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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모니터링 지표
기

본
 원

칙 국가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구축하고 시행하여 그들의 주권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입각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과정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더불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에 있어 공평한  

접근과 개방 및 균형을 독려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을 가짐을 인식한다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창작과  
유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인권과 표현, 정보, 의사소통의  

기본적 자유를 존중한다

목
표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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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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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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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예
상

 결
과 국가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창작, 생산, 유통 및 다양한 문화활동의  
접근성을 지원하고, 문화를 위한 정보에 입각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한다.

국가의 정책수립과 실행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잡힌 흐름을 촉진시키고, 전 세계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포함하여 이들의  
이동성을 증진시킨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과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를 전략적 

차원에서 통합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와 관련한 국제 및 
자국 법률을 시행하고, 양성평등과 예술적 

자유를 증진시킨다 

모
니

터
링

 
영

역 문화·창의분야 미디어 다양성 디지털 환경
시민사회와의 

협력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조약 및 협정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양성 평등 예술의 자유

핵
심

 지
표

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미디어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디지털 창의성, 
기업 및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시민사회의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국내외 이동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잡힌 
국제적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

협약에 근거한 통상 
및 투자 협정 또는  
그 목적의 이행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들을 포함한다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들을 포함한다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창작, 표현 및 
문화생활 참여의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정책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다수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함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국가 및 세계적 
차원의 협약의 
이행에 대해 
시민사회가 관여함

운영 프로그램은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지원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정보 시스템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흐름을 
평가한다

기타 협정, 선언, 
권고 및 결의안 등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협약에 의거하며,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도록 한다.

정책수립과  
실행은 문화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지원한다

해외 개발 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창조 분야(creative 
sectors)를 
강화하도록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문화 및 미디어 
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 참여 및 접근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다.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행
동

정책실행기관의 전략적인 결정      •      인지도 제고      •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육성      •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정보 및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공유      •      정책 분석, 벤치마킹 및 모니터링 보장      •      글로벌 리포트의 작성

역량 및 기술 강화      •      기술 지원 및 정책 자문 제공      •      프로젝트 자금 지원

질 높은 
교육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양성평등불평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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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문화·창의분야는 전 세계 GDP의 3.1% 및 전체 고용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2005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미화 3,891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분야는 비교적 최근에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부문이 되었다. 그러나 당면한 지속 과제가 많으며 공공 및 

민간 투자에서 종종 간과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문화·창의분야는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로 2020년 한 해에만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문화에 대한 공공 투자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해 왔고 문화∙창의분야 직업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고 규제가 부족하다. 문화 엔터테인먼트에서 

여성 인력의 채용률이 높지만(48.1%) 성평등은 요원한 

상태다. 또한 2030 어젠다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국가 

리포트의 13%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화 

분야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크며 선진국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주도하며 전체 문화 서비스 수출의 95%를 차지한다.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유행은 그 어떤 국가도 단독으로는 

국내외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없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전지구적 공공재로서의 문화의 가치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소중히 간직하고 보존되어야 한다. 

『문화정책의 (재)구성: 전지구적 공공재로서의 문화를 바라보다』는 2030년과 그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창의적인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수준의 새로운 경향을 조명하는 통찰력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한다. 

전지구적 공공재로서 문화를 바라보다 

3.1%
6.2%  그리고

전 세계 
GDP의 

전체 고용의 

문화·창의분야의 
비중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평화의 방벽을 세우는 것도 인간의 마음 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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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5

머리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은 문화계에 전례 없는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창작과 공유의 장소였던 전 세계의 

박물관, 영화관, 극장, 콘서트홀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0년 창작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10% 이상, 즉 10억 

유로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미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많은 예술가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고, 창의적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문화와 창의, 그리고 유네스코 협약이 보호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필요로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청년층을 고용하고 혁신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육성하는 이 분야의 번영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전지구적 위기에서 우리는 문화와 창의성이 갖는 힘을 절감합니다. 문화와 창의성은 다양한 

표현 수단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회복 정책에 문화의 정당한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기로 부각된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도 필요합니다. 유네스코가 주최한 리질리아트(ResiliArt) 

토론회에서 전 세계의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일정 수준의 

안정을 제공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성, 주요 디지털 플랫폼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공정한 가치 사슬,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화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문화정책의 (재)구성: 전지구적 공공재로서 문화를 바라보다』의 제3판은 문화와 창의 관련 필수 데이터를 모은 

보고서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고유의 도구입니다. 이 보고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해로운 지리적, 성별 및 디지털 불평등을 점검합니다. 2005년 협약에서 권고한 특혜조치를 

선진국이 여전히 잘 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결과, 이 보고서는 문화상품과 서비스 유통에서 여전한 불균형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151개 당사국에 의한 2005년 협약의 목표 및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은 대중적 조치에 대한(public 

action)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혁신의 원천으로서 다양성과 창의성의 역할을 

설명함으로써 공공 영역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광범위한 문화 이니셔티브, 규정 및 정책의 개발을 통해 정부와 문화 관계자들을 돕고, 고위급 

수준의 국제 교류에서 증가하는 문화의 역할을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9년 11월과 2020년  

4월에 두 차례의 문화부 장관 포럼을 개최하고 G20의 첫 번째 문화 장관 선언문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

(MONDIACULT)’를 2022년에 개최하여 정치적 의제의 최우선순위에 문화를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그 모든 다양성에서 문화는 진정한 공익으로 자리매김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문화의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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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성찰의 가치  

글로벌 리포트 시리즈는 현재 150개국과 

유럽연합이 비준한 <2005 문화적 표현

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

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5년 처

음 출판되었다. 이 출판물은 협약을 이행

하는 것이 유엔의 <2030 지속가능한 개

발 어젠다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더 효

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협약의 전

문에는 국가 및 국제 개발 정책과 국제 개

발 협력의 전략적 요소로서, 문화를 통합

해야 할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협약의 

목적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

한 문화와 개발 간의 연관성을 재확인하

고 이러한 연관성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

를 인식하도록 자국 및 국제 행동을 장려

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리포트 제3판은 코로나19가 확산

되어 세계에 전례 없는 위기가 찾아온지 

2년여 만인 2022년 2월에 출판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판은 협약의 비준이 국

가 및 국제문화 정책에 영향을 주어, 문화

적 표현이 더욱 다양해지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제3판은 협약 당사국들

이 더욱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방법론을 바탕으로 이 분야

의 발전과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또한 코

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의 맥락에서, 그

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촉구한 ‘행동을 위

한 10년’에 대한 응답으로, 문화·창의 생

태계에 대한 해법과 도전과제들을 개략적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

는 전 세계에서 문화·창의 분야가 여러 국

제 문제들과 연결되어 진행되는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악화일로에 있는 이러한 

도전과제들은 빈곤, 성차별, 기후 변화, 

자국 및 국가 간의 불평등이 있다. 국가

적 그리고 지역적 단위를 다룬 이 보고서

는 또한 문화정책, 예산, 제도 및 거버넌

스 메커니즘의 동향을 파악한다. 마지막

으로 보고서는 개인 차원에서 협약의 지

침과 원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지하

기 위해, 시민사회, 미디어, 노동 조합 및 

민간 부문이 가지는 역할을 분석한다. 이 

원칙에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

중, 모든 문화에 대해 평등한 존엄성과 존

중, 개발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상호보

완성이 포함된다.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진화하는 체계 

2015년 유네스코는 협약의 기본 원칙으

로 도출한 4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모니터

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그 목적은 정

책 실행을 위한 핵심 영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및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해당하는 4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

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펼치고, 이러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문화 구축

을 위한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시

스템을 마련한다(협약의 기본 원칙 2번 

관련).

 ¡전 세계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

현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 균형잡힌 지원

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상품 및 서비스

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

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기본 원칙 7번, 8번 관련).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문화적 

표현에 필요한 수단을 만들고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의 의지를 갖는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경제적, 문화적 측면이 

상호보완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속가

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문화를 통합시

킨다(기본 원칙 4번, 5번, 6번)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모든 문

화에 대한 평등한 존엄성과 존중을 인

정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기본 원칙 1번, 

3번).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4가지 목표는 조

치가 필요한 정책 영역을 나열하는 11개

의 모니터링 영역으로 분류된다. 각 모니

터링 영역에는 관련 검증 수단과 함께 두 

개의 지표가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협약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정책 결정

을 알리고, 데이터 및 정보 수집을 안내하

는 동시에 협약 및 협약의 이행 범위에 대

한 더 나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역동적

인 도구로 설계되었다. 이전 판에서 언급

했듯이, 프레임워크는 현장의 현실과 새

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의 등장에 맞게 진

화하고 조정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글로벌 리포트 제

2판, 『발전을 위한 창의성 증진: 문화정

책의(재)구성』은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서 파악된 지표 및 검증 수단의 실행 가

능성을 테스트했다. 제2판은 문화적 표현

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이 지속가능한 발

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어떻게 그리

고 왜 적합한지, 협약이 2030 어젠다를 

위한 운영 도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명확

히 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시도했다. 

제3 판 이전에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일

련의 조정과정을 거쳐 3개 모니터링 영

역의 제목이 변경되었다. 협약의 모니터

링 프레임워크는 더 이상 ‘문화정책’, ‘공

공 서비스 미디어’, ‘국제 지속가능한 개

발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 ‘문화·창

의분야’, ‘미디어 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이라고 지칭한다.

미디어 다양성의 경우 관련 행위자의 다

양성을 보장해주는 조치를 잘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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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모니터링 영역의 범위를 공공 미디

어 서비스에서 모든 미디어 서비스로 확

대했다. 문화·창의분야의 경우 문제는 모

니터링 영역의 범위를 더 잘 정의하는 것

이었다. 유산 정책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화정책은 이 시리즈에서 다루

지 않는다. 또한 정책 또는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와 함께 해당 분야의 구조, 기

능 및 거버넌스가 평가되고 있음을 강조

하는 것이 중요했다. 같은 맥락에서 ‘문

화정책’이라는 용어가 문화적 표현의 다

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당사국이 

도입한 광범위한 정책 및 조치를 포함하

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시리즈 제목을 

변경했다.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11개 

영역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적 표현을 육

성 및 쇄신하고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문화정책’으로 포괄되는 정책 분야 이외

의 분야에서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 시리

즈의 새로운 제목 ‘문화정책의 (재)구성’

은 그러므로 그러한 정책의 주제를 언급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한 영향

을 언급한다.

국가 차원의 정기 보고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당사국들이 

4년제 정기보고서(QPR)1를 제출했다. 이

전 판과 비교했을 때 『문화정책의 (재)구

성: 전지구적 공공재로서 문화를 바라보

다』의 방법론적, 개념적 변화는 당사국

들이 제출한 정기보고서가 대부분 협약

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작성

되었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7차 회의

에서 당사국 총회는 정보 공유 및 투명성

에 관한 제 9조에 대한 운영 지침을 개정

했는데, 여기에는 지표와 검증 수단의 핵

1.  협약 당사국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4년마다 이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유네스코에 제출한다. 

심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의 모니

터링 프레임워크와 엄격하게 일치하는 정

기보고서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포

함되어 있다. 첨부된 방법론적 주석에서 

설명했듯이 이 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량

적 분석의 대부분은 당사국들의 응답 내

용을 기초로 한다. 국가 정기보고서로 이

어진 참여형 정책 모니터링 과정의 대부

분은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따라 

진행되었다.

4년제 정기보고서(QPR)의 프레임워크

를 조정하여 협약의 적용 분야에 대한 이

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창의성을 증진하

기 위해 당사국이 채택한 정책 및 조치를 

보다 총체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었다. 4

년제 정기보고서에는 시민사회가 시행하

는 조치에 대한 새로운 장이 포함되어 있

어 보다 참여적인 정보 수집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이 새로운 도구는 2020년부터 

당사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2019년 이

후 제출된 보고서의 77%에는 시민단체

가 수행한 조치 또는 이니셔티브가 포함

되었다. 이는 특히 11조를 통해 협약에서 

시민사회에 부여된 중요성과 문화적 표현

의 다양성이 많은 이해관계자의 기여에 

달려 있다는 이해와 부합한다.

코로나19가 
출판 일정에 미친 영향 

제3판은 원래 2021년 6월에 발행될 예

정이었다. 그러나 당사국의 4년제 정기보

고서를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

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에 대

한 분석적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보고서

는 전 세계의 반향을 일으킨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예

외적인 상황은 각 국가의 정기보고서 준

비 절차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2020년 정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11월 

1일로 연장되었다. 이를 통해 78개 당사

국은 예외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 또한 편집팀은 

2022년 2월 최종 출판을 1년 앞둔 시점

까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부단

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속적인 데이터 격차  

본 연구를 위해 살펴본 4년제 정기보고서

는 2020년 11월 1일 기준 당시 149개 

협약 당사국 중 63% 국가에서 받은 데

이터를 바탕으로 했으며, 이는 이전 보고

서에 비해 55%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수

치이다. 또한 그 이전 보고서는 4년이 아

닌 2년 동안의 경과만을 분석했다. 이렇

게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외에도 이 보고

서 중 19개는 이전 판에 보고서를 제출하

지 않은 당사국에서 나온 것들이 있다. 출

처의 다양화가 지역 간 비준률의 불균형

을 상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다. 또한 보완 

연구(특히 비정부 출처)가 본 판의 분석

을 풍부하게 하는 반면, 당사국이 공유하

는 정보의 중요성은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번 판의 정량적 데이터 수집은 개선되

었지만 정량적 및 통계적 데이터는 여전

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정기적

인 보고 형식의 핵심 질문 접근 방식으

로 부분적으로 극복되었으며, 이에 따른 

응답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국가가 문화

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특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정확한 그림을 제공할 수 있

었다. 그러나 통계 데이터에 관해서는 신

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얻기

가 여전히 어렵다. 국내총생산(GDP)에

서 문화·창의분야의 비중, 문화·창의분

야의 고용 비중(분야별, 성별 또는 계약상 

구성별로 세분화) 또는 여성 예술가와 문

화 생산자에게 제공되는 총 공적 자금의 

비율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유형의 데

이터는 문화·창의분야의 건전성, 기존 정

책 및 조치의 영향, 지속가능개발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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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를 평가하고 미래 정책을 평가함

으로써 문화·창의분야를 이해하는 데 필

수적이다.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지표는 문화·창의

분야와 2030 어젠다에 대한 기여도를 질

적으로 평가하고 지역 및 글로벌 트렌드

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경제 성장, 고용, 성평등 또는 책

임 있는 소비 및 생산(모두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포함됨)과 같은 영역에서 모든 국

가가 해당 분야의 경과와 단점을 정량화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국제적인 지

표가 부족하다.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필

요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

네스코 통계연구소(UIS)는 문화·창의분

야에 대한 국제 지표를 개발하고, 회원국

의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 방법론을 생성

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30 어젠다 및 그 

이후의 개발 목표에 대한 분야의 기여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글로벌 측정 및 분석

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협약의 목적을 향한 
경과에 대한 간략한 개요

이 보고서의 각 장에서는 협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각 영역에서 현재 정책 및 

규제 환경을 살펴보고,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며, 협약의 목표를 향한 경과를 분

석한다. 또한 주요 도전과제를 강조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안한다. 서론에서는 목

표 달성을 위한 경과 및 모니터링 프레임

워크의 4가지 목표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

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관련된 사람

들이 메워야 할 격차(공백)에 대해서 요

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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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1 •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모니터링 영역 지표
지속가능
발전목표 

검증 수단 

문화·창의 분야

1.  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8.3

8.3

4.4

1.1  통합된 전략과 프레임워크 

1.2  부문별 법과 정책

1.3  일자리 창출 및 기업가정신 조치

1.4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2.  정책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다수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함 

16.6

16.7

16.7

 

2.1  문화 관련 역량과 예산이 있는 부처

2.2  부처간 협력

2.3  분권형 책임 

2.4  정보 시스템과 통계 

미디어 다양성

3.  미디어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집행

16.10

 

 

 

3.1  미디어 자유

3.2  미디어 책임 

3.3  미디어 모니터링 

3.4  미디어 소유권

4.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4.1  문화적 의무가 있는 공공 서비스 미디어

4.2  편성에서 콘텐츠 다양성

4.3  미디어 자국 콘텐츠 인센티브

4.4  데이터와 정보의 트렌드 

디지털 환경 

5.  디지털 창의성, 기업 및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4.4

5.1  디지털 산업의 다양한 행위자

5.2  산업과 기관의 디지털 전환

5.3  디지털 창의성과 역량

6.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6.1  자국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

6.2  디지털 리터러시

6.3  데이터와 정보의 트렌드

시민사회와의  
협력 

7.  시민사회의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

 

 

 

17.17

7.1  시민단체가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7.2  시민단체의 구조화

7.3  시민사회의 시민단체를 위한 훈련과 멘토링 

7.4  시민단체 기금조성 

8.  국가 및 세계적 차원의 
협약의 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여

17.17

16.7

 

 

8.1  공공기관과의 정책 대화 메커니즘 

8.2  정책 설계과정에 참여 

8.3  시민단체 인센티브 

8.4  협약의 의사결정기구의 업무에 참여 

질 높은 
교육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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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1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문화를 위한 거버넌스는 문화·창의분야를 

형성하는 규범적 프레임워크, 공공 정책, 

기반 시설, 제도적 역량 및 프로세스를 아

우른다. 협약에서 거버넌스는 다양한 목

소리를 가능하도록 모든 행위자의 참여

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거

버넌스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매개변수는 4개의 모니터링 영

역을 통해 보고서에 의해 측정된다.

 ¡문화·창의섹터: 해당섹터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 또는 팔길이 기

구의 참여 수준뿐만 아니라 해당 섹터를 

구성하는 전략적, 법적, 정치적 프레임

워크(고용 및 훈련 측면 포함)에 특히 관

심을 가지는 분야 전반

 ¡미디어 다양성: 협약의 서문은 미디어

의 다양성을 사회 내에서 문화적 표현

이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요소로 인식한

다. 이 영역은 미디어의 자유, 책임 및 

모니터링 수준과 미디어 소유권 다원성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미디어의 다양성

을 측정하고, 편성에서 콘텐츠 다양성

과 관련 인센티브를 평가하여 미디어의 

다양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디지털 환경: 2000년대 초반 이후 정

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하여 

협약은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

기 위해 기술이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도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불균형을 높

이는 위험을 인식한다. 이 모니터링 영

역에서 다양성은 관련된 행위자의 다양

성(그리고 그들이 디지털 창의성 및 시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받는 

지원)과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통해 측정된다.

 ¡시민사회와의 협력: 당사국들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식

한다. 따라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

해야 한다. 파트너십의 질, 효과 및 지

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 모니터링 

영역은 훈련, 자금 지원 및 환경 조성 측

면에서 시민사회에 제공되는 지원과 국

가 및 글로벌 차원의 문화적 표현의 다

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시민사회

의 효과적인 참여에 중점을 둔다.

이 글로벌 리포트 제3판에 제시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경과들을 보여준다:

 ¡지난 몇 년 동안 협약은 문화·창의분야

의 정책 변화를 도모했다. 데이터에 따

르면 입법 프레임워크를 활성화하고, 창

의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며, 새로운 문제

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더욱이 문화 거

버넌스에 대한 부처 간 협업 및 여러 이

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대세가 되면서 보

다 통합된 정책이 가능해졌다.

 ¡공공 당국은 정책결정 과정을 보다 정

기적으로 시민단체에 알리고 협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문화 거버넌스

를 위한 새롭고 때로는 지속가능한 공

간을 열어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국 콘텐츠 쿼터제

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일반적인 조

치이다. 개별화된 서비스가 대두되자 

기존의 규정이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VOD)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문화 가치

사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2020년의 광범위한 봉쇄로 디지털 문

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세

계 모든 지역의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

을 지원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동안 정부는 문화 분

야를 위해, 회복력 있고, 정보에 입각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와 시스템 마련을 

위해 많은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 

 ¡문화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가 지속적으

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취

약성은 더욱 악화되면서 문화·창의분야

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가리키고 있다.

 ¡자금조달은 시민단체(CSOs)가 문화정

책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에 참여하는 

데 있어 주요 장애물로 남아있다. 공동으

로 공공 기관과 정책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다소 제한적이며 대화 및 협

의 메커니즘을 넘어서 확장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불충분한 미

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소유권의 지속

적인 집중, 지역 콘텐츠 부족으로 기존 

쿼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는 가

운데 허위 정보가 늘어나면서 정보의 

자유와 미디어의 다양성이 위협을 받

고 있다.

 ¡일부 국가만이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

상,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사용 및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발견용이성 측면

에서 상당한 격차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연결성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불

균등한 접근은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하

여 디지털 격차를 확대하고 디지털 창

의경제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행위자들의 다양성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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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 •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더불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에 있어 공평한 접근과 개방 및 균형을 독려한다 

모니터링 영역 지표
지속가능
발전목표 

검증 수단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9.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국내외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

10.7

10.7

 

9.1  국외 이동성

9.2  자국 이동성

9.3  이동성 정보 시스템

10.  운영 프로그램은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지원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요하게 
고려함

 

 

 

 

10.1  이동성 기금

10.2  문화 행사 및 교류 시설

10.3  개발도상국 간 이동 프로그램

10.3  시민단체 이동성 이니셔티브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11.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잡힌 국제적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 

 

10.a

8.a

11.1  전문가 전략 및 조치

11.2  우대조치 이행

11.3  무역 원조

12.  정보 시스템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흐름을 평가함

17.11

17.11

10.b

12.1  문화 상품의 가치, 근원, 방향

12.2  문화 서비스의 가치, 근원 방향

12.3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조약 및 협정

13.  협약에 근거한 통상 및 
투자 협정 또는 그 목적의 
이행

 

 

10.a

13.1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별한 현황

13.2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상품과 관련한 문화 조항

13.3  우대조치 조항

14.  기타 협정, 선언, 권고 
및 결의안 등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협약에 
의거하며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도록 함

 

 

14.1  협약의 목표에 부합하는 협정

14.2  협약의 목표에 부합하는 선언, 권고, 결의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불평등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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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2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더불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에 있어 
공평한 접근과 개방 및 균형을 
독려한다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협약의 목표는 문화 상품 또는 서비

스의 흐름과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

의 국가간 이동성에도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기존 불균형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그 반작용을 느끼는 사람들 모

두에게 조치를 적용하고, 상호보완하면

서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 우대

조치에 관한 협약 제16조의 이행으로 설

명된다. 제16조의 영향은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문화분야 종사자, 문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선진

국의 제도적 법적 프레임워크와 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우

대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

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개

발도상국의 역량에 달려있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모니터링 영역에서 

경과와 도전과제를 측정하고자 하며, 특

히 우대조치의 이행에 주목한다: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특히 개발도상국출신의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국내외 이동성을 

지원하는(정부 및 비정부) 정책, 조치 

및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의 정도를 측정한다.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문화 상

품 및 서비스를 전 세계로 유통하는데 

공평한 접근, 개방성 및 균형을 증진

하기 위해 어떤 조치(예: 수출 전략)와 

지원(기술 및 자금)이 마련되어 있는지 

측정한다. 

 ¡조약 및 협정: 무역 및 투자 측면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 문제 또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

타 영역을 고려해, 다른 국제포럼에서

도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홍보하고(제

21조), 이 협약과 다른 조약 사이의 상

호지원을 증진하는 데 있어 각 당사국

의 추진경과를 평가한다(제20조).

이 글로벌 리포트 제 3판에 제시된 증거

는 다음과 같은 경과들을 보여준다.

 ¡점점 더 많은 국가(선진국과 개발도상

국 모두)에서 문화정책 전략 및 법적 프

레임워크에서 예술을 국제화한다는 원

칙을 세우고 예술가의 국외 이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충분한 공

공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훈련 및 네트

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 격차를 메

우는 등 이동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문화 서비스는 여전히 총 무역 서비스

의 2% 미만을 차지하지만 2006년에

서 2019년 사이에 문화 서비스의 글로

벌 수출액은 두 배 증가한 미화 1,174

억 달러이다.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는 

2019년 479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가

치가 70% 증가한 가장 큰 문화 서비스 

부문으로 남아 있다.

 ¡ 2017년~2020년에 체결된 무역 협정

의 3분의 2에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

어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채택된 최

소 40개의 다자간 및 지역간 기구(대

부분 구속력 없음)는 협약 또는 그 목

적과 원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

다. 후자의 대부분의 내용에 문화와 디

지털 환경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

결하는데 여기에는 새로 채택된 <인공

지능 윤리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안>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증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남아있는 중요한 도전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대조치 조항은 대부분 시행되지 않

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이동성 지원 

계획에서 우대조치가 시행되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긍정적이지만 의도하

지 않은 부수적 효과를 유발하는 몇 가

지 조치 제외), 2017년과 2020년 사

이에 협약 당사국인 선진국이 체결한 

양자 및 지역 무역 협정에는 우대조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화 상품의 글로벌 흐름에 대한 개발

도상국의 참여는 지난 3년 동안 정체

되었다. 세계 무역은 개발도상국의 문

화 서비스에 개방될 조짐을 보이지 않

는다. 개발도상국의 문화 및 미디어 부

문에 대한 무역 원조가 부족하며, 그 

결과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에 지

속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

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

진하기 위한 문화·창의분야의 전반적

인 역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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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3 •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모니터링 영역 지표
지속가능
발전목표 

검증 수단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

15.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들을 포함함

8.3

17.14

15.1  국가개발계획에서 문화·창의분야

15.2  계획 및 이행 시 공공 문화 단체

15.3  국가개발계획과 전략의 평가

16.  정책 수립과 실행은 
문화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지원함

 16.1  문화 기반 재생 계획

16.2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참여와 접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17.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들을 포함함

 

17.2

17.1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에서 문화·창의분야

17.2  문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17.3  개발협력을 위한 전략의 평가

18.  해외 개발 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창의분야를 강화함

17.9

17.9

17.9

18.1  문화정책 설계와 이행 지원

18.2  문화 영세/중소기업 발전 지원

18.3  예술가와 창작에 대한 지원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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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3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문화를 통합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또한 협약 제13조와 제14조에 의해 강

조된 바와 같이 문화적 차원의 인식과 

통합을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프

레임워크에 문화를 통합하는 것은 국내

의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및 국제 협력 

전략에 대해 참여방식을 구체화하고, 구

현 및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특

별한 조정 메커니즘의 문화 단체에도 적

용되며 문화·창의분야의 우선순위를 고

려하고 전용 예산을 할당하는 것을 포

함한다. 충분히 연구된 영역이 아니긴 

하나, 기후 행동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에 대한 문화 및 창의성의 기여는 지속

가능한 개발 어젠다의 단편적인 점들을 

연결하여 전체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차

후 시급한 우선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개

발을 위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잠재력

을 활용하는 핵심 구성 요소에는 예술가

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역량과 기술 강

화, 선진국-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North-South-South) 및 개발도상국 

간(South-South) 협력을 통한 파트너

십과 지식 이전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2 가지 모니터링 영역에서 

경과와 도전과제를 측정하고자 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문화·창의산업

이 정책 및 계획에서 전략적 행동 영역

으로 인식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

고, 문화 자원의 분배에서 영토 및 사회

적 형평성을 모니터링하여 문화 생활

에 대해(특히 취약집단을 위한) 포용적

인 참여를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 개발 협력 전략 및 지원 프로그램

이 전략적 행동 방침 영역으로서 어떻

게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문화·창의산

업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개발도상국

의 창의 생태계 전반에 걸쳐 역량을 강

화하는지 평가한다.

이 글로벌 리포트 제3판에 제시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경과들을 보여준다

 ¡국가개발계획과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은 특히 문화, 사회, 경제 개발 결과를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문화의 기여를 널

리 인정한다.

 ¡도시에서 문화와 창의성은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가치와 사회적 결속

을 높이며, 문화 생활에 대한 참여를 확

대하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인

식되고 있다. 

 ¡문화 및 창의성 개발 협력에 대한 다

자간 기구와 새로운 공여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및 

개발도상국 간 협력과 같은 이웃 간 교

류 및 지식 이전을 촉진하는 협력모델

이 보편화되어 지역 차원에서 상호 학

습 및 소유권을 증진한다.

그러나 향후 몇 년 동안 지속가능한 개

발과 관련한 문화적 어젠다를 증진하려면 

상당한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에서 개발 성과

에 대한 문화·창의산업의 구체적인 기

여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부문 간 조

정 메커니즘은 문화적 이해관계자의 요

구와 우선순위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

다의 종합적 실행을 방해한다.

 ¡기후 행동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문화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사고방

식과 행동에서 절실히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문화와 창의성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역들은 인식, 전문

성,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기후 전략과 

환경 정책에서 대부분 무시되고 있다. 

 ¡ 2018년 문화 및 여가 부문에 투입된 

공적개발원조의 비율은 2008년 글로

벌 금융 위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자금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코로

나19 관련 불황으로 향후 몇 년 간 감

소가 예상된다. 

 ¡협력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개발도상

국의 문화 영세 및 중소기업이 지역

의 문화 생산을 늘리는데 필수적임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

기 위한 투자가 부족하다. 더욱이 체계

적인 평가가 부족하고 기존 평가 보고

서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화개

발 행위자의 지식을 활용하고 증거 기

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려

움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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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4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 

모니터링 영역 지표
지속가능
발전목표 

검증 수단

성평등

19.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성평등을 증진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5.c

5.5

19.1  성평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19.2  문화 생활에서 여성 참여 지원

19.3  여성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 지원 

20.  모니터링 시스템은  
문화 및 미디어 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 참여 및 
접근 수준을 평가함

5.5 20.1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 수준

20.2  여성의 문화 생활 참여 수준

ARTISTIC 
FREEDOM

21.  창작, 표현 및 문화생활 
참여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16.10

21.1  예술적 자유의 법적 인식

21.2  예술적 자유 위반 사례 모니터링

21.3  위험에 처해있는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보호 

22.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22.1  공적 자금 지원 제도의 투명성 

22. 2  사회적 보호

22.3  경제적 권리 

양성평등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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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4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

하는 것은 표현, 정보 및 의사 소통의 자

유와 개인이 문화적 표현을 선택할 수 있

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협약의 제1 기

본원칙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고 불가결한 조건으로 제시

되어 있다. 따라서 협약의 모니터링 프

레임워크는 특히 성평등과 예술적 자유

에 중점을 두고 문화·창의분야에서 인권

과 기본적 자유 증진의 경과를 측정하고

자 한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모니터링 영역에서 

경과와 도전과제를 측정하고자 한다: 

 ¡성평등: 목적은 적극적인 기여자(창작

자, 제작자 및 의사 결정자) 및 관객으

로서 여성의 문화 생활 참여 수준, 이 

분야에서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취

한 조치, 문화 및 미디어 부문의 모니

터링 시스템에 성평등 통합 등을 측정

하는 것이다. 

 ¡예술적 자유: 목적은 법적보호체계 모

니터링과 효과적인 보호, 예술가의 경

제적·사회적 권리 보호의 측면(특히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1980년 권고

안에서 언급했듯이 창작 작업의 성격

에 적합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특별 계

획을 통해)에서 예술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글로벌 리포트 제3판에 제시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경과들을 보여준다: 

 ¡당사국들이 높은 비율로 문화·창의

산업 분야에서의 성평등 보장을 위

한 조치들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하듯이 성평등은 문화·창의산업

의 우선 과제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

다. 4년제 보고서는 또한 시민단체가 

성평등을 위한 혁신적 조치를 추진하

고, 여성 예술가와 창의 분야 종사자

의 역량을 구축하며, 네트워킹을 활

성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음을 밝힌다.

 ¡당사국들은 특히 예술가의 사회복지

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일반 

고용자에 적용되는 것과 일치하도록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고용 

보호를 제공하려고 시도해왔다(당사

국의 절반이 예술가의 지위 향상 조치

를 보고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코

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정한 근

무 환경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특성의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문화 및 인권 지지자들과 시민단체는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 제공을 포함하여 예술적 표현

의 자유를 감시하고 지지하는 일에 더

욱 밀접하게 관여한다.

그렇지만 문화·창의분야에서 인권과 기

본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도전과제들이 남아있다: 

 ¡문화 및 미디어 부문의 여성에 관한 

데이터가 심각하게 부족함에도 불구

하고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은 리더십 

직책에서 여전히 과소 대표되고, 공

적 자금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업

무에 있어서 남성보다 덜 인정받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불균등한 영향

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예술가

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아직 

마련하거나 개정하지 않았다. 소수의 

국가만이 소득 보호 또는 경력 전환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

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했지만, 2020년에도 여전히 예술

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계속 증

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보호법과 관행 

사이의 단절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보

호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보호법을 

위한 지역 모니터링 시스템과 구체적

인 실행 메커니즘이 뒷받침되어야 하

지만, 고작 절반이 넘는 당사국들만이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만을 접

수하거나 위반 및 제한을 모니터링하

는 독립적인 기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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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전망: 
전지구적 공공재로서 
문화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 

글로벌 리포트의 최신판 발간 이후로 지

속가능한 개발 의제의 핵심으로서 문화정

책 개혁은 점점 더 범위를 넓히고 있다. 

