in the process, thereby improving their satisfaction after 

learning.

  Fourth, various programs that apply art education in complex 

cultural spaces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an be 

implemented. It expands opportunities for experience and learning for 

culture and art,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reation and entertainment.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scope of the project by 

extending it as an opportunity to discover cultural and artistic people. 

As cultural and artistic opportunities spread like this, the interest and 

interest of modern people to visit the area can increase, and the 

number of visitors to the region can increase. This proposes the 

possibility of new development of specialized culture and arts that will 

contribute to regional and social development.

  As the complex cultural space built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s a lot of art educational value and a variety of other 

areas to be improved together are also found. Sufficient 

communication for exchanges between complex genres, support for 

personnel and educators in each area of expertise, and the 

establishment of a fast and accurate system is needed. The space 

needs a lot of thought and effort as it is still in the process of being 

built and established. However, since there are enough ca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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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society and modern people, which are rapidly growing and 

have interests and effects in the near future, the complex cultural 

space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s ample potential to 

develop into an educational space for art education.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realize the value of art education 

and to help with materials that can maintain and activate the history, 

culture, art, etc. of our region.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at not only the complex cultural spaces through urban 

renewal projects, but also the cooperation of the local people and 

much of the government's attention should be pai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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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시대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세계사회 등의 사회변화를 겪으며 현대인들의 삶

과 생활, 환경, 가치관 등에도 많은 부분들이 함께 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요

소들이 발전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의 

인구 감소 및 주택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전국 낙후 지역에 물

리·환경·사회·문화 등을 개선하여 재활성화 시키는 도시 재생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 가운데, 낙후된 지역에서 가치가 떨어진 공간을 재 활성화시키기 위한 효과적

인 방안으로 복합문화공간을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도 낙후된 도시를 개선하

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일이 빈번해 졌을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

게도 그만큼 문화·예술가치가 매우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활동영역의 확장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가지 형태와 방

향으로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특히 문화와 문화, 문화와 교육, 문화와 상

업 등을 용도에 맞춰 복합시킨 형태의 공간을 칭하는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급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복합문화공간에서는 트렌

드(trend)와 실용성에 민감한 현대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각광받고 있

다.

기존의 문화공간들은 예술의 감상자와 창작자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하

였고, 감상자가 직접 예술을 창작해볼 수 있는 쉽게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하지

만 앞으로 우리가 만날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예술의 감상자와 창작자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감상자가 창작자가 되고, 창작자가 감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미술활동 및 교육을 

실행하기에 적합하다.



- 2 -

미술교육은 많은 소통을 이끌어내고,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줄 학습 

중 하나이다. 미술은 창의력 향상을 위한 학습방법으로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증명

되고 있으며 감성발달 및 자기표현 능력 또한 발달시키기 때문에 현 시대를 살아

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 속에

서 단일적 사고만을 주입시키는 교육이 아닌 소통과 공유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 또는 입시학원 등에서 행해졌던 기존의 미술교육은 기술

과 지식을 학습하여 대학이나 취업 등을 목표로 하는 경쟁교육 위주로 체계가 구

성되어 있다. 오히려 순수하게 개개인의 개성탐색과 자기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미

술교육을 진행하기엔 많은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교육공간에서 벗어난 이외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즐기기 위한 미술교육을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새로

운 교육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그 안에서 실천되고 있는 미술

교육의 현행 사례들을 자료로 마련하여, 미술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활

성화시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미술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도시 재생 사업을 통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행해지는 협력, 소통, 대화와 토론, 체험 방식의 미술교육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낙후된 지역 재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에서의 미술교육’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

여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기반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이 

정립되어가고 있으며, 이 안에서 행해지는 미술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에 대

해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미술교육이 실현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사례 

및 유형 분석을 기반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지역 재생과 문화·예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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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행해지는 미술교육의 동향

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유형별 주요 특성을 도출하여 미술교육적 가치를 분

석한다.

새로운 교육적 배경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을 설정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 연구를 시작으로 한다. 특히, 현대인들의 삶에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또한, 기존의 교육공간에서는 미술

교육적 가치가 부족하기에,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변화된 현대인들을 위한 다양한 미술활동 기회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 한다.

그러나 도시 재생 사업, 복합문화공간, 미술교육적 가치라는 주제어가 광범위하

기에 복합문화공간 중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복합문화공간’과 ‘미술교

육적 가치’가 갖춰진 사례만을 중심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연구한다. 또한, 심층적

인 연구를 위해 복합문화공간의 미술교육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연구의 방법으로 현장조사, 문헌조사, 대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례연구 및 

유형별 특성 등을 분석한다. 일부의 경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 현장

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자의 입장에서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본 논문에

서 다룬 모든 사례대상지에 직접 방문하지 못했으나 시설의 기능이나 운영 방법 

등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기에 대표 홈페이지, 학술지 및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개념과 역할을 파악하고 미술교육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조사한다.

또한, 본 연구자는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도시 재생 사업 대상지인 광주 청

춘발산마을 내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표류’를 

직접 운영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표류’는 연구자가 직접 운영하는 열린 공간 겸 작업실로서, 직접 제작한 예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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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판매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미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한점을 두지 않

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광주 청춘발산마을 ‘표류’에서 연구자가 직접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며 자연

스럽게 진행된 연구는 매우 의미 있었다. 실제로 복합문화공간의 모든 활동 내역

과 연구, 방문자 및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면담 및 설문조사 등이 본 연구의 현

실성을 구체적이고 분명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설립의 미술교육적 가치와 전

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으로 ‘낙후된 지역 재생을 위한 복

합문화공간에서의 미술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선행연구와 사례가 충분하지 않

으며,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결과라고 결론지어 도출할 수 없음

을 밝힌다.

본 연구의 내용 구성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사례연구를 기반

으로 직접 설정하여 분류한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미술교

육 사례를 중점으로 미술교육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전개과정에 따라 서술된다.

제 1 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내용 및 방법을 밝히기로 한다.

제 2 장,  문화·예술, 여가, 교육, 휴식 등이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의 등장에 주목하여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새로운 미술교육 공간으로 

바라본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술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제 3 장, 본격적으로 국내·외의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행해

지는 미술교육 동향 사례들을 연구하여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술

교육적 가치를 중점으로 연구한다. 나아가 낙후 지역을 재생하고 문화·예술을 발

전시킬 수 있는 발전가능성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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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지의 기준은 객관적으로 증명 될 수 있는 사례, 도시 재생 및 문화·예술

적 발전이 있는 사례, 미술교육적 가치와 진정성이 있는 타당성 있는 사례 등으로 

선정한다.

위 연구를 토대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 교육적 가치를 크게 

교육환경을 위한 장소적 특수성, 학습자 연령층과 소재의 다양성, 학습의지 및 평

가의 자율성, 지역·사회 활성화에 특회된 문화·예술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으로 나누

어 분석한다.

제 4 장,  유형 및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의 미술교육적 가치를 모색하고, 나아가 앞으로 복합문화공간에서의 미술교육을 

통한 지역 재생과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방안까지 강조하여 분석한다. 

현대사회에서 확장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을 미술교육의 

장으로써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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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도시 재생 사업

1. 등장배경과 개념

현대사회는 이전에 비해 비교적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산업의 모습이 변화하며, 

도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되어 활성화되고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꾸준하고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고 환경이 노후화되

는 지역에서는 쇠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때문에 환경이 낙후됨에 따라 보

수해야할 문제들이 늘어나고, 관리가 점차 소홀해지는 등의 많은 어려움이 발견되

어왔다. 그간의 해결 방안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실행하여 도시의 문제를 해

결해왔지만 여러 방면에서 한계점이 발견되었고, 점차 지역의 특성이나 정체성이 

손실되고 있다는 점을 실념하였다. 때문에 도시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나아

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이 등장하였

다.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개념은 국내에 도입된 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아 꾸준히 

정립되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구와 논의를 통해 체계화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도시 재생 사업의 개념을 도시의 쇠퇴를 개선하기 위

한 방안으로 인구와 산업을 재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인식되어진다. 이처럼 

도시의 문제를 다방면에서 접근하기 위해 경제·환경 등을 개선하여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서 정의한 도시 재생 사업의 개념은 신도시나 중심도시로 

인구가 밀집되면서 낙후된 도시의 경제를 개선하고 다방면으로 도시를 재 활성화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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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 사업이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외에서 뿐만 아니라 약 

2013년부터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도입

하며,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전략적으로 펼치고 있다.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등을 

시도하며 인구가 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 도시를 재생시키자는 

의미로 탄생된 사업이다.

기존의 도시 정비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의 공통점은 도시를 개선하기 위한 목

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도시 정비 사업은 낙후된 주거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재개발이나 허물고 다시 재건축하는 방법을 통해 개선하였다면, 현시대에

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유지하여 되살리는 

것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이 보존되면서 개선 및 보수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도시 재생 사업은 물리적 개선이 아닌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에서 다방면으

로 개선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에 도시 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순천, 광주 

등을 포함한 총 99개의 지역과 같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

계이다.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기르기 위함이다.

도시 재생 사업은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생활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나 방향이 변화된다. 그에 맞춰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경제력이나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도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에서 정리한 도시 재생 사업의 종류에는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지압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 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

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정비사업 및 재정

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

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 경관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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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이 

있다.1)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환경과 문화적 측면에서 질이 향상되고, 지역에서도 경쟁

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다.

도시 재생 사업의 성격을 살펴보면 지역의 경제를 중앙·지방정부의 주도뿐만 아

니라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유치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도시가 재생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중

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들로 진출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이다.

뿐만 아니라 단일적인 측면이 아닌 경제·사회·물리·환경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활성화가 가능하고, 도시를 위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이 

지닌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모한다.

때문에 현시대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각 지역의 특성을 유지한 관광지들이 늘어

나고 있으며, 인구가 밀집되고 혼잡한 수도권에 비해 살기 좋고 쾌적한 지방을 찾

는 현대인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일자리와 거주지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는 미래 

전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도시 재생 사업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고찰한다. 첫째, 도시 재생 

사업은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경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위한 도시를 구축해낼 수 있다. 기존에 낙후된 

도시환경을 재개발 및 재건축하여 물리적으로 개선되어 온 것에 대한 한계점들에 

대한 방안으로 조금씩 성장해 온 도시 재생 사업은 물리적 개선을 포함한 도시의 

환경·경제적 개선까지 포괄된 접근이 가능하다. 둘째, 도시 재생 사업은 사회·문화

까지 개선시켜 도시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향상시켜

야 한다. 나아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산업의 기능이 성장될 수 있을 것이다. 낙

후된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이거나 경제활동이 어려

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지역민들을 위한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산업의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참고(http://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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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셋째, 도시 재생 사업은 정부를 포함한 단체 및 주민

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지역민들의 많은 활동과 참여가 필요하며,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공동체를 향상시킨 도시로 성장해나가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한 도시 재생 사업의 개념은 쇠퇴된 도시를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환경 등을 포함한 다방면으로 개선하여 산업과 사회, 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개

선할 수 있도록 도시의 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과정이다.

2. 가치와 특성

이처럼 도시 재생 사업은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사회 등을 동시

에 활력을 불어넣어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주된 목표이지만, 동시에 도시의 기능·형

태의 변화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까지 도모하는 것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개념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도시 재생 사업은 앞서 말했듯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에 도시가 알맞게 성장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시에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하고 시도하는 것이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다양한 변화들을 살펴

보면,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도시의 성장과 특성을 강화시켜 도시의 정체

성을 탐색하고 강화시킨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인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포

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견되는 특성을 살펴보면, 도시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다. 도시에서 경제

적으로 쇠퇴되는 현상은 도시의 경쟁력도 함께 실추되기 때문에 인구감소, 산업기

능 하락 등의 문제를 함께 겪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에 활력을 되살리기 위

한 수단으로 현재 사회·문화·교육적 방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도하

고 있다. 또, 지역민들을 위한 기초시설들을 보수하여 서비스 기능을 향상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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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책 성격
l 도시정비/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수단

l 도시 전반의 환경 변화를 위한 정책 수단

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중심으로 도시를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표 1> 도시 재생 사업의 기대가치

도시 재생 사업의 기대가치

l 도시의 지역적 정체성 및 랜드마크

l 도시의 지역 활성화 효과

l 지역민들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l 도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l 지역의 문화·예술·역사 향유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기대가치로 도시의 지역적 정체성 및 랜드마크로 전향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을 설립할 경우, 도

시의 문화·예술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각 지역마다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꽤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현 시대적 배경으로 이와 같은 복합문화공간들이 

낙후된 지역 내에서 개발될수록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으로 가치를 더욱 높게 인

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반 지역유물 전시박물관이 아닌 특수박물관일 경

우에는 그 희귀성과 교육효과로 인해 오랫동안 지역에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되며,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2)

<표 2> 도시재생정책의 변화3)

2) <문화시설의 지역경제 및 사회문화적 효과 연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1977, pp. 

69~73 참조.

