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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문화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문화적 독특함을 배

경으로 구별되는 차별성을 가진다 지역의 독특함은 문화.

예술을 통한 창조성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지역만의 특별

성을 나타내고 그 인식의 확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 에 따르면 기업의. [1]

가 한류확산으로 한국과 제품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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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가치를 관용 에 두고 문화예술분야에 적용함으

로써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는 관용을 문

화예술분야에 적용하여 제주지역주민의 관용 수준을 확인하고자 제주지역 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제주지역주민의 관용성 수준은 성 과 연령 학력 문화활동 여부에 따라 정도의 차이

는 있으나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편익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배제를 개선하는 잠재력을

가지며 관용의 도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통합의 공간으로 제시된다 행정의 책임성에

관용 이 가지는 공공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두어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지역의 발전과 더불

어 주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olerlance” to provid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as a city of culture and

art in Jeju.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the surve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acceptance degree of the

diversity of in Jeju residents. Analysis of Jeju residents, the degree of tolerance for acceptance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of degree, depending on whether the gender (sex) and age, education, and

cultural activities. As a result, analysis of the acceptance degree of the tolerlance of Jeju resident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 of more or les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gender (sex), age,

education level, and the degree of cultural activities.

To emphasize the social benefits of culture and arts have the potential to improve social exclusion. Therefore,

there will be a space for anyone to recognize and respect the diversity of individuals and social integration.

Composition of the city of culture and art with a focus on the social value of generosity and, if you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the residents quality of life will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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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졌으며 문화 관광 유통(86.7%), (85.7%), (70.5%)

등 기업매출 상승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문.

화의 세계화에 따른 인식의 확산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화는 예술적 교류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한다 지역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를 예술.

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지역경제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

을 것이다.

제주가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머물지 않고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용 을 전제로 하는 개방적인 문화가 필요하“ ”

다 문화의 차이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관용 을 필요로. “ ”

한다 관용 은 다름의 차이를 수용하여 삶의 여유와 자. “ ”

유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문화예술도시는 관용 을 바. ‘ ’ “ ”

탕으로 하는 창조적 시민공간으로 제시될 수 있다 사회.

통합을 위한 행정의 책임성에 관용 이 가지는 공공선을“ ”

사회가치에 비중을 두고 제주를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

켜 나간다면 지역의 발전과 함께 주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선결과제는 다름이 아닌 다양함을 인정하는 근‘ ’ ‘ ’

거가 되는 관용 이라 파악하였다 지역의 가치가 되는“ ” .

관용 을 예술분야에 적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설문함으로“ ”

써 문화예술에 대한 제주지역주민의 관용수준을 확인하

고자 한다.

문화예술도시의 정의1.1

문화예술도시는 창조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연구‘ ’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지는 영국의 경우 문화예술산업.

을 창조산업 이라고 표현하면서 비롯되(Creative Industry)

었다 한세억 은 문화가 사회를 사회답게 만들어 주는. [2]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며 중추적인 것으로 상호이해

와 공감을 원천으로 인간적 연대감을 이어주는 시간과

공간의 힘을 지닌다고 하였다 문화적 시각은 인간에게.

예술적 삶을 살게 하고 서로 교감하게 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류를 확장시켜 도시경제의 새로운 고용과

부를 창출한다.

문화예술도시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제시된다 김석태. ·

서준교 는 문화예술도시가 창조계급을 중심으로 지역[3]

의 발전을 유도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여 인간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

다 랜드리 는 문화예술도시의 기능적 측면에서 예술과. [4]

문화가 지닌 창조적인 힘에 착안하여 자유로움 속에서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라고 하였다 사사키 마사유키 외 는 문. [5]

화예술도시에 대하여 독자적인 예술문화를 육성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도시로써 시민의 활발한 창조활동을 통,

해 첨단의 예술과 풍요로운 생활문화를 키우는 도시 혁,

신적인 산업을 일으키는 창조의 장이 풍부한 도시라고‘ ’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화예술도시는 관용 을 바탕으로‘ ’ “ ”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인정하는 사회통합

의 공간으로써 제시하였다 즉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의. ,

분위기 조성과 창조적 역량의 확대로 지역의 발전을 유

도하며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영위하는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창조적 시민공간이다‘ ’ .

관용에 대한 정의1.2

관용 은 보통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에게 베풀어지는“ ”

호혜적 수준의 관점에서 사용된다 프랑스어인.