199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개

발을 위한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간 회의 

이후 21년이 지난 2019년 11월 유네스

코는 제40차 총회를 앞두고 문화부 장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속가능한 발

전과 고용을 위한 문화 및 창의성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그 자리에서 멕시코 정부는 유네스코 문

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MONDIACULT) 이후 40년이 지난 

2022년에 문화정책 관련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년 후인 

2021년 10월 제212차 회의에서 유네스

코 집행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

계 회의(MONDIACULT 2022)의 소집

을 위임했다.

이러한 기세는 2021년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창의경제의 해’로 선

언하는 유엔 총회, 유네스코 문화 2030 

지표 및 2021년 7월 G20 로마 지도자 

선언 등 여러 글로벌 정치 과정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로마 선언은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맥락에서 공동 노력이 

필요한 정책 분야 중 하나로 문화를 확

고히 확립했다. 특히 선언문은 경제와 

사회의 회복력과 재생에 있어 지속가능

한 개발의 원동력이자 핵심 행위자로서

의 문화·창의분야 전문가 및 기업의 역

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고용, 사회 보호, 

디지털화 및 비즈니스 지원 조치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엔 차원에서 2021년 5월 유네스코는 

유엔 시스템 전반에 걸쳐 문화가 지속가

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바를 활용하기 위

해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전반의 행동

의 일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한 문화 기관 플랫폼(In-

ter-Agency Platform on Cultur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출범시

켰다. 이는 고용 및 소득 창출뿐만 아니

라 교육 및 성평등과 같은 전통적인 개

발 분야에 대한 문화와 창의성의 기여를 

최적화하기 위한 협력적 방법을 모색함으

로써 개발 공동체 내 인식을 제고하라는 

글로벌 리포트 이전판의 요구사항을 반영

했다.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MONDIACULT)

로의 여정을 통해 플랫폼은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발전목표 10),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 13), 평화, 정의 및 강

력한 제도(지속가능발전목표 16) 등 문화

의 기여가 확대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영향 평가 및 국가 

복구 계획의 맥락에서 UN 국가 팀(UN 

Country Team)의 공동 행동을 안내하

고 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국가내

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문화·창의분야

의 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참여적 문화 거

버넌스를 지원하는 시민사회와의 대화 강

화, 접근성 향상과 관련하여 전 세계 국가

의 많은 정책, 조치 및 이니셔티브를 강조

한다. 그러나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

한 동일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문화에 전념하는 공적개발원조 또

는 무역 원조의 비율이 낮다는 것과 예술

가 및 기타 문화 분야 종사자 또는 개발도

상국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

조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

타난다. 제8장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잠재력’에서 127개

국의 국가개발계획과 국가지속가능발전

계획에 문화를 포함해서 예상되는 결과 유

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적게 추구되고 있

는 것이 환경적 성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산발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문화를 활용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남아 있음을 시

사한다. 여기에는 관행과 노하우에서 적

절한 대응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

경 문제에 창의성을 적용하고, 특히 디지

털 전환에서 문화·창의산업의 환경적 책

임을 높이는 것이 포함된다. 8장과 이번 

판은 일반적으로 개발 도전과제에 비추어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 정책이 얼마나 적

합한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

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국가, 정부간 기

구와 UN 시스템의 조직, 관련 비정부기

구 및 기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의

한 문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UN 

결의안 A/C.2/76/L.42(2021)의 이행

을 위한 견고한 출발점을 나타낸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모든 수준의 경제, 사회 및 환경 개발 

정책 및 전략에서 보다 가시적이고 효

과적인 문화의 통합 및 주류화를 보장

하고,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의 혁신적

인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을 위한 추가 

자원을 동원한다(제8장). 

 ¡모든 성별이 평등한 접근과 문화 생활

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의

사결정 직책을 맡아 주도할 수 있는 기

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제9장)

 ¡특히 창의성, 혁신 및 기업가 정신을 장

려함으로써 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의 

발전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적절한 경

우 역량 구축을 증진한다. 문화 기관과 

문화·창의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문

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기술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지속되고 포용적이

며 평등한 경제 성장과 개발을 위한 문

화·창의분야의 고용 기회를 증가시킨

다(제1장).

 ¡문화 생산 및 소비 범위 확대와 협약의 

조항들을 고려하여 문화 상품 및 서비

스에 대한 현지 시장의 출현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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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원하고 그러한 문화 상품 및 서

비스의 국제 시장에 대한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접근성을 촉진한다(제6장).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에 대한 

다양성과 접근성을 증진한다(제3장).

이 판에서 제시한 분석과 트렌드 및 격

차는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MONDIACULT 

2022)에서 정점에 이르게 될 정책 대화

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 보고

서는 창의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문화정

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정책을 포함

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도전과제에 얼

마나 적합한지에 대해 세계 전 지역의 사

례와 관련 성찰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지

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 양질의 

일자리 기회, 성평등,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긴

급 조치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회복탄력

성이 있고 번성하며 포용적인 문화·창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정부 및 민

간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수렴하는 결과 

및 도전과제들을 강조한다.

협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목표와 관련

하여 당사국이 기술한 조치들을 비교 분

석한 결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증진이라

는 제목으로 보고된 조치가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

의 창작자와 참여자의 인권과 기본적 자

유를 보장하는 것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

성을 보장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기 위해 더 많은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한 성별에 관계없이 문화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 평등한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문

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

았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UN 사무총장의 보고서인 <우리

의 공통 어젠다>에서 제시한 12가지 약속

의 일부로서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

들은 특별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인권

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계약’, ‘기본적인 

의료 및 소득 보장을 포함한 보편적인 사

회 보장의 새로운 시대’, ‘디지털 포용성’

을 통해 누구도 뒤쳐지게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UN, 2021b).

이 협약은 서문에서 문화다양성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기념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인류의 공동 유산이자 공동체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구성하는 

인류 고유의 특성임을 확인한다. 협약 당

사국이 4년마다 유네스코에 자국 및 국제

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

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역, 국가, 

권역 및 국제 수준에서 다양성이 동시에 

추구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및 

조치의 수와 다양성은 또한 다양성이 한 

국가의 단독 조치만으로는 적절하게 보장

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이 다양성에 

접근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

도록 보장하기 위해 여러 수준에서의 노

력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4년제 정기보고서

에 포함된 조치들에 기초해 볼 때 당사

국들이 국제적 수준보다 국가적 수준에

서 협약의 목표를 증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

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

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문화 교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 또는 예술

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측면에

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원되는 노

력은 더 적다. 이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

이 문화가 포용적이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핵심이라는 데 대한 지역

적 국가적 차원의 인식과 그에 따른 조

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국제 질서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 이

를테면 불평등, 갈등,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 끊임없는 전지구적 도전과제로 

인해 각국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UN 사무총장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

와 무엇이 ‘이를 전달하기 위한 최선의 수

단인가’에 대해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현

재까지의 논의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간주

될 수 있는 국제적 관심 영역이 강조되었

는데, 이는 ‘건강, 정보, 경제, 과학, 디

지털, 평화 등 단독으로 어느 한 국가에 

제공될 수 없고 […] 인류 전체를 위해 ‘

사회 전체에 제공되고 혜택을 주는 상품 

및 서비스’를 뜻한다(UN, 2021b). 글로

벌 공공재는 비경쟁적으로 소비되어야 하

고, 어느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된다. 또한 

그러한 혜택은 지리적 범위, 사람(모두에

게 이익) 및 세대(현재와 미래) 측면에서 

거의 보편적이다. 

이 보고서는 창의성이 전 세계 사회와 개

인이 참여하는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오늘

날의 창의성이 내일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문

화라고 주장한다. 문화는 제도나 경제뿐

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상상력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지

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 요

건이자 기본적 자유이다. 따라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류로서 우리의 복지와 생존이 달려 있

는’ 공통의 목표인 것이다(UN, 2021b).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MONDIACULT 2022)

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이 정

책 대화를 통해 문화를 전지구적 공공재

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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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포트는 그러한 성찰에 기여하고자 

한다. 창의성과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자와 지식의 다양성은 이러한 대화에 

다양한 규모와 지원 역량을 가진 행위자

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존의 불균형과 불평등(부분적

으로 세계 시장으로 인한)을 해결할 수 있

는 정책을 통해 모든 수준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창출 및 공급에 있어 정당성, 

포용성 및 평등을 보장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위기 상황에서 문화

가 회복탄력성, 연결 및 복구를 위한 주

요 자원이라는 것을 사회에 가르쳐준다(

창작자, 제작자 및 관객을 위한 참여 형

태가 유동적일 때도 말이다). 또한 ‘신뢰

할 수 있는 정보,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자로서 국가의 중요성’을 밝혔다(UN, 

2021b). 문화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혜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중심적

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지구적 현상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이

익을 위해 완전히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하는 전지구적 공공재이다. 이는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

한 협약>과 그 전에 유네스코의 기준 설

정제도를 채택했던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열망이었다. 따라서 문화는 사회 내, 사

회 간, 세대 간 연대를 지원하기 위한 새

로운 전지구적 합의에서 핵심적인 부분

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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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

한 협약은 세계화가 문화다양성에 효과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2005년

에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협약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개인과 사회를 

위한 문화창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

다. 이는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필요가 커져가고 있음

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사회를 

진정 더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

으로 만들고자 하는 창의분야의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현 

문화미디어부 장관 니나 오불리엔이 말한 

바와 같이, 협약의 채택은 ‘시작에 불과하

고 끝이 아니’며, 그 성공은 부분적으로는 

각 조항이 현실 세계의 상황과 도전에 대

응하여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Obuljen, 2006) 

이전에도 많은 나라들이 중대한 위기 상

황에서 다양성을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의 영향은 전대미문이다. 이는 코로나의 

전지구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기존의 경향을 가속화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에 팬데믹이 극단적

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

므로 이 도전을 해결하고 이 협약이 포스

트 코로나 환경에 새로워진 의미를 가지

고 적응할 수 있게 하려면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우려가 이 글로벌 리포트의 배경이 되었

다. 이 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앞으로 다가올 몇 년을 위해 중요하다. 

문화·창의분야에
미치는 영향: 1차 조사

2019년 후반부터, 특히 2020년 초반 

몇 달간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시설들이 

폐쇄되고 행사가 취소되었다. 문화 관련 

작업의 대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

나 심한 경우 중단되었다. 나라간 이동은 

멈췄고 관객의 구매력은 떨어졌다. 본 글

로벌 리포트와 기타 보고서에 기술된대

로(ILO, 2020a: IDEA Consult et al., 

2021) 이는 경제적 수입의 감소와 문화·

창의분야 고용의 손실로 이어졌다. 1차 

추산에 따르면 문화·창의분야에서 2020

년 미화 7천5백억 달러의 총 부가가치가 

줄어들었고, 최소 천만 개의 직업이 사라

졌다.

데이터를 제출한 나라에서 문화·창의산

업의 수입은 2020년 20~40퍼센트 가

량 감소했고, 문화·창의산업은 국가 경

제의 감소율 이상으로 실적이 떨어졌다. 

따라서 이전의 어떤 위기보다 더 심각한 

타격이 지속되었다(BOP Consulting, 

2021).

1차 추산에 따르면  

문화·창의분야에서  

2020년 미화 7천5백억 달러의  

총 부가가치가 줄어들었고,  

최소 천만 개의  

직업이 사라졌다

공적 자금 조달의 감소와 문화 노동자의 

불안정성 증가는 고용과 소득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러한 요인들은 고착화된 성

별 및 지역적 불평등의 유형을 더욱 심화

시켰다(Banks and O'Connor, 2020).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화가 창작, 생산, 

분배 및 문화적 표현에의 접근성에 있어 

중심이 되면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

었다.

그 결과 온라인 다국적 기업은 입지를 공

고히 했고 인터넷 접근성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다(UNESCO, 2020f). 그와 동

시에 많은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틈새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상 기회를 포착

하여 디지털 영역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

를 개발했다. 이는 이전에 비교적 시도되

지 않은 방식으로 국내외 관객과의 강력

한 연결을 만들어냈다(BOP Consulting, 

2021). 팬데믹 기간 동안 수행된 디지털 

실험은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관

련 기관이 상황마다 기울인 필사적 노력을 

넘어서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로

부터 문화·창의분야가 회복하기 위한 대

처 방법을 이끌어내야 한다.

공적 자금 조달의 감소와  
문화 노동자의 불안정성 증가는 
고용과 소득의 붕괴로 이어졌다

여러 면에서 디지털화의 여정은 엇갈린 

결과를 낳았다.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작

업이지만 때로 관객과 예술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적합한 디지털 결과물

도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봉쇄 조치가 시

행되면서 라이브 및 공연 소득이 거의 절

반으로 줄었다. 창작자를 위한 전 세계 로

열티 징수의 감소는 일부 시장에서 디지

털로의 상당한 이동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지만, 디지털 수익은 세계 전체 

징수의 4분의 1을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그 소득원이 전반적인 감소를 상쇄하지는 

못했다(CISAC, 2021).

게다가 이 분야의 디지털화 가속화 측면

에서 중요한 이슈가 대두되었다. 이는 저

작권 문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및 보

안, 검열, 불공정한 경쟁, 창작자에게 부당

한 보수를 제공하는 수익창출 모델, 불평

등한 접근성, 디지털 환경 발자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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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와 디지털 등으로 표상되는 하이브

리드 창의성의 미래는 계속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이 분야와 관련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9년 당사국 

총회가 채택한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에 

관한 개방형 로드맵은 국가가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공식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새로

운 잠재력을 제공한다. 팬데믹이 전개되

면서 많은 사회와 정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 표현, 향유, 결속 및 웰빙의 방식으

로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지속가능한 형태의 소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당시 UN 문화권 특

별보고관 카리마 베눈이 말한 바와 같이 

일종의 ‘기본적 역설’, 즉 문화적 표현의 

의미는 강조되지만, 예술과 문화의 생산

하는 사람들은 점점 활동하기 어려워짐을 

느끼는 상황이 부상했다. 궁극적으로 이

는 문화·창의 조직의 지형을 극적으로 변

화시키고 문화적 권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Bennoune, 2021). 

따라서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과 그 이

후에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

으로 협약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이행

에 관한 지침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팬데믹에 직면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 및 

지방 정부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했

다.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직

접적인 지원, 문화적 표현의 가용성과 다

양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문화 

주체에 대한 규제 의무의 일시적 완화, 미

디어를 통한 국가 문화 콘텐츠 홍보 등 다

양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정치적 의지

와 명확한 리더십(사회에서 문화가 갖는 

중심적 위치를 인정하고 적절한 예산 할

당을 포함하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

정하는 것)이 이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요

소로 등장했다.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적 도전 해결의 필요성

문화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주

목은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이

고 구조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힘겨운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문화·창의분야의 능력

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도전을 해결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국가 내 및 국가 간의 

정보화 격차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

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

화의 기여를 평가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의 불균등한 습득, 성 불평등, 노동 불안

정,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존중 등이 여

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문화적 표현

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수

적이며, 문화·창의분야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이 분야의 다양한 기여를 활용

하기 위한 개발 정책을 수용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도전 중 일부는 다른 전문 분야 및 

사회 집단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는 교차 

정책, 즉 더 광범위한 복구정책과 프로

그램에 문화·창의분야를 포함할 것과 문

화 및 기타 부문에 관여하는 시민단체 간

의 대화 및 협력 강화를 요구한다. 또한 

문화 분야의 특정적 요구(조직 모델, 훈

련 필요 및 이동성의 도전 포함)는 협의

과정과 문화 및 기타 분야의 적절한 정

책 대응을 통해 인정되어야 한다(OECD, 

2020a; UCLG Culture Committee, 

2020; Sargent, 2021). 이러한 도전

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

진하기 위해 식별된 구조적 약점을 해결

하고, 해당 분야에서 특징적이거나 고도

로 다양화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가치

를 부여하는 정교한 정책 대응을 설계하

게 한다.

위기는 문화·창의분야의  

모든 고용 모델을 포괄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과 최저 임금에 

대한 요구를 불러왔다.

전 세계의 문화·창의분야를 지원하는 광

범위한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교훈은 위

기 상황이 끝나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에 적용가능하다. 여기에는 직업적 

지위에 관계없이 영리 기업, 비영리 조직, 

문화·창의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

함하는 문화·창의 생태계를 전체로서 고

려해야 할 필요성이 포함된다(Sargent, 

2021). 위기는 문화·창의분야의 모든 고

용 모델을 포괄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최저 임금에 대한 요구를 불러왔다. 실

제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창의경제 노

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를 위해 설

계된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도 그

러한 노동자 중 상당한 비율은 보장 자격

을 얻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팬데믹으

로 인해 악화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연결성의 향상, 창작자, 문화 부문 

종사자 및 단체의 디지털 기술 및 역량 강

화, 다양한 범위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접

근의 확대 등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커뮤니티의 상

호 연결성과 전지구적 불평등이 심회되

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

전을 위협하고 있다. 불평등의 기원은 인

간에게 있으며, 그 영향은 특정 형태의 생

산, 무역, 소비, 이동성 및 환경 변화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특히 IPBES,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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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은 문화·창의분야가 제공하는 회

복력, 연결성 및 삶의 질 측면에서뿐만 아

니라 그것이 광범위한 사회 변화에 깊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커뮤니티

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많은 사회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접

근성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

다.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행사의 불평

등, 문화, 건강 및 삶의 질 간의 연계, 문

화·창의분야가 환경적 도전에 대해 더 많

은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Fancourt and Finn, 2019; 

Julie's Bicycle, 2020; Kantar Public, 

2021; Anheier et al., 2021). 

문화다양성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보고(2.6조) 지속가능한 발전 정

책에 문화를 통합하려는 약속(13조)이라는 

측면에서 협약의 종합적 시각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 글로벌 리포트의 기반이 

되는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여러 

세부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

치 간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어젠다와 같은 전지

구적 도전과 협약에 대한 이해가 점점 중요

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문화정책의 전

통적인 범위를 초월함으로써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광범위한 사회적 도전 간의 상호

의존성을 탐구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이어

질 수 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바람직한 거버넌스, 지역 통합 및 평화를 

포함하는 아프리카 연합(AU)의 주요 변화 

성과를 달성하려면 협약과 아프리카 연합

(AU)의 어젠다 2063을 상호 연계하여 파

악해야 한다. 협약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영

감을 주는 훌륭한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다. 

팬데믹은  
문화·창의분야가  

제공하는 회복력, 연결성 및  
삶의 질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광범위한 사회변화에  

깊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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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국제적 연대, 협력 및 개방 

이 협약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원칙(개

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과 

개방과 균형의 원칙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전 세계의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이 포함

된다(2.4조 및 2.8조). 또한 선진국은 개

발도상국의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상

품 및 서비스에 대해 우대조치를 승인할 

것을 약속한다(제16조). 팬데믹으로 인

한 국경 폐쇄의 증가로 이전보다 개발도

상국-선진국 간 이동이 훨씬 더 어려워

졌다. 팬데믹은 또한 타인에 대한 두려움

의 증가와 나라간 이동 및 교환에 반대하

는 사회적, 정치적 운동의 심화를 야기하

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문화 협력에 대한 약속의 확대와 다양한 

문화 표현에 대한 개방성이 필수적이다.

문화·창의분야에서는  

2020년 4월  

유네스코가 주최한  

130명의 문화 장·차관  

온라인 회의 등  

국제적 대응이 대화의  

장의 형태로  

펼쳐졌다

실제로 전지구적 위기 상황인 팬데믹은 

단일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류의 상황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문화·창의분야에서는 

2020년 4월 유네스코가 주최한 130명

의 문화 장·차관 온라인 회의나, 2021년 

7월 로마에서 열린 제1회 G20 문화장관

회의 등 국제적 대응이 대화의 장의 형태

로 펼쳐졌다. 아프리카 연합, 카리브공동

체(CARICOM), 유럽연합(EU) 및 남미

공동시장(MERCOSUR)과 같은 조직이 

선언 및 행동 계획을 채택하면서 지역적 

대화도 강화되었다. 지방 정부와 시민단

체의 네트워크는 정보를 수집 및 배포하

거나, 팬데믹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성찰을 장려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했

으며, 새로운 프로젝트 및 활동을 이끌었

다. 유네스코에 의해 출범된 리질리아트

(ResiliArt)는, 문화·창의분야가 팬데믹

과 어떻게 고투를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일련의 토론이다. 이 운동은 교류와 연구

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해당 분야 종

사자들간의 결속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연대, 협력 및 개방이라는 협약의 기본원

칙에 대한 향후 이행의 맥락은 판이하게 달

라질 것이다. 물리적 이동보다는 보다 지

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이동이나 가상 

모임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조치 원칙과 적절한 예산 할당을 바탕

으로 예술가 및 기타 문화 분야 종사자, 문

화정책이 자국 내 및 세계 수준에서 문화

적 표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글로벌 리

포트의 이번 판과 이전 판에서 강조된 바

와 같이, 국제 개발 정책에서 문화 영역에 

할당된 제한된 자원이 시급히 늘어나야 한

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무역 및 국제 조세 

개혁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 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다른 국제 포럼을 통해서도 

진흥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

하다(21조에 명시). 다른 협정들을 논의할 

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갖는 잠재적 

영향뿐만 아니라 문화·창의분야의 특수성

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버넌스 및 정보 시스템

코로나19 팬데믹의 전지구적 영향 이면에

는 특정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각 국

가별, 혹은 지역별 상황이 많다. 글로벌 리

포트는 초기 동향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을 

제시하지만, 상황이 진화함에 따라 지역, 

국가 및 권역 수준에서 특정 도전과 가능

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

급한 일련의 정교하고 포괄적인 정책 대응

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 시

민사회와의 참여적 협의와 정부 및 시민단

체가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에 대한 개방

성이 점차 중요해진다. 지역 및 지방 단위 

정부의 개입과 필요한 경우 분권화를 촉

진하는, 보다 통합된 다층적 거버넌스 접

근 방식은 정책과 조치가 해당 부문의 요

구에 최대한 들어맞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리포트는 당사국이 협약의 목표

와 원칙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

한 전지구적 개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

로 하지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및 관련 

정책에 미치는 팬데믹의 영향에 대한 철

저한 분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리포트가 출간된 시점에도 팬데믹은 지역

차가 있을 뿐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이었

다. 또한 국가별 및 국제적 수준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치에 관해 

당사국이 제출한 정기보고서는 이 보고서

의 중요한 정보 출처가 되었는데, 2017

년 6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수집되

었다. 가장 늦게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

조차도 그 위기가 그들의 문화·창의분야

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일부 분야나 국가 및 지역

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얻는 데는 지속적

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사는 부

분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다. 수년에 걸친 

여러 연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문화정

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은 협약의 이

행과 그 궁극적인 효율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UNESCO, 2017).

이 위기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의(그리고 문화와, 

사회에서 그 문화의 위치에 대한 연구 및 

분석에 있어서의) 개선이 다음과 같은 것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위기가 미치는 

영향의 측정과 이해, 문화가치의 평가, 문화 

및 관련 분야에서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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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발언: 
사회에서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의 자리에 대한 재고

글로벌 리포트의 이번 판 작업은 코로나

19 위기가 시작되던 2019년 말에 시작되

었다.  팬데믹은 전 세계의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에 엄청난 규모의 전반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생명과 인간 관계의 손실을 

가져왔다. 인간은 배려와, 더 높은 수준의 

상호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인간

이 건강 및 삶의 질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

는지 다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이와 함께 기후 비상 사태에 대한 증거와 

인식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또 우리가 인간과 지속가능

한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활발해지고 있다(UNDP, 2020).

이 검토에는 인류의 유산이자 핵심 자산

으로서의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더 

심화된 인식과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와 

변화의 방식을 표현하고 재고하는 데 도

움이 되는 창의성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

어야 한다. 이는 바로 문화를 지역적, 국

가적, 세계적 함의를 지닌 전지구적 공공

재로 간주하여야 함을 정당화시키는 몇 

가지 근거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

적 표현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려면 문화에 대한 대중의 지지

와 문화에 대한 토론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참여적 문화정책의 수립은 공

공재로서의 문화를 더욱 강화한다. 그러

나 전 UN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보고서 ‘

코로나19, 문화 및 문화권’에서 언급했듯

이 회복력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

성에 대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논의는 전

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에 달려 있다. 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예

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은 생존에 급

급하게 되어 다른 경로의 커리어를 고려

하게 될 것이다(Bennoune, 2021). 문

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혁신하고 강화하는 

능력(지역 및 전지구적 도전에 바탕을 둔)

은 여기에 특히 연관성이 깊다. 이 글로벌 

리포트에 포함된 장들은 지속적인 재검토

를 요하는 계속적 대화의 일부로서 이 분

야의 현재의 일과 새롭게 대두되는 도전

에 대한 초기 성찰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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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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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구축하고 

시행하여 그들의 주권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입각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과정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목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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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소유권 및 인력,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 수준에 대한 데이터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표현에 대한 표준화된 공개 데이터 

    디지털 미디어, 매출, 저작권 및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대한 접근

    문화·창의 산업의 GDP 기여도와 문화고용통계

데 이 터  요 구 사 항

권 고  사 항도 전경 과

국가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창작, 생산, 유통 및 다양한 문화활동의 접근성을 지원하고, 

문화를 위한 정보에 입각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한다.

리 포 트  카 드2 0 2 2

시민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은 물론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여전히 드뭄

미디어 독점과 더불어 일부 
사회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과소대표성(under-representation)과 
잘못된 인식은 미디어 다양성과 
자유를 위협함

문화에 대한 공공 투자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함

목표 예산을 할당하고 투명하고 
참여적인 구조를 유지함공공-시민 간 대화를 위한 

공간이 열리고 있음

지역사회 미디어를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며, 
총체적인 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함

모든 단계에서의 혁신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횡단적 협업을 조성함

부처간 협력과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문화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더욱 
통합된 정책이 수립됨

여러 국가에서 자국 콘텐츠 보호와 
지역 언론 매체에 대한 지원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음

문화·창의분야 디지털 환경 시민사회와 협력미디어 다양성

디지털 환경에 대한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규제와 기술 격차는 
불평등을 증가시킴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고 온라인에서 콘텐츠의 
발견용이성을 촉진함

코로나19에 의해 촉발된 문화·
창의 산업에서의 디지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노력이 
진행됨

질 높은 
교육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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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창의분야의 구축
막달레나 모레노 무지카1

핵심 발견

›››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문화정책의 수립과 입법을 위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이며 유연한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위기의 시기에,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참여적인 문화거버넌스에 있어-특히 시민사회 및 다양한 수준의 정부 참여의 측면에서-상당히 

개선적인 모습이 본 협약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체계에 의해 확인되었다. 반면 범정부적 측면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접근은 느리게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 및 기관 사이의 교차 협업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문화에 대한 공공 투자는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이는 특히 위기 

시 문화·창의분야의 탄력성과 지속가능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	  문화 및 창의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지역별, 그리고 문화 분야 간-특히 

디지털 기술 및 문화 경영 분야-격차는 여전히 크다. 

›››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적절한 경제적 기회 창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기존의 취약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어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 및 웰빙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	  비록 데이터 수집과 문화정보 시스템의 개발(특히 협약의 모니터링 체계로 촉진된) 분야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문화·창의 산업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 공백을 채우고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은 아직도 

계류 중이다.

제1장

1. 연구조교 메레디스 오켈의 공헌에 힘입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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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목표 1 •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글로벌 리포트2022

정부 전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다단계 협업을 통해 
문화에 대한  

전(whole) 정부적  
접근법 함양공공 투자 증가 및  

관련한 구조 구축에 지원

공공 투자

권고 사항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협약은 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를 위한 로드맵이다

데이터

사용가능한 데이터  
활용과 새로운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투자

통합된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양질의 일자리 및  

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 보유

취업 기회

지속적인 데이터 공백은 
투명성과 정보에 입각한 
정책의 수립을 방해함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기준,  
전 세계

 1천만
세계적인 일자리 
감소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했지만  
취업 기회와 수익의  
분배는 여전히  
불균형 상태

$

문화경영(Cultural management) 
분야는 고등교육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음

공공 투자 정책 우선순위

교육

문화에 대한  
공공 투자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감소해 옴

교육, 훈련 및 
고용 기회 있어서 
불일치가 발생함

도 전

영화/ 
시청각 예술

최고 관심분야

최하 관심분야

미디어 아트 디자인

음악

공연 예술

경제적 영향

3.1% 6.2%

문화와 창의산업 분야는 세계 경제에 
막대하게 공헌하고 있음

문화는 정책 전반에 
걸쳐 점점 더 
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부처 간 대화를 
위한 영구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음

전세계 GDP 전체 고용

통합 정책

80%
거의

당사국들은 
분권화 된 문화 
정책 구조를 
구축함

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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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심  지 표

서론

2021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

경제의 해로 지정되었고, 이는 매우 시의

적절했다. 이 시기 ‘행동을 위한 10년’이 

발표되고 UN의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어젠다를 위한 목표를 지향함에 따라 미

래를 위한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을 전 세

계에 각인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사람들

의 일상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특히 대규모 

사회통제 기간 중에- 창의성의 힘에 의

해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창의경제의 해는 예술가

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창의적 생태계

를 복원하고, 나아가 더 훌륭하게 재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창의적 생태계의 주요 관계자들

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공적인 플랫

폼 중 하나인 리질리아트(ResiliArt)는 온

라인 토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

한 고충과 회복력을 파악하기 위한 2020

년 4월 15일 유네스코가 시작한 글로벌

한 움직임이다(이 이니셔티브 및 그에 따

른 결과로 나온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 내

역은 4장 참조). 

볼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이 유네스코

와 손잡고 2021년 5월 개최한 ‘문화와 

지속가능발전 국제 포럼’은 역동적인 성

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박차를 

가하며, 팬데믹 이후 회복에 활용하는 등 

문화·창의분야의 역할에 대한 경험을 공

유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이 분야들

을 재건하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힘을 모아 분야별 이기

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MONDIACULT 2022)는  

공공 정책 영역에서 보다  

강력한 문화의 통합을  

보장하고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문화에 관한  

전지구적 정책 대화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다.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

진에 관한 협약>은 경제 및 문화적 발전

의 상호보완성을 인지하는 유일한 국제 표

준 문서로서, 행동을 위한 통합된 정책 프

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당사국들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동원되며 해결책을 모색하였

다. 2021년 7월 31일 G20 국가 중 이탈

리아 의장의 주관하에 개최된 문화장관 회

의에서 채택된 장관급 성명서는 지속가능

하고 균형잡힌 경제 성장을 위해 정책 영

역 전반에 걸친 문화와 창의성의 중요성

을 언급하고 있다. 2021년 10월 31일 로

마 G20 정상 선언은 이러한 인식을 지지

함과 동시에, 고용, 사회 보호, 디지털화 

및 사업 지원 조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

게 함으로써 문화 분야를 포함한 노동자들

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

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가 조직한 세계

창의경제회의(the World Conference 

on Creative Economy)는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창의경제 의제를 논의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위기 상황을 포함하여 이기주의 

장벽을 가로질러 모든 레벨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의 원칙이 어떻게 활

성화되었는지 보여준다. 앞으로, 유네스

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MONDIACULT 2022)는 공공 

정책 영역에서 보다 강력한 문화의 통합을 

보장하고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문

화에 관한 전지구적 정책 대화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다. 

급변하는 문화 지형

이 협약을 15년 동안 시행하며 얻은 한 

가지 교훈은 문화·창의분야는 문화 정책 

담당자들만의 관심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실제로 정책 시행 환경의 현저

한 변화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 코로나 

19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는 문화·창의

분야의 문제점을 노출 및 가중시켰다. 팬

데믹은 문화 참여 및 문화 콘텐츠 소비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변형시켰다. 문화·

창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및 기관

들의 취약성을 비롯한 기존의 다양한 문

제점들 또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문화·창의분야의 역동적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정책 수립 과정 공유와  
다양한 공공기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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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유네스코는 문화부 장관 온라인 회의, 

2020년 4월 개최된 지역 정부간 기구 

및 개발 은행 회담, 리질리아트 운동 등

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광범위한 이

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팬데

믹이 문화·창의분야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을 검토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범정부적 접근과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참여적 

리더십을 통해서만 더 나은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및 환경 문제를 

부각시켰으며, 이는 문화 및 창의 생태

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적

응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전 세계의 정

부들이 기후 완화 및 적응 전략을 도입하

고 국제적인 세부목표와 약속을 충족시

키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기후 위기는 문

화·창의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점

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각 분

야 간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 인식이 확산되어 협약 당사국들의 문

화정책에 이를 포함시키려는 진전의 기

미가 보인다.  