3) 김용운, 『도시재생의 시대적 의의와 향후 과제』, 도시재생워크샵 기조 연설논문, 한국지역개발학회, 충

남발전연구원, 2008,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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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적

l 도시공간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

l 도시기능 강화와 삶의 질 개선

l 도시발전전략차원에서 사업추진확대

추진 전략

l 도시 공간 사회·경제 여건 종합개선

l 지역별 다원적 도시재생추진전략

l 공익차원의 정부재정지원 강화전략

추진 방식

l 도시 공간 어메니티 및 질적 수준증진

l 지역사회발전·개발이익 지역공유

l 광역단위 공적·사적공간 병행개선

기존의 도시 재생 사업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도심의 낙후지역의 시설과 환경을 새롭게 개선하려는 물리적 환경 개선만으로는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유지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복지와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경제·사회적 재생의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시 재생 사

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 재생의 내용적 범위는 물리·환경·경제·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2절 복합문화공간

1. 등장배경과 개념

최근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으며, 때문에 기존의 틀에서 벗

어나 서로 다른 분야들을 융·복합하여 재창조해내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 문화·예술분야도 예외 없이 융·복합을 거쳐 새롭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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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인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다원화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여가, 쉼, 생활문화, 예술 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모습의 문화공간을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공간의 경계나 

영역들이 무너지고 확장되어 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

간’이라 칭해지는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에

서도 방문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공유의 기능에 다양하고 새

로운 콘텐츠를 결합시켜가는 곳이 늘어나, 기존의 문화공간들도 복합문화공간의 성

격으로 변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을 제외한 상업공간이나 개인공간에서

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배경에 맞춰 새

롭게 탄생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복합문화공간을 이해하기 위

해 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현재 복합문화공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복합’의 사전적 의미를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로 합쳐진 것을 뜻한다. 공간에

서 ‘복합’의 의미는 고유기능을 가진 각각의 시설이 단일건축이나 하나의 대지 내

에 위치한 경우를 일컫는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

련성을 유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는 문화생산자와 문화향유자

를 연결하는 총체적 기능요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4)

도심이라는 장소의 공간적인 개념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현대라는 시간적 개념의 

문화공간은 도시 속에서 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가, 취미활동의 장소이

고, 오락과 휴식을 위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화공간은 시민

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재교육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

니고 있다.5)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 문화공간의 폭을 규정하기엔 매우 광범위하며 기능과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결과적으로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문화를 정의하고 있지만, 

4) 조용석 외 1명, 『복합문화공간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v.14 

n.2, 1994.10,

5) 전윤진, 『평생교육과 문화예술 사회교육, 문화예술』, 통권 제 110권, 1987,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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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문화시설이나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공간들이 요즘은 부쩍 늘고 있

다. 문화공간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공간들에도 분면하게 문화와 예술이 존재하고 

있으며, 문화의 다양성이 요구될수록 점차 다양한 요소들이 경계 없이 복합되어 활

성화되고 있다. 

문화공간은 현대인들에게 문화의 존재를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며 문화 활동을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의 개념이며 나아가 여가, 휴식을 위

한 장소로 발전되고 있다. 현 시대에서 문화공간의 역할은 다양한 문화의 경계를 

허물어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문화가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도록 재인식시키는 장

소가 되어가고 있다. 현대사회 속에서 수많은 문화와 가치관들을 문화공간에서 만

나게 되며, 그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발견할 수 있도

록 돕는 장소적인 공간인 것이다. 또한, 문화공간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예술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공간들이 늘어날수록 현대

인들과 사회가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발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가 존재하는 공간은 특정 범위나 경계를 한정시키지 않고 폭 

넓게 바라보며 문화공간이라고 칭한다. 

바쁘고 치열한 환경 속에서 시간절약 및 편의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에 맞춰 

도시 및 사회의 환경까지 변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간의 용도와 기능적 요소가 

복합되며 공간의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와 일상이 연결되게끔 

만들어주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로인해 현대인들에게

는 문화와 일상의 경계가 무너져 문화가 일상이 되는 넓은 개념으로 보다 확대되

어야 할 상황에 와있다. 때문에 야외공간뿐만 아니라 상업 공간, 대안 공간, 개인 

공간 등까지 한계 없이 생활 속에서 복합적인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곳이라

면 어떤 공간이라도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칭할 수 있게 되었다.6)

미술문화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문화 창조의 능력을 기르며 다양한 세계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은 생활 속 문화의 관심도나 필요성이 커져가는 현대인

6) 김옥랑 백선기, 『문화예술공간과 문화연구 : 동숭아트센터의 역사문화수용』, 한울아카데미, 2004,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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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삶 속에서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관심도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그에 맞춰 

많은 문화·예술 공간들도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 시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미술관에서 퍼포먼스 공연을 하기도 하며. 공연이나 전시 관

람 후 연계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현대인들은 꾸준히 변형시키고 변화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에 발맞춰 현대의 복합문화공간 역시 다양한 문화들이 만나 새롭게 재창조 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원적인 문화들을 이해하며 넓은 사고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도심에 위치한 공원이나 광장, 번화가에 형성된 특화거리와 같은 공공공간과 카

페 또는 클럽 등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문화의 생산 및 소비

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도심 내 상업 공간 등은 도심이용자들의 전반적인 문

화 활동을 위한 장(場)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관이 다른 또 하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며 이해한다는 것은 보다 자신을 새롭

게 창출하고 한층 더 높은 자기형성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더 나아가 현대는 소비 공간(Space of Consumption)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공간의 소비(Consumption of Space)시대가 왔음을 지적한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말과 같이, 공간 자체를 소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쇼핑, 비즈니스, 식음, 엔터테인먼트, 문화 활동의 다양한 공간을 포

함한 복합문화공간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에서의 표현

활동은 미술교육과 깊은 관계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최근 조성되

고 있는 소비 공간들은 쇼핑, 오락, 전시, 비즈니스, 스포츠, 문화행사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비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문화공간 형태로 개발

되고 있다.7)

이를 토대로 종합하여 복합문화공간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른 성격의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하여 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으며, 주기능이 어떻게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된 용어를 사용되

7) 김미연, 『삼성동 코엑스 복합문화공간 확장 기본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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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의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 공간에서 문화와 사람간의 소통, 문

화와 지역 간의 소통, 크게 나아가 사회와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행해지고 있

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복합문화공간이란 기존의 문화공간에서의 기능을 더욱 확장

시켜 교육, 체험, 놀이, 식음료, 쇼핑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복합적인 요소들을 

결합해 재창조된 문화공간을 말한다. 현재까지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감성적인 능력

을 키워줄 수 있는 감상교육의 강화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제작의 결과인 예술작

품을 직관적으로 혹은 분석적으로 접하여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와 세계를 향한 

창작의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활동이다. 즉 바람직한 미술교육은 미적으

로 ‘제작하고 보고 느끼며 말하고 이해한다.’ 는 일련의 과정으로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미술교육은 표현활동에 편중되었

던 것에서 벗어나 표현과 감상의 조화와 균형을 지키고 예술을 지각하고 이해, 수

용하는 활동이 미술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미술 활동에 대

한 자신감을 기르고 스스로 자아에 대해 정립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이를 자율적

으로 향유할 수 있는 태도로 키워주는 것이 미술교육자로서 문화의 생산을 돕는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2. 역할과 활용성

현대인들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와 도

전뿐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변형시켜 재창조하고 있다. 창조성은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요소로 많은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현대인의 삶은 정보화, 

경쟁사회 속에서 매우 치열하고 수 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창의성, 

창조성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예술·문화 속에서도 창의성, 창조성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발달되고 있다. 때문에 현대인들은 넓은 사고를 위

한 영감과 자극을 얻으려 더욱 다양한 문화, 예술, 경험 등을 만나는 것에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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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 창조해내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결합시킨 후 종합적으로 특수한 능력을 

개발해내는 것이다.

복합문화공간의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연령대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폭을 넓힌다.

둘째, 개성과 사고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높인

다.

셋째,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장으로서 가치를 높인다.

넷째, 문화·예술을 일상생활화 시킬 수 있고,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현대인들에게 맞춰 변화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은 다양한 분야의 문화들의 경계

를 허물고 즐길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 편의성, 접근

성, 창조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은 문화·예술과 교육, 체험, 놀이, 식음료, 쇼핑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르를 복합시켜 경

쟁력 있고 특색 있는 기능을 만들어 낸 것이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쉼’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문화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편안한 

일상처럼 다가가 공간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다.

<표 3> 복합화의 특징을 대표하는 키워드

복합화의 특징을 대표하는 키워드

l 상호 연관성

l 유기적 결합

l 시너지 효과

l 경쟁력 및 효율 증가

l 다양한 분야 적용

복합문화공간은 문화·예술과 교육, 체험, 놀이, 식음료, 쇼핑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르를 복합시켜 경

쟁력 있고 특색 있는 기능을 만들어 낸 것이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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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촉매기능

l 지역의 예술적 추구방향 선도

l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홈 공연장 역할

l 복합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창작 및 프리젠팅 공간

l 예술인들의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

l 전시, 공연,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유망한 작가 발굴

l 창작의 기회 및 지원

대중의 문화적 욕구 

충족기능

l 대중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l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와 취향변화에 따른 다양한 프

로그램 개발

문화·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기능

l 문화예술교육과 학습공간의 기능

l 시민 참여적 공간기능(지역주민들의 대화, 휴식, 놀

이, 여가선용의 장)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능

l 도시문화개발의 거점기능

l 지연문화 형성

l 문화적 명소로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쉼’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문화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편안한 

일상처럼 다가가 공간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다.

<표 4> 복합문화공간의 역할과 기능8)

복합문화공간의 다양한 기능을 <표 4>로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복합문화공

간은 공연장 혹은 전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의 공간이 복합화 된 형태를 지

니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공간의 결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성을 가

지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수용함과 동시

8) 조은아 외,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프로그래밍연구-국내외 공연장 프로그래밍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

문화회관, 2009,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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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육과 체험을 통해 대중의 교육 및 학습,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장 시키고 카

페나 레스토랑, 혹은 공원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목적 공간으로서 지역주

민들과의 대화, 휴식, 놀이 등 여가 서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복합문화공간은 방문자들에게 문화·예술 장르의 다양성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콘텐츠들이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한 층 더 편안하게 하며, 식음료 서비스를 통해 방문자들에게 대화, 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자연스러운 교육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통해 심리적으

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남녀노소가 공동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 경험의 기

회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사회교육을 자연스럽

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탐

색 및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에 현재의 복합문화공간에서는 문화예술 활동 제공,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상호작용, 문화예술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

으로 예술가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주며, 일반화된 공간이 아닌 복합적

이고 새로운 창작 공간을 보여줌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예술가들과 관람객들 간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예술가들을 발견할 수 있으

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더욱 쉽게 제공한다. 때문에 복합문화공

간에서는 일반인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 

본래 문화공간은 공연, 전시, 도서, 커뮤니티, 휴게 등을 포함한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여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의 경제성장, 도시화, 

산업화 등을 겪어 현대인들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

다. 

현대사회에서 문화공간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기능을 뛰어 넘어 폭 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복합문화

공간에서는 문화·예술을 중점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적용시켜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들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방문자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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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휴게와 식음료 서비스,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결합시켜 문화공간의 특색을 갖춰가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이 현대인들에게 자리 잡게 되면서 복합문화공간의 다양성과 크기

가 더욱 발전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의 특성을 가진 사례로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이 있으며, 가장 최근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분류되는 떠오르는 사례로는 문화역 

서울 284, 성수연방, F1963, 플랫폼 엘, 복합문화공간에무, 유니언타운 등이 있다. 

해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5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니스비

쉬의 ‘라치빌가’는 건축과 주거 그리고 문화 등이 복합된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간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공간, 방문자들이 쉴 수 있는 쉼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서로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구성한 점이다. 더 나아가 

예술가들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자들에게도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접근성을 무한하게 확장시켜가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국민들에게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는 가정 

하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복수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답변에 자기개발 25.7%, 

문화·예술관람 22.2%로 나타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를 원하고 있다.9)

이러한 현대인의 여가활동 희망 현황을 살펴봤을 때, 이를 반영한 여가활동 개발

을 위해 전 세대를 위한 문화공간의 발전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현대인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해 더욱 

다양한 문화공간과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가 현대인들의 시간에 더 

많이 차지되면서 더욱 새롭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춘 작고 큰 복합문화공간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업연구원과 통계청 및 한국은행의 공식통계

를 활용해 문화예술의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예술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9)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복지,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2007.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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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2000년~2010년 기

준 한국은행의 산업 연관 표에 따르면 문화예술은 주요 경제지표에서 모두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문화예술 사업체의 매출액은 연평균 4.66% 

올랐다. 이중에서 공연예술은 연평균 8.48%, 대중문화예술은 7.41%로 성장하며 

연 평균 경제성장률을 뛰어넘었다. 지난 5년간 공연예술의 사업체 수는 19.96% 

늘어났으며 전체 문화예술 사업체 수는 연평균 7.8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산업적 접근을 통한 시장 규모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밝혔다.10)

현대인들의 특성에 맞춰 생겨난 복합문화공간은 장점도 많이 발견되지만 동시에 

얼마 되지 않아 개선점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환경이나, 문화들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수많은 다양

한 문화들을 그저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오히려 대중들에게 문화에 대한 정체성 혼

란과 각 분야의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단순히 복합적인 문화를 

모아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각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게 될 경우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것에 대

한 도전이나 시도는 좋으나 그에 대한 시행착오와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조금씩 

다듬지 않으면 복합문화공간은 수많은 장점보다 단점들로 인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몇몇의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도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인과 문화·예술전문인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들이 부족하다는 점이 개선해

야할 부분으로 보여 진다.

오늘날 문화공간의 발전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의 개선점들을 보안하여 방문

자들에게 우리 지역, 나아가 사회까지 소통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특성화시켜야 한다. 

10)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예술정책과, 2016.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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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유형별 특성과 미술교육적 가치

제1절 복합문화공간의 유형별 특성

연구자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구축된 복합문화공간의 현행 사례들을 미술교

육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

준은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기에 연구자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각 공간별

로 지향하는 설립 방향 및 목적을 공통점을 도출하고,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직접 

분류하고자 한다. 다섯 가지의 유형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표 5>와 같이 역사문

화형, 커뮤니티형, 대안공간형, 엔터테인먼트형, 문화·예술중심형으로 구분하여 명

명하였다.

<표 5>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유형별 특성

구분 특성

역사문화형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을 재현하여 구

축된 복합문화공간의 형태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예술을 동시

에 제공

커뮤니티형

소통과 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예술가와 

일반인간의 소통, 지역민들 간의 소통,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중심으로 운영

대안공간형

상업성이나 다른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순수하게 작가들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방문자

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동시에 제공

엔터테인먼트형
체험과 놀이의 기능을 중심으로 방문자들을 위한 흥미요소

를 통해 문화·예술을 스며들게 한 복합문화공간

문화·예술중심형
문화·예술 향유가 주기능인 공간으로 그 외에 부가적인 요

소들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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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문화형

<표 6> 역사문화형의 특성

특성 내용

역사성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까지 지역 안에서 형성된 역사, 

사회, 문화·예술이 축적되어 상징이 되는 역할

특히, 기존 건축물에 내포된 과거의 시대, 지역, 장소적 

특징이 현대적인 요소들과 함께 공존하여 표출

지역의 정체성
오랜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역적 정체성을 나타냄

문화성
문화의 정도나 수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구축된 복합문화공간의 역사문화형은 각 지역의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요소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

록 한 공간을 의미한다.