관용 은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Tolerance( )” bear( ), endure( )

의 라틴어 동사 의 현재분사 에서 파생한‘tolero' ’tolerans'

에서 유래되었다 의 시작은'tolerantia' 24 . “Tolerance”〔 〕

세기 종교적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체념적 수용16 ‘ ’

의 의미 로써 사회적 분란을 해소하고 공동체의25 ,〔 〕

이익을 위한 수단인 타협 정도의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현재는 관용 이 문화충돌로 표현되는 문화갈등상황“ ”

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며 발전되었으26〔 〕

며 지금에 와서는 도덕적 당위성을 가진 종교적 이념으,

로 승화되었다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존을 위한 방.

안으로 다양한 분야의 영역에서 해석되며 활용되고 있다.

관용 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표 과 같다“ ” 1 .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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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 관용 을 실천하는 일에는 인내“ ” ,

참을성 자비 너그러움 수용 배려 정의실현 올바른 방, , , , , ,

향성의 제시 등의 덕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관용 은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의 수용을 넘. “ ”

어 서로 다른 선호나 관계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이 그,

것을 표현하고 실현하려는 자유로운 행동에 대하여 금지

하지 않고 인정하는 존중의 자세이다 그러므로 관용 은. “ ”

서로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차별하지 않으며 사람을 정해

진 틀에 끼워 맞추지 않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인간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1.2.1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따라 그 요소가 다르다 고창훈김진호 는 공적인 영역. · [16]

에서의 관용 을 정치적 영역 사회문화적 영역 법률적“ ” , · ,

영역 행정적 영역 네 가지로 분류하며 사적영역에서의,

관용수준 확장이 공적영역의 관용수준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Table 2]

본 연구의 목표는 공적영역의 관용수준을 확장해 나가

기 위하여 사적영역인 지역주민의 관용 에 대한 인식을“ ”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적영역에서의 불관용 되는

변수와 그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불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는 종족 성별 나이 비만 키 신체적 결함 역사 문화, , , , , , ,

적 조건 교육환경 직업과 수입 등을 도출할 수 있다, , .

연구방법2.

연구의 대상2.1

본 연구는 제주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 .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세 이상의15

도민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범주는 없다 표본수는 연령별.

로 비례하여 무작위 표본추출을 전제로 진행하였다 시간.

적 범위는 년 시점이며 조사기간은 월 일부터 월2012 4 1 5

일까지이다10 .

연구의 가설 설정2.2

제주지역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 수준을 확인‘ ’

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면서 제주지역주민의 관용수

준은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생, , ,

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수준이

높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설 남성보다. ‘( 1)

여성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2)

높을 것이다 가설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 3)

관용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 예술과 관련된 취미,’ ‘( 4)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라는 네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여 설문의 항.’

목을 구성하였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 권 제 호14 10 , 2013

4794

설문항목의 선정과정과 방법2.3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관용 에 대한 설문은 플로리“ ”

다 교수 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플로리다 교수[27] .

는 관용의 개념을 문화예술적이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측

면이 강한 개념으로 논의하였다 플로리다는 도시를 발전.

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써 문화를 강조하며 창조적 인재를

유인하고 창조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의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하다

고 하였다 이러한 개방성과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게이나 보헤미

안과 같은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에 대한 관

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창조적 인재들이.

진보적인 환경과 문화예술 및 야외 활동을 즐기길 바란

다는 연구내용에서 착안하여 관용에 대한 개념의 정리와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적용과 평가에서부터 시작하였

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을 공연예술분야로 한정하였고. ,

공간적으로는 제주지역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더욱 어려웠다 선행연구의. .

부족과 시간적 공간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지향점이, ,

다른 측면 등 여러가지가 연구를 어렵게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한 관용의 개념은 고창훈과 김진호 교수

등에 의하여 정치적 영역 사회문화적 영역 법률적 영역, , ,

행정적 영역 등 네 가지로 분류하게 되었다 이는 다시.

사적 영역에서의 관용수준 향상이 공적 영역의 관용수준

을 증가시킨다는 논리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구성.

이 쉽지 않았으나 플로리다 교수의 개념을 시작으로 고

창훈 교수 등과 새로운 문화예술행정 등을 공부한 신인

세력들과 함께 논의하며 구성하였다 델타이나 명목적.

집단 법 등을 활용하여 논문을 구(norminal group group)

성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의 협의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문화예술행정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중복되지 않게 유형

화하면서 설문을 구성하였다 본 설문은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선험적 연구로써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여 귀납적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요,

인분석 등을 통하여 설문항목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

하였다.

설문항목의 구성과 기본사항2.4

설문의 항목을 구성함에 있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용의 인식수준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연구는 찾지 못‘ ’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을.