창의성과 혁신은 문화·창의분야에 내재

된 특성이다. 이는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이다. 범

정부적 접근과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수준

의 참여적 리더십을 통해서만 더 나은 재

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와 창의성을 

위한 정책들을 재구성하는 당사국들의 경

험을 바탕으로, 이 장은 이들 분야의 미

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이 성장할 수 있

는 방안 몇 가지를 검토한다. 

통합 정책의 수립: 
큰 그림 보기

로드맵으로서의 협약 

협약 채택 이후 문화정책 발전을 구성하

는 데 있어 협약의 다양한 역할과 관련된 

강력한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2018년 글

로벌 리포트가 발표된 이래 협약은 계속

해서 로드맵과 안정화에 역할을 해왔다. 

협약은 통합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차

질 발생 시 유연한 정책 재정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구조적인 정책 변화와 정책 논

의의 기반이 됐다.

전반적으로 협약은 문화 영역에서 포괄적

인 공공 정책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그것

을 장려한다. 협약의 주요 특징 중 하나

는 유연성으로, 정책을 국가적 맥락에 맞

추어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대

부분의 당사국들은 협약이 특히 보다 폭

넓은 공공 정책 토론과 고려 사항과 관련

된 방식으로 문화정책을 진전시키는데 도

움이 되었다고 보고한다. 더 나아가 전체 

가치 사슬 통합에 기반해 문화정책을 수

립하는 협약의 접근방식은 예술가와 창작

자뿐 아니라 생산자, 유통자, 관객까지 대

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콘텐츠의 생

산과 보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문화·

창의분야를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캐나

다에서는 정부의 심층적인 시민사회 참여 

독려 및 공동 제공,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

넌스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응집력 있

는 협력 도구로서 협약을 활용하는 지역 

간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캐나다의 반인

종차별주의 전략(2019-2022)과 그와 관

련된 다양한 본토 실행 계획(캐나다 진실

과 화해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과 같은 국

가 차원의 계획에 대한 적용에 이르기까지 

협약을 광범위하게 해석한다. 콜롬비아의 

경우 이 협약을 문화 가치 사슬 전체에 걸

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보

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같은 정

책 시행의 가시적 결과가 협약 덕분에 증

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협약은 때로는  
문화 범위 안팎으로  

존재하는 기존 정책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도구 역할을 한다 

사실상 비준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일련

의 책임을 위임하고 그 중 일부는 법적 

구속력을 지님에 따라, 협약은 때로는 문

화 범위 안팎으로 기존 정책의 보다 광범

위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도구 역할을 한

다. 최근 사례로 짐바브웨는 2019년 실

시한 주요 입법 개혁 중에 새 문화·창의 

산업 발전 전략 5개년 계획을 채택했다. 

이는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 중앙 및 지

방 정부, 예술 및 문화 단체와 더 방대한 

커뮤니티 사이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육

성한다. 그 목표는 문화 산업 전체의 발

전과 그보다 더 크게 국가의 국내총생산

(GDP)에 기여하는 데 있다. 그와 동시에 

짐바브웨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

하여 국제적 기준을 따라잡기 위해 중요

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여기에는 정보 접

근법 및 사생활 보호법 폐지(2002년)와

명예 훼손죄(2016년) 폐지 등과 같은 정

보의 자유 법안 채택이 포함됐다. 이러한 

법률 제도의 변화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정보의 보다 자유로운 흐

름을 가능하게 했다.

일부 당사국들은 협약이 문화·창의분야

의 입법 구조를 능률화시키는 안정적 도

구 역할을 했다고 보고한다. 아제르바이

잔은 문화 분야의 모든 주요 법률 및 정책 

문서에서 협약의 원칙을 주요하게 반영했

다고 보고했다.

바베이도스는 협약과 그 보고 체계를 참

여 정책 검토 메커니즘으로 사용하여, 이

를 통해 문화체육청소년부와 주요 이해관

계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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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니제르에서는 정부가 문화 담당 부

처를 협약에 맞게 개편하고 그 원칙을 국

가 문화정책 선언의 전문에 포함시켰다. 

이 선언은 창의성 증진과 창작의 자유, 지

적재산권 보호를 보장한다.

이러한 안정화의 효력은 복잡한 환경에

서도 유효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문화

를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

하는 협약의 목표에 고무되어 문화 거버

넌스를 위한 분권화된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커뮤니티 및 도시와 지방을 포함하

고 정책 논의에서 협약의 주요 초점을 명

시하는 로드맵의 수립은 문화 거버넌스

를 분권화시키는 중요한 움직임이었다. 

팔레스타인 문화부는 문화·창의분야를 

개발하고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

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초안을 참여적 과

정을 통해 마련했는데, 이는 협약의 구

성 내용들을 활용한 사례였다. 이러한 사

례들은 협약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여

적 거버넌스와 정책 개발을 위한, 공인

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협약은 문화·창의분야의 새

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메커니즘을 조정함으로써 타당성을 유지

해왔다. 디지털 변혁(캐나다, 프랑스, 독

일, 한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 관

련 이슈(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팔

레스타인), 보건 및 웰빙(호주, 리투아니

아, 아랍에미리트) 또는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인한 혼란(부르키나파소, 칠레, 독

일, 말리, 멕시코)을 해결하는 프레임워크

로 활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속가능발

전목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다 광범위

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문화·창의분야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예술의 효

과 대한 연구가 2000년 초반 이래 상당

한 성장을 이뤘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는 WHO 유럽 지역에 초

점을 맞춰, 건강과 웰빙 증진에 있어 예술

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증거들을 요약

해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예방, 관리 및 

치료의 관점에서 예술이 정신적 및 육체

적 건강 모두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을 보

여줬다(Fancourt and Finn, 2019). 향

후 몇 년 동안, 유네스코와 WHO의 협력

은 건강과 웨빙에 대한 문화와 창의성의 

기여를 조명할 뿐 아니라 문화와 창의성

이 지닌 치유력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정

책 해법을 이끌어내야 한다.

문화·창의성에 대한 공공 투자

문화·창의분야와 그 산업은 빠르게 진화

중이다. 그 고속 성장은 이 분야를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처로 부각시켰

다. 공식 통계를 종합해 보면 문화·창의 

산업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3.1%로 추정된다. 이들 산업의 특성

상 비공식적 기여도가 많다는 것을 감안

하면 이 숫자가 전체적인 상황을 나타내

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분야가 

세계 경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

여준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연

합(EU)에서만 이 분야 산업의 총 수익 성

장률은 거의 17%로 추정된다(EY Con-

sulting, 2021)1.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문화·창의분야의 

정부 지출 추이(그림 1.1)는, 2017년부

터 2019년 사이에 개발도상국에서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감소세

를 보였다. 당사국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

에 따르면, 문화 관련 공공 예산이 가장 

낮은 아프리카와 대조적으로 서유럽과 북

미 국가들이 가장 높은 투자를 보고하고 

있어 지역별로 불균형한 공공 지출이 엿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분야를 희생

시켜가며 일부 문화적 표현의 증진과 보

호에만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전 세계적으

로 문화·창의분야에서의 경제적 조건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국가 문화 예산이 예외적으로 증가했던 팬

데믹 시기는 이러한 불균형을 명백하게 악

화시켰다.  

1. 73개 협약 당사국들과 4개 비당사국들을 포함한 77

개국의 GDP에서 문화·창의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출처에는 협약 당사국이 제

출한 4년제 정기보고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통계청(Eurostat)의 데이터 및 필요한 경우 기타 

데이터가 포함된다. 

그림 1.1

2010-2019년 ‘문화 서비스’와 ‘방송 및 출판 서비스’에 대한 평균 정부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2000년과 2019년 사이의 기간에 최소 5년 이상 데이터를 제출한 국가만 고려함.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0)/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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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화와 창의성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책, 법

률 및 규제환경 조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문화, 창의 및 기타 부문의 상호보완적인 

강점뿐 아니라 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까

지도 기반으로 해야한다.   

문화 가치 사슬 통합 정책

최근 몇 년 간 협약은 가치 사슬 전체에 

걸쳐 문화 창의 생태계를 조직하는데 매

우 효과적인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이전 

글로벌 리포트 시리즈에서도 입증되었

듯, 한때 선형적이었던 문화 가치 사슬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 모델로 전환되었다(UNESCO, 

2018). 가치 사슬의 각 마디(창작, 생산, 

유통 및 접근)는 그 상호연결성 및 디지

털적 의미와 함께 정책 및 규제 체계의 

개발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전환은 또한 무역, 노동, 교육, 혁

신, 복지, 보건, 산업 또는 환경과 같은 다

른 범위와 분야들을 포함하고, 이들이 지

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갈 기회를 제

공한다. 협약 당사국들은 문화 및 정책 운

영 환경에 대응하여 통합적 정책을 설계

하고, 개발하고, 구현하는 여러 방법에 관

한 많은 사례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들

은 특정한 영역, 분야 또는 주제를 다루

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적 권리, 교육, 경

제 발전, 사회적 결속과 같은 기타 맥락 

및 우선순위 정책들과 연결될 수도 있다.  

개혁과 주요 정책 검토를 통한 입법적 방

법을 멕시코에서 찾을 수 있는데, 멕시코 

정부는 문화 콘텐츠 및 상품의 생산, 보

급, 유통과 향유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

으며, 이는 문화 경제의 발전 및 더 큰 혁

신을 위한 도구들을 접근 가능하게 만든

다. 최근 몇 년간 이뤄진 두 가지 주요 규

제 개혁은 이러한 접근을 뒷받침한다. 문

화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일반법(2017)

과 일반법에 관한 규정(2018)의 채택은 

멕시코의 문화·창의분야와 관련한 법체계

를 공고히 했다. 문화적 권리 행사를 위한 

메커니즘을 확립한 이 법률들은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정과 사회 부문

의 참여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코

스타리카에서는 제1차 문화적 권리에 관

한 국가정책(2014-2023)이 현재 문화정

책 및 프로그램의 주요 프레임워크를 제공

하고 있다. 이는 모두를 위한 문화적 권리

의 이행을 방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

하기 위한 약자 우대정책 및 사회 통합 어

젠다, 그리고 디지털 및 혁신 어젠다로 보

완되었다.

다른 당사국들은 교육, 관객 훈련 및 문화 

참여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하여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평등한 문화적 

권리를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전략을 수

립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창의 역량을 강

화하였다. 예술과 문화를 창작, 제작 및 활

용하기 위한 일련의 도구들은 또한 적극적

인 시민권을 지원하고 더 큰 공동체 의식

을 촉진한다. 에콰도르에서 시행한 관객

들을 교육하고 자극시키기 위한 정책 개

혁의 거시적인 접근법은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에콰도르 교육부는, 문

화예술 교육과정을 통해, 예술적 기술 및 

표현력 강화는 물론 문화적 권리와 역동적

인 문화·창의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비판

적 관객 교육도 강화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협약은  

가치 사슬 전체에 걸쳐  

문화·창의 생태계를 조직하는데 

특히 효과적인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대체로 문화적 표현에 대한 거시적 접근 

추세는 최근 몇 년에 걸쳐 더욱 공고해졌

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부처 간 조

정, 학제 간 협력을 포함하는 보다 정교한 

정책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림 1.2

협약에 따른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문화 거버넌스
 

출처: Moreno(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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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 및
통합적 접근들

참여 과정은 통합 정책 개발에 필수적이

다(그림 1.2). 이는 협약의 핵심으로 다수

의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문화정

책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중

심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세

스는 모든 과정에서 대응적, 포용적, 참여

적, 대표적 의사 결정을 보장함으로써 지

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6.7을 추진

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자료들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높은 수준의 

참여 거버넌스를 성취했으며, 여기에는 

2018년 글로벌 리포트가 권고한 바와 같

이 여러 부처, 다른 수준의 정부2 및 시민

단체(CSOs)가 참여하고 있다. 이 장에서

는 또 다른 공통적 이슈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팔길이 원칙에 기반

한 모델의 가치인데, 문화 거버넌스에 대

한 국가적 책임을 정부가 권한을 준 기관

에 위임했지만, 그 제도적 거버넌스와 운

영은 완전히 자율적이거나 혹은 준자율적

인 형태를 가진다.

부처 간 거버넌스: 영역 간 상호 참여

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영

역 간 참여는 문화·창의분야를 책임지고 

있거나, 위임 및 양도할 수 있는 부처(또

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거

의 모든 당사국들은 그러한 기관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

며 투명한 기관을 만들어 지속가능발전목

표의 세부목표 16.6에 기여하고자 한다.

문화와 창의성 분야는 부처 간 협의에서 

주요 과제가 되었으며, 당사국 중 93%는 

규제 프레임워크, 분야별 법률,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협

력을 활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장

2. 다층적 접근은 두 개 이상의 정부 레벨(국가, 지방, 시 

등)을 포함하는 정책 과정을 의미한다. 

의 내용과 관련해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

책 및 조치 중 이들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부처가 하나 이상 참여한 경

우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차이는 개선해야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시사하며, 문화 정책을 담당

하는 정부 부처가 다른 부처 및 정부 기관

과의 잠재적인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기술 및 재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문화와 관련한 부처와 다른 부처 간 

협력은 주로 외교 업무 영역(31%)과 경

제 및 비즈니스 영역(20%)에 이어 교육

(19%)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

다(그림 1.3). 이러한 추세는 국가들이 주

로 외교, 무역, 산업과 관련하여 특히 창

의경제의 맥락에서 문화와 창의성의 역

할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3

년 미주개발은행(IADB)은 출판물 <오렌

지 경제: 무한한 기회>에서 문화·창의분

야의 가치를 고용, 문화적 가치, 사회적 

영향 및 웰빙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의 오렌지 경

제 모델(콜롬비아, 온두라스,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개발의 경우 아이디어를 문

화상품과 서비스로 변환하는데에 다양한 

영역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를 위

해서는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의 문화·창의 

생태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수적이

다(글상자 1.1).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문

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과 수

행은 정보통신, 산업과 무역, 건설, 금융, 

기획 및 투자를 포함한 영역 전반을 가로

지르는 파트너십을 포함했다.

그림 1.3

부처 소관별 부처 간 협력 정책 및 조치*
 

*문화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처는 포함하지 않음(예: 문화부).

출처: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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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과 이외에도 부처 간 정책 협력

은 때로는 양질의 학습 경험, 포용력, 커뮤

니티 강화를 포함한 문화와 창의성의 사회

적 성과 증진을 목표로 한다. 캐나다 노바

스코샤의 첫 번째 문화 액션 플랜인 ‘창의

성과 커뮤니티’는 이 지역 주민과 캐나다 

원주민인 미크마크족 사이의 문화적 다양

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이 계획은 17개 정부 부처 및 기

관의 협력이 한데 모여 설계되었다. 

부처 간 정책 협력은  

때로는 문화와 창의성의  

사회적 성과를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기도 한다.

창의성을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방법의 구

체적인 사례는 핀란드에서 찾아볼 수 있

다.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문화 종사자들

과 함께 사회보건부와 손잡고 성평등 정

책을 시행해 왔다. 이 정책은 모든 정부부

처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특히 교육문

화부가 지급하는 모든 운영 보조금에 성

평등 조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부처 간 협력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

운 트렌드는 문화와 창의성 분야의 꾸준

한 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등

장했다는 것이다. 자메이카의 문화·창의 

산업 위원회인 자메이카 크리에이티브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2013년에 처음 만들

어진 이 위원회는 2018년에 활동을 재개

한 뒤 정책의 수립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

식을 제공하기 위해 연간 예산과 직원을 

확보했다. 위원회는 정부 부처, 부서 및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보장하며, 특

히 문화·창의산업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

사자들과의 협력과 협의를 추진하는 임무

를 도맡고 있다.  

글상자 1.1 •  국가 정책 담론에 포함된 문화  
- 전체 정부 차원의 접근

문화가 전반적인 국가 전략에 포함된 주목할 만한 사례들은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및 아일랜드의 사례는 범정부적 접근법의 우수한 사례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최고 권력자, 담당부처가 포함되어 국가 정책 분야에서 문화

의 접근성 증대 논의

•  문화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문화적 권위자의 참여

•  모든 영역에서 문화 활동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할당

•  2030년 어젠다 세부목표나 기타 국가 목표 등과 같은 중장기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

2018년 콜롬비아는 오렌지법을 제정하고 오렌지 경제 국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문화적 이니셔티브와 상품 개발을 보장하고 장

려하였다. 오렌지 법의 시행을 조율하는 위원회는 7개 부처(통신, 문화, 내무, 재무, 신

용, 노동 및 관광·무역)와 전국 단위의 5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부처 간 협력은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횡적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을 확립했다. 여기에

는 새로운 문화·창의 벤처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전략적 문화·창의 프로젝트 투자자

에 대한 감세, 창의분야 근로자들이 임의적으로 연금 기금에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경제

적 인센티브와 상당한 자본 보조금이 포함된다.

이와 비슷하게 인도네시아에서는 2019년 창의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담 공공

서비스기관을 설립하여 이 분야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고자 ‘창의경제에 관한 법률 제

24호’를 채택했다. 이 법률은 또한 문화·창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창작, 생산, 유통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문화 실무자의 역량을 구축하고,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범정부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15년 개설된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부로, 위의 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책임진다. 이 

부처는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문화·창의 분야에서 다층적 거버넌스를 위한 교차점

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부처는 교육과 문화, 종교 문제, 연구 및 

기술, 보건, 사회 문제, 지역 개발 및 포용, 그리고 성평등,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에 걸

친 7개 부처의 업무들을 조정한다.

문화정책에 대한 전정부적 접근의 또 다른 사례는 2020년 관광, 문화, 예술, 게일어사

용, 스포츠, 그리고 미디어부에서 출판한 <아일랜드의 문화 2025>이다. 이는 ‘창의적

인 아일랜드(Creative Irland, 2017-2022)’를 기반으로 하는데 청소년이나 비정규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예술, 문화, 창의성의 프리즘을 통해 횡적 정부 안건을 다루는 범

정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2020년 진행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창출

하고 웰빙을 향상시키는데 이러한 접근법이 유용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문화·창

의 격려 기금으로 미화 450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노인들의 고립과 불안감을 완화하

기 위한 새로운 창의 프로젝트에 미화 6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고 보고했다. 

출처: Colombia QPR, Indonesia QPR, Ireland Q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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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해당사자 거버넌스:  
시민사회 및 기타 행위자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가 중심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문화

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다중 이해당사들

의 접근은 협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며, 

문화 생태계 전반의 행위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장려한다. 

기관 단위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는 그 폭

과 깊이에 있어 지난 몇 년 간 더욱 강

화되고 있다. 원주민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가적 협의를 통해 2017년 문화유산부

를 창설한 칠레에서 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 새로운 부처는 개인과 커뮤니티

가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창작, 향유, 유

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문화시

민권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공

공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시민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

공 문화기관(더 넓게는 문화분야)의 진화

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당사국들은 문화정책

의 초기 설계를 같이 하는 수준을 넘어 문

화·창의분야에 대한 대해 지속적인 대화

와 참여 모니터링, 문화·창의분야 정책들

에 대한 평가 및 검토를 시행하는데 더욱 

초점을 모으고 있다. 아르헨티나, 부르키

나파소, 캐나다, 사이프러스, 체코, 에티

오피아, 독일, 아이슬란드, 케냐,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대한민국, 르완다, 슬로

바키아, 우간다 등의 사례에서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비정

부기구와 협회에서부터 노동조합, 연합 

또는 개인 문화 실무자 및 예술가에 이르

기까지 정책 사이클 전반에 걸쳐 주인의

식을 조성하고, 문화·창의분야의 요구와 

잠재력에 따른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정

책 대응을 보장한다. 시민사회와의 다양

한 형태의 파트너십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은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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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한 예술가들은 인구통계학적으로 가

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계층이다(예술계의 상당수는 대중들이 모인 앞에서 그들의 작품

을 상연하거나 창작한다).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은 의료 메시지를 강화하고 잘못된 정보

와 싸우는데 창의 분야에 의존하기도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불안, 슬픔, 고립의 시기

에 우리는 예술 활동(때로는 즉흥적으로 온라인 상에서)을 통해 서로의 유대를 강화했다. 

창의경제의 선순환에서부터 인간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지지, 인간의 상상력과 창

의성에 대한 가치에 이르기까지, 예술을 위한 지지와 투자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견해는 많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한 분야는 건강에 대한 예술의 유익성이다. WHO의 획기적인 보고

서 <건강과 웰빙 증진에 예술이 기여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가 출간되면서 예술을 효과

적인 의료 메시지로만 보는 수준을 넘어선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다. 이 보고서는 음

악, 영상 예술, 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창의적 표현이 신체적 상해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또한 사회적 웰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

시한다. 갈수록 성장하는 전 세계 연구 기관들의 네트워크는 예술에 기반한 효과적인 개입

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측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원인에 해당

하는 미적 경험을 신경학과 생화학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의 잠재적 영향은 매우 유망하며, 개인 및 지역사회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예술에 

대한 국가 투자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충분한 근거를 몇 년 내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를 위해 협력에 나선 WHO와 유네스코는 문화부 및 보건부와의 대화를 통해 예

술이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자금 지

원 및 정책 시행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희망은 창의적인 행동에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베일리
예술 및 보건팀장, 세계보건기구



52 목표 1 •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글로벌 리포트2022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와 시민 참여의 중

심에는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이 자리잡아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

사자들로 구성된 위원회 및 워킹그룹과 

같은 영구적인 메커니즘이 당사국들 사

이의 표준 관행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

어 모로코와 세네갈은 참여 정책 모니터

링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을 제도화했다. 

부르키나파소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부처

간 위원회를 설립해 문화 관련 다수의 이

해당사자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자 

하고 있다. 확립된 시민단체 협의 및 참

여 매커니즘에 의해 보다 신속한 맞춤형 

정책 대응이 가능한 경향이 있다.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행위자 간의 파트

너십은 문화·창의산업을 위한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개입 

유형이다. 특히 창의경제와 관련해서는 

민간 분야와의 협업 또한 증가하고 있

다. 앞서 발간된 글로벌 리포트는 주로 

선진국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 상

품 및 활동에 접근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

십을 사용하는 사례를 강조했지만, 이제

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메커니즘을 시

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창의 생태

계 내에서 대화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

고, 경제 발전에 대한 문화·창의분야의 

기여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혁신을 촉진

한다. 바베이도스는 정책 프레임워크(문

화산업발전법)을 제정해 민관파트너십

을 장려했고, 칠레는 상공회의소, 문화

유산부, 그리고 민간부문으로 구성된 민

관연합을 출범시켜 자국 최초의 창의경

제 시장을 창출했다. 2017년에서 2019

년 사이 지원 신청 건수가 매년 3분의 1 

이상 증가했고, 신규 사업 거래가 많이 

성사되어 이 네트워킹 플랫폼이 창의산

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그리고 전

략적 포지셔닝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시사했다.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행위자 간의 파트너십은 

문화·창의산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개입 유형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유네스코와 세계은행

이 코로나19 기간과 그 이후 회복과 발

전의 일환으로 도시 문화·창의산업을 육

성하기 위한 합동 이니셔티브에 착수하

며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2021

년 5월에는 실행을 위한 도시, 문화, 창

의성 프레임워크가 발표되었다(UNES-

CO and World Bank, 2021). 이 문서

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도시경쟁력, 사

회 통합을 위한 문화·창의산업의 동력을 

활용하는 도시를 지원하는 지침을 제공한

다. 기본 원칙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 문

화, 창의성 프레임워크가 발표되었다. 국

제학 연구와 전 세계 9개 도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이 프레임워크는 민

간 부문을 포함한 광범위한 행위자들에

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문

화·창의산업의 혁신적 영향이 다양한 수

준의 정부(지역정부 포함)와 다양한 범위

의 이해당사자(민간 부문 포함)와의 파트

너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층적 거버넌스: 분권화된 계층 모델 

협약이 포괄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

층적 거버넌스와 기존 정부의 다양한 관계

자들 사이의 효과적인 책임 분배가 요구된

다. 세상에는 다양한 공공 거버넌스 모델

이 존재한다. 그 모델들은 연방, 중앙, 지

역(regional), 주(state) 및 지방(provin-

cial)에서부터 주정부(governorates), 토

후국, 캉통(canton), 도시 및 지방 자치단

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정부 시

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당사국

들은 일종의 분권화된 형태의 정부를 운

영하고 있다. 당사국 중 거의 80%가 각자 

문화정책 수립을 책임지는 기초, 광역의 

정부 또는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보

고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 분권이 시

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유럽,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이다(88%). 아랍 

국가 역시 상당한 수준의 분권화를 보여주

고 있는데, 82%의 응답자들이 문화와 관

련된 분권화된 거버넌스 모델을 가지고 있

다고 보고했다(그림 1.4).

그림 1.4

문화정책의 수립을 위한 분권화된 책임을 가진 지역별, 도별 지방자치정부,  
행정부직
 

출처: BOP Consulting(2021) 

아랍 국가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전 세계 합계

동유럽 국가

82%

74%

70%

88%

71%

8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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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거버넌스 구조와 관계없이 분권화되

고 다층적인 정부 참여와 협업은 관련 원

칙들을 공유하고 보완전략을 개발함으로

써 문화·창의분야의 정책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장애인들이 예술과 문화생

활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

들어진 국립 예술 및 장애 전략(the Na-

tional Arts and Disability Strategy, 

NADS)의 설계와 구현을 위해 연방정부

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가 상호보완

적 역할을 한다. 이는 주(state) 및 지역

정부 예술문화 장관으로 구성된 문화 장

관 회의(MCM)의 프레임워크와 예술 및 

장애 분야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연례 문화 장관 회

의를 통해 정부는 일관된 정책 및 계획 접

근 방식을 지향하고, 정보와 자원을 공유

하며,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접근 방식을 표

준화한다. 문화 생활을 성공적으로 개선

시킨 이 전략은 호주 정부, 주(state) 및 

지역 예술 기관과 국립 장애인 지원 기관 

사이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식으

로 개편될 예정이다. 다층적 정부 참여의 

분권화된 모델의 비슷한 예로 말리와 부

르키나파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말리에

서는 분권화를 위한 지원 부서를 지역 당

국과 시민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부르키

나파소에서는 지역개발계획에 문화·창의

분야를 포함했다. 현재까지 35건의 부르

키나베 공동 개발 계획이 새로운 지역개

발계획은 물론 문화 예술 분야를 다루고 

있다. 지역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 또

한 개발되었고, 여러 도시 공동체가 문화 

부시장 직위를 새로 만들었다. 코스타리

카,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및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다

층적 협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분권화된 계층 모델을 통해 각 국가는 특

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책 이슈 및 동향

에 대해 광범위한 이해당사자 네트워크와 

활발한 대화를 유지하고 지식과 자원 공

유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은 지

역 차원의 참여적 정책의 수립 방법을 실

험 및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 차원의 정책결정 방법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에서는 2018년에 승인된 지

속가능한 지역 문화 발전 모델이 정책 우

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지역 수

준으로 양도하고 예술과 문화를 위한 기

금을 지역 수준으로 분배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를 위해 10개

의 지역예술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각 위

원회에는 해당 자치단체 대표 2명(공직자 

1명, 지역창작계에서 선출된 1명)이 포함

돼 있어 지역 수준의 문화사업 담당자들

의 활동이 증가했고 주요 자금 지원 기관

으로서 리투아니아 문화위원회에 대한 신

뢰도 역시 높아졌다.

국가 거버넌스 구조와  
관계없이 분권화되고  

다층적인 정부 참여와 협업이  
문화·창의분야의  

정책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을 개선할 수 있다

페루는 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문

화 담당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 업

무, 지식 생산 및 개인 대 개인 사이의 학

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2019년

부터 시작된 페루의 문화 산업 및 예술에 

관한 공공 관리 회의는 수도 리마에 새

로 설립된 지방자치 행정부와 지역 간 조

정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발전계획

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입증됐다. 튀니지는 2016-2020 국

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문화 행위

자가 참여하는 협의회 등 새로운 모임들

을 만들었고, 여기에는 민간 부문이 문화 

후원 및 민관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참여할 수 있었다. 2020년 보건 위기에 

직면하여 문화부는 문화후원에 관한 법

률이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근거로 문화

회복기금(Fonds Relance Culture) 설

립을 도모했다.

가장 일반적인 분권화 모델 외에도, 일부 

당사국들은 하위 국가 정부와 행정부에 의

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과 조치를 보고했다. 

이와 같이 책임이 분권화되고 위임된 경우

는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르헨

티나는 이웃사회 예술(Arte en Barrios)

이나 문화 패스(Pase Cultural)와 같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사회통합 프로그

램을 통해 취약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

으며, 캐나다 퀘벡에서는 문화·창의분야

를 위한 국제 투자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요르단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

다. 이곳에서는 ‘도시와 지방의 문화 프로

그램’이라는 체계 안에서 행정구역을 설

계하는데, 이는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지

렛대 역할을 하며 지역 시민단체와 협력 

아래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와 활동을 가

능하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분권화는 문

화 거버넌스의 참여 모델, 모든 범위의 공

공 정책을 가로지르는 문화에 대한 횡단

적 접근,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최적

화된 방식으로 통합되는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그리고 전국적 차원에서(특히 문화·

창의분야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서 정책을 알릴 수 있는 더 

큰 수준의 혁신에 도움이 된다.

팔길이 거버넌스:  
국가를 대표하는 모델

팔길이 기관들은 보통 문화·창의분야를 

지원하고 투자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며, 문화 거버넌스에서 핵심 실행 

및 자문 역할을 한다. 적어도 이들은 의

사결정에 있어서만큼은 정부 부처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

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문화를 위한 거버

넌스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해준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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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 분야 관련 이슈에 대한 정통

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역량과 기술 분야 발전을 제공하

고 높은 수준의 시민사회의 참여(특히 공

공 지출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한 동료 평

가 모델을 통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팔길이 기관들은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고 투명한 기관에 대

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 목표 16.6

을 직접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예술위원회라고 알려진 팔길

이 기관 모델은 옛 영연방 국가, 북유럽 

국가 및 동유럽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장을 위해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당

사국(54%)이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책

임을 위임받은 정부 기관을 최소 한 개 이

상 보유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

리카, 중동 및 서유럽 등 많은 국가의 정

부들은 시민사회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시키기 위해 예술과 문화 위원회를 설립

했다. 그러나 그들은 팔길이 원칙 없이 운

영되거나 자문 역할만 하는 정부 부처로 

남아 있는 경향이 있다. 

팔길이 원칙의 기관은 협약의 원칙과 목

표를 구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협약을 실행하고 정보를 공유

하는 역할을 팔길이 원칙 기관에 위임했

다. 스웨덴의 스웨덴 예술위원회와 감비

아의 국립문화예술센터와 위원회가 그 예

이다. 

팔길이 원칙을 채택한다는 것은 종종 이

러한 기관들의 운영, 정책 및 행정 사이클

이 정부의 행정 사이클과 의도적으로 분

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중앙 정부와 협력 관계인 동시에 문화 분

야 관련 기관으로서 문화 공공 거버넌스

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

으며, 문화·창의분야를 위한 공공 지원금 

지출을 책임진다. 이들의 입지와 기민한 

조직 구조는 종종 주요 정부 이니셔티브

와 개혁을 전달하고, 운영 비용 대비 프로

그램 성과를 고려할 때 높은 효율성을 가

져온다. 이러한 기관의 이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구제 및 경기 부

양책을 실시할 때 특히 두드러졌는데, 이

는 중앙 정부를 대리해 긴급 재정 지원 지

출을 수행했기 때문이다(불가리아, 캐나

다,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나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스웨덴,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영국, 짐바브웨 등).  

거버넌스의 역량 구축 

지속적인 참여 거버넌스에는 대화를 위한 

전용 공간뿐 아니라 교류를 구축하고 육성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협약 제1조

에 나와 있듯이 협약의 목적 중 하나는 문

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협약은 유네스코에

게 당사국들의 역량 구축과 전문성 강화

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제

19조).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준 역량 구축

을 위한 당사국, 유네스코 및 기타 국제 또

는 지역 기관들의 노력은 성공적이었으며, 

정책 모니터링, 정보 및 지식 공유 및 개

발도상국 간(South-South) 동등계층 간 

교류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었다. 