지역민들을 위해 오래 보존되어온 지역의 역사나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의 향수

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지역을 찾아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

그램도 기획되어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깊은 문화수준을 알릴 수 있고,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사회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역사와 지역까지 아우르는 더욱 종합적인 

복합문화공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지역에서 창작 및 향유 기회를 통한 

문화·예술인 발굴과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시켜 지역 활성화의 효과까지 이끌 수 

있다. 국내에서도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고용의 기회가 확대되며,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역사문화형 

복합문화공간은 도시 재생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공간을 복원시킨 형태의 사례 중 대표적으로 ‘문화역서울 28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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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역서울 284의 경우 서울의 역사적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여 재개관한 복합문화

공간의 사례로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류를 위한 전시, 공연, 워크숍 등 다양한 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뉴욕의 ‘하이라인’은 30여 년간 사용이 중단된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재생한 사례로 역사적 유산을 지역개발의 매개체로 활용하

였다.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공원으로 변모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을 고려하여 도시의 변화와 현재 도시 환경의 현황을 최대한 반영한 공간이다. 이

와 같이 사회, 지역, 역사, 주변 환경 등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도시 재생 사

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유형 중 역사문화유형의 긍정적인 사례들이 많다.

역사문화형 복합문화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과 역사적 특징이 쌓인 공간 속에 새롭고 현대적인 문화·예

술을 도입시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의 물건과 공간들을 허물지 않고 실험적

이고 현대적인 작품을 전시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는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다른 복합문화공간과는 색다른 장소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색적인 

것들을 폭넓게 수용하고자하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각광받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림 1] 문화역서울 284의 용산합병경성시가전도의 부분지도, 경성역, 중앙홀 

스테인드글라스, 서울역의 모습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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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뮤니티형

<표 7> 커뮤니티형의 특성

특성 내용

소통의 참여성

문화·예술 활동에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제공

지역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

지역민들을 위한 공동 사회문화의 장

개방성
불특정 다수가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

주변 환경 요인으로 인해 활성화

지역의 상징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내 상징적인 복합문화공간

복합성
다원화사회 속 소통과 관계형성을 위한 다양하고 폭 넓은 

교육, 전시, 공연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활성화

커뮤니티형 복합문화공간은 소통의 공간으로 예술가와 일반인간의 소통이나 다

양한 문화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립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는 문화를 매개로한 복합문화공간과 지역민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 특정

한 심상을 연출할 수 있는 장소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정한 범위 안에

서 공동체형성을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하며, 전시 및 공연 공간 외의 휴식 공간 등

에서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의 공간으로 역할을 지닌다.  

커뮤니티형은 쉽게 말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개개인

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된

다. 열린 공간은 불특정한 다수가 특별한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개

념으로,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을 의미한다. 개인이 자아와 감정을 정상적이고 건

강한 예술표현 방법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가

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통의 공간이 된다. 이러한 공간은 지역민들 간에도 자연

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커뮤니티형 대부분이 지역민들 간의 커

11) 사진출처, 문화역서울 284, https://www.seoul284.org/문화역서울284/지나온-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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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는 지역문

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은 창작공간이 되기도 하며, 전시장,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지역민들과 문화·예술에 대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조성된 환경 속에서 세미

나, 워크숍, 토론 등을 진행하여 지역문화 또는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산과 교

류를 위한 방안을 나누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문화·예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로써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지역 안에서 상징적인 공간으

로 자리매김 한다면 지역의 명소이자 랜드마크로 전향할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같이 커뮤니티형 복합문화공간은 지역민들,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자들 간

의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개개인의 생각과 정보, 일상, 교육 등의 특정한 

제한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토론 및 여론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인문학적 장이나 경제와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방문자들이 아닌 보

행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처가 되는 공간이기도 하며, 다양한 놀이문화와 공

연, 축제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통해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

적 복합성의 분포가 높다. 이는 다양한 공간구성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를 포함한 주변인들과 어울림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 

직접 방문하여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만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소비문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

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형의 사례로 부산의 ‘F1963'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행사, 강연,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커뮤니티활동을 위해 많은 방문자들이 찾고 있는 사례이다.

커뮤니티 유형의 또 다른 사례들 중에, 서울시 청년 공간 ‘무중력지대’는 컨테이

너박스를 개조하여 구축된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청년간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무중력지대 서대문’에서는 세운상가, 낙원상가

와 같은 70년대 메가스트럭쳐 공간을 재생시킬 일반인들의 아이디어를 모집 및 지

원하여 다양한 시도를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무중력지대 성북’에서는 작은 도시 

재생 학교 크루를 모집하여 실질적인 도시재생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커뮤니티형 복합문화공간에서는 방문자들이 결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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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할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림 2] F1963의 부산국제즉흥춤축제 ‘커뮤니티 즉흥’ 모습12)

커뮤니티형의 대표사례인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F1963’에서는  

열린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배틀하는 흥미로운 커뮤니티 축제를 통해 내면을 몸으

로 표출하였다. 이와 같이 F1963에서는 일반인 참가자들과 관객들이 가까이서 호

흡하고 소통하며 지역민들과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구축된 복합문화공간에서 미술교육

을 통해 감상자와 창작자간의 소통, 다양한 연령층간의 소통, 교육자와 학습자간의 

소통, 문화예술과 사람 사이의 소통, 도시와 지역민 간의 소통과 같은 '커뮤니티 형

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12) 사진출처, F1963, www.f1963.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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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공간형

<표 8> 대안공간형의 특성

특성 내용

예술성

문화·예술 자체를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간

문화·예술 향유를 주목적으로 하여 폭넓은 기회를 제공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의 미래지향성 보유

자율성 창작자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창작성
다른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순수하게 문화·예술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

대안공간형은 한 복합문화공간 안에서 상업성이나 다른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순수하게 작가들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열린 공

간이다. 문화시설과 레지던시 기능의 주거 시설,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비교적 대규모로 형성되는 복합문화공간들이 많다.

1960년대 뉴욕에서부터 등장한 대안공간은 젊고 실험적인 작가들에 의해서 새롭

게 등장한 공간으로, 도시 재생의 성격과 유사하게 버려진 공간들을 활용하여 작품

을 개발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1997년 외

환 위기의 영향으로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업성과 대

중성 있는 작품만을 선호하자,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열악한 창작 환경을 비판하면

서 새로운 제작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9년 이후부터 대안공간이 활성

화되기 시작했다.13)

대안공간형에서는 상업성을 주로하고 있기 않기 때문에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

을 시도하며, 방문자들을 위한 문화향유기능과 작가들을 위한 창작 지원을 위한 프

로그램이 많다. 이 중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특정한 공간에서 정해진 

13) 이동권,(2007).대안공간, 주류 미술계 진출을 위한 통과의식? - 주류미술에 대한 비판에서 태동한 대

안공간. 월간말, (통권258호), pp.226-227.



- 28 -

기간 동안 머물며 작업공간을 제공하거나 전시 및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실험적인 문화·예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개인만의 개성과 

창의성이 부여된 작품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다.

신진작가들의 활동 지원이나 아마추어 작가들을 발굴하고, 직접 전시를 제안하여  

구현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시도하면서 문화·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작가들을 위해서는 작업 및 주거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위한 기회를 확대시켜주기도 한다. 기존의 예술가 지원 역

할에서 나아가 점차 지역 생활로 나아가는 포괄적 의미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간들은 작가들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을 주 목적으로 형성되

어 주거, 작가들 간의 교류와 방문자들과의 소통 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운영되며 복합문화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대부분 공간을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대여해주는 공간 지

원 프로그램 또는 작업 활동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이러

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이 많아질 경우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대안공간 유형의 복합문화공간에 다

양한 문화·예술가들이 방문하여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 문화와 역

사 등을 담은 창작물을 통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소통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사회에 공헌하거나 기업에서 새로운 이미지 개선 및 시도를 

위해 건립되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복합문화공간의 경우, 도시 재생 사업을 통

해 잘 활용되기도 하는 이유가 실험이나 기술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 제도를 갖추

고 있기 때문에 융·복합된 창작활동이 더 쉽고 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개입이 크지 않고 작가들과 방문자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도시 재생이 시설보다는 사람과 문화로 인해 지역문화의 자생력까지 이

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어쩌면 복합문화공간이 가져야 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공간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나아트파크’로 작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 및 

전시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장르를 향유하고자 한다. 베

를린의 ‘우파 파블릭’도 버려진 영화현상소를 마을 단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

시켜 현재는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대안공간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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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나아트파크’의 웰컴! 아틀리에 프로그램과 작가의 작업실 모습14)

대안공간형의 대표적인 사례 ‘가나아트파크’에서는 입주 작가의 작업실에 방문하

여 작가와 작품에 대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작가의 작업

실은 개인 사유의 공간이자 창작의 공간이지만, 방문자들의 입장에선 흥미롭고 신

선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 미술대학 학생들이 작가

의 생각을 들으며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학습하기 위해 방문하여 작가와의 

대화에 참여하고 소통하기도 한다.

14) 사진출처, 가나아트파크, www.art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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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엔터테인먼트형

<표 9> 엔터테인먼트형의 특성

특성 내용

혼합성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상업, 체험, 교육, 식음료, 쇼핑, 

휴식, 놀이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는 여가 공간

대중성

다양한 장르가 방문자들을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대중적

휴식과 체험의 장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편리

지역의 경제성

잠재적 방문자들과 재방문자들을 포함하여 상품이나 

브랜드 판매를 위한 노출에 용이

방문자들의 흥미와 놀이 요소를 자극시켜 자연스레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락보다는 높은 차원으로, 흥미와 놀이

를 키워드로 꼽을 수 있다. 때문에 엔터테인먼트형 복합문화공간은 체험과 놀이의 

기능을 특히 강조시켜 강화된 문화공간이다.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쇼핑, 식음료, 

휴식, 문화·예술 활동 등의 전혀 다른 기능과 목적이 밀집되어 즐거움을 위한 요소

들이 혼합된 문화명소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가생활을 필요로 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도심 속에 놀이 중심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지역의 랜드 마크로 상징적 의미

를 지니기도 한다. 나아가 지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놀이공간이자 문화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즐거움과 흥미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창출해내는 사례들도 활발

하게 늘어나고 있다.

현대인들이 예술품을 감상할 때도 흔히 대중적인 것들을 익숙하게 느끼거나, 신

선하고 재미있는 것들에 흥미를 가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반면 엄숙하거나 무겁고 다소 독창적인 예술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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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깊이를 느끼면서도 가까이 두고 즐기기엔 대중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엔터테인

먼트형 복합문화공간에서도 이러한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형 복합문화공간은 지역민들이나 예술 활동가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잠재적 방문자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방문자들을 위한 편의

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나 방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개방공간도 필요로 

요구된다. 또한 공간 외부도 활용하여 방문자들이 아니어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나 광장을 조성하여 잠재적인 방문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장소의 이

미지를 부여해 준다.

현대인들은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것 보다는 능동적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

로그램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형의 복합문화공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공간에서도 체험과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체험이

나 놀이 활동을 통하여 이미지를 형성하고 오감을 자극시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및 체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여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체험과 놀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계된 상품들이나 브랜드

를 판매하여 동시다발적인 효과를 거두는 사례도 있다. 이는 방문자들의 흥미와 욕

구를 향상시켜 학습이나 활동에 참여의사를 결정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체험, 흥미 등을 제공하며 학습자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

고, 나아가 예술가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빈번해져 어우러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떠한 콘텐츠로 활용되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

다.

엔터테인먼트형 복합문화공간은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위한 공간으로 방

문 유도와 재방문의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경제성과, 정보성, 지속성 등의 다양

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다. 

엔터테인먼트형 복합문화공간은 실제 예술가들이 진행하거나 함께 참여할 수 있

는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공연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함유하고 있으며, 한

국의 대중문화를 흥미롭게 즐기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많

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경제에도 새로운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상업적인 공간들이 들어서 휴식이나 식음료공간을 활용해 현대인들의 

소비문화에 맞춰 복합된 공간들도 엔터테인먼트 유형에 속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주로 이러한 복합문화공간들은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아 여가나 놀이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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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어 다 기능한 효과를 이끌어낸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상업공간들에서도 문화 활동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문화·

예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새

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하고 있으며 소비성향 또한 변화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개성 표현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문화·예술 공간

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형 복합문화공간은 방문자들이 접근하기에 부담이 없고 개

방적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어려워했던 사람들에게도 자연스

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엔터테인먼트형 복합문화공간에서는 국내에서 흔히 

생겨나는 카페, 레스토랑, 서점, 플리마켓 등을 활용하여 현대인들의 일상이 된 요

소들을 문화·예술과 함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 ‘사우스뱅크센터’의 엔터테인먼트 이벤트의 예15)

대표적인 사례로 ‘사우스뱅크센터’에서는 매년 전 세계에서 아티스트가 참여하여 

5천여 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약 6백만 명이 넘는 방문자들로 명소가 되었다.

15) 사진출처, 사우스뱅크센터, https://www.southbankcentr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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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예술중심형

<표 10> 문화·예술중심형의 특성

특성 내용

다양성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를 연계시켜 복합화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품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능

정체성
주 목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본질을 독립적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다양한 부가적 요소들을 더해 정체성을 유지

통합성
문화·예술과 연관한 제작사와 예술단체들까지 입주시켜 

상호간의 통합적인 시너지 확보를 목표로 발달

문화·예술은 주로 인문,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미디어, 축제 및 행사 등으로 이

루어진다. 즉, 문화예술중심형 복합문화공간은 문화·예술 향유가 주기능인 공간으

로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전시나 공연을 중심으로 레지던시, 창

작 공간, 교육, 체험 프로그램, 휴식 등을 혼합하여 발달되어 있다. 일반적인 경우 

아트센터로도 불리며, 공연 및 전시 등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 및 전시 기능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전시나 공연 등을 통해 감상

자들과 문화·예술의 관계를 형성시키며, 작품을 보관하거나 유지하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예술의 장르가 복합적이며, 일상과 구분하기 어

렵기 때문에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이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되며 보

편화되어가고 있다. 현대의 다양성을 부여한 복합문화공간이 현대인들을 위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화공간들의 한계

를 넘어서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일본의 ‘롯본기 힐즈’에서는 전시 및 아트 앤 라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주는 대규모 복합문화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일평균 10~15만 명의 

방문자들이 찾는 명소이다. 도시 재생의 개념으로 설립되어, 낙후 주거지역 재생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도시경쟁력이 높은 복합문화공간이다. 기본적으로 예술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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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며, 주거와 문화, 교육과 상업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프리쉬 라 벨 드 메’에서는 담배제조공장의 일부를 활용하여 예술 창작의 방향

에서 실험과 도전을 위해 공간을 설립하였고, 현재는 문화·예술을 위한 실험과 도

전이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복합문화공간 ‘프리쉬 라 벨 드 메’는 제작사와 예술

단체들의 입주하여 문화·예술의 통합적 성격에 따른 시너지 확보를 목표로 하여 발

달시키고 있다.