지표설정부터 분석까지 진행함으로써 가설검증과 영향

요인을 찾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크게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5 ,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 이다 인식 은 총(1) . (1) 36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다시 예술인과 예술단체.

에 대한 인식 문항 예술활동에 대한 수용성 여부 문(6 ), (30

항로 구성하였으며 인식측면에서는 직업으로써의 수용) , ,

예술학교 진학예술고 국악고 정치활동 선거 출마 예( , ), , ,

술인에 대한 개방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술,

활동에 대한 수용성 여부에 대하여는 미술인그림 음악( ),

인악기 합창 연극인 국악인의 주거지 및 직장주변에( )( ), ,

서의 연습 및 공연활동에 대한 수용 인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를 개의 문항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6 ( 30 ) .

번째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 이다 인식 는, (2) . (2)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미술그림 음악악25 , ( ), (

기 합창 연극 국악분야의 예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 ), ,

식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부내역으로 부정적 인.

식에 따른 호칭광대 딴따라 환쟁이 등에 대한 인식 예( , , ) ,

술인의 지식수준 예술인 단체건물 입주 경제수준에 대, ,

한 인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문화활동의 참(2 ) . ,

여도에 대한 설문이다 이는 조상희 와 곽한병 의. [19] [20]

연구를 본 내용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모두 개의 문항6

을 인용하였다 세부내역으로는 참여활동 함께하는 사. ,

람 활동 횟수 참여 이유 하고 싶은 활동 활동의 중요, , , ,

이유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네 번째 삶의 만족감에 대한. ,

설문이다 이는 신조황 조상희 곽한병 임점. [21], [19], [20],

주 의 연구에서 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제시하였으며[22] 6 ,

그 내역은 삶의 만족 행복도 생활수준 만족 여가활동의, , ,

여유 주변인과의 친밀도 사회구성원으로써의 만족감, , ,

다시 태어났을 때 현재의 삶에 대한 선택에 대하여 Likert

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는 기본적인 사항으로7 .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과 소득 직업과 친인척 가운, , , ,

데 예술관련직업 유무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개의 문항· 7

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처치2.5

제주지역주민에 대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 인식“ ”

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용에 영향. ,

을 미치는 변수를 설문의 구성변수로 설정하여 가설을

제시하였다 둘째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설문. ,

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불관용의 표현으로 음악 하. “

는 사람은 딴따라라고 한다 미술 하는 사람은 환쟁‘ ’ .”, “ ‘

이라고 한다 등의 내용을 수집하고 체계화하여 관용성’ .”

을 측정하는 것으로 적극 수용 점에서부터 수용불가‘ ’ 7 ‘ ’

점까지 점 척도로 구성할 것이다 셋째 구성된1 Likert 7 . ,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한 설문지는 코딩작업을 거쳐 넷

째 개념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정한 후 다섯째 코딩된 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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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통해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와t-test

를 통해 차이분석을 하고자 한다Anova .

연구결과3.

설문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3.1

설문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은 문화예술과 예술

인에 대한 인식 에 대하여 실시하였다(1), (2) .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의 구형성 검Bartlett

정에서 나타난 유의수준은 이며 분석된p<0.5 ,

측도는 이다 측정변수는Kaiser-Meyer-Olkin(KMO) 0.92 .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인식 설문에서 예술인에 대한(2)

부정적 호칭에 대한 인식수준 문항이 적합하지 않은 것(5 )

으로 나와 제거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

이상 고유값 이상으로 제시하였으며 요인 적재치0.4 , “1” ,

의 단순화를 위하여 베리멕스 를 채택하였다(varimax) .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별 신뢰도는 값이Cronbach α

요인 점 요인 는 점 요인 점 요인1) 0.96 , 2) 0.95 , 3) 0.95 , 4)

점 요인 점 요인 점 요인 점이다0.93 , 5) 0.91 , 6) 0.94 , 7) 0.91 .