역량 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 보고는 투자의 영향이 개별 

프로젝트 및 관련 교육 기간을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량 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 보고는 

투자의 영향이 개별 프로젝트 및 관련 교

육 기간을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글상자 1.2).  

글상자 1.2 •  참여 정책 모니터링: 정책 변경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

세네갈에서는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설계 및 문화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협의체를 결성했다. 4년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는 이 협의체는 이 과정에서 실행 공동

체를 만들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핵심 구성원들은 상부 단

체의 행위자들에 대해 중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임명됐다. 협약이행에 대해 자

문을 구하고 이전 활동 모니터링 및 보고를 통해 도출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또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참여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제도적 취약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네갈은 문화·창의분야에서의 국가

의 성과와 도전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문화정책 전망기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 기

구는 미래 정책 발전을 알리는 역할도 담당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세네갈은 지역 문

화 관계자들과 함께 데이터 수집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워크숍을 조직했다. 이 나라

는 더욱 분권화된 접근법을 채택하여 참여 문화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네

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스웨덴이 지원하는 참여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유네스코의 역량 구축 프로그램에 참여

한 다른 파트너 국가들도 유사한 결과를 성취했다. 예를 들어 몽골은 80명의 전문 인력

들을 훈련시켜 협약의 목표에 반하는 국가 문화정책 사례를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여 결

국 독립적인 문화부를 만들었다. 이는 2020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던 영화예술

진흥법(2019년) 초안을 포함한 문화 분야에서 의미심장한 발전을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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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데 문화·창의산업은 필수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이 산업들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개발할 권리를 부여하고 포괄적

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을 가져왔다. 제대로만 조성된다면, 창의경제는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

면서 구조적 경제 개혁, 사회경제적 진보,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문화·창의

산업의 잠재력은 2030년 지속가능발전 어젠다를 통해 인정받고 있다.

문화·창의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5-29세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분야의 고용은 여성과 젊은이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문화·창의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다. 생계, 예술 활동을 위한 이

동, 시장 접근성, 예술적 자유에 어려움이 생겼고, 이로 인해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사이의 가치 사슬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특

히 일자리 창출이 높았던 공예 분야는 대규모 침체를 겪었다.

문화·창의경제가 미래의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예술가 지원 기관들과 협력하고, 해당 분야 종사

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개선하며, 디지털화의 발전과 혁신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는 창의경제의 회복력과 성장을 지원할 뿐만 교육 및 

의료와 같은 다른 분야의 혁신도 이끌어낼 것이다. 

인간 존엄성, 평등, 민주주의는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위한 필수 가치이다. 창의 분야는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고취시킨다. ‘희망 의장 

(Presidency of Hope)’은 오래 지속된 질병과 절망이 지나간 이후에 희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나는 이 시기적절한 출판

물을 내놓은 유네스코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인류와 지구의 번영을 위해 이 세상을 재건해야 할 것이다.

압둘라 샤히드
제76회 유엔 총회 의장 
*유네스코의 ‘코로나19에 직면한 문화·창의산업 연구: 경제적 영향 전망’에 의하면 4,840만 개 이상의 정규직 혹은 이에 준하는 일자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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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목표 1 •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글로벌 리포트2022

바베이도스, 칠레, 이라크, 감비아 등 개발

도상국에서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문

화·창의분야를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

크와 전략이 채택, 수정, 입안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창출의 증가는 창의 생태계의 요

구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에 대한 대응을 공동으로 구축하는데 있어 

참여적 거버넌스의 영향을 반영한다. 이처

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더 많은 당

사국들이 역량 구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

는 것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와 증

진에 의심의 여지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 동문들끼리 네트워크를 형

성해주는 것 또한 세계 또는 지역 단위로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동료간 학습과 교류

를 가능하게 해 주어 고려할 가치가 있다.

분야별 법률 및 정책: 
영화, 시청각, 및 음악을 중심으로 

문화 가치 사슬 전체를 고려하는 정책은 

문화·창의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 특정 문화 영역(예: 음악, 영화, 시

각예술 등)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사

실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개혁이 항상 모

든 문화 영역에서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각 분야는 그에 

맞는 고유의 실행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분야만의 과제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장은 전 세계 정책 수립자들로

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두 분야, 영

화 및 시청각 그리고 음악에 초점을 맞추

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당사국들(97%)

이 지난 4년간 문화·창의산업을 지원하

기 위한 새로운 부문별 법률 및 정책 전략

을 수정하거나 채택했다고 보고했지만, 

분야 간에 현저한 격차가 드러났다. 새

로운 규범이 가장 집중적으로 생긴 분야

는 영화 및 시청각, 음악 및 공연예술(각

각 28%), 시각예술(27%), 출판(21%) 

순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디어 아트

(19%)와 디자인(13%) 분야는 그에 미

치지 못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영화 및 시청각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더 많은 투자가 유입되는 창의산업은 더 규

제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영화 

및 시청각 분야도 마찬가지다. 규제 프레

임워크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나는 상황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을 지원하는 수

출 전략 및 조치와 양립하며, 사상 최대 규

모의 영화 및 시청각 분야의 수출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66%). 

새로운 규범이 가장 집중적으로 

생긴 분야는 영화 및 시청각,  

음악 및 공연예술(각각 28%), 

시각예술(27%), 출판(21%) 

순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디어 아트(19%)와 디자인

(13%) 분야는 그에 미치지 못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최근 몇년 사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케냐, 파라과이, 페루, 슬로바키아, 우크

라이나 등의 국가는 영화 분야를 체계적

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정

책, 계획 및 기타 규제 프레임워크를 채

택했거나 채택하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

어 에티오피아에서는 ‘청년과 여성을 위

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영화 정책

(2017)’이 채택되어 이 분야에 대한 국가

의 전략적 관심을 보여준다. 이 정책으로 

인해 에티오피아 영화 산업의 급속한 성

장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만 약 57

편의 장편 영화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장

비 과세, 유통 인프라, 불법복제 퇴치 등

의 영역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것을 포함한 여러 장애물

로 인해 이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되

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네스코는 유럽연

합의 지원을 받아 에티오피아가 정부, 전

문단체, 민간 분야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 에티오피아 영화연구소 설립의 발

판을 마련하는 정책 실행을 지원해왔다. 

후자의 경우, 영화 전문가들의 역량을 구

축하고, 양질의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

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에서도 비슷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영화 

연구소 설립을 포함하여 산업을 활성화하

기 위해 필요한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을 

유네스코와 유럽연합이 지원하고 있다.

이전 글로벌 리포트에서 자국 영화 제작

에 대한 정기적인 직접 지출은 모든 선진

국(93%)에서 보편적이지만, 개발도상국

(31%)의 경우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UNESCO, 2018). 영화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는, 공적보조금부터 

전용펀드까지, 그리고 세액공제와 같은 재

정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지속

되고 있다. 자국 창작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메커니즘의 도입을 보고하는 당

사국의 대부분은 선진국이다(벨기에, 불가

리아,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

리아). 그러나 최근 코스타리카, 말리, 멕

시코 또는 시리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도 일부 지원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

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한 해에

만, 멕시코는 EFICINE 재정 지원금을 통

해 59개의 국가 영화 제작 투자 프로젝트

와 29개의 영화 배급 프로젝트를 지원했

다. 문화부와 재무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지원금은 픽션, 애니메이션 및 다큐멘

터리 영화 제작, 사후 제작 및 배급을 지원

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공헌하는 개인과 기

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화 제작의 증가가 두

드러졌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유네스코가 처음으로 실시한 아프리카 54

개국의 영화 및 시청각 산업 분포도 조사

는 이러한 역동성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 모델을 드러냈다. 이러한 산업들의 

잠재성은 아직 대부분 미개척 상태로 남

아 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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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미화 200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고 

추가 투자를 통해 2,000만 개 이상의 일

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추정한다.  

아프리카의 영화 및 시청각 산업은 현재 

약 5백만 명을 고용하여 미화 50억 달러 

상당의 GDP를 창출하고 있다. 수단, 잠

비아, 짐바브웨를 포함해 7개국 이상에서 

영화 정책 초안을 작성했으며, 다른 많은 

나라들은 기존 체계를 발전시켰다(UNE-

SCO, 2021c). 지역 플랫폼과 공공-시민

사회 파트너십이 활력 있는 산업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면서, 다른 혁신적 방식

의 영화 창작 및 제작이 또한 아프리카 지

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유네스코가 처음으로 실시한 

아프리카 54개국의 영화 및 

시청각 산업 분포도 조사는  

다양한 경제 모델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제1회 튀니지 국립 촬영 센터의 

프로그램 SENTOO(2019)는 부르키나파

소, 말리, 모로코, 니제르, 세네갈 및 아프

리카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계

되었다. 이를 통해 영화 분야의 창작 및 제

작을 지원하고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와 마그레브 국가들 사이의 개발도상국 

간(South-South) 공동 제작을 조성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에서의 집필 레지던시, 

제작 및 공동 제작 워크숍, 개발 보조금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다. SENTOO는 

지역 수준의 협업 및 자원 통합의 혁신적

인 사례이다. 2021년 부르키나파소, 코트

디부아르, 말리, 모로코, 세네갈, 토고 및 

튀니지 출신의 작가와 감독들이 모여 두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해외 제작 인센티브 또한 보편화 되었다. 

기존의 공동 제작 협의 외에도 이러한 인

센티브는 현금 지원, 간소화된 공동 제작 

제도 또는 전용 인프라(사이프러스, 핀란

드, 모리셔스,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

니아, 아랍에미리트)의 형태를 띠고 있으

며, 당사국들은 전 세계 영화 시장을 위한 

촬영지로서 자국의 잠재력에 특별한 관심

을 보이고 있다.

유통에 대한 공공 투자는 여전히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주요 디지털 

플랫폼이 가치 사슬의 모든 분야와 연계하

기 위해 분투하는 현 시점에서 자국 제작 

영화의 보급과 관객들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3장 

참조).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디지털 전환

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채택을 향한 기

존 추세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유럽, 북

미,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 소비 증가의 혜택을 받아,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과 틈새 서비스가 전통적

인 방송사와 유료 TV 서비스 공급을 넘어

서게 되었다(BOP Consulting, 2021). 

이는 재정 손실, 현장 촬영의 어려움, 사회

적 거리두기나 기타 보건 규제, 국내외 이

동의 제한 등 코로나19로 야기된 장애물

과 더불어 산업 환경 영향에 대한 대처, 스

크린 안팎의 다양성 부족, 그리고 성차별

과 같이 규제 개혁이 요구되는 기존 이슈

가 지닌 문제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각각 8, 2, 9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영화 및 시청각 분야의 현황에 대한 전 세

계 및 지역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여전

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어쨌든, 정

책수립자들이 산업 적재적소에 알맞은 지

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코

로나19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유럽의 경

우 ‘시청각 분야는 2019년 대비 2020

년 수입이 10% 이상 감소했고, 주문형 

서비스를 제외하면 감소폭은 15%에 육

박한다’고 추정한다(Cabrera Blázquez 

et al., 2021). 걱정스럽게도 영화와 시

청각 분야에 대한 향후 공공 투자 역시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서비스 방송

사, 영화 자금 및 간접 제작 인센티브는 

공공 지원금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정

부가 코로나19 부양책으로 인한 부채를 

변제할 경우 예산 삭감에 직면할 수 있다

(Cabrera Blázquez et al., 2021).

음악 분야의 창작활동 및  

공평한 수입 분배에 대한 제한적 지원

대형 음반사에서부터 다양한 인디씬에 이

르기까지 음악 분야는 디지털 영향 아래 

지난 4년 동안 다양한 변화를 보여왔다. 

2019년 국제음반산업협회(IFPI)는 5년 

연속 전 세계 음반 수입 성장률이 8.2%

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전 세계 음반 

시장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는 디지

털과 스트리밍 수입이 지속적으로 성장중

이다. 코로나 이전의 실제 공연 및 공연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스트리

밍, 다운로드 및 기타 디지털 수입(68% 

대비 각각 20% 및 11%)에 비해 현저

히 낮았다(IFPI, 2020).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지속적으로 스트리밍 가

치 격차3가 확대되었으며, 라이브 공연이 

예술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작자, 제작자 및 배급사 간

의 수입 점유율은 여전히 매우 불평등하

게 남아 있다. 이는 2021년 짐바브웨 국

립예술위원회가 실시한 음악 분야의 상황 

분석으로도 입증되었다. 분석결과에 따

르면 짐바브웨 국민 중 34%가 스트리밍

을 통해 음악을 주로 소비하는 반면, 소

비자의 27%만이 스트리밍 플랫폼을 유

료로 구독하고 있으며, 음악가의 68%는 

전년도에 스트리밍 수입이 전혀 없었다고 

신고했다. 다만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광고를 통해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

려하면 스트리밍 가치 격차의 원인은 예

술가, 제작자와 배급사 간의 불평등한 수

입 분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스트리밍 가치 격차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 음악 

콘텐츠를 통해 얻는 가치와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창출하는 수입 사이의 불균형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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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남아프리카공화국 음악 산업을 다룬 연구

에 따르면 라이브 공연 스트리밍의 수입

이 실제 라이브 공연 수입의 최대 30%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Concerts SA, 

2020). 이는 향후 규제 프레임워크와 정

책 대응을 주로 디지털 기술로 인해 발

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

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분야에 대한 정

책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코로나 이전의 정책은 주로 음악 교육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칠레, 스위

스) 혹은 교육과 멘토링(엘살바도르, 아

이슬란드, 인도)에 집중되었다. 모리셔

스와 르완다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로운 교육강좌와 교육과정이 신설되

었다. 프랑스에서는 민관 파트너십의 결

과로 문화부 산하 새 국립 음악 기관이 

설립됐는데, 이는 프랑스 음악 분야의 국

내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허브로써 기

능한다. 음악 창작, 제작, 배급을 재정적

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더욱 적었다. 아이

슬란드는 음악 녹음 및 출판을 위한 기

금을 설립했고, 인도와 크로아티아는 지

정 보조금을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음악 

프로덕션 회사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시

행했다. 그러나 캐나다를 제외하면 어느 

당사국도 음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초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인 조치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2017

년부터 2019년까지 퀘벡 문화통신부

는 여러 전문 협회들과 협업하여 시행한 

음악 실행계획(Plan d'action pour la 

musicique)을 통해 퀘벡 음악 기업들

의 수입을 안정시키고 사운드 레코딩과 

공연 제작에 대한 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

록 했으며, 인덱싱 도구를 사용하여 음악 

메타데이터의 공통 기반을 만들어냈다.

음악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는 특

히 개발도상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기관들은 주로 교육(콜롬비아, 

키프로스, 에티오피아, 티모르-레스테)

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이후 지원금(

에콰도르, 안도라)과 네트워킹(콜롬비아, 

모리셔스)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

네갈의 경우 공공-시민사회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문화 센터에서 녹음 스튜디오

를 설립하여 음악 제작을 지원한다.

예술가들은 할인된 금액으로 수도 다카르 

외곽에서 고급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

었고 이로 인해 지역 단위 음악 제작 수준

도 한층 향상됐다. 또한 젊은이들을 대상

으로 음악 녹음 및 스튜디오 매니지먼트 

교육을 실시하며 음악 산업 내에서 일자

리 창출을 이끌어 내고 있다.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문화·창의분야 성취

교육 및 훈련: 인재 유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문화, 창의성 및 교육이 함께 손을 맞

잡아야 한다. 이들은 유아기부터 고등교

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고려되

야 할 분야들이다. 지속가능하고 포괄적

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고용에 대한 문화·

창의분야의 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교육 및 육성한 후 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

적 접근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예술

교육은 창의성과 혁신을 도모하고 미래세

대를 위한 유망한 진로를 구축하는데 중

요하다.

예술교육은 창의성과 혁신을 

도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유망한 진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대부분의 당사국들은(83%) 지속가능발

전목표 중 세부목표 4.4에 따라 예술과 

문화·창의분야의 기술, 직업 교육과 훈

련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 활동, 전문적 직업 기술을 포함

해 취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보유한 청소

년과 성인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고등

교육의 및 대학교육 학위 역시 당사국들

(76%)에 다소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창조 및 실험을 위한 디지털 리터

러시 프로그램은 불과 49%의 당사국에

서만 실시되어 매우 다른 상황을 연출했

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

응이 여전히 문화·창의분야의 도전과제

로 남아 있으며, 미래 세대가 이러한 신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런 상

황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을 분리해서 볼 경우, 유

형에 상관없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편차가 거의 없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그림 1.5). 편차는 지역별로 나타나

기 시작한다. 서유럽과 북미(75%) 및 라

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65%)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강조되는 반면 아시아, 태평양 및 아랍 

국가의 경우 당사국들 중 30%만이 디지

털 리터러시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

고한다. 대학 학위 및 직업 훈련 프로그

램을 중심으로 보면 (그림 1.6), 대다수

의 당사국들은 시각예술, 공연 예술 및 

음악 분야의 대학 학위 및 훈련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출판과 미디어 아트에 관한 유용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더욱 현저한 격차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당

사국들이 제공하고 있다. 정책 및 조치

를 적용하고 보고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

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시청각 

예술 분야 프로그램은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제공

되는 프로그램들은 자국 기반의 인재들

이 글로벌 영화 및 TV 산업에 참여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 및 훈

련 과정에서 문화 경영 지분이 적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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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를 원한다면 다음 세대의 

정책수립자들과 관리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비정규 및 일상 학습 또한 필수적인 문

화 창의 역량 개발에 똑같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들이 점점 증

가하자 고비용에 기회가 제한된 정규 교

육 대신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정규 

교육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카르텔 연합(Fédération du Cartel, 

Cartel Federation)으로 알려진 5개 극

단 그룹이 운영하는 상설 극장 입문 워

크숍(Atelier permanent d’initiation 

au théâtre, Permanent Theatre Ini-

tiation Workshop)은 슬램 집필(slam 

writing) 레지던시를 제공하고, 참가자

들이 보보디울라소의 전국문화주간(Se-

maine nationale de la culture, Na-

tional Culture Week) 오프 프로그램에

서 작품의 공개 공연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2019년 유럽평의회 의회 

결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비정규 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보통 공식적으

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 결과 의회는 젊은

이들이 다양한 학습 환경을 통해 예술, 문

화, 창의 활동으로 습득한 역량을 유럽에

서 널리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유네스코 미래교육 국제위원회 보고서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기관과 같은 공

식적인 환경을 넘어 학습의 장을 확대하

고, 관련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 예술

단체, 그리고 문화·창의산업이 참여하는 

분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2021).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를 원한다면 

다음 세대의 정책수립자들과 

관리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당사국들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보고

서들이 대체로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내

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많은 나라들이 현

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역량 확보

와 같은 지속적인 과제를 지적했다. 에스

와티니는 초등학교에 연극, 무용, 음악, 

시각예술 교육 도입을 목표로 하는 새로

운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그러나 그 시행

과정에서 예술 교육자들을 위한 훈련 시

설과 고등 교육 수준의 예술학과 설치의 

중요성을 실현할 공인된 교육자들이 부족

해 난관에 봉착했다. 스웨덴 예술 위원회

는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기술을 제공

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예술교육

자 선발에 특별히 중점을 두었다. 

그림 1.5

선진국/개발도상국별, 유형별 예술 및 문화·창의분야의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출처: BOP Consulting (2021).

창조 및 실험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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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문화 영역별 예술 및 문화·창의분야의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출처: BOP Consulting(2021).

74%

69%

69%

62%

58%

87%

82%

60%

86%

87%

80%

83%

59%

72%

92%

89%

62%

83%

출판

디지털 문화∙창의분야

미디어 아트

문화 경영

디자인

시각예술

음악

영화/시청각예술

공연예술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 학위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60 목표 1 •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글로벌 리포트2022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 발전을 추진하면서 문화·창의산업의 거대한 잠재력을 목격했다. 코로나19 팬

데믹의 도전은 창의경제가 번성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봉쇄 기간 동안 문화·창의 콘텐츠로 눈을 

돌리면서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통해 이 분야가 가진 지극히 중요한 역할이 명료하게 드러났다.

전 세계 예술가, 창의적 전문가, 실무자, 시민들이 앞장서 주도한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문화가 경제 및 사

회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 문화·창의산업이 더 높은 고지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은 인재 양성의 기반

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교육 간의 시너지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창의경제의 기

하급수적인 성장, 문화·창의산업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영향력 있는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데이터는 여전히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문화 경제를 지원하고 문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이끌어낼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모

든 문화 영역에 걸쳐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 맥락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디지털 영역에서 창의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

는 전제조건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야심 찬 여정에 착수했다. 

창작부터 향유에 이르기까지, 창의 가치사슬의 전 단계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창의산업의 미래는 밝으며, 문화를 국제 사회의 최

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사람의 열망에 부응하는 창의경제를 집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누라 알 카아비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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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그 진로를 추적하기

가 쉽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는 문화·창의분야의 교육, 훈련 및 고용

의 관계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

는데, 그에 따르면 가용한 데이터가 있는 

OECD 국가 중 3분의 1에서 예술 및 인

문 분야 고등교육 졸업생들이 상위 중등

교육만 받은 졸업생들보다 수입이 적다

(OECD, 2021c). 분석 대상 15개 국가에

서 예술 및 인문계 졸업생은 분석 대상인 

9개 연구 분야 중 가장 낮은 급여수준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또한 ‘전공 분야와 최

종 직업이 일치하지 않으면 낮은 임금수준

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고등교

육을 받은 예술과 인문학 전공자의 70% 

이상이 다른 분야에서 평균수준의 일을 하

고 있다’고 언급한다(OECD, 2021c).

예술과 인문계 학생들의 수입과 진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문화·창의분야에

서 채용되는 프로필과 기술의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창의적인 인재를 보유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팬

데믹 영향 하의 고용 시장에서 더욱 악화

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장래성이나 소득이 부족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 및 문화 교

육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에 반해 졸업

생 수에 비해 일자리가 적은 노동 시장, 

혼란스러운 직업 환경, 급격한 기회의 감

소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그 결과 영

구적인 인재 손실과 문화·창의분야에서 

경력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불평등한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9년 유럽

연합통계청에 따르면 문화 관련 분야에

서 공부하는 유럽연합의 모든 고등교육 

학생 중 여성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함

에 따라, 이러한 불일치는 성평등 측면에

서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Eurostat, 

2020). 문화·창의분야의 성평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

문화 분야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예술

가와 창의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조

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러한 이슈는 계

속해서 커질 것이다. 문화·창의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발전이 가능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수정

할 정책수립자들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

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양하고, 포용적이

며, 창의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이들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이러한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고용의 다양성 인식

문화·창의분야의 지속가능성과 경제 성

장에 대한 기여는 대체로 노동 인구 내

에서 안정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

고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업데이

트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14년 세계 고용 데이터는 문화와 관

련된 고용의 특수성과 취약성을 보여준

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50개국에 

걸쳐 문화·창의분야가 전체 고용의 평

균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5.8%, 개발도상국의 경우 6.9%

를 차지한다(그림 1.7). 더욱이 전 세계

적으로 문화·창의분야의 파트타임 노동 

비율(22.1%)은 전체 노동인구에서의 

파트타임 비율(26%)보다 낮지만(UIS, 

20164), 개발도상국 고용자들의 경우 

선진국(17.4%)에 비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거의 두 배에 달한다

(34.1%). 반대로 OECD 데이터에 포함

된 국가에서 문화 관련 직종의 임시 근무 

수준은 전체 노동 시장(11.4%)보다 높

게 나타난다(15.4%). (OECD, 2021b)

노동 시장은 특정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외적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정부

는 생산적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

업, 창의성 및 혁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들의 형성 및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지속

가능발전목표 중 세부목표 8.3에 따라 이

들 시장을 가능한 한 공평하고 지속가능

하며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데 핵

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몇년 동안 68%에 달하는 당사국

들의 주요 관심사는 문화·창의분야의 일

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

도와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선진국에서는 

81%나 보고된 것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경우 63%에 그쳤다. 

4.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와 상호 검증(2015년 데이터 

111개국에 제공). 참고 링크 https://databank.world-

bank.org/reports.aspx?source=2&series=SL.TLF.

PART.ZS&country=.

그림 1.7

전체 고용에서 문화 분야 고용의 평균 비중

 

출처: UIS (2016) /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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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중 94%가 이

러한 조치를 채택하는데 비해, 아시아 태

평양 지역은 50%, 아랍 국가들은 55%

만이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여 지역에 따

른 대비가 크게 두드러진다(그림 1.8). 

중소 문화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

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프로그램을 보

면, 개발도상국(75%)과 선진국(77%) 

사이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 당사국들의 

정책 접근법의 차이는 또한 시행된 조치

와 프로그램의 유형에도 반영된다.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으며, 개발도상국

(26%)에 비해, 선진국(62%)에서 훨씬 

더 많이 도입되고 있다.

이들은 세금 우대(15%)와 전략 및 개발 계

획(15%)도 도입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

은 사업 지원 프로그램에 투자 및 육성기

관 설치를 선호하는데(28%), 페루와 탄자

니아 연합공화국이 좋은 사례이다. 생산부

에서 편성하는 공동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페루는 다양한 단계에 걸쳐 혁신적

인 벤처 기업에 초기투입자본을 제공했으

며, 탄자니아 시민단체인 문화발전 동아프

리카(Culture and Development East 

Africa)는 창의경제 육성기관과 액셀러레

이터(Creative Economy Incubator and 

Accelerator)를 설립, 거의 100명의 기업

가에게 디자인, 음악 및 영화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 기술을 제공했다. 전략 및 개발 

계획(14%), 세금 우대(9%),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9%) 등도 개발도상국에 적용되

었다. 일단 중요한 경기 부양책과 긴급 자

금 지원이 마무리되면, 그러한 조치들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창의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은 

창의 분야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

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바베이도스, 중국, 자메이카, 우

루과이와 같은 일부 당사국들은 이 이슈

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

로 불가리아에서는, 노동사회정책부가 문

화부 및 불가리아 배우 노조와 협력하여, 

극장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멜포

메나(Melpomena)’ 프로그램을 전국적으

로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극 분야 경

력을 소유한 미취업자에게 정규직 또는 파

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며, 급여와 사회보

장 지원이 최대 12개월까지 유지된다.  

문화·창의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으로 중요’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데

이터로 파악 가능한 일부 국가에서는 대

규모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여 상황

이 극도로 심각해졌다(BOP Consult-

ing, 2021). 유네스코에 따르면 2019년

에 비해 2020년 문화·창의산업의 총 부

가가치가 약 7,500억 달러 감소했으며, 

이는 이 분야 일자리 1,000만 개 이상의 

손실에 해당한다. 게다가 대체로 불안정

하거나 계약 자체가 부재한 직업적 특징

으로 인해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들

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2020년 호주, 캐나다, 뉴질

랜드, 영국 및 미국의 기술 수요를 살펴본 

결과, OECD는 해당 분야에서 취업자 수

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으로 예술, 엔

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을 꼽았으며, 

5월과 8월에 ‘이 분야의 온라인 구인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60%에서 80%

까지 감소했다’고 언급했다(2021a).

현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에 있는 

다양한 종사자들에 대한 수요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문화·창의 
분야의 취업기회는 계속 부진한 

상태로 머물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은 더욱 역설적으

로 변했다. 현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

요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

하고 가치사슬에 있는 다양한 종사자들에 

대한 수요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문화·창

의분야의 취업기회는 계속 부진한 상태로 

머물 수 밖에 없다

그림 1.8

문화·창의분야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근 4년간 시행된 구체적인 
조치 및 프로그램
 

Source: BOP Consult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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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수립자들은 전체적인 문화적 가치 사

슬을 고려해 교육, 훈련 및 일자리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을 보장해야 한다. G20 문

화장관회의 로마 선언문은 그와 같은 방향

으로 향하고 있는 신호를 주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의성, 디지털, 기

술, 관리, 접근성 관련, 중재 및 환경 관련 

새로운 역량을 갖춘 문화·창의적 전문가들

이 코로나19 이후 운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포용적인 사회와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스트리밍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증가를 고려하여 기회와 수

입의 분배를 중요한 당면과제로 삼고 해

결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문화·창의분야의 생존력

과 다양성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게

다가 다양한 문화 고용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편익을 법적으로 안정되게 도입하

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삶의 질과 적합한 일자리

문화 예술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급여 수

준이 높은 고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 보장 및 복지는 물론 양질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국들

은 창의 생태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

근 방식을 제안하며 사회적, 경제적 조건

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늘이고 있

다고 보고하지만 ‘예술에 대한 가장 큰 보

조금은 정부, 후원자 또는 민간 부문이 아

니라, 무급 또는 저임금 노동의 형태로 예

술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Neil, 2019). 

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10장을 참조.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은 공통적

인 어려움과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장시

간 혹은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 프로젝트

별 계약, 막판에 확정하거나 취소하는 불

합리적인 업무 구조, 신체적, 감정적, 정

신적 압박 속에서의 작업, 휴식시간을 갖

기 어려운 환경 등이 그 예이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비공식적이고 문서화되지 않은 

계약을 통해 일하는데 여기에는 노동에 

대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보수(그리고 

심지어 비급여), 축소되거나 아예 부재하

는 퇴직 연금, 사회안전망이나 병가 부족 

등과 같이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계약 

조건 등이 포함된다. 예술가의 웰빙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호주의 엔터테인

먼트 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2016

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44%가 

보통에서부터 심각한 수준의 불안감을 경

험했으며, 이들 중 15%가 보통에서부터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 증상을 경험했다

(Van den Eynde et al., 2016).

이러한 특성이 문화 관련 고용에만 국한

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심각한 

상황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더욱 악화되었

으며 그로 인해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

자들의 정신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

서 발생가능한 모든 불안정한 요소를 확

인하고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 대응을 보

장할 필요가 있다(글상자 1.3). 이런 맥락

에서 아일랜드는 2020년 예술과 문화 회

복에 대한 일련의 권고안을 통해 이 이슈

를 선도해 왔다.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은 

장시간 혹은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 프로젝트별 계약, 막판에 

확정하거나 취소하는 불합리적인 

업무 구조,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압박 속에서의 작업, 휴식시간을 

갖기 어려운 환경 등 공통적인 

어려움과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여섯 번째 권고사항은 예술가와 문화 분

야 종사자의 ‘공통되고 특수한 어려움’

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전문적인 복지

와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Arts Council 

of Ireland, 2020a). 2021년 아일랜드

는 정부의 국가 경제 회복 계획의 일환으

로, 사회 보호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예술

가를 위한 기본 소득 보장 제도를 시범적

으로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문화부와 노동부가 참

여한 결과 코로나19 비상사태 때 제정된 

글상자 1.3 • 양질의 근무 조건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통합적 접근법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영향을 계속해서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의 

노동자의 사회 보장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코로나 이전에 권장했던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2018년에 프리랜서 예술가들을 위한 특별 신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분야 

간 다수의 이해당사자들과 접촉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퇴직, 장애보험, 건강보

험 등의 권리를 갖게 된다.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보험 기여금은 창의 활동의 다양성을 인

정하면서 기본적인 사회 보장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해 창작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권리는 크로아티아 프리랜서 예술가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은퇴 및 건강보험 담당 공공기관과 조율해 문화부가 이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통합적 접근법을 선택, 사회보험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예술가들의 권리와 직업 

경력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 조치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

해 매년 미화 2,200만 달러가 넘는 예산이 배정되었다.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도입되었으며,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평등한 관행과 표준계약서를 위한 법

률 상담도 병행되었다. 산재보험에 대한 예술가 납입금이 지원되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 설립되었다. 이 종합 지원 시스템은 단순한 재정적 혜택을 넘어선다. 이 시스템은 또한 

예술가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 조건을 통해 스트레스의 근원을 제거하고 창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술가들의 정신 건강에도 기여한다.

출처: Croatia Q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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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들이 2021년 8월 정식으로 법률화

되었다. 사회보장 개혁 중 공연예술 분야

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 이 분야 종사자들

의 사회 보호 수준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육아휴직급

여 산정 시스템을 통해 지급 일당을 산출

할 때, 자격기간 전 12개월(자격기간 전 

4주 대신) 간의 소득에 기초하도록 바뀌

었으며, 병가 중 급여의 경우 질병이 발생

하기 전 해의 1월 1일 이후 엔터테인먼트 

근로자 연금 기금 최소 40일 납부를 전

제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예전의 100일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데이터 활용

데이터 수집과 정보 공유는 더욱 투명하

고 실질적인 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영향 

평가를 개선할 수 있다. 나아가 보다 나은 

정책 결정,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

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

해 협약 제9조는 당사국들의 정보 공유 

및 투명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데이터 수집과 정보 공유는 

더욱 투명하고 실질적인 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영향 평가를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정책 결정,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글로벌 리포트에 실린 당

사국들의 보고에 따르면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수집은 지속적으로 커

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

사국 대부분(69%)은 통계청과 연구기관

들을 통해 지난 4년간 이러한 부문에 대

한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문화정책을 평가

했으나 이 수치는 선진국(87%)과 개발도

상국(60%) 간의 불균형을 명료하게 보여

준다. 그림 1.9에 나타나 있듯이 지역 간 

격차 또한 매우 크다.