문화·예술 향유를 중점으로 하는 복합문화공간은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방문자들

이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전시관의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다. 

또한 주로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작가들이 입주하여 창작할 수 있도록 하며, 작

가들이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작품 전시 및 발표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

획 및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창작공간의 주요 특징으로는 장르간 활발한 교류활

동과 예술가간 네트워크가 형성, 문화생산의 주체를 예술가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으로의 확장,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프로젝트와의 공동작업으로 활발한 

국제교류 등을 꼽을 수 있다.16)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살리기 위해 문화·예술 공간에서 교육, 식음료, 휴식 공간 

등을 복합시킨 형태도 있다. 주로 문화·예술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요소를 긍정적

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방문하기도 한다. 때문에 방문자들 사이에서

는 대중성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한다.

[그림 5] ‘프리쉬 라 벨 드 메’의 문화·예술 활동의 예17)

16) 박아현, 『복합문화공간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

학원, 2012, p.53

17) 사진출처, 프리쉬 라 벨 드 메, www.lafriche.org/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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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형별 사례 및 미술교육적 가치

1. 유형별 사례

앞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과 복합문화공간의 이해를 위하여 이론적 배경과 그를 

토대로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도입된 도

시 재생 사업을 통해 구축된 복합문화공간들은 곳곳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

며, 그 사례를 통하여 미술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연구자가 직접 정리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

공간을 유형별 특성을 기반으로 사례를 알아본 뒤, 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현행 

미술교육 사례를 통해 미술교육 활용 가치와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가. 역사문화형

(1) 서울 ‘문화역서울 284’18)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 284에서는 역사와 예술이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특징

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과거의 서울역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 284

는 경성역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복원한 형태로 2011년에 기차역에서 복합문

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문화역서울 284는 중앙홀, 출찰실, 대합실, 귀빈실, 역장실, 이발실, 화장실, 복

도, 여행장병 안내소 등을 복원하여 현재는 복원전시실과 창작유통 프로젝트를 통

한 프로젝트 숍,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예술 창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역서울 284의 tmo는 여행 장병 안내소를 뜻하는 Transportation 

Movement Office의 준말으로 서울역 광장과 중림동을 연결하는 통로로 쓰이던 공

간을 현재에는 티엠오 샵(tmo shop)이라는 이름으로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는 문화

18) 문화역서울 284 <https://www.seoul284.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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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명 연계 프로그램 내용

DMZ

(비무장지대)

전시
DMZ를 향해 멈췄던 생각을 다시금 상기시

키며 우리가 상상하는 DMZ의 미래를 제안

연계

프로그램

토크, 북 토크, 시네마 토크, 포럼, 심포지움 

등의 방식으로 DMZ와 정치, 문화, 환경, 예

술 등과 같은 복합적인 층위를 살펴 DMZ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에 접근

커피사회

전시

근 현대 생활문화에 녹아든 커피문화의 변천

사를 조명하고 일상 속 우리 사회의 커피문

화에 대해서 되돌아보기 위해 기획

연계

프로그램

l 신청곡을 통해 과거의 명 DJ들과 젊은 

세대의 음악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디제잉하는 디제이 쇼

l 서울역에서 금강산 유람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실향민 가족, 새

터민 가족, 3대 가족 등을 초대해 특별한 

가족사진 촬영

RTO 365 공연, 상영, 음악, 영화영상, 문학 등 문화예술의 장르와 

예술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 tmo에서는 시민의 유동이 많은 문화역서울284의 

1층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의 작품 창작과 유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예술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예술가와 시민들과의 접점을 제

공하며 문화역서울 284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역량 있는 예술가

의 작품을 선보이는 곳이다.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예술을 접하고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워크숍, 오픈스튜디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제공해 예술을 좀 더 쉽고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각 전시 및 프로그램은 수개월간 tmo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은 다음의 <표 11>에 잘 나타나 있다.

<표 11> 문화역서울 284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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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경계를 넘나드는 소통의 장을 기대

연계

프로그램

토크 스테이션 철로 변 북 토크에선 시인, 

그래픽 디자이너, 문학 서점 대표와 함께 소

통

제 8회

서울레코드페

어

공연, 전시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하는 이들이 나란히 서

서 음악을 탐색하거나 음악을 듣는 축제

연계

프로그램
마켓과 스탠딩 공연, 사인회 등

[그림 6] 문화역서울 284의 문화예술 중심 연계 프로그램 요소

각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 284에서는 문화·예

술을 중심으로 다음의 [그림 6]과 같이 전시 및 공연, 교육, 대화와 소통, 창작, 상

업 요소를 덧붙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문화역서울 284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서 특성을 살펴보면 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다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되고 있다. 

공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점차 세분화되는 만큼, 다양한 전시 및 콘텐

츠로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공간이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카테고리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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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어느 멋진, 

나만의 여권

2018 공공디자인 기획전의 연계 프로그램

가고 싶은 나라의 도장을 찍어 특별한 여권 제작을 통

해 전시의 의미를 체험

전시 방문자들 대상으로 전시기간 동안에 제한 없이 누

구나 자유롭게 참여

나의 멋진 날

2018 공공디자인 기획전의 연계 프로그램

산책하는 길, 출근하는 길, 집으로 향하는 길 곳곳에서 

만나는 공공디자인의 다양한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찾

아 나가는 전시 프로그램

사전 이벤트로 시민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해시태그 참

여를 통해 올린 사진 중 선별 후 개개인이 마주했던 하

루와 공공디자인이 함께하는 풍경을 전시

우표 강좌

: 그림우표로 

내 꿈을 찾아봐

2018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연계 프로그램

그 외에도 에코백 만들기 체험 활동 | 우표에 담는 나

의 꿈, 강병인 작가님의 캘리그래피 강연, 스피치 라이

터 강원국 선생님의 글쓰기 특강, 우표 디자이너 사인

회 등

역 내 그림 방

: 드로잉 워크숍

가을·역·산책 연계 프로그램

중첩된 다사다난한 기억들을 우리의 시점에서 들여다보

기 위한 프로그램

역사의 실제적인 사실에 기대지 않고, 방문자들이 직관

적으로 관찰한 공간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된 목적

빈 공간을 돌아다니며 인상적인 풍경을 나눔

복합문화공간에서 미술교육의 중요성은 현대에 들어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려운 미술작품을 대중과 공유하고 마주하는 사회·문화 교육기관으로의 역

할이 중요해지며 미술교육도 함께 중요해진 것이다. 복합문화공간에서 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미술 연계 프로그램들이 다음 <표 12>에 잘 

나타나 있다.

<표 12> 문화역서울 284 미술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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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역서울 284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전시의 의미를 체험해볼 수 있으며 방문

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왔

다. 뿐만 아니라 작가의 강연 및 드로잉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관찰하고, 표현하

여 참가자끼리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

이처럼 복합문화공간에서의 미술교육은 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

다. 대상을 관찰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주관적인 표현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미술작품의 감상을 

통해 나를 제외한 또 다른 사고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

해할 수 있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하면서 표현방법의 다양성과 미술활동

을 폭 넓게 접해볼 수 있다.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직접적인 전시 감상을 가능하게 

하며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공간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복합문화공간에서 미술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가

치가 더욱 증폭되는 것이다.

복합문화공간에서 미술교육에 참가하는 방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자는 자료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미술작품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미술 창작활동까지 연계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

운 환경 속에서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하며 작가와 방문자들 간의 많은 소

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잠재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자가 미술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학습 요소를 효과적으로 고안해야 한다.

(2) 런던 ‘하이드파크’

복합문화공간 하이드파크는 오랜 역사공간으로, 과거의 시간에서 유지된 문화들

과 건축, 예술 등이 살아있는 문화관광 특성을 지닌 시설이다. 또한, 지역민들을 위

한 생활공간이자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지로 하이드파크를 찾는 방문자들이 많다.

하이드파크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표 13>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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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내용

주요 프로그램

정부에서 로열파크 프로그램을 관장하기 때문에 도심 속 

하이드파크의 프로그램들은 기본 틀에 맞춰져 있다.

기본 콘텐츠별 스포츠, 역사, 팝, 스페셜 숲, 교육 등의 

분야로 나누어진다.

예술 프로그램

예술, 조각, 역사를 담은 작품 중심으로 안내 가이드를 

통하여 역사나 정치, 예술 등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본 

조성 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역사와 원예, 조경, 야생화, 자연환경보존, 건축물 등의 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 13> 하이드파크 주요 교육 프로그램

나. 커뮤니티형

(1) 부산 ‘F1963'19)

1945년 창립된 고려제강은 부산의 향토기업으로 자동차, 건축 등을 포함한 다양

한 분야의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수영공장은 1963년

도에 설립되어 2008년까지 고려제강 와이어로프를 생산하였다. 하지만 수영공장은 

생산시설을 이전하며 기존의 수영공장은 폐 산업시설로 남게 되었다.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활용 방안을 고안하던 중에 2016년

에 고려제강이 문화공간화 사업을 시도하게 된다. 기존의 수영공장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의‘F1963'이라는 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

고 2016년 9월에 부산 비엔날레 전용 관을 목적으로 하여 일부 리 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논의 후, 약 8개월 만에 약 100억 원의 사업

비를 투자하여 완료되었다.

19) F1963 <http://www.f1963.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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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2일 부산광역시 주최로 개최된 <부산 문화로 통(通)>포럼에 발표

된 자료에 따르면, 복합문화공간 F1963은 소통과 융합, 창조의 문화적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공간으로, 개념적으로는 차이의 공간, 소통의 공간, 융합의 공간, 창조의 

공간 등 4가지 공간을 주요 테마로 분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20)

Kiswire가 설립한 복합문화공간 F1963은 고려제강에서 부산에 최초로 공장을 

설립한 “1963년도”의 해와 “Factory”의 앞 글자를 의미한다. 1963년에 시작하여 

2008년까지 약 45년간 와이어로프를 생산하던 공장을 개조하여 2016년부터 본격

적으로 비엔날레를 위해 활용된다. 이를 계기로 자연과 예술이 공존할 수 있고, 사

람과 문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되었다. 문화·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

가 융·복합되어, 현재 많은 방문자들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였다. 기존 

와이어 로프공장의 구조를 유지하여 공간의 정체성을 구현한 모습이 공간의 특색

을 더해준다. 현재는 카페, 서점, 전시 및 공연, 휴게 공간 등이 밀집되어 넓고 편

리하게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다. 부산 비엔

날레 개최 이후, 꾸준하게 전시 및 공연을 이어오고 있어 공간을 찾는 방문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 F1963은 한 공간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하여 방

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공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좌석과 무빙 월, 음향, 조명, 영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상영회, 전시, 파티, 심

포지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공간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들 간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고안하여 어린이부

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의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

기를 지향한다. 소통의 공간은 예술가와 일반인간의 소통, 다양한 문화체험을 가능

하게 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립하였고, 융합의 공간은 전시, 교

육, 공연, 상업과 휴식 공간이 융합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조의 공간

은 현대인의 생활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이며,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 강재영, <FACTORY 1963>, 부산문화재단, 부산 문화로 통(通) 포럼 발제 자료, 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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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전시 공간 (Exhibition)

l 부산시(부산문화재단), 기획자, 국제적 네트

워크에 대한 투어링 전시

l 전시 위주의 쿤스트 할레

교육 공간 (Education)

l Hobbist+Kids를 위한 다양한 강좌 프로그

램

l 성인 : 오페라 강좌, 가드닝 원데이클래스, 

취미공예 등

l 어린이 :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상업 공간 (Commercial)

l 카페, 펍, 레스토랑, 푸드트럭 등

l F&B존과 서점, 아트샵, 갤러리 등

l Culture존 

공연 공간 (Performance)
l 연극, 음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

술가들의 공연 프로그램

자료공간 (Data)
l 인문, 취미, 문화, 예술 특화서점

l AV아카이브 공간 운영

커뮤니티 공간 

(Community)

l 시민들의 소모임

l 예술가 및 기업 워크숍 세미나

l 소규모 웨딩 등

l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표 14> ‘F1963’의 공간별 프로그램

F1963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원 업무는 고려제강과 지역의 문화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다. 개관 이후에 상업공간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

산 비엔날레 이후 태양열을 사용하는 그린에너지를 통해 친환경 건축 보강, 일반 

재배부터 식물공장까지 청과와 관련된 생산적 그린 팩토리 존 구성, 전시, 공연, 교

육, 체험 및 문화소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F1963은 지성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공존의 장을 컨셉으로 운영하며, 미술(전시)

과 공연(연극, 클래식, 대중음악) 외에도 인문(책과 도서관), 카페(소통) 등의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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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장소 내용

사각사각 

원데이 클래스

YES24

중고서점

<피어나다>최향미 작가와 함께 ‘페이퍼 커팅 

아트’ 작품 만들기 프로그램

국내 1호 페이퍼 커팅 아티스트 최향미와 함께 

종이를 잘라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

마켓움 프로그램

: 직접 그리고 

만드는 

미술선생님과의 

체험

렉처룸

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마켓움’은 120팀의 

작가와 셀러, 아티스트 들이 참가하여 아트소

품 등과 먹 거리가 준비된 마켓 겸 교육 프로

그램을 진행

: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키즈 Play

마켓움 프로그램

: 피카소 그림 

그리기

렉처룸

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마켓움’은 120팀의 

작가와 셀러, 아티스트 들이 참가하여 아트소

품 등과 먹 거리가 준비된 마켓 겸 교육 프로

그램을 진행

문화·예술 강의

예술

도서관

內

강의실

l 문화·예술 관련 도서의 저자 특강

l 화가, 음악가, 예술평론가, 프로사진가 등의 

특강

l 문화·예술 정문 강사의 정기적인 강의 프로

그램 등

그 중에 미술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 및 체험 활동으로 나눠보면 다음<표 15>와 

같다.