여기서 미술단체 입주시 전세가격 하락에 대한 항목 삭‘ ’

제시 값이 이므로 개의 문항을 제거하여 사용하0.92 1α

였으며 제거시 요인 의 값은 점 요인 는 점8) 0.90 , 9) 0.85α

이다 요인 에서도 예술인의 개방성에 대한 설문의 항. 9) ‘ ’

목을 삭제하였을 경우 값이 점이므로 문항을 제거0.92α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례분석3.2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의 차이검증3.2.1

성별에 따른가설 은 예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예( 1)

술인의 경제력에 대한 인지수준 값 예(t 2.53, p=0.012),–

술단체에 공간을 임대하는 것 값 자녀(t 2.19, p=0.017),–

가 예술인으로의 진로설정 값 으로 값은(t 2.40, p=0.017) t–

보다 크며 유의수준이 로 여성이 남성에 비±1.96 , p<0.05

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에 따른 가설 의 결과는 예술인에 대한 경제력( 2)

의 인지수준 생활밀접지역에서의 활동 야외에서의 활, ,

동 공연활동 예술인의 지식수준에 대한 인지정도 예술, , ,

단체 공간 임대 예술인으로서의 진로 수용 예술인의 정, ,

치활동에 대한 설문에서 값 이상 유의수준t ±1.96 , p<0.05

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α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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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에 따른 가설 에 대하여는 생활밀접지역에서의( 3)

공연활동에 대한 관용성을 제외한 예술인의 경제력 인지

수준 야외에서의 활동 공연활동 예술인의 지식수준인, , ,

지 예술단체 공간임대 예술인으로서의 진로설정 수용에, ,

대하여 값 보다 크며 유의수준 수준에서t ±1.96 , p<0.05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관용의 정도는.

고학력일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수준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술과 관련된 취미생활에 대한.

가설 에 대하여는 값은 보다 크며 유의수준이( 4) t ±1.96 ,

로 모든 항목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p<0.05

지 않는 사람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문화활동에 따른 생활만족감 차이검증3.2.2

문화활동의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감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통해 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활동을t-test .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생활만족감이 값t

로 보다 크고 유의수준 수준에 유의한3.268 ±1.96 p<0.05

것으로 나타나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

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화예술 활동이 삶의 활력과 적극적 생활을 하

게 하는 원동력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현우

현 의 연구와 의견을 같이할 수 있다 역으로 제시하[23] .

면 지역주민의 생활만족감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활

동이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검증을 통해 나타난 특이한 사항은 여성에게서 가족과

함께 문화활동을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가족간의 유대와 아동과의 정서적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활동이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의 접촉빈도를 높인 것으로

도 볼 수 있는데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은 가족 상호간,

의 동기부여는 물론 활동의 긍정적 참여를 유도하여 가

족간의 소통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논의 및 결론4.

본 연구는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선결과제는 다름이 아닌 다양함을 인정하는 관‘ ’ ‘ ’ “

용 이라 파악하였다 문화예술도시는 문화예술의 분위기” .

가 가득한 도시로써 창조적 역량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창조적 시민공간이다 관용 은 장소, “ ”

와 기술과 인재를 동원하고 유인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적 요소로써 서로 다른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품격을 높

이는 매개체로써 문화를 즐기고 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공적영역인 제주의 관용수준 확장을 위해서는 사적영

역인 지역주민에 대한 관용 인식의 확장이 우선시 되“ ”

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적영역의 확장을.

위하여 지역의 가치가 되는 관용 을 예술분야에 적용하“ ”

여 지역주민에게 설문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제주지

역주민의 관용 에 대한 인식수준을 확인하였다“ ” .

연구를 통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 ,

력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

에 비해 관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의 경우 문화활동을 가족과 함께 한다는 답변이 많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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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아동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동기가,

활동의 계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

화예술활동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

도 하다 방법적으로 문화활동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 ‘

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가족간의 유대는 물론 아동과

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아주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접근성과 다양성을 증가시켜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관용의 수준도 함께 증

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제시와 보편화는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와 더불어 관용의 수준 또한 향상시킬 수‘ ’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제주가 관용성 확장을 통한 문화예술도시로써의 발전

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 ,

적 활동의 확대를 통한 지역의 분위기 조성 둘째 문화예. ,

술활동의 보편성 셋째 창조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 ,

프라 구축 넷째 정책적으로 활동공간이 없어 문화예술, ,

활동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는 예술인을 위한 빈공간의

수용과 임대를 통한 지속적인 작업 공간을 마련 방안이

다.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제주를 발전시키기 위

해서는 문화예술을 산업과 환경정책을 연계시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용 의 출발이 되는 소통과 협력의. “ ”

자세는 문화예술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부와

지역주민 그리고 경제인이 서로 관용하고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에 대한 제주지역의 관용수준을 확

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활동차원의 수준에서 이루어져 관용성이 미치는 인과관

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공적영역에서의.

관용성 확장은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관용수준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적영역에서.

의 관용성을 확인해 볼 필요성도 제시된다 또한 문화예.

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제주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는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문화예술을 산업과 환경정

책에 연계시켜 지역의 경제정책 전반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인해볼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 확장을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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