이는 문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업

데이트하고 지식 관리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역량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

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요 부문으로는 예

술가와 창작자의 데이터베이스, 로열티

와 저작권 관련 데이터, 문화 고용, 정

확한 GDP 기여도, 문화 참여 및 소비 

수준, 문화·창의분야의 환경 영향 종합 

평가 등이 있다.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다른 관련 분야에서 이미 

진행 중인 데이터 수집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함으로써 광범위한 정책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얻어

야 한다. 또한 수집 전략과 데이터 분석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의 시행에도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과 문화정책 평

가와 관련해서는 5가지 핵심 요인이 확

인되었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표준화의 

지속적인 미흡. 글로벌 표준화를 달성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 2020년 협약 

사무국이 도입한 개정된 모니터링 프

레임워크는 협약에 대한 국가별 보고 

및 모니터링을 간소화하여, 시간 경과

에 따른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선을 만들었다. 유네스코의 ‘문화

|2030 지표’ 역시 이러한 노력에 도움

이 될 수 있다. 이 계속되는 도전은 사

회에서의 그들의 역할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더욱 잘 평

가하고자 문화·창의분야의 문화적, 경

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에 대

한 일관된 데이터 수집을 체계화하기 

위해 당사국, 시민사회, 연구기관, 유

네스코 및 기타 기관 사이의 지역적, 세

계적, 분야별 협력을 강화할 기회이기

도 하다.

그림 1.9

지난 4년간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거나 문화정책을 평가한 통계
부서 또는 연구기관
 

출처: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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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문명은 항상 도전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어느 때보다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은 해결

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혼란 속에서 결속, 연민, 문화 그리고 예술은 인류를 긍정적인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문화정책은 세심한 관찰, 팩트, 니즈, 대화를 바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문화정책이 사려 깊게 설계된다면 세계적 도전을 해결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조지아는 정부와 민간 파트너, 정책수립자, 예술가들로 구성된 생태계의 일원이다. 유네스코와의 협력(유네스코/유럽연합의 

‘문화·창의산업 강화와 개발도상국 간(South-South) 협력 촉진을 위한 새로운 규범 프레임워크 지원’ 프로그램 아래)을 통해 조지아는 창의 

집단 홍보에 관한 지역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연합 자치 단체들과 동료간 협력을 해왔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조지아는 지역 당국을 위한 

방법론과 정책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가의 창의 공간, 허브 및 집단을 위한 지원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권고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문화·창의산업의 기초 연구와 인식 제고 활동에 힘입어 창의 산업을 위한 국가 전략 개발을 목표로 하는 크리에이티브 트위스트 이니셔티브

로 이어졌다. 관련 정책을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니즈에 맞게 설계한다면 상호작용, 학습, 창의성 및 참여를 촉구하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솔루

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크리에이티브 조지아는 기관과 개인 모두를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며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

난 몇 년간 성과가 있었다. 트빌리시는 2021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되었고, 미디어 아트를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중 하나가 되

었다. 지난 2년 동안 창의 분야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문화·창의산업에 위대한 챕터의 시작을 의미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르마 라티아니
크리에이티브 조지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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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진행중인 역량 구축, 교육, 기술 

개발 및 지식 이전. 코로나19로 인해 

정책 수립이 복잡해졌고 그에 따라 다

양한 대응 방식이 등장했다. 이러한 메

커니즘에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동료간 학습 기회를 장려

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가 단위의 문화정책 연구센터나 관

찰기관을 통해 가치를 더함. 이들은 역

량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 정부 

기관, 학술 기관 및 시민사회와 교차 포

트폴리오 참여를 장려하는 훈련의 장으

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

부 국가가 이미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

한 사례로서 크로아티아의 개발 및 국

제관계연구소, 슬로베니아의 예술문화

센터 네트워크,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의 문화 및 관광 통계 개발 전략계획(통

계부서 창설 포함) 등이 있다.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목적이 만들어짐. 질적 및 양적 

데이터 등 수집된 문화 통계와 정보의 

기준선을 만들고, 그 수집된 정보를 구

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든 공

공 투자가 그렇듯이, 문화의 경우도 설

득력 있는 해석에 의존한다. 

 ¡데이터 뒤에 사람이 있음을 인식. 많은 

당사국들이 데이터 수집에 초점을 맞

출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사

용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 역

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수립자는 데이

터에 의해 정책 개발과 의사 결정을 하

되,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

의 니즈가 반영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지식 생산 및 공유에 관한 몇 가지 고

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글상

자 1.4). 

글상자 1.4 •  지식 생산 및 공유에 대한 지역적 관점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는 고무적인 데이터 수집 이니셔티브가 등장했다. 괄목할 

만한 사례로서, 코스타리카는 문화청소년부가 유엔개발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가

문화권리정책(National Policy of Cultural Rights, 2014-2023)에 부합하는 문화 및 

청소년 행정 기록 시스템(Culture and Youth Administrative Records System)을 시

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구 데이터를 세분화할 수 있는 양질의 통계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 문화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보여준다. 코스타리카의 접근법은 ‘모든 

숫자의 뒤에는 경험자들이 있다’라는 놀라운 전제에서 시작된다. 이 이니셔티브는 시민사

회와 지역사회가 참여해, 통계를 수집 및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만드는 

정부의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에콰도르에서는 문화 전망기구 설치와 종합문화정보시스템(Cultural Comprehensive 

Culture Information System, SIIC)의 시행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문화의 기

여, 문화 고용, 공공지출, 문화 활동 및 시설, 예술과 문화 교육 등 문화 정보를 수집하고 처

리했다. 종합문화정보시스템 도구는 사회, 경제, 교육 등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개인, 단체 및 기업이 공공지원에 등록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예술가 및 문화관리자 

고유 기록(Unique Record of Artists and Cultural Managers) 플랫폼을 포함한다. 또 

다른 도구는 문화와 창의성의 경제적 기여를 측정하는 문화 위성 계정(Culture Satellite 

Account)이다. 전반적으로 수집된 정보와 데이터는 문화·창의 이니셔티브의 공식화와 전

문화 촉진을 위해 사용된다. 이들은 또한 조세, 인센티브, 관세 면제와 관련해 새로운 측면

을 보여주므로 정책 수립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실험과 혁신을 위해 문화 데이터를 사용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로 멕시코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멕시코 창의 지도(Mapa Mexico Creativo)는 문화를 위한 디지털 어젠다

(Digital Agenda for Culture)의 일환으로 설치된 시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디지털 

문화 센터, 영국 문화원, 영국 국립과학기술예술기금 및 미주개발은행의 공동 이니셔티브

로 2017년에 시작되었다. 이는 공식 데이터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정량적 조사 및 사

례 연구 등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여 멕시코의 창의경제를 지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세 가지 하이브리드 방법론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후 지도

와 데이터를 상호 시각화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향후 복제 가능하고 미래 지역 지도 작

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의 개방형 방법론을 공유하는 툴박스도 만들어졌다. 

출처: Costa Rica QPR, Ecuador QPR, Mexico Q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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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권고사항

혼란은 비상사태를 야기하고, 비상사태

는 혁신과 개혁을 불러온다. 코로나19 

상황과 회복을 위한 보편적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정책에 대한 수

요를 고려한다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을 보호 및 증진하고 문화·창의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접

근 방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

이에 분야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문화 분야 공공 투

자 감소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

이다.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MONDIACULT 

2022)는 문화 정책을 전지구적 도전 과

제에 적용시킬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광

범위한 정책 스펙트럼에 걸쳐 공공재로

서의 문화 통합을 반영하는 역사적인 플

랫폼이 될 것이다.

문화 거버넌스는 각 분야별로 따로 형성

되지 않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오

히려 협업과 교류를 위한 강력한 메커니

즘이 있어야 한다. 통합적이고, 참여적이

며, 횡단적인 과정이 많아질수록 정책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과 지속가능성이 커

진다. 이러한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해서는 건전한 조정과 명확한 역할 및 책

임이 필요하며, 이는 공식적인 입법과 역

량 구축에 의해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와 

더불어 협약은 문화·창의분야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결과를 가능케하는 탄력적이

고 적용 가능한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다음 권고사항은 모든 관련 이해 당사자

들이 협약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정부는 권한있는 기관과 시민사회, 그

리고 민간 부문을 포함하는 다부문 간 

다층적 협업을 향상함으로써 문화 정

책에 관한 범정부적 접근법을 장려해

야 한다.

 ¡정부는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적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고, 전체 문화·
창의 생태계에 참여하는 상향식 정책

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계층의 정부 및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특별

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문화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연

관성을 고려하고, 디지털 적응, 성평

등, 포용 및 기후 변화와 같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촉진에 대한 횡

적 과제를 해결하는 통합적이고 유연

한 정책과 실행 계획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 투자 전략을 개발하고, 혁

신적인 민관 기금조성 메커니즘을 활

용하며, 문화 고용의 특수성을 반영하

는 교육, 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 정책을 설계하여, 문화·창의분야

의 다양한 인재를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모두를 위한 사회 보호 시스템

을 구현하고 문화·창의분야 복원력 구

축을 위한 복지 지원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 시민사회 및 연구 기관은 데이

터 수집과 표준화를 강화하기 위해 협

력하고, 역량 구축 및 동료간 지식 교

류를 조성하며, 증거 기반 정책 개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향상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통계연구소 및 기타 유관 

국제·지역 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

여, 데이터 생성 및 검증에 있어서 다

양한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 국제적으

로 합의된 지표 개발을 포함해 전세계

적 차원에서 문화·창의분야의 지식 생

산 및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글

로벌 수준의 문화·창의 부문에 대한 지

식 생산과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유네

스코의 데이터 수집 및 각국의 문화·창

의분야에 대한 통계 생성을 위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적 거

버넌스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

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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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디어에서의  
다양한 의견 보장 

루이스 A. 알보르네스1

핵심 발견

›››  2006년 이후 전 세계의 미디어 자유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정보 접근법을 시행하는 

국가는 2009년 40개국에서 2019년 126개국으로 늘어났다.

›››  많은 국가들은 양질의 공공 미디어를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매체

(community-based outlets)와 지역 미디어를 지원함으로써 미디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콘텐츠 쿼터는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도구이지만(당사국의 68%가 사용), 많은 국가의 방송사들은 

지역 제작물 부족으로 인해 자국 콘텐츠 쿼터를 준수하는 데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온라인 서비스는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에 비해 규제가 덜한 편이지만, 미디어 규제 당국은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문형 비디오 및 더 복잡한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관할을 

넓혀가고 있다.

›››  대부분의 당사국(87%)은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소관을 가진 공공 서비스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디어가 유포하는 내용을 통해 특정 사회 집단의 부재, 과소 대표성 

또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다. 

›››  미디어의 성차별은 스크린 안과 밖에서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디어의 성평등을 

모니터링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증거에 근거한 대응 조치가 부족하다.

›››  코로나19 팬데믹은 허위 정보의 확산, 언론 매체의 폐쇄, 특정 집단에 대한 책임전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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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많은 미디어 채널과 
프로덕션이 폐업함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증가하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는 감소함

O F F  A I R

권고 사항

다양성 증진

경 과

몇몇 국가에서는  
1) 자금조달  
2) 허가권 완화  
3) 규제 폐지 등을 통해 
지역사회 미디어를 
지원함

지역 미디어 채널

모니터링 증가 2009년 40개국에서

2019년 126개국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

87%
당사국은 다양성을 
증진하는 공공 
서비스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음

68% 는 자국 
콘텐츠, 언어 및 사회 
집단을 위한 쿼터를 
사용함

더 많은 
국가들이 
정보법을 
적용하고 있음

규제 당국의  
주문형 비디오에 대한 
모니터링 증가

대표성

스크린 안과  
밖에서 다양한  

대표 대상의 설정
소유권

미디어 소유권 집중의 
제한, 투명성 보장 및 

지역 미디어 지원

미디어 매체가 콘텐츠 
쿼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역 창작물을 
재정적으로 지원

지역 제작물

미디어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에 투자

모니터링

콘텐츠 쿼터는  
지역 제작물 부족과  
지역 창작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해결책은 아님

지역 콘텐츠

여성, 소수 민족 및 
장애인은 여전히  
그 수가 부족하거나  
왜곡되어 표현됨

국가별 모니터링 격차

대표성

도 전

미디어에서  
성평등을 모니터링48%
미디어의  
편집 독립성을 모니터링51%
온라인 미디어를 
모니터링54%
미디어 소유권의  
다양성을 모니터링59%

미디어는 종종  
소수의 기업과  
영향력 있는 가문들의 
통제 하에 있음

미디어 독점

겨우

겨우

겨우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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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오늘날에는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클릭 몇 

번이면 전 세계의 문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아날로그 미디어에서 디지털 미

디어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지역 콘텐츠

의 생성, 접근 및 발견을 위해 더 많은 기

회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이 자동적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소비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네갈 출신의 기업

인 아와 지라드는 아프리카 음악을 온라인

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데 문제 의식을 느

끼고 2017년 범아프리카 음악을 위한 음

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도(Deedo)를 만

들어 이 이슈를 직접 해결했다. 이 플랫폼

은 1,200만 곡이 넘는 음악을 프랑스, 영

국과 더불어 아프리카 6개국에 제공한다. 

디도의 계획은 이 플랫폼을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19개국을 포함한 27개 국

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년 만에 디도는 아프리카 음악 산업의 핵

심 주역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아

프리카 예술가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하나의 노래, 하나의 영혼’이라는 이니셔

티브(사용자가 선택한 비영리 단체에 구

독료의 5%를 기부하는 것)를 통해 사회

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미디어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세

상에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생산된 콘텐츠가 

사용가능해야 하고 또 이 콘텐츠가 도달

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

은 뉴미디어가 결국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를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현재 뉴미디어 소비는 

전통 미디어 소비의 두 배에 가깝다.

예를 들어 음악 스트리밍은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라디오를 제

치고 음악을 듣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

는 매체가 되었다. 그러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소비

는 2012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라디오의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았

다. 또한 2018년 글로벌 리포트에서 확

인된 바와 같이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사

용하면서 미디어 사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6년 이후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텔레비전 

시청률은 전 세계적으로 67%에서 85%

로 상승했다(GWI, 2021).

시리즈 및 영화는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형성하고 

확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매체가 문화 콘텐

츠에 접근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만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그들의 

역할 역시 중요해진다. 미디어는 시청각

적으로 해석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

청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시리즈 및 영화

는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형성

하고 확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이

들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는 창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

람들이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고 다른 사

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미디어 시스템은 소수 집단

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상호 이해

를 증진시키며, 하나의 행위자나 집단이 

사회적 해석을 지배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해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다원적 미디어 시스템이 문

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다양성과 

미디어의 관계를 고찰한다. 미디어 다양

성은 공공, 민간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콘텐츠와 관련된 범주와 구

성요소를 포함한다. 

미디어 다양성 사슬에는 공급 다양성(소

유권과 노동력의 다양성 포함), 콘텐츠 다

양성(형식 또는 프로그램 유형, 인구통계

학적 및 관점 다양성) 및 노출 다양성(다

양한 콘텐츠에 대한 청중 노출)의 세 가지 

범주의 연결고리가 있다(Napoli, 1999). 

미디어 시스템의 다양성을 제대로 보호하

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 세가지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Al-

bornoz and García Leiva, 2019).

 ¡콘텐츠의 제작, 유통, 홍보 및 전시 등이 

소수의 이해당사자에게 집중되지 않는다.

 ¡콘텐츠는 가치, 정체성 및 미학과 관련

하여 다종성(유형), 균등성(각 유형의 

대표성) 및 상이성(유형 간 차이의 정

도)의 차이를 보여준다(Stirling, 1998, 

2007). 이는 외국 문화의 문화적 표현

뿐만 아니라 각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

한 범위의 집단들을 반영해야 한다.

 ¡시민과 사회 집단은 자신이 선택한 광

범위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

며 이들의 창작과 유포에 참여할 수 있

어야 한다.

핵 심  지 표

미디어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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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시민과 사회단체(그리고 그들

의 접근권과 참여권)는 미디어 시스템이 완

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심장부라 할 수 있다. 

각양각색의 미디어 매체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묘사해내고, 또 누가 접근하는지에 대

한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은 사회를 대표하지 못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미디어 다양성의 여러 

면모를 다룬다. 먼저 미디어 자유, 다원주

의 등 미디어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와 더불어,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

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에 대해 연구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미디어 다양성 정

책은 확실한 데이터 없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은 미디어 다양성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 장은 넓은 의미의 미디어를 다루지는 

않지만 다중 플랫폼 환경에서 이용가능

한 방송(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창작 작업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공공 미디

어 서비스(PSM) 중심이었던 2015년 및 

2018년 글로벌 리포트와는 달리, 이 장

에서는 민간, 상업 및 커뮤니티 매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 일관: 
미디어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심각한 도전

자유 - 다양성을 위한 필수적 구성 요소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에 관한 협약> 서문에 따르면 ‘사상, 표현 

및 정보의 자유와 더불어 미디어의 다양성

은 문화적 표현이 사회 내에서 번영할 수 있

게 해준다’. 다양한 사회집단의 표현에 대

한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면 콘텐츠를 생산

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미

디어 자원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2020년 195개국과 15개 자치령

의 자유 상태를 평가하는 2021년 세계 자

유 보고서는 2006년 이후 자유 및 독립 

미디어의 존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등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다(그림 2.1).(Freedom House, 2021)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미디어 

자원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해 가짜 뉴스의 확산과 기본적 자유에 대

한 제한이 강화되었던 2020년에 심화되

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팬데믹 기

간 동안 적어도 130개국에서 미디어가 제

한되었음을 발견했다(RSF, 2021).

표현의 자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보 접근(ATI)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는 국

가의 수는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찾거나, 받고, 전달할 수 있는 권리로 정

의되며, 유엔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

젠다의 세부목표 16.10(정보에 대한 공

개 접근 보장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기본적 자유

로 명시하고 있다(UNESCO, 2019c). 

그림 2.1

민주주의 쇠퇴의 15년
지난 15년 동안 세계 자유 지수(Freedom in the World)가 매년 하락한 국가가 개선된 국가보다 더 많았다.
 

출처: Freedom Hous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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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0개에 불과했던 관련 법률은 

2019년 126개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베

트남과 짐바브웨의 정보 접근과 자유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협약 당사국들의 보

고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하는 것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국가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가 줄어드

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

부에서 법안을 설계하고 그 시행을 개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방글

라데시에서는 2009년부터 정보권리법이 

꾸준히 진척되고 있는데(World Bank, 

2020a), 이는 아마도 2016년에 강력한 

규제 시행을 위해 5년간 미화 1억 2,100

만 달러를 정보부 예산으로 배정한 덕분

일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64개 구역에

서 교육 매뉴얼과 공익 광고 등이 만들어

졌으며, 그 시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

기 위해 2만 명 이상의 정부 및 비정부 기

관 임원이 채용되고 임명되었다. 또한 모

든 수준의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러나 디지털 지형에서 정보에 대한 접

근권과 사생활 보호권 사이에 상충되는 

긴장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보 요청

을 추적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나

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4년 동안 일부 국가는 미디어 리터러

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10년 동안 정보 제공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문화적 표현의 자유 

역시 확대되었다. 한편 이는 정보에 자유

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위협하는 허

위 정보와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로 이어

지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스웨덴 정부가 

‘스웨덴 전역의 홍보 활동을 통해 미디어

와 정보 리터러시를 높이고, 온라인 증오, 

허위 정보 및 선전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

을 강화’ 하기 위해 미디어 및 정보 리터

러시와 민주적 대화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만든 이유이다. 프랑스에서도 2018년 정

보 조작을 방지하는 법안을 채택하여 잘못

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 벨기

에, 불가리아 및 핀란드 또한 미디어 리터

러시 증가를 위한 정책을 보고한 바 있으

며, 이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소비하는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지형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사생활 보호권  

사이에 상충되는 긴장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누가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수단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보를 공유

한 배후에 누가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

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미디어 지형이 번

성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소유권이 소수

의 손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2020년 미디어 다원성 및 미디어 자유 

센터는 28개 유럽 회원국과 알바니아 및 

터키에 대한 2018-2019년 결과를 담은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Media Plural-

ism Monitor)> 제3판을 발간했다(Brogi 

et al., 2020). 이 연구 결과는 기본적 보

호 및 시장 다원성, 정치적 독립성 및 사

회적 포용성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걸쳐 

미디어 다원성과 미디어 자유가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또한 뉴스 미

디어와 온라인 영역에서 미디어 소유권이 

집중된 것이 미디어 다원성에 큰 위험을 

야기한다고 결론지었다.

안타깝게도 미디어 산업에서 독과점 구조

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어 2019년 

말 발표된 국경없는기자회의 연구와 미디

어 소유 모니터(Box 2.1) 데이터에 따르

면 라틴 아메리카의 미디어는 경제 및 정

치 엘리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

나 가족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시청자 집중과 크로스 미디어 소유

권, 소유권 집중에 대한 규제 보장의 결여

(집중과 효과적인 구현을 제한하는 법률

의 관점에서), 미디어 소유자의 다른 분야 

참여, 그리고 미디어 소유자의 투명성 부

족과 미디어 기업의 재무 정보 부족 또한 

확인했다 (RSF, 2019).

소유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

에서는 서로 다른 주체 간의 경쟁을 촉진

하는 방식으로 미디어 독점 및 과점을 방

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여론

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며, 이용 가능한 

매체의 다양성을 장려한다. 예를 들어 아

일랜드에서는 합병이 미디어 다원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미디어 합

병 제도가 수립되었다. 

글상자 2.1 •  미디어 소유권  
모니터

미디어 소유권 모니터(MOM)는 미디어 소

유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경없

는 기자회에 의해 시작된 세계적인 연구 및 

지지 이니셔티브이다. 모든 관련 매스미디

어(언론, 라디오, 텔레비전 부문 및 온라인 

미디어)의 소유자 명단을 공개적이고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기 위한 지도작성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주요 미디어 소유자와 회사를 조사

하여 미디어 소유권뿐만 아니라 시청자 접

근 범위와 의견 형성에 관련된 미디어 유형

과 미디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

디어 소유권 모니터는 또한 시장 상황과 법

적 환경을 정성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미디어 

다원화에 대한 위험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지표를 제공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디어 

소유권 모니터는 미디어 소유권 집중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21개 국가

가 미디어 소유권 모니터에 가입되어 있다.

출처: RSF(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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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완료하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들은 

통신기후행동환경부 장관(the Minister 

for Communications, Climate Action 

and Environment)에게 통보해야 하며, 

장관은 일정 조건 하에서 미디어 합병을 

승인, 거부 또는 허용할 수 있다.

노동 인구 다양성 이슈는  
비즈니스 문헌에서 인기 있는 

주제인데 다양성이 ‘비즈니스에 
좋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누가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느냐

의 문제만은 아니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역

시 중요하다. 노동 인구 다양성 이슈는 비즈

니스 문헌에서 인기 있는 주제인데, 다양성

이 ‘비즈니스에 좋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

양한 성별이 대표직을 구성하는 것은 수익

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15개국을 대상으로 

한 맥킨지의 연구는 ‘경영진의 성별 다양성

이 상위 4분위에 있는 기업은 하위 4분위의 

기업보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

이 25% 더 높았다’는 점을 보여준다(Dix-

on-File et al.,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인력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실질적인 

개선은 규제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규제 당국

은 스크린 상의 다양성 이슈에 대해 우선적

으로 책임을 지지만, 성평등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스크린 바깥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Block, 2021). 반면 영

국의 경우 인력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것은 

영국방송통신규제기관(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의 소관이지만, 비평가

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벤치마킹과 

심층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신규제기관

이 미디어 인력 다양성의 이슈를 제대로 해

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캐나다(글상자 2.2)와 호주와 같

이, 인력 다양성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긍정적인 국가 사례도 있다. 공영방송인 

호주방송공사는 스크린 상은 물론이고 

스크린 밖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와 목표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표 

기반 조치는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유권 제한에서 책임 보장까지

미디어 소유자와 관리자가 콘텐츠를 생산

하는 사회를 대표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보 

제공과 지식 전달의 능력을 가진 미디어를 

공공재로 볼 수 있다는 더 폭넓은 개념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미디어 소유자와 관리자는 

미디어 소유권, 자금 출처, 인력 채용 정책 

및 프로그래밍 전략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서 시민

에 대해 책임이 있다(OHCHR, 2011).

그러나 그러한 책임기준이 항상 존중되지

만은 않는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저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방송 미디어 소유자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감을 가지도록 국가 차원에서 이를 촉진하

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 책임에 대한 규제 메커니즘(언론

위원회, 윤리강령, 옴부즈퍼슨 등) 연구

에 따르면 공공 미디어는 민간 미디어에 

비해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해 선진국에서 

더 큰 규제를 받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

어 덴마크와 스위스 공영 방송사는 옴부

즈맨을 고용해야 하며, 네덜란드는 옴부

즈맨 위원회를 설치했다(Eberwien et 

al., 2018). 공공 부문에 준하는 미디어

의 책임에 관한 조치의 중요성과 시행을 

온라인과 국경을 넘어 운영하는 언론사를 

포함해서 세계 모든 지역의 민간 부문으

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

2016년 노르웨이가 제정한 미디어 소

유권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유형

의 미디어 회사가 책임감과 투명성을 가

질 수 있도록 규범을 정한 좋은 사례이다.  

글상자 2.2 •  CBC/라디오 - 캐나다 - 다양성, 포용성 및 반인종주의

2019년 12월부터 CBC/라디오-캐나다의 다양성과 포용성 워킹 그룹은 대표성 및 직장 

문화 영역의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이어진 반인종주의 시위의 물결로 인해 CBC/라디오-캐나다는 반인종주의 공약과 다양성 

및 노동 포용 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CBC/라디오-캐나다의 대표인 캐서린 타이트

(Catherine Tait)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캐나다와 국영방송사를 포함한 

많은 기관 내에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보도자료에는 보다 대표성 있고 포용적인 인력 구축을 위한 야심찬 신규 채용, 유지 및 승

진과 같은 목표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대표성의 목표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성 

및 포용성 활동에 의해 지원된다.

 ¡관리자의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교육 의무화

 ¡ 3개 대상 집단(원주민, 가시적인 소수 인종집단 및 장애인) 안팎의 후보자를 보다 잘 

식별하기 위한 자원 투입

 ¡포용적인 뉴스룸과 원주민 지역사회의 콘텐츠 및 보도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이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교육 제공 

이 성명은 직원과 콘텐츠 모두에 현대 캐나다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8-21 다

양성 및 포용 계획을 언급함으로써 마무리되며, 이를 통해 주요 다양성 약속을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까지,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자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사실적(factual) 외

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의적 역할을 다양성 배경

을 지닌 사람이 맡게 될 것이다.

출처: CBC/Radio-Canada(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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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서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개인 

소유이지만 국가로부터 언론 지원을 받는

다. 노르웨이 미디어 당국은 이 법을 통해 

소유권 구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

화한 다음 해당 정보를 대중에 공개한다. 

이 법은 일간지,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전

자 미디어를 운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소

유권 또는 협력 계약을 통해 이들 회사와 관

련이 있는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 이렇듯 노르웨이는 단순히 소유권 제한

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시청자

들에게 그들이 소비하는 미디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극소수 국가만이 소유권 집중을 

제한하거나 미디어 소유권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미디어 소유권의 투명성

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

다. 모든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는 소유권 

확인 신고서(소유자가 공직을 맡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포함)를 매년 문화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디어 제공자는 또한 자

금을 제공한 기업의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이전 연도에 받은 자금의 금액과 사용처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2018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 따라 이 정

보는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는 한 방송사가 여론을 좌지우

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단일 방송사와 그 계열사가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미디어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미

디어 소유권의 집중을 제한하거나 투명성

을 보장하는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많

지 않다. 이는 이 이슈가 보다 광범위한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양성은 공공 서비스 미디어가 소관하는 일의 핵심이다. 우리는 115개의 공공 미

디어 서비스(PSM) 기관들을 대표하여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으

며, 160개 이상의 언어로 방송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모든' 시청자가 자신의 생활, 문

화, 경험을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표현하거나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회원들은 유럽

의 창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매년 콘텐츠에 190억 유로(미화 21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유럽 TV 콘텐츠만해도 150만 시간 이상을 제작하고 있다. 

유럽의 공공 서비스 미디어 기관에서는 많은 분량의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차별화된 내용

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 걸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장려한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공영방송이 가장 먼저 나서 예술가 및 그들의 경험에 발언권을 부여

하고, 필요한 창의 활동을 지원하고, 취소된 예술 행사를 돕고, 예술가들의 노출을 확대했다.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권과 기본

적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협약은 또한 공공 

서비스 미디어가 이러한 자유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

다. 오늘날 세계화된 플랫폼 환경에서는 미디어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원하는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의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협약은 이 기본적 가치가 문화적 표현을 

번영시킬 수 있다고 글로벌 사회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콘텐츠 검색

을 가능케하고, 균형잡힌 보도를 보장하며, 전 세계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

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엘 큐런
유럽방송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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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반 미디어 실행 가능성: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미

디어 매스컴 또는 ‘근접’ 미디어를 지원하

고 있다. 이러한 매스컴은 종종 공익 콘텐

츠에 초점을 맞추고 전형적으로 시골이나 

빈곤 도시 지역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지

역사회 방송은 공공 서비스와 상업 미디

어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처럼 이 방송

은 시민 참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

고 있으며(UNESCO, 2011), 정보에 대

한 접근은 물론 주류 미디어에서 항상 들

을 수 없는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미디어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지속적인  

재정 확보의 결핍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기금 산하 국

제 미디어 지원 센터가 사하라 인근 아프리

카 지역의 근접 라디오 방송국1을 대상으

로 진행한 연구는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지

역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Myers and Harford, 2020). 팬

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중반까지 실시

한 우간다와 잠비아의 8개 라디오 방송국

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프로

그램, 특별 쇼 방송, 코로나바이러스 퇴치

를 돕기 위한 공중 보건 메시지를 방송하며 

위기 상황에서 이들의 중요성을 증명했다.

지역사회 미디어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은 지속적인 재정확보의 결핍으로, 이는 

폐업과 그에 따른 미디어 다원주의의 결

여로 이어질 수 있다. 8개 라디오 방송국

은 게스트가 무료 출연하는 토크쇼, 정부

가 지불하는 공공 방송, 시청자가 충분히 

1. ‘지역 라디오’라는 용어는 특정 지역 또는 언어 집단
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유형의 영
리 또는 비영리 커뮤니티 및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일
컫는다.

많은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상업 광고와 지

원금 등 다양한 재정 조달 덕에 더욱 장기

적으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설령 라디오 방송국이 상업적 혹은 유

료 콘텐츠와 자체 독립 프로그램을 결합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금의 필요성으로 

인해 지역사회 미디어가 독립성을 포기하

는 부분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

한 우려로 인해 해당 지역의 라디오 방송

국은 재원 조달을 위해 부가 사업을 하거

나 지역사회 기금을 모금하여 광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 라디오 아카데미인 도이체벨레아카

데미(Deutsche Welle Akademie)가 

개발한 모델에 따르면 미디어의 존립은 

수익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한 미디

어 매체가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

한다. 위에서 논의한 지역사회 라디오 방

송국은 자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유

리한 법적 체계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방송국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

며, 방송국이 존재함으로 인해 이득을 얻

는 네트워크의 일부이기 때문에 존속 가능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주요 목표가 수익창

출이 아니라 운영 유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전환기의 국가,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중소 미디어 매체에

게 특히 유용하다. 이 모델은 경제, 정치, 

콘텐츠, 기술 및 지역사회 등 여러 차원에 

걸친 미디어 생존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지표를 식별해왔다(Deselaers et 

al., 2019; Moore et al., 2020).

지원금 문제와 별개로 지역사회 미디어

는 종종 당국이나 규정에 의해 법적 지위

를 인정받지 못해 행동의 제약을 받는 어

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예: 방송권역 또

는 광고에 대한 제한). 일부 규제는 지역

사회 미디어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시

행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단

지 기존 규제가 지역사회 미디어의 기능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지난 4년간 공공 정책이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의 생존과 발전에 어

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좋

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중 하나의 사

례는 방글라데시로 미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결과 지역사회 라디

오 방송국의 수가 증가했다(글상자 2.3).