<표 15> ‘F1963’의 미술교육 연계 프로그램 및 체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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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력지대’ 

각 공간 명
공간 구성 기능

G밸리

상상지대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린 공간

수백 권의 도서를 읽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기 

위한 공간

창의지대

코워킹, 각종 행사로 활용되는 다용도 공간

스크린을 이용하여 강연, 상영회, 게임 등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

독립공간인 회의실과 폴딩 도어를 이용해 공간 

활용

협력지대
업무 및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소규모 이용객을 

위한 공간

휴식지대 청년을 위한 휴식 공간

공유부엌

함께 요리하며 식음료와 더불어 여유를 즐기는 

공간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

(2)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21)

무중력지대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며 청년들이 자

발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청년을 구속하는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 컨테이너 박스

를 개조하여 자유롭게 활동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현재는 영역이 확장

되어 G밸리, 대방동, 양천, 도봉, 성북, 서대문, 무악재 지점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공간별로 분류한 공간 구성 및 기능은 다음 <표 16>와 같다.

<표 16> ‘무중력지대’의 공간별 구성 및 기능

21)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youthzo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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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동

1층 지구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

공동 작업, 대화와 소통, 식음료 공간으로 활용

2층 은하수

자기 계발 및 학습 공간

세미나, 워크샵, 회의, 스터디 등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지하1층 

인공위성

휴식과 힐링, 활력 충전 공간

회의 및 소규모, 스터디 모임 등으로도 활용

양천

비무장지대

컨퍼런스, 소셜 파티, 출판기념회, 워크숍, 

어쿠스틱 콘서트, 소규모 시사회, 토크콘서트, 사업 

설명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만나야지대 소규모 회의실로 스터디나 모임 장소로 활용

방송 중 

지대

녹음작업을 위해 음향, 마이크 등을 지원해주는 

방송실

배워야지대 강연 및 자유공간으로 이용하는 세미나 실

도봉

나눔 지대 카페로 이용되면서 청년을 위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공유 공간쉼표지대

협력지대

세미나 실, 회의실, 꽃길만 걷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청년들을 위한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사용

소규모의 모임, 회의, 멘토링, 상담 등을 위한 공간

또는 면접 메이크업 특강 공간 등으로 활용

상상지대

스타트 업 랩 공간으로

청년지원사업 ‘청년정거장’의 공간지원팀에 

해당하는 3개의 청년단체에게 활동하는 입주 공간

성북

커뮤니티 홀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공간

세미나 실
청년들이 모여 함께 궁리하는 모든 소모임을 

지지하는 공간

아고식탁
각자 가져온 음식을 먹고 나누며 작업하고 모임 할 

수 있는 식음료 및 휴식 공간

다목적 홀
각종 행사와 상영회, 강연 등을 통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



- 46 -

프로그램 장소 내용

‘나’에게 색을 

입히다
양천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미술을 이용하여 청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나만의 화분 

만들기
양천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

자신의 모습, 소망 및 감정을 나만의 화분에 

담아보고 고민을 나누고 공유하는 프로그램

드로잉클럽[취미

미술]/첫인상, 

초상화

도봉

매달 세 번째 금요일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

재능이 없거나 처음 그리는 사람, 전공자가 아

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룹 드로잉 프

로그램

아트커먼즈 무악재

유휴 공간 (구)안산파출소를 개조하여 청년 예

술 공간 무중력지대 무악재로 변형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작품 창작 공간으로 공유

무중력지대는 서울시에서 관리 및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2020년까

지 지역구마다 늘어날 예정이다. 때문에 이 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간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위처럼 각 지역 공간별로 

특성과 기능이 다른 이유는 부근 청년들의 환경이나 특징, 활동력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무중력지대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일터 문화 개

선 프로젝트,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 ‘대형 캔버스 페인팅’과 ‘철인 3종 경기 도전하기’, ‘독립영화 상영회’, ‘어둠 속

의 식사’ 등과 같은 신선하고 흥미로운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특

히, 미술과 연계된 프로그램 및 체험 활동으로 나눠보면 다음<표 17>과 같다.

<표 17> ‘무중력지대’의 미술 연계 프로그램 및 체험

무중력지대에서는 이처럼 미술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휴공간과 낙후된 시설을 재생시키는 기획을 위해 청년들을 모집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 커뮤니티를 통하여 지역민들의 공동체 인식이 활성화되는 효과

는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나 관심사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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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비주얼 아트

조각을 주로 하여 회화나 설치미술 등을 통해 동시대 작가

들의 작품과 미디어를 활용한 전시와 작품 해설 프로그램

15~25세를 대상으로 비디오와 미디어의 흐름에 관한 워크

숍과 프로그램을 진행

(3) 토론토 하버프론트22)

토론토에 위치한 하버프론트는 매년 120만 명의 방문자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약 4000개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50개가 넘어가는 커뮤니티와 

문화 그룹을 형성하여 전 연령을 위한 문화·예술, 음악, 영화 등의 다양한 장르별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하버프론트는 1972년도에 크라운 회사가 합병되며 1991년 구성을 체계화 하고 

비영리로 자선 조직을 구성하여 공공 이벤트를 열었다. 이후 하버프론트는 토론토

에서 모든 문화·예술 활동과 예술가들의 장소로 자리 잡게 되면서 매번 새로운 경

험을 체험하고 즐기기 위한 방문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업시설들도 들어서 있지만 상업이 주 목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하버프론트 센터에서는 개인의 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운영되는 복합문화공

간으로 새롭고 창조적인 행사와 교육을 포함하여 공공을 위해 운영된다는 점이 특

징이다. 이 곳의 목표는 창조성이 방문자들의 삶을 문화와 더불어 공존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문화·예술가들을 양성하고자 하며, 나아가 국제적 문화·예

술 교류를 위해 환경을 만들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서도 문화·예술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투자하여 프로그

램과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버프론트에서 진행하는 예술 프로그램은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하버프론트’의 미술 연계 프로그램 및 체험

22) 하버프론트 <http://www.harbourfrontcent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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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매년 3000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

캠프에는 4500명의 어린이들이 방문

일반캠프, 아트캠프, 전문캠프, 스포츠캠프 등의 다양한 콘텐

츠로 세분화

아트캠프는 점토, 염색, 목조, 종이 등을 이용해 손으로 작업

하는 미술과 게임, 노래 등의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예

술적 영역을 체험하고 창조적으로 표현

교육 프로그램

과학과 기술, 시각예술, 연극, 스토리텔링, 종이예술, 공연예

술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취미 (현대 예술, 아이디어 교육, 창조적 글쓰기, 채색화, 정

원디자인 등)

단기 워크숍 (바느질, 식물 가꾸기, 화분공예, 동양화 정원 

가꾸기 등)

다. 대안공간형

(1) 장흥 ‘가나아트파크’23)

가나아트파크(전, 장흥아트파크)는 1984년 국내 최초 사립미술관인 종합 미술관

이 그 전신으로서, 2005년 모회사 가나아트센터에서 인수하여 조각공원을 중심으

로 설립되었다. 이후 가나아트파크는 2006년 미술관과 공연장, 어린이체험관, 가나 

제1아틀리에를 개관하였다. 블루(Blue)·레드(Red)·옐로우(Yellow) 스페이스를 뒤이

어 가나 제2아틀리에, 가나아트파크 미술관이 ‘가나어린이미술관’으로, 블루스페이

스가 국내 최초 ‘피카소어린이미술관’으로 변모하면서, 가나아트파크는 전 연령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나아트파크는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과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자에게는 다

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향유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그리고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

23) 가나아트파크 <http://www.art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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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능 교육 목표

가나

어린이미술관

전시, 

체험

l 총 6개의 전시장으로 구성 

l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현대미술작품 

l 체험 중심으로 조성된 놀이터 활용

l 세계적인 작가들로 구성된 가나 아트파크 컬

렉션 상설 전시

블루스페이스 전시

l 국내 최초 피카소어린이미술관

l 소장 중인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상설 전시

l 피카소 작품 100여점 소장

l 소장품 대부분 1950년대 제작한 드로잉, 도

자, 판화 등

l 피카소 일상, 예술활동을 엿볼 수 있는 앙드레 

빌레르(André Valère) 감상

레드스페이스 전시

l 기획전시관

l 가나아트파크 기획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단

독 전시관

l 입주 작가를 비롯한 회화, 입체, 디자인, 일러

스트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현대미

술 작가 작품 전시

옐로우

스페이스

놀이 

공간

l 섬유 작가 토시코 맥아담(Toshiko Horiuchi 

Macadam)의 텍스타일 작품 겸 놀이터

l 그물놀이터는 놀이터구조공학 전문가의 자문

을 거친 제작품

l 인체공학적인 제작 방식으로 인해 어린이들을 

위한 균형감과 리듬감 학습 가능

문화공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나아트파크의 주 관람객들은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대부분이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의 교육적 가치가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되었다.

가나아트파크의 시설별마다 각각의 특색과 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어린이미술

관, 블루·레드·옐로우스페이스, 어린이체험관, 가나 장흥 1,2 아틀리에 등으로 구분

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19>과 같다.

<표 19> 가나아트파크 주요 시설별 기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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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체험관

전시

교육

체험

l 전시와 교육 기능을 동시에 담당

l 3개의 전시장과 쉼터 그리고 정원으로 구성

l 눈높이에 맞춘 전시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가나 장흥 

1,2 아틀리에

레지던시

겸 

창작 

공간

l 입주 작가,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지원

l 장 미셀 빌모트(Jean Michel Willmotte)의 설

계

l 국제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가나아트파크에서 진행하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은 크게 예술, 자연, 인간

의 조화로운 결합을 위해서 공간을 구성하였다. 자연 속에서 예술작품과 사람들이 

한 공간에 조화롭게 어울려 문화·예술을 느끼고 향유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7] 가나아트파크 프로그램 기획의 기본 방향성



- 51 -

[그림 8] 가나아트파크 프로그램 기본 개념

우선 가나아트파크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세부 프로그램 사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

l 웰컴! 아틀리에

- 주제 : “미술관 옆 아틀리에” 참여 작가 작업실 탐방 프로그램

- 대상 :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어린이부터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 미술에 관심 있는 애호가들 등 (5인 이상/ 10인 이상 단체)

- 일정 : 2018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3월 24일까지

- 장소 : 가나어린이미술관(4,5전시장)

- 내용 : 전시《미술관 옆 아틀리에-가나 장흥아틀리에 작가展》연계 프로그램.

아틀리에에서 작가들에게 질문 겸 소통 형식의 강의를 통해 미술에 소질을 보이

거나 작가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술에 취미가 있는 애호가들 

까지 대상으로 하여 큐레이터가 인솔하는 전시관람 후에 작가 2인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 52 -

l 나도 업 사이클 아트 작가

- 주제 : 가나아트파크 10월 토요 체험 프로그램 ‘나도 업사이클 아트 작가’

- 대상 : 연령 제한 없음

- 일정 : 2018년 10월 6/13/20일 토요일

- 장소 : 가나어린이미술관 체험 존, 전시장

- 내용 : 유도영, 김준혁 작가의 작품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

유도영 작가는 비치코밍 나무조명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가 제주도 바다에서 비

치코밍(Beach combing)으로 수집한 나무를 제공하여 작품수준의 만들기를 진행한

다. 그리고 김준현 작가는 헌책을 접어 360도로 마는 폴딩 아트(Folding art)로 제

작하고 실제 조명을 달아 완성하는 미니 갓등 프로그램과 고슴도치 두두 프로그램, 

“헬로, 업 사이클”포스터를 재료로 사용하여 꿰맴 아트(속지 꿰맴 기법)과 고정 장

치를 달아 완성시키는 포스터 노트 제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만들게 함으로써 예

술작품을 창작하는 것에 대한 놀이적 상상력을 인식시키도록 했다.

(2) 베를린 ‘우파 파브릭’24)

우파 파브릭은 베를린의 버려진 영화현상소를 예술가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

다가, 1979년에 조성된 마을 단위의 복합문화공간이다. 베를린 도심 가운데 위치

한 우파 파브릭은 도시형 생태마을 및 문화·예술·교육 공간의 기능을 모두 지닌 공

동체이자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1965년에 약 100명의 예술가들이 이 

지역에 점거하면서 예술 촌을 형성하고, 베를린에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동과 

서로 분단되었다. 이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던 영화촬영소를 문화생태마을로 변화

시킨 과정에서 분단의 모습이나 역사가 그대로 스며들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특

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예술 공동체로 현재 30명의 입주 작가와 200명 이상의 협력자들이 문화·예술 창

조를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지역 커뮤니티 겸 통합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

다. 지역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복합문화 단지를 위해 찾아오는 방문자들이 연

간 20여만 명이라고 한다.

24) 가나아트파크 <http://www.art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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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내용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l 예술가들이 상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예술과 직업적 

활동이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

국제문화교류센터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l 다른 국가의 문화·예술의 교류를 목적

l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 작품 공동제작

게스트 하우스
l 우파 파브릭을 찾는 관광객들과 방문 예술가들의 숙

박을 위한 시설

처음 버려진 유휴 공간을 창작 공간으로 사용하며 자발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형

성시킨 것이 시초가 되어, 대규모의 복합문화 생태 커뮤니티로 건립 된 것이다. 당

시의 예술가들은 버려진 것을 재생시킨다는 개념으로 실험을 시도하던 이들이었고, 

버려진 재료들로 실험적 창작활동을 통해 공장 문화 페스티벌과 행사를 개최하였

다. 이에 따라 우파 파브릭 내에 카페, 레스토랑을 포함한 식음료 상업공간들이 들

어서 오늘 날의 우파 파브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표 20> 우파 파브릭의 주요 사업 프로그램

그럼에도 우파 파블릭을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속가능성’을 구현함

에 있어 우파 파브릭이 늘 중요한 모델로 제시되는 데는 바로 이런 측면 때문이라 

할 수 있다.25) 우파 파브릭은 예술과 자연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

술 활동이 상업적인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순수하게 향유되는 과정 속에서 일상으

로 문화·예술이 자연스레 스며들어 이루어지기를 지향하고 있다. 예술 프로그램에 

있어서 순수 예술교육 위주를 벗어나 보다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지역

을 위한 대안 교육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우파 파브릭의 지역적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지역의 벼룩시장 주관, 지역의 어린이와 노인을 연결해주는 멘토링 시스템 

운영 등을 문화공간에서 지역과 소통하고 연계하여 일상 속에 스며들도록 한다.

25) 박신의, 『유럽의 폐 산업시설 활용 문화예술공간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문화경영학과,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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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내용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l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l 학습한 것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아시아문화교육 l 새로운 지역문화를 교류하기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

프리스쿨

l 어린이들이 성적이나 연령에 대한 기준 없이 원하는 

수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무료 

학교

l 졸업 후, 일반적인 중학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

는 대안 학교

우파 파브릭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지역민들과 

더불어 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창작함으로써 예술가들에게는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

나 새로운 세계를 통해 영감을 얻고,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과 참

여기회를 편리하게 한다. 또한, 일자리와 공동체 형성을 발달시키는 효과도 함께 

발생한다.

<표 21> 우파 파브릭의 교육 프로그램

라. 엔터테인먼트형

(1) 영국 런던 ‘사우스뱅크센터(Southbank Centre)'26)

런던 최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우리나라의 ‘예술의 전당’과 같은 곳이다. 다양한 

음악회를 개최하는 로열 페스티벌 홀과 퀸 엘리자베스 홀, 헤이워드 갤러리를 포함

한 복합문화공간을 사우스뱅크 센터라 부른다. 전시, 공연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가득하여 해마다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5천여 개의 크고 작은 행사 및 축

제가 펼쳐지고, 때문에 약 6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1951년부터 영국 축제를 위한 행사용도로 건립되었으며, 1986년부터 사우스뱅

크가 단독으로 운영 주도권을 지니게 되면서 독립하였다.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는 

26) ufaFabrik <https://www.ufafabrik.de/en>



- 55 -

프로그램 명 내용

페스티벌 윙

l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l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무료예술 및 교

육의 기회 제공

l 노후된 내부시설시스템 교체 및 보수와 확장

l 열린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

현대 

설치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

사이코빌

딩 

프로젝트

l 갤러리 건물을 다른 건물의 모양이나 조각으

로 변형시키는 작업

l 관객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체

험 가능

l 설치물을 통해 일상 속 도시 공간을 재인식

여름분수 l 분수를 통해 관객 참여 및 상호교류

레인보우 파크 l 이용자들의 상상력 자극 및 휴식 제공

로비공간 

활용 

공연·전시·이

벤트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l 정규 프로그램 외 이벤트·행사·교육 등 다양

한 프로그램 진행

l 클로어볼룸은 전시, 공연, 문화·예술 교육, 파

티, 워크숍 등의 장르를 나눌 수 없을 정도

로 다양하고 실험적인 프로그램 진행

Friday

Lunch 

with 

Mastercar 

l 현대음악, 클래식공연, 월드뮤직 등의 여러 

장르의 음악 공연을 무료로 즐기는 프로그램

약 2,900석이 수용 가능한 연주장에서 다양한 음악회뿐 아니라 연극이나 무용을 

포함한 수많은 공연을 제공한다. 또한 헤이웨드 갤러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

롯한 유명한 화가들의 기획전을 감상하고 질문하며 학습할 수 있는 핵심 미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체험 

또는 워크숍, 무료 이벤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예술을 감상하고 사고하는 것과 더불어 창작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자

연스러운 교육의 장으로 복합문화공간의 교육적 가치가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되었

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22>과 같다.

<표 22> 사우스뱅크센터(Southbank Centre)의 기획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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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련 행사, 북클럽

London Literature 

Festival

l 매년 해의 이슈 내용을 주제로 하여 유명작

가들의 강연 및 토론회

l 퍼포먼스와 설치미술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옥상·로비 공간 활용 교육 

프로그램

Seed Workshop

l 정원 활용 교육 프로그램

l 초등학교 2학년 대상 정규교육과정 연계 프

로그램

l 씨앗심기, 정원 지도 만들기, 새 모이통 만들

기 등의 씨앗이 자라기 위한 조건을 학습

l 교육 외 재미있는 행사 진행

체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내용

설치미술

l 옥외공간과 테라스공간에 전시된 대형 설치미술

l 광장에 설치된 전시물

l 야외 설치물

l 로비공간에 전시된 설치물

l 축제나 이벤트와 연계한 다양한 설치물

축제 l 재즈, 디자인 등 연간 300개 이상의 축제

문학관련 행사 및 모임
l 문학관련 어린이 문학 페스티벌, 북 페어

l 사우스뱅크센터 북클럽

교육

l 뮌 엘리자베스 테라스인 루프 가든을 활용한 씨앗워크

숍

l 로비공간을 활용한 가믈란 수업

l 로비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워크숍 수업

무료공연
l 마스터카드와 함께하는 금요일 점심, 저녁 토닉 공연

l 야외거리에서 버스킹공연 등

사우스뱅크센터에서 진행하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체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들에서 설치미술, 문학 관

련 행사 및 모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무료공연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표 23> 사우스뱅크센터 체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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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내용

사운드 피트

아티스트 Di Mainstone이 만든 Soundpit 창의 놀이 프로그램

전 연령을 대상으로 소리, 시각 및 촉감 등에 대한 감각을 탐

구할 수 있는 미술과 음악의 융합 프로그램

아름다운 그래픽 조명이 모래에 비춰지면 음악을 만드는 인터

랙티브한 체험 프로그램

학교를 위한

사운드 피트

아티스트 Di Mainstone이 만든 Soundpit 창의 놀이 프로그램

초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소리, 시각 및 촉감 등에 대한 감각

을 탐구할 수 있는 미술과 음악의 융합 프로그램

특히 장애학교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체

험 프로그램

헤이워드 갤러리의 

학교

다양한 범위의 예술가에 대해 학습하고, 영감을 얻으며, 질문

하는 프로그램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미술 갤러리 헤이워드는 사우스뱅크센터

의 핵심적인 교육 프로그램

<표 24> 사우스뱅크센터 예술교육 세부프로그램

▶헤이워드 갤러리의 학교

사우스뱅크센터의 핵심적인 학습 프로그램인 헤이워드 갤러리는 모험적이고 혁

신적인 현대 미술 갤러리이다. 다양한 범위의 예술가에 대하여 학습하고, 영감을 

얻으며 보이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주기 위함과 전 연령대의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예술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시회의 견학과 전시 큐레이터의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과목의 교사들에게 권장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전시와 다양한 주제가 

훌륭한 교육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림 9] 사우스뱅크센터의 

헤이워드 갤러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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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피트

아티스트 Di Mainstone이 만든 Soundpit은 대화 형 경험을 통해 창의력을 고취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그래픽 조명이 모래 위에 비춰지면 움직임으로 음

악을 연주하며 학습할 수 있다.

소리, 시각 및 접촉에 대한 개인적인 감각을 탐구 할 수 있으며 예술과 음악을 

융합시켜 감각적인 놀이 체험을 통해 흥미로운 상호 작용적 경험이다.

특히 초등부 그룹 학생들이나 장애학생들을 위해 특히 긍정적인 교육적 가치가 

있다.

(2) 일본 도쿄 ‘오다이바(お台場)'

일본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도쿄 시에서는 국제화 또는 정보화에 대한 대

안으로 도시의 기능을 확장하고 나누기위해 복합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도쿄는 

도심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

다. 2002년 오다이바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이루는 건물과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

다.

도쿄 오다이바는 현재 외곽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역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

다. 미래 도시를 연상하게 하는 오다이바는 많은 쇼핑몰과 놀이시설, 전시관 등이 

들어선 엔터테인먼트형 도시이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을 변모하여 현 시대의 현대인들이 꼽은 가장 살고 싶은 도

시로 꼽히기도 하였다. 현대적이며 유행을 앞서는 인공 섬 오다이바는 다양한 놀이

문화와 식음료, 대형 쇼핑몰과 특급호텔, 그리고 레지던시가 복합된 새로운 모습의 

도시환경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지역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다이바는 바다, 공원, 놀이동산을 포함한 호텔, 박물

관, 전시관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미래형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오다이바의 공간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적절한 비율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다양한 

경험과 볼거리를 주는 이상적인 문화공간이다. 도시 안에서 공존하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최첨단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조화를 이루어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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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및 체험 공간

l 소니 플라자

l 데츠카오사무

l 소니스타일

l 스튜디오 드림메이커

l 소니 익스플로러 사이언스

l 네코타마 켓츠리빙

l 산리오

l 파나소닉 센터

많은 사람들이 편리성과 다양성을 지닌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주거공간을 중요

하게 삼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가 발달되고 있으며, 나아가 

문화·예술적 요소가 주거를 위한 가치까지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표 25> 오다이바의 전시 및 체험 공간

(3) 서울 ‘서울숲’27)

뚝섬은 한강과 청계천이 교차하는 부분에서부터 거듭 범람하여 퇴적되고 생성 

된 구역으로 침수지가 공장 주택지로 변화된 곳이다.

이러한 자연에서의 생성된 장소가 현재의 정수장, 유원지로 조성되어 왔으며 해

를 거듭하며 서울경마장이나 체육공원을 개장하게 되면서 서울시 지역민들을 위해 

더욱 친밀한 공간으로 재생되었다. 이는 도시 재생 사업화로 인해 복합문화시설과 

함께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으며, 현 시대에서 

현대인들에게 서울숲은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서울숲은 서울시와 지역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태공원 겸 복합

문화공간이다. 서울숲이 위치한 뚝섬지구는 체육공원으로서 자연을 배제한 여가공

간으로 존재하다가 서울시에서 이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여 서울의 숲을 조성하였

다.

27) 서울숲 <parks.seoul.go.kr/template/sub/seoulfore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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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장소 내용

난 곤충이 좋아 방문자센터

곤충들의 생활과 일생에 대해 알아보는 

자연을 활용한 놀이 프로그램

자연물을 활용하여 곤충을 만들어보고 

곤충의 모습과 역할을 이해

녹색 꿈 교실
습지생태원 

생태학습장

서울숲 습지생태원에 전시된 수서곤충과 

수생식물을 관찰 및 영상 관람 후, 식물을 

캐릭터 화 시켜 그림으로 표현 등

조물조물 숲 속 

공작실
방문자센터

자연 속에서 발견한 것을 창의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해보는 감각 체험

숲속 나라 

동화이야기
방문자센터

좋은 동화책을 선정하여 직접 그리거나 

종이접기를 통해 표현하는 미술 연계 유아 

독서 프로그램

숲속 미술관 방문자센터

자연에서 느끼는 예술을 느껴보고 

문화도슨트와 함께 서울숲 야외 

환경조각전 작품 감상

서울숲의 주요시설은 문화 예술 공원과 자연생태 숲, 자연체험학습원, 습지 생태 

원, 한강수변공원과 야외무대, 서울숲 광장, 환경놀이터,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이

벤트 마당, 나비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뚝섬 문화 예술 공원은 문화·예술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

성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누릴 수 있는 여가 공간이다. 뚝섬 생태 숲은 

우량한 자연 생태 숲을 재현한 야생동물 서식지로 조성된 숲이다. 외곽 도로변을 

따라 대교목을 식재하고 연못과 언덕을 만들어 자연경관을 향상시켰다. 자연체험학

습장은 자연을 학습 및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

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습지생태원은 학습 및 관

찰의 기능을 지닌 습지 생태원으로, 이곳에서의 미술 연계 체험 프로그램은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서울숲 미술 연계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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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분류 세부 프로그램

창작 및 제작
예술 창작 및 

교류사업

국제적인 예술 창작 및 도시와 관련한 

프로젝트, 작업실 지원, 국제 레지던시, 

미디어아트 랩 시설 지원, 워크숍 등

교육 예술 교육 사업

멀티미디어 교육, 아마추어 미디어아트 

교육, 어린이 예술 교육 프로그램, 대중

을 위한 무용, 음악, 대중음악 교육 프

로그램, 스케이트보드 강습, 세미나 등

향유 및 배급

공연 및 전시회
각종 페스티벌 및 전시회 개최, 농산물 

장터, 탁아소, 지역 커뮤니티 연계 프로

그램, 뉴미디어 엑스포 ORME 공동개

최, 오픈 스튜디오, 잡지 출간 등
지역 연계 사업

투자
문화수도 및 

창조산업

미디어아트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유로

메디테라네 사업, 2013유럽문화수도 사

업 등

마. 문화·예술중심형

(1) 프랑스 ‘프리쉬 라 벨 드 메(Friche la Belle de Mai)'28)

1992년 5월부터 담배제조공장을 재활용하면서 프리쉬 라 벨 드 메의 실질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 공장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초

반부터 프로그램을 위해 공간을 활용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이동생활을 하는 민족

들처럼 이 공간에 진입하여 필요에 따라서 공장의 부분적인 공간을 설계하면서 조

금씩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간을 구축한 것이다.

<표 27> 프리쉬 라 벨 드 메의 주요 프로그램 유형

28) Friche la Belle de Mai <http://www.lafrich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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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메디테라네의 구도에서 세이타 공장은 3개의 작은 섬이라는 이름으로 공간

이 구획되었는데, 첫 번째 섬은 유산거점, 두 번째 섬은 미디어 거점, 그리고 세 번

째 섬이 프리쉬 라 벨 드 메로 배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공장에 민간 주도의 

문화 예술 공간과 시가 주도하는 도시 재생 사업의 설계가 병행되는 모양새를 갖

추게 된 것이다.29)

프리쉬 라 벨 드 메를 예술 창작의 방향에서 실험과 도전, 혹은 예측불허의 예술

창작이라는 지침으로 일치시키면서 공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려고 했다. 예술가들

과 협업하는 ‘제작자’ 체제로 나아가게 하는 데, 이에 따라 음악 및 음반, 음향, 현

대 무용, 시각예술, 시네마,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관련 제작사와 예술단체들이 입

주하게 된다. 프리쉬 라 벨 드메의 활동 목표를 창작, 배급, 프로모션, 교육으로 두

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예술가와 제작자의 구조를 동시에 설정한 것과 무관하

지 않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예술창작 성과물의 사회화 방식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실행하는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멀티미디어의 활용이라는 전략으로 연결

되었다.30)

프리쉬 라 벨 드 메는 현 시대에서도 참고할 만한 매우 독특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대칭관계’에 대한 개념을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제안하며, 문화·예술의 통

합적인 특성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목표로 지역과 국가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일자

리 창출과 도시 정책, 교육과 정제 분야에 대한 생산적 교차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특별하게 예술의 활용을 도시나 사회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과도 결합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예술단체의 기업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인 ‘CADO’가 2008년에 창립되어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며 또한 마르세유 시와의 공조로 프리쉬만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문화·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와의 연계를 주도하며, 

산업 집적지역을 형성한다는 조건이 가지는 의미도 특별하다. 결론적으로는 현 시

대에서 프리쉬의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1000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해마다 약 500회 이상의 축제 및 행사와 180여개의 국제 교류 프로젝

트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직원 450여명과 연간 방문자 12만 명에 도달하였다.