지역사회 미디어는 종종 
당국으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일부 나라에서는 국가가 지역사회 미디어

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공동체 미디어 

기금(CBF)이 원주민 및 소수민족 방송 서

비스와 디지털 커뮤니티 방송을 위해 특

별 자금을 지원한다. 2020년 동안 지역

사회 방송 재단은 232개 단체에 미화 약 

1,550만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글상자 2.3 •  지역사회 라디오의 설치, 
방송 및 운영 정책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

국을 위해 보다 수용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

하려고 시도해왔다. 2008년 지역사회 라

디오 설치, 방송 및 운영 정책은 2017년에 

업데이트되었으며, 새로운 버전은 2018

년에 발표되었다. 

지역사회 라디오는 신탁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국은 하루 총 방송 시간의 10%를 

라디오 광고에 할애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

은 또한 기존 및 미래의 모든 라이선스를 영

구적으로 보장한다. 영구 라이선스를 통해 

소유자는 두 개의 방송국을 더 설립할 수 있

게 되어 향후 지역사회 방송을 확대할 수 있

게 된다. 방글라데시에는 현재 17개의 지역

사회 라디오 방송국이 있으며, 18번째 방송

국이 최종 후보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출처: Bangladesh Q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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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르헨티나는 수년간 ‘임시적으

로’ 운영이 허가된 라디오 방송국에 라이

선스를 부여한 데 이어 2020년 중반 국

가통신국에서 양질의 프로그램과 콘텐

츠 제작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히 지역 사

회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과 원주민 

방송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쟁 개발 기

금 1백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ENACOM, 2020).

페루와 멕시코 또한 소외된 사회 집단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페루의 지역사

회 라디오 방송국은 17개에서 62개로 증

가했고, 지역사회 텔레비전 방송국은 2개

에서 23개로 늘어났다. 이는 방송사업 운

영 비용 납부 면제, 그리고 처리 경비에 

대한 할인 및 면제 등의 조치를 제공하

는 허가 취득 절차가 간소화된 데 따른 것

이다(Peruvian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2020).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실이 원주민 및 지

역사회 라디오 방송국을 지원하고, 유네

스코와 유럽연합 프로그램인 ‘문화·창

의산업 강화와 개발도상국 간(South-

South) 협력 촉진을 위한 새로운 규제 프

레임워크 지원’에 따라 원주민 콘텐츠를 

공공 및 상업 미디어에 결합하려는 프로

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특

히 원주민 콘텐츠의 통합을 촉진하는 규

정을 개발하고, 원주민 및 지역사회 라디

오 방송국을 인가해 미디어를 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가 해결하

고자 하는 요구사항과 과제는 다음과 같

은 다른 맥락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라디오 라이선스 신청 과정의 복잡성; 

라디오 라이선스 신청을 위한 재정적 부

담이 종종 라이선스 취득을 통한 잠재적 

이점보다 크다는 점; 라디오 방송국의 경

제적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정책의 부족; 그리고 상업 및 대중 매체에

서 원주민 콘텐츠의 결합에 대한 표준 규

정의 부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 내 ‘문화 및 언어

적 다양성을 위한 원칙 선언문’이 다섯 가

지 원칙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문화다양성 - 지역사회와 미디어가 제작

한 콘텐츠 포함뿐만 아니라-이 또한 원주

민, 아프리카 후손들, 그리고 다양한 커뮤

니티의 구성원들의 직접 참여로 표방되어

야 하며, 이들의 참여 영역은 리더십, 오피

니언, 프로젝트 디자인, 의사 결정 및 기타 

관련 직책을 아울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2021년 3월, 선언에 대한 지

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구를 

제공하기 위해 후속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공공 미디어, 정부 기관, 시민단

체, 원주민 및 지역사회 미디어의 대표자

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참가

자들이 시청각 제작, 성평등 접근법, 주류 

언론으로 진입,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 

및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원

주민 및 지역사회 라디오를 위한 가상 학

교를 설립하도록 이끌었다. 

코로나19의 전면적, 장기적 

영향을 여전히 파악해야 하지만, 

미디어 집중과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사라지기는 커녕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알제리, 캐나다, 콜롬비아, 

핀란드, 프랑스,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스웨덴 및 동티모르 등의 나라들도 자국 

내에서 지역사회와 독립 언론 매체를 지

원하기 위해 지원금 또는 규제 조치를 사

용했다. 이는 더 많은 지역 기반 행동자들

을 지원함으로써, 미디어 소스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이 당사국 사이에 

널리 퍼져있음을 나타낸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활발한 역할을 한 지

역사회 기반 미디어 사례와 독립 및 지역

사회 기반 미디어를 지원하는 추세는 고무

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기상황으로 

인해 많은 미디어, 특히 지역사회 기반 미

디어가 유통 및 광고 부족으로 인해 폐업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지역

사회 미디어 협회가 2020년 4월 지방 언

론사의 폐업을 막기 위해 정부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Sweney, 2020).

그와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었으며, 보건 위기 

보도가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이는 지

역 목소리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이어졌

다(Media Diversity Institute, 2020). 

그로 인해 신뢰할 만하고, 책임감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미디어를 

보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

19 위기의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해야 하는 가운데, 미디어 집중과 잘

못된 정보의 확산을 제한할 필요성은 사

라지기는커녕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 
대표성, 창작 및 유포 이슈 해결

미디어 다원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여러 제작자가 비슷한 내용을 여러번 

방송하는데 그친다면 미디어 운영자의 수

의 증가가 곧 콘텐츠의 다양성으로 이어

질 수 없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콘텐츠를 

규제하거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촉

진하기 위해 법적 또는 법령이 소관하는 

권한을 가진 공공 서비스 미디어를 설립

하여 미디어에서 시청각 콘텐츠의 다양성

을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최신 보고에 따르면, 당사국의 87%(선진

국 94% 및 개발도상국 84%)가 이러한 공

공 서비스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

혔다. 이는 글로벌 리포트 제2판에서 확

인된 긍정적인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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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당사국(68%)에는 시청각 미디어

에 대한 자국 콘텐츠 규제가 존재하며, 여기

에는 유의미한 지역적 차이가 없다(비록 아

랍 국가들은 절반 미만만이 콘텐츠를 규제

하며, 이는 다른 지역 국가들이 절반을 훨

씬 상회하는 비율로 규제를 가진 것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림 2.2) 

콘텐츠 규제는 여러 형식을 취할 수 있

다. 안타깝게도 모든 형식이 다양한 문화

적 표현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며, 대신 다

른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열 위원회

가 그들과 상반된 의견의 표현을 제한하

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1) 지역 및 지방 방송사, (2) 언어적 다양

성, (3) 소외 집단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

래밍 및 (4) 사회 문화 프로그래밍을 지원

함으로써 편성에 있어 콘텐츠 다양성을 보

장하기 위해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한다. 지원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당사국

들은 사회 문화 프로그램(어린이, 청소년 

또는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요구와 기대를 

가진 인구 집단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프

로그램)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지원한

다고 보고한다. 반면 소외된 집단을 위한 

언어 다양성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이 가

장 적은 지원을 받는데 개발도상국이 특히 

이런 경향이 심하다(표 2.1). 이러한 경향

은 특히 소외된 집단을 대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소외된 커

뮤니티에게 그들을 위한 미디어가 필요한 

점을 강조해야겠지만, 주류방송에서도 이

들을 다루며 다수-소수자 격차를 줄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글로벌 리포트의 이전 두 에디션에서 언

어에 대한 강조가 핵심 트렌드로 확인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다양성에 대

한 지원에 비해 사회문화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원이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

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하게 유지되는 지역 콘텐츠 쿼터

2018년 글로벌 리포트에서 지적했듯이, 

콘텐츠 쿼터는 각 국가들 사이에서 광범위

하게 시행되고 있는 수단이다(UNESCO, 

2018). 쿼터제는 유럽 내 상영관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할리우드 영화에 대응하기 

위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영화 시장에 현지 제작 작품

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입하자

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1927년 

영화 헌장(Cinematograph Films Act 

of 1927)을 통해 영화관의 스크린 쿼터

제를 설립한 영국이 선구자라 할 수 있다

(Albornoz and García Leiva, 2019). 

그림 2.2

시청각 미디어 관련 자국 콘텐츠 규제를 가진 당사국
 

출처: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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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국가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동유럽 국가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68%전 세계 합계

표 2.1

방송 편성의 콘텐츠 다양성을 촉진하는 정책 및 조치

지역 및/또는  
지방 방송사

미디어 프로그래밍의  
언어적 다양성

소외된 그룹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래밍

사회문화 프로그래밍

전 세계 합계 68% 60% 54% 74%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81% 75% 88% 94%

동유럽 국가 59% 53% 47% 65%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71% 47% 41% 82%

아시아 태평양 국가 40% 50% 50% 60%

아프리카 국가 74% 74% 52% 70%

아랍 국가 73% 45% 45% 73%

선진국 71% 68% 71% 77%

개발도상국 67% 56% 46% 73%

출처: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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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콘텐츠 쿼터는 수십 년 후 텔레비전

과 라디오에 적용되면서 증가세를 보였고,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 주문형 비디오 서비

스에 동일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마찬

가지로 원래 지역에서 제작된 작품들의 대

중적 접근 보장만을 목적으로 했던 콘텐츠 

쿼터의 논리는 현재 일부 국가에서 특정 언

어, 지역 독립 제작자 또는 특정 텔레비전 

장르를 선호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모든 지역의 국가들은 콘텐츠 쿼터제를 시

행하고 있다(그림 2.2). 그러나 콘텐츠 규

제가 적용되는 미디어 유형에 있어서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상파 TV, 유료 TV, 

라디오 및 심지어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의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쿼터도 가지

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 중에는 어떤 유

형이든 이 분야에서 콘텐츠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독립 제작자들을 지원하고 외

국 콘텐츠 소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몇 가지 

쿼터 기반 제도를 시행했다. 예를 들어 ‘해

외 프로그램 쿼터’는 반년 단위로 외국 콘

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 사업

자가 해외 프로그램의 80% 이상을 단일 

국가에서 제작된 콘텐츠(영화, 애니매이션 

및 대중음악)로 편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다른 제도는 독립 제작자가 제작한 프로

그램을 방송국 총 프로그램에 일정 비율로 

의무 편성하여 제작자의 다양성을 보장한

다. 이 제도는 2004년 영국에서 시작하여 

성공한 거래지침(Terms of Trade)의 관행

을 반영하고 있다. 이 지침은 상업 방송사

가 독립제작자들에게 프로그램 제작을 의

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

국의 독립 프로덕션 분야가 텔레비전 프로

덕션 분야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Oliver and Ohlbaum, 2018).

우루과이의 시청각 미디어 규제는 상업 

텔레비전 방송국과 공영 텔레비전 방송

국에게 자국에서 제작하거나 공동 제작

하는 작품(광고와 자체 홍보 제외)을 전

체 프로그램의 60% 이상 할애해야 한다

고 규정한다. 

자국의 콘텐츠 쿼터는 수십 년 후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적용되면서 

증가세를 보였고,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동일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방송 전파로 로컬 음악을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이 확립된 지 1년 후 우루과이 

음반 제작자 협회는 라디오에서 로컬 아

티스트의 출연이 방송시간의 30% 이상

까지 늘었다고 밝혔다(El Observador, 

2018). 우루과이는 또한 ‘시리즈 우이

(Series Uy)’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최고  

미화 114,000 달러의 상금을 걸고 자국 

소설 창작의 활성화를 시도중이다.

나미비아 역시 자국 미디어 수단을 통해 

자국 작품들을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유럽연합 프로그램인 ‘문화·

창의산업 강화와 개발도상국 간(South-

South)협력 촉진을 위한 새로운 규제 프

레임워크 지원’에 따라, 교육 예술 문화

부는 지역 콘텐츠 제작과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나미비아

의 경우 2018년 방송 강령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역 콘텐츠 프로그래밍을 시

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보여주는 좋

은 사례이다.

글상자 2.4 •  우간다 - 방송 미디어에 있어서 지역 콘텐츠의 증가

2013년 우간다 통신위원회(Uganda Communications Commission, UCC)는 모든 무

료TV 방송사가 지역 콘텐츠 수준을 높이고, 국가 문화,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증진하며, 고

용 창출 및 지역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훈령을 발표했다. 인가받은 무

료 지상파 방송사는 황금 시간대에 평균 70%의 프로그램을 우간다 콘텐츠로 구성해야 한

다. 그 70% 중에서 50%는 드라마 프로그램, 10%는 지역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5%는 스

포츠 프로그램, 그리고 5%는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한다. 인가받은 유료 TV 방송

사는 매년 최소 20%의 우간다 TV 콘텐츠를 보장해야 한다. 2019년 우간다 통신 위원회는 

뉴스, 시사, 종교 프로그램, 리얼리티 프로그램,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

함하는 지역 콘텐츠 측정 방법론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우간다 미디어에서 현지 콘텐

츠의 비중은 2018년 평균 30%에서 2019년 말 50%로 증가했다. 

이렇듯 안정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이 분야의 지원금 부족을 지적하고 대부

분의 자국산 시청각 콘텐츠가 품질이 낮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우간다 통신위원

회, 우간다 전국방송협회 및 우간다영상위원회가 함께 진행한 지역 콘텐츠 쿼터에 대한 간

담회에서 몇 가지 이슈가 제기되었다. 콘텐츠 제공자들은 무료 방송사가 송출하는 저렴한 

외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과 자국 콘텐츠에 행해지는 높은 수준의 저작권 침해에 우려

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자국 콘텐츠 제작 비용이 높은 점, 그리고 국제 방송사와 온

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이 심화된 점을 지적했다.

2020년에는 이러한 비판을 해소하고 양질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지

원 프로그램'이 출범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우간다 제작사와 개인 제작자들이 장편 영화, 

단편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텔레비전 드라마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

다. 우간다의 시청각 콘텐츠의 경쟁력 향상과 콘텐츠 제작 향상을 목표로 한 이 프로그램

의 첫 번째 지원금 신청에 60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초기 기

금으로 약 20만 달러가 조성됐으며, 우간다 통신위원회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더 

많은 지원금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미 시작했다.

출처: UCC(2015, 2020 and 2021), Glencross(2013), Ssempijja(2013), Mutegi(2017), Balancing Act(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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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방송국이 지역 콘텐츠 정책을 개

발하여 이를 나미비아 통신 규제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994년 저작권법 개정은 지역 콘텐츠 생

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 개정안

은 나미비아 창작자들의 작품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특히 디지털 환경에

서 이들이 예술 작업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는 방법들을 포함

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지역 콘텐츠 또한 나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콘텐츠 쿼터를 실현하

는 것만이 마법의 해결책은 아니다. 첫째, 

콘텐츠 쿼터만으로는 아티스트의 재정적 

성공을 자동적으로 성취할 수 없다. 둘

째, 주목받는 시청각 창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스튜디오 쇼와 같은 

작품을 구입하거나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그 

결과, 많은 방송사들이 자국 콘텐츠 쿼터

를 준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콘텐츠 쿼터의 시행뿐만 아니

라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에 점

점 더 관심을 돌리고 있다(글상자 2.4).

코로나19 팬데믹의 끔찍한 결과 중 하나

는 진행 중이던 시청각 제작이 전 세계적

으로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이었다. 이러

한 환경에서 몇몇 정부는 자국 콘텐츠 쿼

터를 중단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

고, 이는 자주 중요한 사회적인 논쟁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상업 텔

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사가 12개월 상당

의 상업 방송세를 환급받았으며, 무료 및 

유료 텔레비전 방송사의 자국 드라마, 어

린이 및 다큐멘터리 콘텐츠 쿼터를 2020

년에 한해 중단했다. 호주 콘텐츠를 55% 

편성하는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는 제작 중단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

치였지만, 자국 생산자들 사이에는 쿼터

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

다. 콘텐츠 쿼터를 간소화하게 되면, 제작 

산업 내에서 4,600개의 일자리와 141시

간의 문화적으로 중요한 콘텐츠가 손실될 

수 있다(Karp, 2020; Meade, 2020).

콜롬비아에서는 자국 콘텐츠 쿼터 충족이 

어려워지면서 평일 황금시간대 지역 콘

텐츠 비중이 70%에서 20%로 줄어들었

다. 이는 여러 미디어 이해당사자들(콜롬

비아 배우 협회, 제작자 및 학계)과 정당

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조치는 나중에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 

의해 뒤집혔다. 판사들은 자국 스크린쿼

터 축소가 대중 통신에 따른 급여 권리에 

영향을 미쳐, 시청각 작품을 제작하는 예

술인, 출연자 및 작가 등의 노동권과 사회

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같은 판

결에서 법원은 위기가 지역 텔레비전 채

널들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그들의 운영을 보장하

기 위한 지원 확대를 승인했다.

일부 국가에서 임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콘텐츠 쿼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포트 2018년 출판

물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지역 콘텐츠를 활

성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으로 콘텐츠 쿼터

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많은 반면, 해외 콘

텐츠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움직임은 뒤쳐

져 있다. 이런 트렌드는 콘텐츠의 언어적 

다양성을 향후 장려함으로써 일부 역전될 

수 있다고 보인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 콘텐츠 쿼터를 위한 새로운 영역?

모든 지역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무료 TV 

및 라디오에 비해 유료 TV 및 주문형 비디

오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표 2.2). 이는 전통적인 방송 서비스

와 공영 방송 서비스를 위해 설계된 콘텐츠 

쿼터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표 2.2

시청각 서비스를 위한 자국 콘텐츠 쿼터

무료TV 유료TV 라디오 주문형 비디오

전 세계 합계 58% 34% 53% 30%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92% 81% 85% 77%

동유럽 국가 84% 56% 72% 60%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
가

38% 13% 38% 3%

아시아 태평양 국가 55% 41% 55% 32%

아프리카 국가 57% 14% 46% 8%

아랍 국가 19% 6% 19% 6%

선진국 88% 71% 83% 73%

개발도상국 45% 18% 40% 11%

출처: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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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이야기들은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고, 어디에서나 사랑받을 수 있다. 넷플릭스를 보며 우리는 훌륭한 스토리텔링은 국경을 초

월한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다른 나라, 언어, 문화의 이야기가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에 실려 현지로부터 전달될 때, 이들은 전 세계 시청자들

과 연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류의 테마는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세계 도처에서 로컬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글로

벌 플랫폼을 제공한다.

어쨌든 자원과 영상화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될 때 더욱 많은 신인 영화인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영화인들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창

의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것이 넷플릭스가 새롭고 다양한 인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에 투자하는 이유이

다. 작년의 예를 들자면, 우리는 주목받지 못하는 커뮤니티 출신의 창작자들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창의적 형평성을 위한 넷플릭스 

기금을 설립했다. 

넷플릭스는 아프리카 영화 산업을 소개하려는 유네스코의 노력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영화 산업의 트렌드, 도전 및 성장을 위한 기

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와 넷플릭스 단편영화 공모전인 ‘재해석된 아프리카 민간설화'를 포함하여, 예술 창의 콘텐츠 유통

에 넷플릭스를 활용하기 위해 다른 투자를 보완한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우리 회원들이 스크린을 통해 그들 자신과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목소리를 발굴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신흥 영화 제작자들에게 글로벌 규모의 시야

를 제공하여, 영화 산업이 더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포용적으로 변하도록 다음 세대 영화인들을 위해 토대를 쌓는 것이다. 

전 세계의 창작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지역 문화와 진정한 스토리텔링을 포용하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지속적인 유산을 구축하고 있

다. 지역 창의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리, 시간대 및 언어를 초월한 멋진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불러들여 하나로 모을 계획이다.

벨라 바야리아
넷플릭스 글로벌TV 부사장

©
 K

ob
e 

Su
br

am
an

ia
m

 /
 U

ns
pl

as
h.

co
m

 



82 목표 1 •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글로벌 리포트2022

이러한 유형의 수단에는 콘텐츠 쿼터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개별화된 

서비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접

근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

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한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사업자가 지역 제

작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이는 새로운 

추세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20년 말

(Grece, 2021)까지 주문형 비디오 서

비스 가입자가 1억 4,000만명에 달했

고, 공공 및 유료 TV 서비스의 콘텐츠 소

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훈령(2018)은 유럽 작품 

홍보와 관련하여 보강된 규칙들을 담고

고 있다(Albornoz and García Leiva, 

2021). 제13조 제1항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가 ‘콘텐츠 목록 중 유럽 

작품이 30%를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다. 이 훈령은 또한 국가가 주문형 비디

오 서비스 사업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직

접 투자 및 국가 기금 출연을 포함하여 

유럽 작품 제작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훈령 내용을 그

들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정부는 넷플릭스나 아

마존과 같은 회사들이 자국 내에서 벌어

들인 수익의 5%를 유럽 영화와 시리즈

에 투자하도록 규정하는 시청각 통신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이 중 70% 

이상은 독립 제작자의 프로젝트를 지원

하고 40% 이상은 스페인어나 자치단체

의 공용어로 제작된 영화에 할당해야 한

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정부는 주문형 비

디오 서비스 연간 수입의 20%에서 25%

를 지역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재투

자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 중 85%는 프

랑스어 콘텐츠에 지출된다 (EAO, 2020; 

Keslassy, 2021). 

유럽 이외 국가들도 주문형 비디오 시장

의 상승에 대응하여 정책을 수정하고 있

다. 남아공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규제 프

레임워크인 오디오 및 시청각 콘텐츠 서

비스 정책 프레임워크 초안(2020)을 마

련하고 있는데, 가입형 주문형 비디오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서

비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 목록의 

30%를 지역 콘텐츠로 채워야 한다.

호주에서는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이 가입

형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20%의 지역 

콘텐츠 쿼터를 부과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 1만 개의 일자

리가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020년 

11월 출범한 미디어개혁 녹서(Media Re-

form Green Paper) 역시 스트리밍 서비스

가 호주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지역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

자고 제안한다(Australian Government, 

2020).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운영자에게 

현지 제작 콘텐츠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이다

캐나다의 경우 전통적 미디어 방송사들은 

수입의 30%를 캐나다 콘텐츠에 지출해

야 한다. 2020년 말 정부는 자국에서 스

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넷플릭

스, 디즈니, 아마존, 스포티파이 포함)이 

수입의 일부를 캐나다 콘텐츠에 투자하도

록 하는 방송법 개정을 제안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캐나다 라디오-텔레비

전 및 통신위원회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

스 업체가 의무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

고 영어, 프랑스어, 토착 언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2.

2021년 2월 멕시코에서는 제작한지 25년 

미만의 멕시코 창작물을 대상으로 가입형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15% 쿼터를 부

과하는 연방 영화 및 시청각법을 새로 제

정하기 위한 발의안이 마침내 상원에 제출

됐다.

2. www.canada.ca/en/canadian-heritage/services/ 

modernization-broadcasting-act/faq.html

이러한 법안은 주문형 비디오 회사들이 

전 세계 작품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새

로운 작품 제작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한다. 이것은 더 다양한 콘텐

츠가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에 오를 수 있

도록 보장하고, 작품성을 높일 수 있는 기

반이 되며, 더 많은 관객들에게 매력을 가

지도록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램의 언어적 다양성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다양한 언어로 프로

그램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 지역 관객의 출신과 규모에 따라, 그리

고 정보와 통신 기술의 사용에 따라, 미디

어 시장의 기능이 언어적 다양성을 지원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유럽은 전형적인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유럽시청각기구(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EAO)가 실

시한 연구에 따르면 영어를 사용하는 텔

레비전 채널의 존재감이 상당한 가운데에

도 유럽연합 시민들은 텔레비전에서 평균 

19개 언어를 접한다(EAO, 2018). 그 중

에서도 프랑스는 아랍어, 터키어, 만다린 

중국어, 히브리어, 타밀어, 우르두어 등 

35개의 다양한 방송 언어(TV 채널과 주

문형 서비스를 합해서)가 사용되어 가장 

다양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언어

에 접근가능한 다른 유럽 시장으로는 스

웨덴(27개), 독일(26개), 스위스(25개), 

폴란드(24개) 등이 있다.

콘텐츠 쿼터는 프로그래밍에서 언어적 다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사용

된다. 지역에 따라 그 수는 다르지만 동유

럽 국가들이 가장 선두에 있다. 그러한 조

치로는 다른 언어로 제작되는 공공서비스

미디어(벨기에 등), 소수 언어로 콘텐츠

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을 할당하는 자금 

운영(스페인 등), 미디어에서 언어 콘텐츠

에 대한 공유 쿼터제의 설립(캐나다 사례 

등) 등이 있다. 

http://www.canada.ca/en/canadian-heritage/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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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시청

각 미디어의 언어 쿼터를 설정한 국가의 비

율은 아랍권 38%, 아프리카 46%에서 서

유럽 및 북아메리카 78%, 동유럽권 84%

까지 다양하다. 이들의 경우는 미디어 편성

에 있어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지원을 보

다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보다 지역적 

격차가 두드러진다(그림 2.3). 일부 국가에

서 보다 폭넓은 트렌드를 보이는 이러한 정

부 조치는 다문화적이고 다국어를 사용하

는 국민 특성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

이라 볼 수 있다(Uribe-Jongbloed and 

Salawu, 2018).

예를 들어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방송

국은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상호 이해, 단

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독일어, 프

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로망슈어 서비스

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슬로베니아

에서는 문화부가 소수민족과 정보를 공

유하고 소수민족 언어 방송을 지원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헝가리 출

신의 소수민족과 로마 공동체를 위한 미

디어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을 위한 공동 기

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공개 오디션을 

개최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국가 미디어 협의회

는 200여 국적의 자국 시청자를 위해 뉴

스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18개로 늘렸다.

시청자의 국적과 규모에 따라 

그리고 정보와 통신 기술의 사용에 

따라, 미디어 시장의 기능이 

언어적 다양성을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019년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2022-

2032년을 국제 토착 언어 10년으로 선

포한 데 이어, 10년간의 전 세계적인 행

동 계획의 기반을 닦은 2020년 로스피

노스 선언(차폴테펙, Chapoltepek)은 

원주민 미디어의 발전과 인정을 위한 지

원을 요구하고 원주민 미디어에 의한 오

리지널 콘텐츠를 더 많이 제작하고 보급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토착 언

어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점유율을 높

여 전체적으로 미디어에서 원주민의 존

재감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

주민 이슈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보장하

기 위해서는 원주민 미디어 창작을 위한 

기술적, 조직적, 재정적 자원의 접근성 

향상과 미디어 전문가의 역량 강화가 모

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로스피노스 선언(차폴테펙, Chapolte-

pek)을 이끌어낸 국제 토착 언어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Indigenous 

그림 2.3

시청각 미디어의 언어 쿼터
 

출처: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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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s)의 맥락에서 공공미디어연

합(Public Media Alliance, 공공 서비

스 미디어 조직 관련 세계 최대 협회)은 

공공 미디어가 현재 토착 문화 및 언어

의 공정한 표현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고

려했고, 전 세계 방송에서 원주민의 언어

가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되는지 그 정도

를 확인했다. 토착 페루에서는 47개 토

착 언어 중 3개 언어(케추아, 아샤닌카, 

아이마라)로 프로그램이 제작된다. 라디

오 뉴질랜드는 영어 위주로 제공되던 서

비스에 마오리족 언어인 테 레오 마오리

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PMA, 2019).

몇몇 긍정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

에 여전히 언어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며, 

종종 현실과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는 단

일 언어 및 단일 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Uribe-Jongbloed and Salawu, 

2018). 토착 언어 미디어가 어느 정도 성

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소수 민족 공동체는 미디어 지형에서 자

국어의 존재를 확보할 수 없다. 그 이유

가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원주민 지

역사회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장애물 때문일 수도 있다. 원주민 지

역사회가 미디어 지형에 접근할 때 직면

하는 법적 장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의 몇 가지 사례가 있다. 2021년 6월, 과

테말라에서는 원주민 지역사회 라디오 방

송국에 대한 법적 차별 사건에 대해 처

음으로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

can Court of Human Rights) 청문회

가 열렸다. 이 사례는 4명의 마야 원주민

이 두 비정부 단체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

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

기 위해 제기한 소송으로 미주인권위원회

(Inter-American Commission)가 회

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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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단의 미디어 표현: 일부 진전
되었으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여성, 인종 및 종교 소수자, 이민자, 장애

인, 50대 이상, LGBTIQ등을 포함한 다

른 사회 집단의 문화 및 미디어 콘텐츠에

서의 표현은 특히 민감한 이슈이다. 미디

어에서의 차별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는데, 고정관념에 따라 인물을 묘사하거

나 또는 특정 집단이 아예 언급되지 않거

나 과소 표현되는 방식을 포함한다. 

미디어에서의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고정관념에 
따라 인물을 묘사하거나, 또는 

특정 집단이 아예 언급되지 않거나 
과소 표현되는 방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지만 (World Bank, 2021) 미디어

에 잘 등장하지 않는다. 설령 장애인들이 

등장할 때에도 이들은 피해자이거나 장애

를 극복한 주목할 만한 영웅처럼 전형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장애의 다양한 범위 

또한 미디어 묘사에서 도외시된다(Media 

Smarts, no date).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

사회 라디오에 장애인 출연 빈도가 높아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지역사

회 라디오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공공 서비스 미디어에서 안정적인 임금 

근로를 준비하며) 프로듀서를 꿈꾸는 장애

인을 위해 교육의 장을 제공했다(Stewart 

et al., 2019). 탄자니아에서는 영국방송

협회(BBC) 미디어 액션이 탄자니아 젊

은이들을 겨냥해 ‘니암비(Niambie, Tell 

me)’라는 쇼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3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장애 관련 주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슈

를 다루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에 대

한 오명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증명하였다3.

3. ‘라디오를 통한 관점의 변화(Changing views through 
radio)’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inclusive-

여성 또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과소표

현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모니터링 

프로젝트(Global Media Monitoring 

Project)4 6판에 따르면, 주체 및 원천으

로서 여성의 표현은 2015년 24%에서 

2020년 25%로 1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

쳤다(GMMP, 2021). 플랜 인터내셔널

(2019)이 발행하고, 20개국에서 56편의 

최고 수익을 올린 영화를 분석한 ‘리라이

트 허 스토리’(Rewrite Her Story) 보고

서도 여성 캐릭터가 리더로 표현되는 비

율이 27%에 불과해, 남성 캐릭터의 42%

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젊은 여성들의 열망에 영향을 미친다. 

세네갈 출신의 젊은 여성이 보고서에 언

급한 내용에 따르면 ‘여성이 부수적인 역

할을 하는 것을 보면, 젊은 여성들은 부수

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

고 생각할 수 있고 야망을 잃을 수 있다.’

성평등의 성취는 미디어가 유의미하게 존

재하고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필수적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방송에

서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과소 표현되며,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특히 뉴스와 스포

츠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발언 시간이 여

전히 부족하다(EBU, 2021). 픽션에서는 

여성의 등장 빈도가 전반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정관념과 연령 차별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50

세 이상의 여성이 인구의 20%를 차지하

지만, 화면상에서의 시간 점유율은 8%에 

불과하며(Nielsen, 2021), 그 추세는 다

른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계속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럽방송연

합(EBU)의 성평등 및 공공서비스미디어 

보고서 제3판은 더 나은 성별 균형 성취를 

위한 유럽의 공공서비스미디어의 책무를 

명확히 강조한다. 이 연구는 프랑스에서 

성별에 따른 발언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시

청각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한 것과 BBC가 시작한 ‘50:50 평등 

futures.org/tackling-stigma-and-discrimination-
with-radio-shows/

4.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협회(WACC)의 주요 활동과 
세계 뉴스 미디어에서 성별에 대한 가장 크고 오래 지속
되는 연구 프로그램

프로젝트’(글상자 2.5), 모범 사례 및 학습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유럽 

프로젝트 ‘미디어 산업의 진보한 성평등

(Advanced Gender Equality in Media 

Industries)’ 프로젝트 등 여러 좋은 사례

를 열거하고 있다(EBU, 2021).

성평등 성취는 미디어가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성차별은 민간 미디어에서 더 심각한 경

향이 있다(McCracken et al., 2018). 