29) Fabrice Lextrait(2001), p.72

30) ibid.,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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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프리쉬 라 벨 드 메의 예술교육 세부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내용

디지털 아트

아이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도구를 통해 창조적인 감각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새로운 기술과 전자 장치로 청각과 시각을 경험

가족 전시회

전시 Jesse Darling의 “Creve”는 다양한 요소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목소리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연계 프로그램

ARCHI-FREE 

모델

시각 예술가 Laurent Eisler는 아이들을 위해 상상 속 희귀한 

세계와 액세서리 등을 실험하고 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도중에

Caroline Gamon은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어린이들을 

위한 자료, 서적, 색 또는 소리 등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자유, 기쁨, 즐거움, 인내 등이 이 교육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학습

이미지, 

이미지

비주얼 아티스트이자 인쇄 출판 스튜디오에서 주최하여 

미술사를 통해 여행하는 그림, 그림 조각, 이미지 등을 

기옥하여 투영된 예술을 연습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책을 

발견

(2) 프랑스 ‘퐁피두센터(Pomoidou Centre)'

마레지구는 유흥시설이 대부분인 낙후 지역이었다. 때문에 복합문화공간이 들어

서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지만, 현재 퐁피두센터는 프랑스의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이자, 세계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퐁피두센터의 가장 큰 효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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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평범한 서민공간에 문화·예술을 더해 변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민들로부

터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현대미술의 전문성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리 시내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근처의 주거공간과 환경들을 잘 고려하여 구

축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대표적 사례이다.

퐁피두센터는 파리 시민들의 만남의 장이자 문화의 중심지로 인식이 변화하면서 

바뀐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설계이다. 전체 면적의 절반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공영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광장과 건축물은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유리를 사용하여 서로를 바

라볼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하였다.

퐁피두센터는 전시관이나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디자인, 건축, 영

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들을 부가적으로 결합시켜 대중성 있는 공간이다.

도시 지역재생에서 퐁피두센터는 문화·예술이 지역이나 사회에 까지 얼마나 영향

력 있는 요소인지 보여줄 수 있으며, 낙후된 지역을 문화·예술로 재생시킨 좋은 사

례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슬럼화를 극복하고, 세계적 관광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

화 효과를 거두어, 현재 에펠 탑과 더불어 프랑스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다.

퐁피두센터는 대중성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장소이며, 이곳에는 도서관, 영화관, 카페, 전시장, 음악회장, 공연장, 

강연장, 어린이 작업실, 도서관 등의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프로그램 콘텐츠로 퍼포먼스, 영화, 쇼/콘서트, 토론, 미팅, 컨퍼런스, 활동 및 체

험, 전시 등이 있다.

(3) 뉴욕 ‘센트럴파크’31)

도시공원 개발의 원형이 되고 있는 공원으로, 세계 최초의 현대적 도심공원으로 

평가 되고 있는 센트럴파크는 1863년에 개방되었다.

공원은 쓰레기 하차장으로 방치된 땅이었기 때문에 위생불량 및 전염병을 막기 

31) 센트럴파크 <http://www.central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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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분 내용

정기 프로그램

l 어린이 단체 대항전 및 어린이, 청소년 등반 기초반

l 요가 및 요가치료

l 숲과 물 전시

l 시의 지원으로 함께하는 최고 애완동물 선발대회

l 투어가이드 프로그램 : 가이드와 함께 걷기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l 어린이를 위한 캠프나 투어, 야구, 탐험과 같은 

체험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및 동물원과 기초등반 

프로그램

l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상영, 조형물 전시

교육 프로그램

l 전문교육프로그램, 학교별 교육프로그램

l 지역사회 프로그램

l 어린이를 위한 가상공원 프로그램

l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위해 도심 속 여유를 위한 공원조성으로 계획되었다. 이로써 매연으로 둘러싸인 도

심을 위한 대안이 되었고, 중산층, 노동자, 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자연과 문화

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갖게 되었다32). 

하지만 이 곳은 150년간 많은 시민들이 보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1980년 지역

민들과 시민운동가들이 이 곳을 되살리기 위한 ‘센트럴파크 컨서 번시’를 조직하여 

복원을 시작했다. 시민들의 기부와 자원봉사 등으로 조금씩 관리되어 간 센트럴파

크는 공원 관리 예산의 85%를 시민기금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 곳의 주요시설은 시립미술관, 동물원, 숲, 잔디광장, 정원, 연못 등이 조성되

어 있으며 공원 곳곳에 예술가들의 조각상과 공공프로젝트, 퍼포먼스 행위를 자연

스럽게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머무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센트럴파크는 큰 규모와 다양한 시설만큼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다. 센트럴파크 컨서 번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주 이곳에서 진행되

며,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진행하기도 하고 비용은 대부분 무료이다.

<표 29> 센트럴파크 컨서 번시 운영 프로그램

32) 이유주, 『녹색공원 평등한가-공공공간의 물 관리』, 월간, 환경과 조경, 2005,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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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음악공연 프로그램 및 기타 문화행사

l 주요 예술 프로그램 'The Gates' : 공공미술로 계획된 

작품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프로그램

유형 사례

전

시 

공

연

교

육

체

험

레

지

던

시

커

뮤

니

티

자

료

상

업

여

가

역사문화형
문화역서울284 ● ● ● ● ●

하이드파크 ● ● ●

커뮤니티형

F1963 ● ● ● ● ● ● ●

무중력지대 ● ● ● ● ● ● ● ●

하버프론트 ● ● ● ●

대안공간형
가나아트파크 ● ● ● ● ● ●

우파 파브릭 ● ● ● ● ● ●

엔터테인먼

트형

사우스뱅크센터 ● ● ● ● ●

서울숲 ● ● ● ●

문화·예술

중심형

프리쉬라벨드메 ● ● ● ● ●

퐁피두센터 ● ● ● ● ● ● ●

센트럴파크 ● ● ● ●

총 계 12 12 12 5 6 4 6 7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성공한 사례들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직접 제시한 5가지 유형별 사례에 따라 각 유형이 가

지는 세부 기능을 전시·공연, 교육, 체험, 레지던시, 커뮤니티, 자료, 상업, 여가로 

나누어 각 유형별 기능에 따라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다음 <표 30>은 위에서 설명한 5가지의 유형별 사례에 대한 세부 기능을 나누

어 직접 구성한 도표이다.

<표 30> 유형별 사례에 대한 세부 기능 구성 도표

결과적으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전시 및 공연과 교육, 체험 기능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유형에 관계없이 활용되는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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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판단할 수 있었으며, 레지던시, 커뮤니티 등의 기능 유무에 따라 유형이 나누

어진다. 커뮤니티형의 사례들에서는 모든 공간이 커뮤니티 기능을 지니고 있었으

며, 대안공간형의 사례들에서는 레지던시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엔터테인먼

트형의 경우 모두 여가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2. 유형별 특성에 따른 미술교육적 가치

기존의 미술교육 공간들에서 발견된 미술교육적 가치 적용의 한계성을 위한 대

안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미술교육적 가

치를 적용하고자 한다.

현대인들의 지적 수준 향상으로 인해 교육의 가치는 더욱 성장하고 있으며, 미술

교육 방법 및 교육 공간 등에서도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미

술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도를 적용하기에 한계들이 

발견된다. 때문에 적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을 지닌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시도를 

제안했으며, 등장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른 복합문화공간의 유형별 특성과 발전가능

성을 발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술교육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항목으

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교육환경을 위한 장소적 특수성

현대사회의 산업혁명, 기술과 기계의 발달 등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정서적 측면, 

감성적 측면의 결핍을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회, 개인주의 등에 익숙해

져 인간과 인간사이의 오고가는 정, 따뜻함 등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옛 문화나 

정서, 역사와 환경 등을 회상하며 추구하고 있다.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옛 것, 오래된 

것들에 대한 장소적 특수성과 복고풍의 상품들이 현대인들에게 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것들에 새로운 시도를 더하여 다시 가치를 재생시킬 수 있

는 교육공간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 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현대인들 사이에서 열풍인 주택개조, 한옥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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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고풍 인테리어 공간들의 가치가 높아져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림 10]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개조된 복합문화공간들의 모습33)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미술교육적 가치로서 역사문화적인 유

형을 살펴보면, 교육환경을 위한 장소적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

화·예술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기존의 환경을 유지하여 개

조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편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이는 학습자들

에게 학습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수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복합문화공간에서 행해지는 미술

교육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창작자와 감상

자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동등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의미의 

미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의 현장성이 특별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과중심 미술교육에서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미술관에 방문

하여 현장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가 직접 미술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에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일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는 

33) 사진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430204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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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계를 나누지 않고 누구나 창작자가 되고 누구나 감상자가 되어 공유하고 소

통하는 방식의 미술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소통하고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가르치

고 배우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스스로 깨닫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로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점이 미술교육

을 통해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하기에도 효과적이다. 학습자들 각각의 개성과 생각

을 듣고 느끼는 경험을 통해 작가 역시 학습자들에게 영감을 받기도 하는 상호작

용의 효과를 만들기도 한다.

[그림 11] F1963 ‘피어나다’ 최향미 작가와 함께 만드는 ‘페이퍼 커팅 아트’34)

예를 들어 [그림 11]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구축된 복합문화공간 F1963에서 

진행했던 미술교육이다. 단순히 작가의 생각을 강의식으로 말하고 학습자들이 듣

고 배우는 일방적인 방식 대신에 작가가 직접 참여하여 표현하는 것을 보고, 학습

자들이 미술활동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

의 다양한 표현 활동을 작가가 직접적으로 바라보면서 영감을 얻기도 하는 방식의 

쌍방향적 수업방식이다. 이 수업에 참가했던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음을 

수업후기를 홈페이지 리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리뷰의 일부를 빌려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34) 사진출처, F1963, www.f1963.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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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페이퍼 커팅 아트의 아름다음과 매력을 발견하고, 몰두해서 성취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l 작가와 함께 참여해볼 수 있다는 부분에 가치를 느끼며, 반면에 국내에서 이러

한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의 아쉬움을 밝힌다. 

l 다양한 연령층의 학습자들이 있었지만 특히, 임산부들의 태교와 힐링을 위해 

참여한 학습자와 작가의 경험을 통해 느꼈던 감정들을 듣고 공유하고 싶어 참

여한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림 12] 가나아트파크 문호 작가와 진행한 창작활동 ‘나도 예술가Ⅱ’35)

위에서 제시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인 가나아트파크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 예술 아카데미 ‘눈·코·입 미술관’은 가나아틀리에에서 활동

하고 있는 작가들과 함께 참여하는 예술 아카데미로 약 12명의 입주 작가가 함께

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만족 71%, 만족 29%로 100%의 만족 응답률과 

함께 “매우 유익했고 직겁 작가와 큐레이터 선생님을 통해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35) 사진출처, 가나아트파크, www.art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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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서 좋았다”, “주기적으로 화가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미술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주었다.36)

복합문화공간이라는 특수성이 편의성과 다양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문화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미술과 교육과정 목표에서도“미술을 

생활화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37)”라고 기재되어 있

듯, 미술을 생활화해야 할 필요를 요구하고 있다. 학습자는 자신의 생활과 삶에 있

어 가장 가까운 것에 호기심을 느낀다. 현실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상에

서 미적 구성과 가치를 발견할 때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특히, 복합문화공간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인 것이다. 내가 들어서 있는 

공간은 어떤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어떠한 즐거움을 제공하는지 그 공간의 

성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미적 체험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체

험과 감상을 통해 그 안목이 길러질 때부터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심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름다움을 확장시키고 풍부하게 함으로써 인간에게 풍부한 정서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미술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

간이 주는 분위기와 학습 환경이 학습자들을 유연하게 하여 교육적 가치를 자연스

럽게 적용하기에 효과적이다.

나. 학습자 연령층과 소재의 다양성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몇몇 유형별 특성 중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양성’에는 장르의 다양성과 학습자 연령층의 다양성, 재료선택의 다양

성, 학습의 다양성 등이 있다.

36) “가나아트파크, 개관 10주년 기념 '눈·코·입 미술관‘ 성료”, 이코노미톡 뉴스, 2016년 09월 13일, 

(2019년 05월 27일 접속),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34290#07AG

37) 교육부. 『미술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13, 교육부 201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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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에서 행해지는 미술교육의 대부분은 최근 들어 거의 통합적인 형태로 다

양한 장르가 내·외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의 특성상 다양

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한 공간에 어우러져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새롭게 

재창조되고, 폭 넓게 확장되고 있다. 이는 미술 내에서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부

가적인 요소를 복합시켜 접근하는 방식으로 놀이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습

활동이 대부분이다.

특히, 미술활동은 대부분의 과정이 직접 손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진행되

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기계 활용을 통한 복제기술이 뛰어

난 현대사회적 배경과 반대로 직접 손으로 만들고 그려낸 단일적인 결과물이 현대

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미술활동에 활용될 다양한 소재들은 누구에게나 친근한 일상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미술교육적 가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술교육은 사회

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장르로 특화되었기 때문에 일상의 가치까지 더불어 높

여줄 수 있다.

기존의 미술교육 공간인 학교나 입시중심 미술학원의 경우 아직까지도 교육 매

체의 다양성에 한계들이 나타난다. 미술에서 소재는 무한하고 자유롭다는 점에 반

해 학습자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하기위한 교육 매체들이 한정적이다. 복합문화

공간에서는 무한한 미술의 소재만으로도 교육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

여,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림 13] 낙원상가의 ‘나만의 우쿨렐레 만들기‘38)

38) 사진출처, 낙원상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akwon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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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낙원상가에서 서울시의 ‘2018년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풍성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나만의 우쿨렐레 만들기’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활용하여 미술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소재 자

체의 독창성과 장소적 특성과 잘 맞춰진 낙원상가만의 개성 있는 프로그램이다. 소

재를 통해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창의성 발달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의 융·복합 

프로그램의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특히 악기 만들기 

강습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자와 미술 작가가 함께 지도해 각 장르의 영역을 허물

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4]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예

위 사례는 연구자가 직접 진행한 프로그램들의 일부 이미지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작업실 겸 열린 공간인 ‘표류’에서 시도하는 미술교육 프로그램 중에 

자수, 석고상, 팔레트 등의 신선하고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미술교육이 시각적인 

즐거움과 흥미, 미술재료의 무한성과 창의성 등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

술활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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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합문화공간에서는 모든 소재를 가지고 

와 활용하고 있는데, 신선하고 다양한 소재에 대한 호기심이 학습자에게 학습의지

를 자극하며 학습 효과를 향상시킨다. 더불어 학습자의 창의성과 표현력까지 영향

을 미친다. 단순한 미술활동 소재를 시작으로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도구로써

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소재를 빌려 일상과 미술이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미술교육은 학습자가 미술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환경에서 가

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단순히 미술활동 능력 향상에 국한

하지 않고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발달시키기에 활용하기 적합한 교육이라는 점에

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 15] 일상 소재를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예

위 사례 또한 연구자가 직접 진행한 프로그램의 일부 이미지로, 도시 재생 사업

을 통해 구축된 작업실 겸 열린 공간인 ‘표류’에서 시도하는 미술교육 프로그램 중

에서 일상 속 소재를 활용하여 전자기기나 생활용품 및 소품에 그림을 그려 상품

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매일 접하는 친근한 소재로 미술활동에 접근하다 보면 일반적인 관

념에서 벗어나 감성을 더 풍부하게 하고, 심미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소재의 다양

성뿐만 아니라 학습자들과 교육자들 간의 소통이 소재로 연결되어 해석 될 가능성 

또한 공간 안에 존재한다. 갈수록 개인적이고 딱딱해지는 현대 사회 분위기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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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의 부재로 인해 감성에 대한 결핍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 교육매체 및 소재의 다양성이 잘 활용된다면 충분히 교육

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미술 감상과 비평 활동 목표 중 “미술 감상과 비평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타인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

른다.”39)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학습자의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통

해 이루어지는 미적 체험이야 말로 학습자에게 진정으로 유의미한 교육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

헌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미술교육

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와 경험,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바탕으로 

스스로 새로운 관심사나 진로를 탐색할 수도 있다. 

학교현장이나 입시중심의 미술학원에서는 비슷한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비슷한 

교육 목표를 가진 대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복합문화공간에서는 학습자대상

에 제한점이 없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의 학습자들과 소통, 교류를 

겪으며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달시킬 수 있다. 사회적 배경과 다

른 환경에서 성장해온 학습자들이 모여 각각의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학습을 통해 서로의 견해를 듣고 존중하며, 다양한 시각으로 감상하는 활동으로 의

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감상과 발표 등에 참여하는 

것 또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 역시 능동적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자가 직접 운영하고 시도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 대상지에서 일부 공간인 

작업실‘표류’에서 진행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중 각자의 이야기를 담아 그림책을 제

작한 사례가 있다. 그림책을 제작하기 위한 전문적인 수업이 아닌, 작지만 가치 있

는 각각의 일상을 담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때문에 미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거나 전공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그림을 그려 그림책

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20대부터 40대까지 전혀 다른 

경험과 사고를 지닌 학습자 11명과 교육자 1명의 일상 속 그림과 글을 엮어서 구

39) 교육부. op. cit.,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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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그림책을 통해 미술표현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처럼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미술교육은 다양한 소재의 활

용성과 소통과 공유를 위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로 인해 다양한 방법의 미술교육

이 행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미술교육적 가치가 있다. 

지역 내 문화·예술 창작자 및 향유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장르와 연

령대가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교육의 장이 됨으로써, 의사소통 역량 향상뿐만 아니

라 작가들 간의 커뮤니티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시도가 이뤄지기를 기

대한다. 나아가 지역 내 창작자들과 향유자들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통해 공동체 의식 형성을 만들어 가며 지역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향유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 학습의지 및 평가의 자율성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대안공간형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대상, 장소, 시간, 평가 등에 대한 제한이 부재하기에 학습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교육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학습의지가 

향상되어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는 방문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전시, 공연 감상은 물론 직접 참여하고 창작하며 기획하는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주

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부

분은 주변 문화자원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한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과 인간의 창의적 행동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

이 유용하지만 특히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각 개인의 특수성이 여전히 더 중요하

다. 그러므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과 그에 따른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시 하여 성장과정

을 관찰하고 변화된 정도를 관찰함으로써 표현이 있는 배움을 추구하여 과정 중심

으로 진행한다. 학습참여도를 높이고 학습에서 소외되거나 포기하는 학생이 없는 

교육공간을 만들고자 그 대안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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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동기를 유발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향상시키며, 생각하거나 느

낀 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 재료를 선택하는 방법 등에 대한 활동과 능동적

으로 표현하는 활동 등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미술에 있어서 느낌이나 생각을 자율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

시켜 나가는 것 또한 미술교육 목적의 한 부분이다. 또한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활동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학습하기도 하며,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현장 및 작업실 ‘표류’ 등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발견된 학

습자들의 공통된 미술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니 미술이 어렵다거나 재미없다는 인

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인식이 발생하게 된 계기를 학습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

사한 결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감각이나 기술에 대한 부족함', '창작에 대한 어려

움' 등으로 인해 미술을 접하기 어려워하거나 회피하고 있었다. 복합문화공간에서 

미술교육활동은 학습자들이 직접 학습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재미없고 어렵다는 인식에 변화가 발견되었다. 학습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기

회를 높인다.

복합문화공간에서 미술활동을 통해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압박감과 피로 

등을 회복하고 감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전 연령층의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미미술 프로그램 및 미술교

육 등이 늘어나고 있다.

[그림 16] 사우스뱅크센터의 전연령 대상 프로그램 ‘Soundpit'40)

40) 사진출처, 사우스뱅크센터, https://www.southbankcentr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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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문화역서울 28441)와 가나아트파크42)의 전 연령 대상 프로그램

위에서 살펴보았듯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미술교육 활동을 

소통하고 교감하는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미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

해하는 학습이 현대인들 간의 교감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지의 자율성을 갖추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학습자의 학습

의자와 동기부여를 증진시켜줄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꾸준히 개발되어 도입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라. 지역·사회 활성화에 특화된 문화·예술의 새로운 발전가능성

앞으로의 현대사회는 문화의 시대라고도 불리어진다. 현대인들은 전통문화와 현

대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현대적으로 재창조된 한국문화를 찾아 관광을 

즐기기도 한다. 국가나 지역별로 지닌 고유한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생시키는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콘텐츠의 융·복합,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디지털

간의 결합, 문화·예술적 감성을 자극하는 교육적 공간으로서 미술교육적 가치가 부

각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반영한다면, 문화·예술 활동을 활용하여 지역·사회행

사나 축제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관심과 관광객들의 지역 방문 기회를 확

대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술교육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예술작품을 통해 과거의 문화·예

41) 사진출처, 문화역서울 284 공식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culturestationseoul284/

42) 사진출처, 가나아트파크, www.art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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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에 올바른 문화·예술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나 사회문화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미술을 활용하고 있다. 미술

교육도 역으로 문화나 역사의 측면에서 기능을 넓혀가고 있다.

때문에 요즘 지역·사회 활성화에 문화·예술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문화·예술 교

육 프로그램은 고유의 본질을 잃지 않고 타 장르와 연계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필요한 문화·예술을 활용해 경쟁력 있

는 지역과 사회를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미술교육

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발맞춰 앞으로 더욱 확대될 미술교육의 장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구축된 복합문화공간에서 행해지는 미술교육을 제안한다.

즐거움과 신선함을 제공하는 지역의 행사나 축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인식이 이루어지

고 있는 사례들도 다양하다.

[그림 18] F1963의 마켓움 프로그램43)

와이어공장을 개조한 복합문화공간 F1963는 부산 지역민들이 뭉쳐 개최하는 

축제 ‘마켓움’은 문화 축제라는 개념을 지닌 마켓 형 축제이다. 마켓에 그치지 않고 

DJ, 게임, 이벤트, 캐리커처, 전시, 퍼포먼스 등을 통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마켓움 행사 날에는 부산에서 유명한 상점들도 이 복합문화공

간에 모이기 때문에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모이며, 지역민들 또한 이색적인 경험을 

위해 방문한다. 특히, 피카소 전 진행 중에는 아이들을 위한 피카소 그림 그리기 

등의 미술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구축된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하는 문

43) 사진출처, F1963, www.f1963.co.kr/ko/?c=art&s=2&gbn=view&i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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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 행사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민들 간의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술교육에서는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그 미적 판

단의 기준으로서 미술교육의 특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미술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대상을 감각

적으로 인식하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함

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나타나 있기도 

하다.44)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새롭게 해석되어 정립되고 있는 우리

의 현대문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문

화·예술을 통해 전통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현대문화·예술을 

구축하고 확대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문화·예술중심 유형에서 발견되는 교육적 

가치로는 지역민들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처럼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모습이다.

나아가 미술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역사적 현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된 경우 역사적인 의·식·주 전통문화, 예절교육 등을 콘텐츠로 연계한 프로그

램을 통하여 흥미롭고 깊이 있는 교육적 가치로써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44) 교육부. op. cit.,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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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현대사회변화 및 현대인들을 통해 요구되고 있는 복

합문화공간에서의 미술교육은 국내 수도권 중심으로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

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더욱 확장된 복합문화공간 안에서 적용되고 

있다. 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복합문화공간뿐만 아니라 작업실이나 열린 공간, 미

술관 및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미술교육에 관련하여 투자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복합문화공간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미술교육 프로그램들

이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들과도 다양하게 접근하여 연계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문화·예술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그와 

관련된 전문화된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일부의 복합문화공간 안에서만 부

분적으로 미술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현재 본 연구의 사례 대상지인 광주 청춘발산마을 내 작업

실 ‘표류’에서 작업실, 아트 숍 및 교육·체험 공간 등의 기능을 하며 미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방문자들이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지역민들을 위한 더

욱 다양하고 풍부한 미술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시 재생 사

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해 낸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교육적 환경이 특수하기 때문에 학

습자가 편안하고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 속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력을 효과적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딱딱하고 규칙과 규범이 정해져있는 공간에서의 미술교육

보다 더 자유롭고 흥미로운 미적요소들이 발견되어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복합문화공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연령층에 대한 제한이 없고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 현대사

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 중 하나인 의사소통 역량을 성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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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와 미술과 복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소재의 다양성이 창의·융합에 효과

적이기 때문에 미술교육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의 미술교육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고, 학습자 중심의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모든 선

택과 판단이 학습자 스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다. 또

한 평가가 부재하여 학습자가 과정에 더욱 집중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학습 이후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넷째,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에서의 미술교육을 적용한 다양한 프

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문화·예술을 위한 경험과 학습의 기회를 확대시켜 창작 

및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문화·예술인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로 연장시

켜 더 다양하고 폭넓은 확산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의 기회가 확산될수

록 현대인들에게는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흥미와 관심이 증가하여, 지역방문객들

이 증가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특화된 문화·예술의 새로운 발

전가능성을 제안한다.

그러나 복합문화공간이 미술교육 및 체험의 공간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연계되

는 영역 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미술과 함께 연계한 프로그램의 경우 각 영역

들 간의 원활한 프로그램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미술교육적 가치

가 발휘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각 영역간의 많은 소통

과 노력이 필요로 요구된다.

또한 미술교육을 위한 전문성과 다양한 교육공간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복합문

화공간의 복합적인 특성이 여러 영역 간의 주제 확립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교육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공

간에서 미술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

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합문화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미술 

외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교육프로그램과 미술교육의 영역

적 연계를 통하여, 다양하고 폭 넓은 연계프로그램을 모색하고 개발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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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복합문화공간에서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향상시키

기 위한 프로그램 체계수립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프로

그램에 부가적인 요소를 더해 개발하거나, 통합 프로그램 이해에 대한 교육, 홍보

를 위한 마케팅, 방문자를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합문화공간에서의 미술교육 및 체험 활동은 미술이 가진 무한한 가

능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생활 속에서 심미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경험을 보

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 문화·예술이 

얼마나 가깝게 적용되고 있는지와 미술과 미술교육 및 체험활동이 다양한 장르와 

연계하여 활용되는 경험을 통해 미술교육적 가치가 향상된다. 그러므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에 관련된 운영자나 교육자는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

성을 유지하면서, 상호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복합문화공간에서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한 후속연구를 위한 계속성과 필요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한다.

우선적으로, 용어의 정확한 의미 정립이 필요하다. 복합문화공간의 의미가 광범

위하고 부정확하게 적용되는 사례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정의와 실제적인 

활용이 서로 상이하다. 이와 같은 부분이 본 연구에 있어서 한계점으로 작용되기도 

하였다.

둘째, 최근 문화·예술기관은 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정확한 환경 분석을 통한 

새로운 융·복합 전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 전략으로 지역사회를 통한 문화·예

술, 환경 등과 관련된 전시 및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며, 장소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징적 요소를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문자의 필요와 욕구를 찾아 기대 수준을 분석하여 이에 

적절한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험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

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복합문화공간의 특성상 한 공간 안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구성되어 외적으

로만 복합시킨 사례들 또한 많기 때문에 각 콘텐츠별 특성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

램과 교육 등을 기획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의 선행 사례로 자리 잡

을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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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시되어 무리한 시도와 혼란만을 초래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핵심적인 역할에 충실하며 부가적으로 색다른 요소들

을 더해 개발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 대상, 지역적 특성, 인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 

또한 명확해야 한다.

넷째,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은 시설보다 사람들을 위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문화가 아닌 지역문화 스스로 자생력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도시 활성

화로 연결되기 위해선 공간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협조와 정부의 관심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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