민간 미디어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모든 

부분을 표현해야 하는 의무나 경향이 덜

한 편이지만, 일부 기업들은 최소한 뉴스 

미디어에서만큼은 보다 성적으로 평등한 

민간 미디어 분야가 되도록 선도하고 있

다. 유엔 여성미디어협정(UN Women 

Media Compact)은 작품의 소재와 주

제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다

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

성의 권리와 성평등 이슈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민간 미디어 회사들을 한

데 모았다. 미디어 파트너에게 성평등 및 

여성 권리 이슈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성 이슈에 대한 보

도 증가, 고정관념과 편견 타파, 미디어에

서 여성의 수 증가(리더십과 의사결정 직

위 포함) 등이 있다. 이 장에서 다룬 내용

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보급을 전문으

로 하는 미디어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해

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또한 미디어 콘텐츠

에서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픽션에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근의 활동을 보고했

다. 불가리아에서는 전자미디어위원회가 

2019-2020년 여성과 남성의 평등 촉진

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통해 성 고정관

념에 맞서 싸우고 있다.

https://inclusive-%EC%97%AC%EC%84%B1
https://inclusive-%EC%97%AC%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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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는 한쪽 성에 국한되어 편파적

인 사회 및 행동 양식을 제시하는 프로그

램의 트렌드 분석뿐만 아니라 성 고정관념

의 존재를 식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송 광

고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포함

된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서는 빈 영화 연

구소 드레부흐포럼(drehbuchFORUM)

과 FC글로리아(FC Gloria, 여성 영화 제

작자들을 지원하고 연계해주는 비영리 협

회)가 공동으로 시나리오 공모전, ‘그녀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될 수 있다!( 

If she can see it, she can be it!)’를 주

최하고 있다. 두 단계로 진행되는 이 공모

전은 작가들이 일반적인 진부함을 넘어 차

별화되고 혁신적인 여성 캐릭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 다른 지역 미디어에서 성별이 어

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미디어에 여성이 더 적

게 등장하는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라

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GMMP, 2021).

아르헨티나 정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별의 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에서 성별 표현의 형평

성’은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미디어에 트

랜스젠더와 인터섹스(intersex person)에 

대해 1% 이상의 쿼터를 보장하도록 요구

한다. 더 나아가, 민간 언론사에게는 필수

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새로운 규정은 또

한 ‘성평등 증명서(gender equity certif-

icate)’를 취득한 사람들을 특별 우대 한다.

소수 민족 역시 미디어 콘텐츠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적다. 소수 민족의 출연은 대개 

지배 집단의 편견에 따라 전형적으로 그려

진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2016년부

터 2017년 사이에 황금 시간대에 방송된 

스페인 TV 시리즈를 분석한 결과, 총 723

명의 캐릭터 중 아시아인은 1.8%에 불과

했다 (Marcos Ramos et al., 2019).

더 나아가 소수 민족 출신 배우들은 연기

할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고정관념에 따

른 단순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텔레비전에서의 인종차별이 시청자의 실

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이집트 전

망기구(Egyptian Observatory for the 

Elimination of Racism, 2018)와 같은 

감시 단체들은 미디어에서 인종차별적 표

현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일부 국가들은 이에 따라 미디어 규정을 

변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튀니지 의회는 

2018년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인

종차별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

안은 인종 차별을 정의하고 인종 차별법

에 위배된 경우에 받게될 처벌을 규정한

다. 튀니지는 아랍권 국가 중 가장 먼저 이 

법을 제정했으며, 이를 모든 분야에 적용

할 계획이다(Fassatoui, 2021).

텔레비전에서의 인종차별이 

시청자의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디어에서 

소수자를 더욱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출연

에서 배제하는 현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2020년 전 세계 언론 보도가 대부분 코로

나19로 도배된 반면 여성의 목소리는 다

시 한번 크게 축소했다. 실제로 세계 보건 

전문가의 46%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

만, 그에 비해 여성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기사 중 27%에만 등장한다. 이는 성

별 고정관념이 강화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

한다(GMMP, 2021). 게다가, 소셜 미디

어에 허위 정보가 난무하면서, 특정 인종

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보건 위기

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왜곡되기도 했다.

글상자 2.5 •  우리의 세계를 공정하게 대표하는 미디어 콘텐츠  
- ‘50:50 평등 프로젝트'

'50:50 평등 프로젝트'는 우리의 세상을 공정하게 대변하는 저널리즘과 미디어 콘텐츠 창출

을 추구하는 혁신적 이니셔티브다. 2017년 영국 BBC 런던 뉴스룸에서 탄생한 이 프로그

램은 BBC의 단일 프로그램에서 출발해 26개국 101개 파트너로 구성된 세계적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는데 현재는 670여개의 BBC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드라마, 스포츠, 뉴스 등 

모든 장르에서 여성이 50%를 차지하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일한다. 이 글로벌 네

트워크는 방송 기관, 신문 출판사, 고등 교육 기관 및 서로 다른 분야의 대기업을 포함한다.

BBC 직원은 각 파트너의 업무내용과 업무형태를 50:50으로 맞추고, 각 파트너 조직과 긴

밀히 협력하여 50:50 시스템을 테스트할 소규모 파일럿 그룹을 만든다. 일단 시스템이 만

족스러우면 BBC는 파트너가 조직 전체에 걸쳐 그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돕는다. 50:50 프

로젝트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5(성평등)와 10(불평등 감소)을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일치한다.

첫 번째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BBC팀은 전체에서 50% 이상의 여성 비율을 달성

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처음보다 34% 증가한 것이다. 지난 3년간 모니터링 이후 처음으

로 여성 비율이 40% 미만인 팀이 없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BBC뿐만 아니라 BBC의 글로

벌 네트워크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콘텐츠에 여성을 50% 포함하는 도

전에 참여한 이후, 2021년 3월에 41개 조직 중 절반이 성공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의 비

율은 31%이다.

2020년 10월, BBC는 50:50 모니터링이 민족성과 장애의 표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고 있

다고 발표했다. 220여개의 공공 기업이 이제 50:50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소수 민족 및 장

애인 기여자의 출연을 높이기로 약속했다.

출처: BB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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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글로벌 사진 및 마켓 플랫폼 ‘아이엠(Ey-

eEm)’이 지적한 바와 같이, 뉴스 매체와 

소셜 미디어의 피드를 장악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 상황은 뉴스 제공 업체들의 

이미지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 

미디어들이 불쾌함을 의도하지는 않았겠

지만, 현재의 이미지 선택은 시각 콘텐츠

가 스토리의 최전선에 있을 때 해로운 내

러티브가 얼마나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 입증해왔다.(Holder, 2021). 많은 경

우 아시아 출신이나 이슬람교 상징을 착

용한 사람들의 스톡 이미지가 맥락과 상

관없이 팬데믹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으

며, 이는 특정 그룹이 바이러스와 특별한 

관련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었다

(Jeanné and Miller, 2020). 이러한 사

건들은 미디어의 대표성을 악화시키는 위

험한 길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는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글로벌 

위기의 결과를 장기적으로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이러한 발견은 앞으로 전

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걸음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

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
필수적인 조직과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있는가?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정책 및 조치에는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체적인 모니터

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는 대개 국가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그 조치는 자기 규

제 메커니즘(지침 및 행동 강령의 채택)

과 공동 규제(미디어 관리자와 공공 당국 

간의 역할 공유)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규제 당국이 미디

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선

진국(87%)과 개발도상국(86%) 간 또는 

지역 간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몇 가지 요인이 만족스러운 결과

를 저해할 수 있다. 한 가지 쟁점은 규제 

당국이 정치 권력과 언론 대기업들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정책 및 

조치에는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체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규제 당국의 독립성은 많은 국가에서 법

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그림 2.4) 유

럽, 북미, 아프리카 국가에 독립적인 기

관이 더 많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역적 차

이가 있다.

언론규제기관이 진정으로 공정하고 투명

하고 효과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는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유럽시청각기구(EAO)가 

유럽 9개국의 방송 및 시청각 미디어 분야

의 규제 당국의 독립성에 대해 실시한 연

구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법에 의해 

보장된 독립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은 여전히 정치적 간

섭에 노출될 수 있다(Cappello, 2019).

규제 기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으로는 법률의 약점이나 공백과 더불

어,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규제 적

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는 규정이 

서면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다.

기존 미디어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변화하는 모니터링 도전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미디어 모니터링 메

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은 모니터링하는 미디어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특

히 서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규제 당국은 공공 및 민간 미디어를 대

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 이와 대조적으로 온라인 미디어는 가

장 적게 모니터링을 받아 서유럽과 북미

는 64%, 아시아와 태평양에서는 33%에 

그친다 (표 2.3).

하지만 미디어 모니터링 상황은 변화하

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됨에 따라, 미디어 관련 기

관은 책임 영역을 확장하는 트렌드를 보

여준다. 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 심지어 우편 부문

까지 규제하는 영국의 영국방송통신규제

기관(Ofcom), 혹은 통신,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감독하는 호주 통신 및 미디

어 관리국을 포함하여 이를 ‘책임지는’ 규

제기관들은 오늘날 그 수가 증가하고 있

다. 멕시코 연방 통신 연구소와 남아프리

카 독립 통신 기관도 주문형 비디오 서비

스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포함하는 것

을 논의하고 있다.

그림 2.4

독립 미디어 규제 기관의 존재
 

출처: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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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동유럽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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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국가

38%아랍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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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수립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규제 기관이 방송

사, 콘텐츠 제공자 및 온라인 플랫폼에 라

이선스를 발급할 책임이 있는 반면, 편집 

독립성 및 미디어 소유권에 대한 모니터

링 책임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이

다. 54개 개발도상국 중 50%, 27개 선

진국 중 44%만이 미디어의 성평등을 모

니터링한다고 보고하는 등, 특히 미디어 

매체에서의 성평등 모니터링은 소홀시 되

고 있다(표 2.4). 미디어에서 성평등을 모

니터링하는 국가는 벨기에를 들 수 있다. 

2020년 10월, 시청각물최고위원회는 프

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CSA-Bel-

gium, 2020)의 시청각 산업에서 스크린 

외부의 성평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

했는데, 고위직 인사(약 20%) 및 기술직

(약 20%)에서 여성의 비중이 적다는 사

실을 발견했다.

표 2.3

미디어 규제 당국이 실시하는 모니터링 영역

공공 미디어 지역사회 미디어 민간분야 미디어 온라인 미디어

전 세계 합계 79% 64% 73% 54%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86% 71% 86% 64%

동유럽 국가 80% 73% 73% 60%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71% 64% 71% 50%

아시아 태평양 국가 78% 44% 67% 33%

아프리카 국가 85% 65% 75% 60%

아랍 국가 67% 56% 56% 44%

선진국 85% 74% 81% 63%

개발도상국 76% 59% 69% 50%

출처: BOP Consulting(2021)

표 2.4

미디어 규제 기관의 책임

방송사,  
콘텐츠 제공자 
및 플랫폼의  

라이선스 발급

사이버 폭력,  
가짜 뉴스, 혐오발언 등 
공공민원 접수 및 해결

언어를 포함한 
문화적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미디어의  
성평등에 대한 

모니터링

미디어의 편집 
독립성에 대한 

모니터링

미디어  
소유권의  

다양성에 대한 
모니터링

전 세계 합계 81% 65% 65% 48% 51% 59%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93% 71% 79% 50% 64% 71%

동유럽 국가 80% 67% 80% 33% 33% 5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79% 43% 21% 36% 36% 57%

아시아 태평양 국가 67% 67% 56% 56% 44% 56%

아프리카 국가 85% 75% 75% 60% 65% 60%

아랍 국가 78% 67% 78% 56% 56% 56%

선진국 85% 70% 78% 44% 48% 59%

개발도상국 80% 63% 59% 50% 52% 59%

출처: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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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시스템은 권력에 대한 접근, 수

평적 분리, 워라벨, 그리고 산업 내 여성

에 대한 성차별주의, 차별 및 폭력 등 네 

가지 주요 핵심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성평등을 의미 있게 모니

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시스템을 제공한

다. 탄자니아에서는 국제 여성 라디오 및 

텔레비전 협회 탄자니아지부(IAWRT) 

또한 성평등을 모니터링 해왔다. 이에 따

르면, 공영방송에서 여성들은 고위 편집

자 및 관리직에서 심각하게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

터는 국제여성라디오텔레비젼협회가 이 

분야의 성평등을 더 많이 이끌어내기 위

해 활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모니터링 하는가

는 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 여부만큼이

나 중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국

가 미디어 당국 다양성 모니터(Medi-

envielfaltsmonitor der Landesan-

stalten für Medien)를 통해 미디어 다

양성의 발전을 조사하고 미디어사와 언

론 복합 기업의 의견 형성 능력을 분석한

다.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의견 형성 

시장 점유율(54.6%)의 절반 이상을 5개 

미디어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명백히 미디어 집중 효

과를 유발하며, 그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

이 미디어 다원주의를 위해 증거에 기반

한 조치를 설계하는 데 근거가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와 한

국방송광고진흥공사(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가 한국방송

의 다양성 수준(플랫폼, 채널, 콘텐츠)을 

분석하는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 프로젝

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미디어의 다

양성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정책을 수립하

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

젝트에는 출연진의 젠더, 성적 지향, 연령, 

직업, 언어, 외국어, 장애, 결혼 및 육아와 

관련한 특성 분석, 성 다양성, 유료 미디어 

플랫폼의 채널 다양성 및 미디어 소유권의 

다양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전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미디어 다양성의 정확한 실태를 
포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유네스코는 스웨덴의 추가 예산 지원금

을 받아 국가들이 기능하는 미디어 모니

터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

는 역할을 한다. 유네스코가 시행하고 스

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이 후원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통한 기

본적 자유 증진(Enhancing Funda-

mental Freedoms through the pro-

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프로젝트 중 2단계의 일

환으로 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서 미디어 다양성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

숍에는 40명 이상의 미디어 전문가가 참

석했으며, 고정 매개변수 집합을 사용하

여 미디어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개발

하고 미디어 다원성의 지도작성을 위한 

자원 및 기준선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

다. 매체의 다양성, 규제 당국의 독립성, 

균등 분배와 접근성, 책임성, 자금과 청

중 점유율, 인구통계학, 관점, 인력 다양

성 및 소비의 다양성을 모니터링함으로

써, 매개변수는 다양한 미디어 시스템의 

복잡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미

디어 다양성의 정확한 실태를 포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

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에 맞서 경험을 공유하기

미디어 규제 기관은 문제를 논의하고, 경

험을 공유하며, 협력을 촉진하고, 규제 

도전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기 위해 지역 

플랫폼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

향이 있다. 예를 들어, 유럽 규제 기관 플

랫폼은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활

동에는 연례 전략 및 업무 프로그램 제작

과 이벤트 조직 등이 포함된다.

1998년에 설립된 아프리카 통신 규제 

기관 네트워크는 규제와 관련된 내용

을 기반으로 한 뉴스레터 La lettre du 

RIARC를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 2020

년 10-12월 뉴스레터의 경우 코로나 팬

데믹으로 인해 2019년부터 2020년까

지 협회가 규범을 실행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코트디부아르와 모로코 규제 기관 

간의 협력 협정 체결에 관한 내용을 보

도했다.

2020년 온라인 총회에서 시청각 분야

의 규제를 위한 이베로 아메리칸 플랫폼

(PRAI)은 코로나19가 시청각 분야에 미

친 영향을 다루고 아르헨티나와 콜롬비

아의 미디어 규제 기관의 통합을 비준했

다. 2021년 PRAI는 처음으로 두 가지 

온라인 공개 모임을 조직했는데, 각각 이

베로-아메리카의 미디어 스크린에서 차

지하는 여성의 비중과 코로나 기간과 그 

이후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소통 권리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프랑코폰 미디어 규제 당국 

네트워크(Francophone Network of 

Media Regulator)는 2020년 미디어 

규제 및 교육에 관한 첫 번째 하계 대학

을 열었다. 이 행사는 튀니지 규제 기관

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현재의 시청각 규

제를 온라인 플랫폼에 적응하고 확장해

야 할 필요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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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다만 미디어 소유자나 관

리자의 다양성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콘텐

츠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

라서 미디어의 다양성과 미디어 속의 다

양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4년 동안 몇 가지 진전이 있었다. 점

점 더 많은 국가들이 양질의 공공서비스

미디어를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기반 미디어 매체를 지원하고, 온라

인 주문형 비디오 영역으로 규제를 확대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미디어 매체의 

사유화, 특히 디지털로의 이동은 미디어 

지형을 변화시켰다. 온라인 미디어의 규

제와 모니터링이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

해 뒤처져 있는 반면 각국은 온라인 미디

어 영역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미디어 매체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유지하

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 다른 사회 집단

을 지우거나, 특정 집단의 비중이 적거나, 

편견을 반영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대응책

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

서 콘텐츠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콘

텐츠 쿼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부 국가들이 지역 제작 증가를 위

한 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쿼터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미디어 소유권에 집중되는 일

은 여전히 흔하다. 언론의 자유는 축소되

었다. 여성이 인류의 절반을 대표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노동

력에서 남성과 대등하게, 주인으로서, 미

디어 콘텐츠의 출처나 주체로서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소수자들 역시 비전형

적인 형태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

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번성하는데 있어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미디어 다양성에 관하여

 ¡미디어의 소유권 집중의 정도를 파악하

고 제한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의 운영에 대한 장

벽을 제거하고, 이들을 강화하고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미디어 전문가는 스크린 안과 밖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미디어 매체는 여성과 소수자도 의사 

결정 직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포함한, 자기 규제 평등 정책을 개발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투명한 미디어 소유 제도가 촉진되어야 

하며, 시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보호하

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에 관하여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및 

재정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콘텐츠 쿼

터를 포함한 통합적인 일련의 조치는 

미디어 시스템에서 독립 기업이 제작

한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양질의 자국 

콘텐츠의 존재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미디어 매체는 젠더 전환적 콘텐츠와 

더불어 다양한 언어로 콘텐츠를 지원

함으로써 여성과 소수자의 공정하고 균

형잡힌 표현을 보장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의 에이전트 간의 

작품 교환 프로그램 구현, 공동 배급 협

정 수립, 또는 다른 국가의 창작자 또는 

작품을 위한 공간 제공을 통해, 청중은 

세계 각지에서 제작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사회 집단과 지역사회의 존재뿐

만 아니라, 민족, 성별, 기타 문화 및 사

회인구통계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미

디어에서 콘텐츠의 다양성(픽션 및 논

픽션)을 결정하기 위해 주기적인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한다.

 ¡잘 기능하는(well-functioning) 미디

어 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전체

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더 나은 미디

어 다양성을 위해 증거에 기반한 정책

을 수립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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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창의산업을 

포괄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

오조마 오차이 
핵심 발견

›››	 	인터넷 접근 가능성의 부족, 디지털 리터러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플랫폼/알고리즘의 

불균형적 지형, 지속가능하지 않은 보수 체계 등으로 인해 정보화 격차는 점점 더 명백하고 

다각적으로 증가한다.

›››	 	코로나19는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문화·창의산업(창작, 생산, 유통 및 소비의 형태 

포함)의 운영 환경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도 변화시켰다. 

›››	 	대다수 국가가 문화기관과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특히 규모, 지리, 성별 측면에서) 디지털 창의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지역적 협력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 

지침과 이와 관련된 로드맵(국가 차원에서 널리 적용되어야 하는 로드맵), 그리고 새롭게 채택된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에도 언급된 것이다.

›››	 	국가의 디지털 전략은 종종 문화·창의분야에서의 특정한 우려와 요구를 해결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부처(또는 미디어 및 방송을 담당하는 부처), 무역 및 산업에 관한 부처

(또는 저작권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민간의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그리고 기타 관련 부처와 지역 

전략 관련 부처 등 부처간 협업이 활성화된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

›››	 	디지털 경제에서 문화 콘텐츠의 주요 배급사들은 일부 콘텐츠의 제작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문화적 표현의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의 활동(the operations of these large companies)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규제들 중 상당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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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데이터

문화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정책 및 
전략에서 소외되어 있음

디지털 미디어 접근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함

권고 사항

불평등

디지털화가 현존하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음:
• 인터넷 접근의 부족
• 디지털 문맹
• 창작자에 대한 

불공정한 급여
• 여성에 대한 

과소대표성

도 전

온라인 콘텐츠

경 과

온라인 활동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62.1% 2020년 
기준, 전체 매출 
스트리밍에서  
발생 비율  

인공지능은 
인지도가  
높은 음악과  
시각 예술 작품을 
이미 창작하고 
있음

당사국은  
문화 기관 및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

디지털화

디지털 국제 표준의 대두

• 2021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권고안
• 2019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에 관한 개방형 로드맵

국제 표준

인공지능

80%

종사자의 다양성

자국 디지털 문화 및 
창의성 시장에서 디지털 
종사자(e-players)
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당사국들은 절반 미만에 
불과함

지속가능성

디지털 기술은 
거대한 
환경의 발자국
(environmental 
footprint)을 남김

코로나19 팬데믹

창의적인 콘텐츠에 대한 
제작, 유통 및 접근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지역 콘텐츠 대상 
투자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검색 
발견의 용이성 향상

다양한 콘텐츠

온라인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

보수정보화 격차

접근성 증가 및  
디지털 기술의 구축

정책

다양하고 다분야의  
주체가 참여하는 국가적 
디지털 로드맵의 준비

문화 콘텐츠의  
주요 배급사들은 
창작 작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온라인 활동이 폭증했다:

넷플릭스 시청 시간: 

스포티파이 청취 시간: 

69,444분에서  584,222분

38,052분에서 196,9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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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1년 3월, 30세의 나이지리아 예술

가 제이콘 오시나치(Jacon Osinachi)

는 디지털 아트 마켓플레이스인 슈퍼레어

(SuperRare)에서 그의 디지털 드로잉을 

35,000달러 이상에 팔았다. 마이크로소

프트 워드의 제한된 디자인 팔레트를 사용

하여 서술적인 삽화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

진 제이콘 오시나치는 아프리카 최고의 크

립토 아티스트(cryptoartist)가 되었으며, 

그들의 작품은 블록체인에 등록되고 대체 

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

로 판매되고 있다. 오시나치는 NFT로 그

의 예술을 판매하는 방법을 탐색하는데 2

년이 걸렸고, 마침 2020년 팬데믹으로 인

해 이 분야가 활성화되었다. 

NFT가 향후 대부분의 디지털 아티스트

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지는 아

직 확실하지 않지만 크립토아트는 2017

년과 2018년 사이에 문화 및 창작 현장

에 뛰어들었다. 이런 현상은 대체불가능

한 토큰이라는 독특한 디지털 인증서를 발

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의 등장과 연결된다. 이러한 NFT는 미술 

시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어떤 이

들은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가 향후 디지

털 아트가 인수되고 거래될 방식으로 보고 

있다. NFT는 특정 예술작품의 소유권을 

담고 있는 정품 인증서와 같기 때문에 예

술가들은 그들이 원하는 예술작품의 크기

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작품을 몇 개 생성할

지, 그리고 그 중 몇 개가 ‘원본’이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NFT는 ‘원본 대 

복사본’의 아날로그 위계질서를 재창조하

여, 원본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재)행사를 

허용하고 그로 인한 시장이 형성된다.

예술가들이 그들의 예술작품의 개성과 가

치를 결정할 수 있고, 인터넷 상의 누구나 

시장에 접근해 NFT를 구매할 수 있다. 수

익금 대부분은 예술가에게 직접적으로 돌

아간다. 판매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자들

이 구매한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마다 예술가들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NFT는 재정적 독립과 세계적 영향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암

호화폐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금융투기

의 위험성과 NFT가 존재하는데 필수적

인 에너지 소비의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

에 대한 우려도 있다.

문화적 표현의 창작, 유통 및 

접근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맥락이 바뀌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으로 문화적 표현의 창

작, 유통, 접근 등의 맥락이 어떻게 바뀌

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인공

지능(AI)1, 블록체인, 확장현실(XR, 증강

현실, 가상현실, 합성현실 등과 같은 몰입

형 기술) 등 급속한 기술 진보로 문화·창

1.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은 AI 시스템을 ‘지능

적 행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추론, 학

습, 인식, 예측, 계획 또는 제어의 측면을 포함하는 시

스템’으로 정의한다.

의산업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

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원칙에 입각하여,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목적

은 새로운 기술과 장치의 출현과 관계없

이 유효하다. 2017년 당사국 총회가 채

택한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 지침에서 밝

힌 바와 같이 기술변화는 창작분야(cre-

ative sector)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새로

운 주자(players)와 새로운 논리의 등장

으로 이어졌으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을 증진하고, 특히, 관련 공공정책을 설계

하기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

를 제공할 것이다.’ (문단5)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는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인해 파생되는 

생산량의 비율을 말한다. 디지털 경제와 

문화·창의산업은 창작자, 출판사, 청중 및 

기술 기업 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이슈를 소개하면서 상당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WEF, 2018). 문화

적 표현(영화, 비디오, 음악 등)의 창작 및 

제작에 관여하는 전문가와 기관은 대형 플

랫폼, 소셜 미디어 및 장치(예: 휴대 전화 

및 휴대용 태블릿)에 참여를 주도하고 있

다(UNCTAD, 2019). 디지털 경제와 문

화·창의산업의 가치사슬이 점점 더 얽히

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와 문

화·창의산업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일

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핵 심  지 표

디지털 창의성, 기업 및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 표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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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1년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창의경제의 해로 선포한 유엔총회 

결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 

개발과 같은 창의경제의 촉진을 위한 환

경 조성,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창의경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득을 최

적화’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기술의 부상은 계

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및 대면 

모임 제한)은 문화·창의산업의 디지털 전

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 장의 첫 번째 섹션은 이러한 기술들이 

가져온 변화와 도전을 분석하게 된다. 이

번 장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섹션은 문화·

창의분야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빠른 기

술 발전을 다루고 활용하기 위해 국가, 지

역 및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전략, 정책 및 

조치를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또한 디지

털 환경 및 플랫폼 소유 집중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정보화 격차, 다양성과 포

용의 부족과 같은 몇 가지 거대한 문제에 

대해 강조한다.

변화하는 기술적 맥락: 

새로운 기회, 새로운 정보화 격차

디지털 채택 및 소비의 트렌드 

온라인 활동은 지난 수년 동안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시

청 시간이 2016년 69,444분에서 2021

년 584,222분으로 증가했으며, 페이

스북 로그인 수는 거의 두 배(70만에서 

130만으로), 구글 검색(240만에서 480

만으로), 유튜브 조회(280만에서 500만

으로)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이어져 문화·창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다

플랫폼과 신기술(특히 AI, 증강현실, 가

상현실 및 블록체인)은 새로운 형태의 디

지털 채택과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

믹은 온라인 활동 증가로 이어져 문화·

창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다. 

2020년 세계적 봉쇄 조치로 인해 창작자

들의 저작권료 수입이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

AC)의 글로벌 컬렉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시장에서 주문형 비디오 구독이 증

가하는 등 디지털 시장으로의 급격한 전

환(증가율 16.6%)으로 이러한 상황이 나

아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디지털은 여

전히 상당히 저조한 성과를 보여 전체 글

로벌 디지털 수입(collections)의 4분

의 1(26.2%)을 약간 웃돌았다(CISAC, 

2021). 그러나 음악 산업의 경우, 전 세

계 음반 수입의 62.1%가 스트리밍에서 

생성된다. 스트리밍 수입 증가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결과로 2020년 물리적 수

입 4.7% 감소와 공연권 수입 10.1% 감

소 등 다른 형식의 수입 감소를 상쇄하

고도 남는다(IFPI, 2021b). 팬데믹은 또

한 전자책을 다시 유행시켰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한때 독서의 미래라고 선전했던 

전자책은 2014년 정점을 찍은 이후 6년 

연속 매출이 감소했지만, 2020년 상반기

에 자국 및 해외 매출이 17% 증가하는 

등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다. 해를 거

듭할수록 인기 상승세를 누렸던 오디오북 

판매량은 상반기 42%나 급증하며 2019

년 기록을 갈아치울 예정이다. 이 두 포맷

의 판매 합계는, 2020년 상반기에만 총 

1억 9천 9백만 파운드(약 2억 6천 4백

만 달러)에 달해 각국의 출판사들이 디지

털 판매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했다

(Nielsen Book Research, 2020). 

따라서 팬데믹은 이 보고서 시리즈의 

2018년 제2판이 발행되었을 때 이미 잘 

성장중이던 문화·창의 분야 콘텐츠의 유

통과 접근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

다(표 3.1, 표 3.2). 그러나 유통을 넘어 

플랫폼은 다른 방식으로 문화·창의 생태

계에 참여하기도 한다.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은 그들 본연의 유통 역할 외에도 

표 3.1

1분 동안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데이터의 량, 2016년과 2021년

변수 2016* 2021**

페이스북 로그인 701,389 1,300,000

넷플릭스 시청 시간 69,444 584,222

새 트윗 347,222 381,532

스냅 공유 527,760 2,985,000

애플에서 앱 다운로드 51,000 234,817

아마존 매출(미국달러) 203,596 508,699

구글 검색 2,400,000 4,812,040

스포티파이 청취 시간 38,052 196,917

인스타그램 게시물 38,194 64,320

유튜브 조회수 2,780,000 5,039,650

출처: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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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제작 분야에 뛰어들었다. 또 다른 

예는 9천만 명의 독자와 작가로 구성된 전 

세계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소셜 스토리텔

링 플랫폼인 Wattpad.com으로, 작가에

게 그들이 게시한 연재 콘텐츠의 독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인도의 지오폰(Jio phone, 글상자 3.1)

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문화·

창의 산업의 다른 기술 동향에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접근성이 포함된

다. 이는 기술을 통해 더욱 지속가능한 문

화·창의 산업의 기회를 어떻게 열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3.2

매달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16~64세 인터넷 사용자(2020년 3분기)

콘텐츠
% 사용자,  

전 세계

온라인 비디오 시청 91%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청취 51%

브이로그 시청 73%

온라인 라디오 방송국 청취 47%

팟캐스트 청취 44%

출처: Global Web Index(2021).

확장현실(XR) - 증강, 가상 및 혼합 현

실과 같은 가상 및 물리적 세계를 결합한 

다양한 몰입형 기술을 설명하는 데 사용

되는 넓은 용어 - 또한 콘텐츠 소비의 경

험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

을 가지고 있다. 게임(포켓몬 GO에서처

럼)과 일부 문화 행사(아바타 및 홀로그

램 공연)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기술은 이

야기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

고, 새로운 유형의 창작자들을 문화·창의

산업으로 끌어들이며, 문화 콘텐츠와 관

련된 새로운 수단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음악과 다큐멘터리 제작을 포함하여 다양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 같은 XR 기술

은 특정 지역의 기술 발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보화 격차

가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특히 팬

데믹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참여가 늘어

난 것과 관련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상호적인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XR 기

술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관객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다. 몰입형 기술은 사용자로부터 더 많

은 개인 정보를 모으고 화면 기반 상호작

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늘릴 가능성

을 가지고 있으므로, 몰입형 미디어를 개

발하기 위한 상업적 시도가 개인의 웰빙

(well-being)을 보호하는 관행에 역행하

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WEF, 2018).

본 장의 앞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NFT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트렌드이다. NFT는 소규모 예술

가들이 마침내 자신의 작품을 더 많이 알

리고 인정받으며, 합리적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들이 만들어내는 상당한 온실 가스 배출

은 공개적인 논쟁거리이다. 추정치에 따

르면, 평균적으로 NFT의 창작은 200kg

이 넘는 지구 온난화 탄소에 상응하는 환

경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자동차를 약 

1,000km 주행하거나 비행기가 2시간 

동안 비행하는 것과 동일하다(Akten, 

2020).

최근 몇 년 동안 AI를 통해 창작된 음악, 

시각예술, 그밖의 예술 작품이 많은 주목

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8년, 프랑스의 

화가 오비우스(Obvious)가 만든 작품인 

‘에드몽 벨라미의 초상 (Portrait of Ed-

mond de Belamy)’이 크리스티 경매에 

나와 432,500달러에 팔렸다.

글상자 3.1 •  문화·창의산업의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기 및 제조업체

2017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뭄바이에 소재한 인도의 다국적 

기업)는 인도 시골 지역에 새로운 지오(Jio) 모델을 무료로 배포하여 자국 전화 시장을 혼란

에 빠뜨렸다. 전화기는 보증금 1,500 루피(약 20 달러)에 제공되었으며, 3년 이내에 전화

기를 반환하면 환불이 가능해 지오 네트워크의 회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 전화기

는 통화나 채팅 등 전통적인 전화 기능 외에도 음악과 영화를 스트리밍할 수 있고 무제한의 

4G 데이터를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다. 연구에 따르면 출시 6개월 만에 1억 개 이상의 

지오가 출하되어 인도의 문화 콘텐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Counterpoint, 2017). 

하드웨어와 더불어, 릴라이언스 인터넷 패키지는 한 달에 몇 달러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예를 들어, 릴라이언스 플랫폼의 신규 사용

자를 기준으로 총 인터넷 가입자 수는 몇 달 만에 4억 2,600만 명에서 5억 2,100만 명 이

상으로 증가했다(인도 통신 규제 당국의 2018년 보고서 참조).

'지오 효과(Jio Effect)'는 인도를 2018년 기준 세계 데이터 소비량 1위로 급상승시킨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지역 언어로 된 음악과 영화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인

도 콘텐츠의 관심(profile)과 조회수가 높아진 영향이 컸다. 한 예로, 2019년 인도의 음

반사와 영화 스튜디오 T-시리즈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 면에서 유튜브 스타 퓨디파이

(PewDiePie)를 앞지르기까지 했다. 2021년 10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선불로 

1,999루피(약 26달러)와 60달러의 월 할부금을 내는 저가형 4G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최초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이 제품은 영어 이외에 인도 내에서 사용

되는 10개 언어로 빠르게 번역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더 많

은 인도 시민들에게 스마트폰이 보급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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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6세기에 걸친 15,000개 초상

화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생성적 대립 신

경망(GAN)을 통해 창작되었다. 이러한 

작품의 서명은 기술(AI와 결합된)과 인간

의 창작과정 간의 협업을 나타내는 수학 

공식의 형태를 가진다. 이 작품의 창작자

들은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자극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2027년까지  

팝송 상위 40곡을 만들고,  

2028년에는 크리에이티브 

비디오를 찍으며, 2049년에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를  

쓰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시각예술에 국한되

지 않는다. 2020년 센소리움과 뮤버트

(Sensorium and Mubert, AI-음악 생

성 플랫폼)는 JAI:N이라고 불리는 첫 번

째 공연에 AI DJ를 만들기 위해 협력했

다. JAI:N은 100개 이상의 음악 장르

와 분위기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악

의 흐름을 창조해 낼 수 있다. 센소리움은 

JAI:N이 다양한 청중과 관중들의 반응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

다고 한다(McGlynn, 2020). 이 기술은 

DJ나 음악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이 두 ‘진짜’ DJ 사이를 순식간에 전환할 

수 있어 클릭 몇 번만으로도 다른 DJ로 

그 모습과 음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 많은 의미를 가진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2027년까

지 팝송 상위 40곡을 만들고, 2028년에는 

크리에이티브 비디오를 찍으며, 2049년에

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를 쓰게 될 것이

다(WEF, 2018). AI는 데이터가 제공하는 

패턴으로부터 통찰력을 갖추고 가치 사슬 

전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온라인 콘

텐츠의 더 빠른 태그 지정, 비디오 편집 자

동화 및 심지어 흥행 예측을 위한 스크립트 

분석을 수행하는 등 문화·창의산업에 있어

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작업에 활용되고 있

으며 이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유통 플

랫폼의 추천 시스템도 AI를 활용하여 플랫

폼의 과거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미

래의 취향이나 관심을 예측한다. 

기술의 윤리는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

으며, 소유권과 사용의 원칙 또한 존재한

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소수의 

AI 강대국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2의 창작뿐 아니라 문화·창의의 가

치 사슬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도 기존

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

는 규제를 약화시켜 국가 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 가치사슬의 핵심 활동

(창작, 유통, 마케팅 등등)을 AI가 지원

하는 기계에 맡길 경우, 문화·창의산업에 

있어서 일자리, 인재 및 혁신 측면에서 잠

재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

로 인해 특정 역할이 기술자들에 의해 대

체될 예술가들과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운명은 말할 것도 없고, AI 기술이 발달된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의 디

지털 환경 조성 능력의 격차를 더 크게 벌

릴 위험이 있다. 

새롭게 채택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에 강조된 바와 같이 ‘AI 기술은 문

화·창의산업을 풍족하게 해준다. 그러나 

언어, 미디어, 문화적 표현, 참여, 평등의 

다양성과 다원성에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의 세력이 문화 콘

텐츠, 데이터, 시장 및 소득의 공급을 독

점하게 할 수도 있다.’ (문단 3c)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18년 G7인

공지능 미래를 위한 공동비전 (G7 Com-

mon Vision for the Future of Artifi-

2.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4조 2항에 따르면, ‘문화 콘텐츠’는 문화적 정체성

에서 비롯되거나 표현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차원 

및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cial Intelligence) 회의에서 합의한 원칙 

중 하나는 신뢰와 채택을 높이기 위해 AI 

혁신을 진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다수의 이

해당사자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었다. 이는 권고안이 회원국들이 정부, 학

술 기관, 직업 교육 및 훈련 기관, 산업, 

노동자 조직 및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합

의, 특히 ‘교육 프로그램 및 전략을 미래의 

업무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의 필요 

사항에 맞추기 위한 기술 집합 요구 사항

의 격차의 해소’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 것

을 상기시킨다. 문화·창의산업의 경우 이

는 의사 결정자, AI 기술자 및 문화 분야 

실무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함으로

써 AI가 창작자와 향유자(audiences)에

게 광범위하고 평등하게 혜택을 주고 힘

을 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가 2017년 세계 최초로 국가 AI 

전략을 발표한 이후, 2020년 12월 기준 

3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그와 유사한 

문서를 발표했다(Stanford University, 

2021).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AI 전략 

및 계획에서 문화·창의산업이 빠져 있다

는 것은 걱정스러운 추세이며, 이는 (AI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을 포함한) 이 분야의 특정 우려와 요구가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양한 면모를 가진 정보화 격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말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년층

(15~24세)의 경우는 69%에 달했다. 이는 

또한 청년층의 3억6,900만 명, 전체 인구

의 37억 명이 오프라인 상태에 있다는 것

을 의미이기도 한다. 유럽이 인터넷 사용

량이 가장 많았고(83%) 아프리카는 가장 

적었으며(29%)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체 사용자 대비 청년층 비율이 가장 높았다

(ITU, 2020). 2020년 4월 유네스코는 가

상 토론을 통해 문화·창의산업의 현주소와 

팬데믹으로 인해 제기되거나 악화되는 도

전들을 조망하고 전 세계 문화 분야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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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운동인 리질리아

트(ResiliArt)를 시작했다(4장 참조). 

아프리카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흐름에 대

한 토론을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다

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프리카에

서 정보화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현상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는 우려가 많

다. 아프리카에서 증가하는 정보화 격차

는 도시 인구의 77%가 4G 네트워크에 

접속하는데 반해 농촌의 경우 22%에 불

과해 도시와 농촌 창작자들 사이의 불평

등이 드러난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데이터가 있는 

국가 중 40%는 인구의 절반 이하만이 파

일을 복사하거나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을 보내는 등의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을 사

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에 대한 낮은 이해와 접근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효과

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이다(그림 3.1). 

정보통신 기술(ICT)은 사람들이 팬데믹으

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적

으로 사용한 영역이지만 행동 변화를 정

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모바일 게

임 다운로드 세계 기록은 33억으로 2019

년에 비해 51% 증가했다(Rossow and 

Metzger, 2020).

그동안의 정보화 격차는 인터넷 접근성의 

부족(인프라 또는 비용의 부족), 기본 디지

털 리터러시 및 망 중립성 결여 등의 요인

에 의해 판단되어 왔다3. 인도 등 국가에서 

2016년 데이터 서비스 규제에 대한 차별

3.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은 예컨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온라인 상에서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

하게 처리할 필요를 의미한다. 이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경쟁, 표현의 자유의 증진, 인터넷 전송의 

표준화를 위한 것이다. 콘텐츠 사용자와 제공자 모두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퍼뜨릴 수 있고, 소비자는 정

부나 기업의 간섭 없이 서비스 이용 및 콘텐츠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한다.

적 관세 금지법을 통해 강력한 망 중립성 

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미국(2018년 오

픈 인터넷 규제가 폐지), 아프리카, 라틴 아

메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과제로 남아 있다.

인터넷 접근 서비스 및 최종 사용자의 권

한4 조항에 있어서, 데이터 트래픽을 동등

하고 차별 없이 보호하는 것이, 디지털 환

경 협약 이행 지침에서 명시한 대로 데이

터 트래픽 관리 관행을 방지하는 효과적

인 수단이다.

인터넷 접근성, (사용자가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망 중립성 및 디지털 기술의 
결합은 디지털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창의  

생태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행에는 사용자의 트래픽을 느리

게 하거나, 우선순위를 지정하거나, 대역

폭을 제한하기 위해 헤비 유저를 탐지하

는 방법이 포함된다. 그러나 어플리케이

션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지

역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 접근성, (사용자가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망 중립

4. 경쟁적인 내부 전자통신 시장에서 최종 사용자 권리

보호는 선택, 가격 및 품질 등과 같은 소비자 편익을 

포함한다.

성 및 디지털 기술의 결합은 디지털 영역

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창의 생태계의 기

초를 형성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에 대

한 투자는 접근성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강력한 디지털 경제와 경

쟁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인력, 디

지털 채널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하는 디지털 플랫폼, 금융 포용력을 개선

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개발, 그

리고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장려하

기 위한 생태계 창조를 포함하게 된다. 이

러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하면 아프

리카 국가들은 GDP의 약 1.1%를 디지털 

투자에 지출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평균 

3.2%를 지출한다(Ghanem, 2020). 디

지털 관련 투자는 문화·창의산업을 넘어

서고 있으며, 문화·창의산업의 발전을 위

해서는 미디어 및 통신을 관리하는 문화

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의 대화에 집중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

양성을 촉진하는 공공 투자 결정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교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깃

허브(GitHub)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갖춘 

전문가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디지털 및 코

딩 기술 동향을 살필 수 있다. 깃허브는 마

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한 웹 기반 소프트웨

어 개발 호스팅 및 관리 서비스로 유료 프

로페셔널 계정과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위

한 무료 계정을 제공한다.

그림 3.1

기본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인구 비율
 

출처: ITU(2020) / BOP Consulting(2021)

아랍 국가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동유럽 국가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35%

59%

28%

47%

41%

18%

전 세계 합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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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깃허브 옥토버스 현황 보고서(GitHub State 

of the Octoverse Report, 2021)에 따

르면 깃허브 상위 이용자는 북미와 아시

아에 주로 존재하고, 이용자의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멕시코, 나이지리아

와 같은 몇몇 남부 저개발 국가(Global 

South countries)에서 사용자 증가가 

가장 빠르다(GitHub, 2021). 그림 3.2

와 3.3을 함께 보면 급격한 성장이 곧 높

은 절대값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

여준다.

여러 디지털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낮다

국가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자국 불평등 역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여러 디지털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낮다. 국제노동기구(ILO)의 7개국(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연구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는 전형적으로 평균 

근로자보다 젊으며, 대부분은 남성이다. 

앞서 말한 국가들의 해당 분야 노동자 중에

서 여성은 30%에 그쳤으며, 낮은 여성 참

여도의 원인으로는, 차별, 성별 고정관념, 

직업적 분리 및 여성의 공식적인 취업 기회 

부족 등이 있다(ILO, 2020c). 

다이스(Dice, 미국에서 900만 개 이상의 

프로필을 관리하는 기술 전문가용 데이터

베이스)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000

명 이상의 기술자 중에서 히스패닉 및 라

틴계 응답자가 가장 높은 수준의 차별

(78%)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백

인 응답자들은 가장 적은 차별(9%)을 경

험했다고 보고했다. (Dice, 2021).

정보화 격차를 주도해온 전통적인 요인(소

득 불평등, 성별, 연령 등) 외에도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점점 더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또 다른 요인

이 추가될 위험이 있다. 

과점의 위험이 그것인데, 전통적인 매체

들이 가졌던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능이 재현될 수 있으며, 스펙트럼 용량

이 방송 출력을 제한하고 소수의 TV나 라

디오 회사들이 콘텐츠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점 현상은 국가 차원이 

아닌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

다. 따라서 문화 교류의 불균형을 시정하

려는 협약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에도 여

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상위 20개 디지털 음악 배급사(표 3.3) 

중 6개국이 두드러진다. 특히 중국과 미

국은 상위 20개 디지털 배급사 대부분

(20개 중 15개)을 차지하며, 월간 사용자 

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형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사

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넛지(digital nudges)’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요소) (Bir-

hane, 2020)가 사용자들이 플랫폼의 수

익성을 높이거나 플랫폼 소유자(영리 기

그림 3.3

2020-2921년 깃허브 사용자 증가*
 

*이 데이터에는 100,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국가 및 지역 포함.

출처: GitHub(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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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20-2021년 대륙별 깃허브(GitHub) 실제 사용자
 

출처: GitHub(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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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우)의 가치 및 맥락에 맞는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것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넷플릭스, 아마존, 스포티파이와 같은 기

업들의 최근 활동은 지역 콘텐츠에 집중

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사실 새로운 시장

의 성장을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세계적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이 회사들

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 현지 문화를 바

탕으로 현지 언어를 사용한 콘텐츠를 제

작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개발한 신규 콘텐츠의 약 절

반은 미국 밖에서 생산된 콘텐츠이며, 

2021년 기준으로 약 38%가 비영어 콘

텐츠이다(2018년과 2020년 사이에 비

영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늘렸

다). 다른 예로 2020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크린 연맹(SASFED)이 설립한 

코로나19 영화 및 텔레비전 구호 기금을 

들 수 있다. 독립 제작자 협회와 넷플릭스

는 다른 구호 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스크린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기금을 제공

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세번째 심의중에 

있다. 넷플릭스와 유네스코는 공동으로 

2021년 10월 ‘아프리카 이야기, 재해석

하다’라는 주제로 세계적 규모의 단편영

화제를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전역에서 

개최했다. 수상자들은 업계 전문가들에

게 훈련과 지도를 받게 되며, 아프리카 고

유의 이야기를 전하는 단편영화를 만들고 

2022년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하기 위해 

7만 5천 달러의 제작 예산이 지원된다.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에서는 세계적인 스

트리밍 대기업이 기존의 플랫폼 중심 모

델의 범위 내에서 콘텐츠 다양성(그리고 

이를 통한 수익의 보다 공정한 분배)을 지

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플레이리스트에 올라오면 

그 노래가 생성하는 스트림 숫자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별 플레이리스트

를 분류하고 작성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 

편집 팀을 두는 것은, 지역 아티스트의 노

래 소비에 30% 이상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Serne, 2020). 

넷플릭스, 아마존, 스포티파이와 

같은 기업들의 최근 활동은 활동은 

지역 콘텐츠에 집중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새로운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속 불가능한 보수 모델 

정보화 격차 및 다른 불평등과 관련한 문

제점 외에도 디지털 환경의 현재 수익 모

델은 대부분의 예술가들에게 지속가능하

지 않다. 비록 예술과 창의성을 세계적으

로 공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

지만 역설적이게도 보수를 받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 

스트리밍 가치 격차는 음악 스트리밍 플

랫폼이 음악 콘텐츠에서 뽑아내는 가치

와 창작물을 만들고 투자하는 이들이 창

출하는 수입 간에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

에게 있어서 이 격차는 전 세계 음악 산

업의 지속가능성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이다(Lawrence, 2019). 스트리밍 가치 

격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유튜브의 광

고 지원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특

히 예술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아닌 다

른 많은 사용자들이 만든 스트리밍에서 

기인한다.

표 3.3

음악 분야 상위 20개 디지털 유통사(혼합 시청각 서비스 포함), 2020년

순번 서비스 국가 월간 사용자 연도 형태

1 유튜브 미국 2,000,000,000 2020 오디오/비디오

2 뮤지컬리 중국 689,200,000 2020 오디오/비디오

3 아이치이 중국 570,000,000 2020 오디오/비디오

4 텐센트비디오 중국 482,960,000 2020 오디오/비디오

5 비보 미국 400,000,000 2016 오디오/비디오

6 스포티파이 스웨덴 320,000,000 2020 오디오

7 쿠구 중국 296,510,000 2020 오디오

8 아이하트라디오 미국 275,000,000 2019 오디오

9 큐큐뮤직 중국 238,780,000 2020 오디오

10 가나 India 185,000,000 2020 오디오

11 사운드클라우드 독일 175,000,000 2019 오디오

12 빌리빌리 중국 172,000,000 2020 오디오/비디오

13 쿠워 중국 125,000,000 2020 오디오

14 지오사븐 인도 104,000,000 2019 오디오

15
넷이즈클라우드뮤직

(163뮤직) 
중국 82,440,000 2020 오디오

16 튠인 미국 75,000,000 2019 오디오

17 판도라 미국 63,500,000 2019 오디오

18 애플뮤직 미국 60,000,000 2019 오디오

19 아마존뮤직 미국 55,000,000 2020 오디오

20 앙가미 레바논 21,000,000 2019 오디오

출처: BOP Consult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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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지난 글로벌 리포트 이후 유튜브는 스포

티파이 등과 경쟁하기 위해 2018년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출시하여 

음악 산업으로 창출하는 수입이 부족하다

는 비판에 대해 정면 대응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시장 선두주자인 스포티파이의 

1억 4천 4백만 명의 유료 가입자와 비교

하여 2020년 약 2천만 명의 유료 가입

자에 불과할 정도로 확장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여러 유튜브 서비스와 콘텐츠 유형

(유료구독, 광고 지원 공식 아티스트 채널 

및 사용자 생성 스트림)은 스트림당 지불

액이 매우 다르다.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

와 마찬가지로, 유료 구독 서비스는 광고 

지원 스트림보다 스트림당 훨씬 더 많은 비

용을 지불하게 된다. 유튜브가 그동안 사

용자의 상당 수를 유료 음악 서비스로 전환

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은 스트리밍 가치 

격차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

악 산업 웹사이트인 Trichordist가 2020

년에 발표한 연례 ‘스트리밍 프라이스 바이

블(Streaming Price Bible)’ (2019년 데

이터 기준)에서 유튜브 콘텐츠 ID (사용료 

지불을 할당하기 위해 음악을 식별하기 위

한 구글의 시스템에서 이름을 따옴)가 전체 

스트림의 51%를 생성하지만 전체 오디오 

스트리밍 수입의 6.4%만을 생성한다고 보

고했다(Trichordist, 2020).

그러나 스트리밍 가치 격차는 또한 디지

털 음악 분야의 더욱 광범위한 문제를 불

러일으킨다. 작곡가와 연주자들은 스트

리밍 플랫폼이 제공하는 음원 수입이 적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코로나19 시

기에 음악가들이 이전에는 수입의 대부분

을 차지했던 투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슈가 더욱 부각되었다. 팬데믹 이후 

음악가들은 스트리밍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충분히 작

업을 할 정도의 수입을 얻지 못했다. 

문제의 일부는 음반사와 음악가들 사이의 

오랜 긴장과 관련이 있다. 스트리밍 서비

스 스포티파이는 오랫동안 내리막길을 걷

고 있던 세계 음반 산업을 수익과 성장으

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플랫폼이 일정 수

입을 가져간 후에도, 스트리밍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반사이다

(일반적으로 35%~45%). 스트리밍이 음

반사의 재정 상태를 개선했지만, 플랫폼 

자체(Spotify 포함)는 종종 수익성이 없을 

경우가 많다(Businesswire, 2021). 

팬데믹 이후 음악가들은 

스트리밍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으나,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충분히 작업을 할 정도의  

수입을 얻지 못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플랫폼이 여전히 확장되

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경

쟁이 심한 스트리밍의 경제성 때문이기

도 하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예를 

들어 스트림당 단일화된 가격은 없다. 대

신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으로부터의 음악

가들이 받는 금액은 몇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무료구독자와 유료구독자의 비

율, 그리고 무엇보다 서비스하는 지역 등

이 영향을 준다. 국제 시장에서 글로벌 스

트리밍 서비스는 각 국가 상황에 적합하

고, 현지 스트리밍 경쟁업체(예를 들어 인

도의 지오사븐(JioSaavn)과 경쟁이 가능

하도록 구독료를 책정해야 한다. 이러한 

지리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 스포티파이의 프리미엄 서비스

는 영국에서 월 13달러 이상, 말레이시아

에서 6달러 이상, 인도네시아에서는 3.50

달러 미만, 인도에서는 1.70달러 정도로 

가격이 책정되었다. 광고 수입은 각 국가

에서 국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부과하는 액

수와 유사한 패턴을 따른다(Pastukhov, 

2019).

대다수의 스트리밍 사이트는 로열티가 할

당되는 ‘플랫폼 중심’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소규모 활동이나 음악가에 대한 문제

를 증폭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모델

에서 사용자는 청취하는 음악에 대한 로열

티를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스트리밍 수익이 전체 플랫폼

으로 모이고 음악가들의 로열티는 플랫폼 

상의 아티스트들의 전체 시장 점유율에 따

라 할당된다(자연스럽게 소수의 주요 국

제적인 아티스트와 활동에 유리하다). 

몇 가지 혁신적인 변화가 눈앞에 다가오

고 있다. 프랑스의 국제 스트리밍 플랫폼 

디저(Deezer)는 지배적인 플랫폼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스트리밍 지불 분배 방

식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사용자 중심 결

제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음악가들과 소

규모 음반사들은 그 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Serne, 2020). 하지만 

분명히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

며, 이는 전 세계 공연자들이 겪는 문제

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의

뢰해 2021년 6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

면 시장 중심 모델과 사용자 중심 모델은 

어떤 이유에서든 음악가뿐만 아니라 세션 

음악가(non-featured performers) 에

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Cas-

tle and Feijo, 2021).

보수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가치의 집

중이다. 예를 들어 전자책(e-book) 판

매 수입 상위 40개국을 분석한 결과, 전

체 수익의 20%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의 65%

는 서유럽, 북미 및 아시아에서 발생했

다(Statista, 2019). 게임산업의 경우 

2019년 전체 게임 수입 기준 상위 5개

국(중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 독일)이 

세계 100위권 수입의 70%를 차지한다. 

중국에서만 전 세계 게임 매출 전체의 4

분의 1을 올리고 있다(Newzoo, 2020). 

지금까지 제시된 일련의 도전과 이슈는 국

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

현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

책과 조치에 따라 평가받고 해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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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다층적 노력

국제 및 지역 수준의 새로운 협력

2017년 협약 당사국 총회는 문화·창의 

산업의 디지털 환경 변화를 인식하여 변

화된 맥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

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로서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 지침’을 승

인하였다. 당사국들은 또한 디지털 환경

에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요청했다. 그 결과 2019

년 당사국 총회에서 디지털 환경 협약 이

행에 관한 개방형 로드맵이 개발 및 채택

되었다(그림 3.4). 개방형 로드맵은 이 영

역에서 명확한 성과와 구체적인 참조 활

동을 제시한다.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문화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개방형 로드맵을 채택한 이후 당사국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두 번의 자리를 마련했다. 

2019년과 2021년에 열린 회의에서, 26개 

당사국(전체 협약 당사국 중 17%)이 국가 

로드맵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채

택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지만, 불과 

3개 당사국(퀘벡주를 포함한 캐나다, 독일 

및 대한민국) 만이 협약 사무국과 국가 로

드맵을 완전히 공유했다. 이러한 낮은 수준

의 정보 공유는 국가들이 이 과정에서 심각

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게다

가 유네스코가 받은 정보의 대부분은 서유럽

과 동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당사국들로

부터 온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프리

카 그리고 아랍 국가의 당사국들에 의해 공

유된 정보는 거의 없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과 그에 따른 문화적 표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현실적 대응을 만들어내

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

을 시사한다.

거버넌스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도전은 

이전 장에서 논의된 대형 플랫폼 및 기

타 측면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공공 부문

에서 문화·창의산업의 시장 집중과 독점

적 추세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방형 로드맵과 더불어 유네스코는 지

역 및 국가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의 기

반이 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규범 개발

에 착수하여 신기술이 인류 전체에 혜택

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유네스코 총회

는 2019년 11월 제40차 회의에서 AI의 

윤리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 도구를 권고

안 형태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유

네스코는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다문화 

및 다원주의적 노력을 경주하여, 2021

년 11월 제41차 총회에서 권고안을 채

택하였다. 문서화 과정은 AI가 창작한 

예술을 포함한 윤리적 딜레마를 배경으

로 이루어졌다. 권고안은 원칙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영역 중 하나

로 문화를 포함해야 하는 도구로서 협약

을 인용하고 있다. 권고안은 AI 기술이 

문화·창의산업을 풍부하게 할 수도 있지

만, AI 기술의 사용은 또한 미디어와 문

화적 표현의 다양성, 평등한 참여 기회에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의 손에 문화 콘텐츠, 데이터, 시장 

그리고 소득의 집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

는 점을 인정한다.

그림 3.4

디지털 이슈에 관한 협약 이정표
 

2013 2017 2018 2019 2021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을 위한
공통적 우선순위에

대한 대화,
반영 및 정의

당사국
총회를 통한
지침의 채택

정부간 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는
각 당사국이 지침을

이행하도록
지도하는

개방형 로드맵의
개발을 요청

정부간
위원회에서 검토한

개방형 로드맵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한
개방형 로드맵

당사국
총회에

첫 번째 국가
로드맵 전달

기술 플랫폼 독점 기업은 단순한 고무 독

점 기업(rubber monopolist)과는 다르

게 주요 유통 채널을 통제할 수 있다. 이

러한 기업들은 21세기 경제에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인프라에 대한 독점이 승자와 패자를 가

르거나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사적 목적

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

만의 특정 기능이 존재한다.

리나 칸

전직 오픈마켓연구소 법률정책국장이자 현재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위원장 (TANK Maga-

zi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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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문화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은 이 분야의 포용

적 정책 수립을 위한 모델이 될 것이며, 

점점 영향력이 약해지는 관계 기관의 상

황을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온

라인 공개 협의, 개최국과 개최기관이 공

동 주관하는 지역의 온라인 협의, 협력사

가 주관하는 공개 심의 워크숍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에 참

여했다. 이것은 결국 회원국들에 의해 협

상된 권고안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수준에서 디지털 

전환 전략을 개발하는 데 협력한 사례가 

있었다. 2018년 모로코에서는 아프리

카 인공지능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

의 결의안에는 청년들의 역동성을 포용

하고 이들이 문화·창의산업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도록 함으로

써 창의경제 발전을 위해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

라 아프리카 연합(AU) 정보통신 기술 

장관들은 2019년 샤름 엘 셰이크 선언

(Sharm El Sheikh Declaration)을 

채택하여 ‘포부 5 : 강력한 문화적 정체

성, 공통 유산, 가치 그리고 윤리를 가

진 아프리카’를 포함한 아프리카 연합 

어젠다 2063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디

지털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이 전략은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

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략 내 행동 요

점(action points)에는 AI에 대한 아프

리카의 공통적인 입장을 연구하기 위한 

AI 관련 워킹그룹의 설립, 아프리카 전

체의 역량 구축 프레임워크 개발, 어젠

다 2063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협력할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권고하는 

AI 싱크탱크 설립 등이 포함된다. 이후 

이집트가 의장을 하고, 우간다가 부의장

으로, 지부티를 조사위원으로 하는 워킹

그룹이 설립되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문화·창의산업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AI 기술의 사용은 

또한 소수의 손에 문화 콘텐츠, 

데이터, 시장 그리고 소득의 집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회, 기관 및 개인을 위한 AI와 관련 기

술의 도전과 기회를 알리고 탐구하기 위

해 2019년 개최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

브해 인공지능 지역포럼 등 여러 지역 모

임들이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열렸다. AI

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세

션 중 하나에서, 패널들은 지역 문화 데이

터 생태계 조성,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

사자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및 네트워

킹, 그리고 (이러한 기술에서 나오는 무

의식적 편견에 대한 해결책으로 문화를 

위치시킴으로써) AI 전략의 개발 및 시행

에 있어 문화부처의 체계적인 포용을 요

구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유럽의회 문

화교육위원회가 문화·창의분야 AI 활

용에 관심을 갖고 해당 주제에 대한 연

구를 의뢰했지만(Caramiaux, 2020) 

2021년 발표된 인공지능 계획 조정안

(Coordinated Plan on Artificial In-

telligence)은 문화·창의산업에 대해 명

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많은 지역과 소지역이 협력적 메커니즘

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전문성과 자원

의 다양하고 상호보완적인 수준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협력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창의산업의 전략을 개

발하는 데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될 수 있

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통해 문화·창

의분야가 이러한 기술에 깊이 영향을 받

은 분야로 간주되어 협력적 메커니즘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 수준의 다양한 전략

당사국들은 위에서 설명한 디지털 전환과 

전 세계 및 지역 프레임워크에 비추어 정

책 및 조치를 채택하였다. 

2018년 글로벌 리포트에서 문화를 담

당하는 공공부문 조직이 문화·창의산업

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변화에 발맞추지 

못해 기관이 폐지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 디지털 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 정책은 공공 기관과 문화 분야의 이

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 수립되는 경

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됨에 따라 문화·창의산업

의 요구, 관점 및 전망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연구의 

결과 중 하나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창의분야에서도 유럽연합 내 대부

분의 AI 스타트업 회사가 거대 테크 회

사(tech giants)가 제공하는 프로그래

밍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기술적 해결책

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자, 즉 

거대 테크 회사는 많은 분야에서 AI 관련 

연구와 혁신에서 필수적인 자원 제공자

로서 입지를 굳혔고, 결과적으로 문화·

창의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의 시장 집중을 초래했다(Carami-

aux, 2020).

다음의 분석은 협약 모니터링 프레임워

크,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에 관한 개방형 

로드맵 및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세 가지의 

서로 관련된 국제 프레임워크에 의해 실시

되었다(표 3.4).

협약 당사국들은 디지털 환경에 문화·창

의산업을 적응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

과 정책을 채택했다. 이것들은 크게 세 가

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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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첫째,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디

지털 계획을 수립한 국가들이 있으며, 일

부 사례의 경우 이것이 더 광범위한 국가 

디지털 전략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세네갈 디지털 전략 2025 

(Senegal Digital Strategy 2025)는 

문화·창의산업을 포함한 우선순위 경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통합을 촉진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스트리아, 코모

로 및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사용했으며, 문화·창의분야를 위

한 독립적인 디지털 전략을 개발하는 대

신 해당 분야 산업 전반에 걸쳐 시행될 국

가 디지털 행동 계획에 문화적 요소를 포

함했다.

협약 당사국들은  
문화·창의산업을 디지털 
프레임워크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채택했다

벨기에, 캐나다(퀘벡), 칠레,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나라들은 문화·창

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디지털 계획을 

수립하거나 디지털 문화를 핵심 역할로 

추가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정책을 업데이

트했다(글상자 3.2). 2020년 9월 대한

민국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개발한 디지털 뉴딜 문화콘

텐츠산업 성장 전략(Digital New Deal 

Cultural Content Industry Strategy)

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비대면 환경으로

의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차세대 콘

텐츠 개발 투자를 유도하며,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문화 기술과 인력의 

역량 구축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퀘벡의 디지털 문화 계획(Quebec’s 

Digital Cultural Plan)은 지역 문화의 활

발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계획은 퀘벡이 자국의 경제

에 문화가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문화 환경이 디지털 기술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2020년 칠레의 문화예술유산부는 공공 

문화 기관이 수행한 20년간의 작업을 조

사하고, 디지털 문화 네트워크, 접근과 참

여, 시민과 문화유산의 연계, 그리고 능력

과 기술 등, 미래의 네 가지 우선순위를 요

약하기 위해 디지털 문화 어젠다를 작성했

다. 이 어젠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

적 표현에 대한 유네스코의 작업을 영감의 

원천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한 문화와 디지털 환경에 관한 부처간 협

력을 기반으로 한다. 이 어젠다는 문화 콘

텐츠를 촉진하는 문화부의 디지털 플랫폼

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약속, 성(gender)에 대한 관점과 원주민

의 믿음에 대한 포용, 지적재산권 보호, 디

지털 웰빙, 그리고 표현, 형평성, 포용 및 

차이에 대한 자유 등을 포함한다. 이와 동

시에 문화예술유산부는 칠레 최초의 국가 

AI 정책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문화 

데이터 관리 등 분야별 업무도 수행했다.

콜롬비아는 2020년에 시작한 오렌지 디

지털 전환 정책(Orange Digital Trans-

formation)에서 기술 역량 구축을 통해 

문화·창의 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촉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영역을 포함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생

산과 유통에 관련된 경제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콜롬비아 오렌

지 경제(Colombian Orange Economy)

와 연결되어 있다.

글상자 3.2 •  아랍에미리트 문화 어젠다와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31

아랍에미리트의 문화 어젠다 2031은 7개의 전략적 목표와 75개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문화적 표현의 접근성과 발견용이성을 향상시키고 문화 교류

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젠다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디지털 환경이다. 강력한 디지털 환경을 지원하는 주요 전략적 목표는 고품질의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며, 아랍에미리트의 

문화·창의산업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어젠다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창의산업의 현

대화에 직접 기여한다. 

•  문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고품질 및 효과적인 인프라, 생태계 및 규제 제공

•  문화시장(디지털 및 비디지털) 구축 지원

•  문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시스템 평가

지금까지 프리랜서 및 시민사회와 함께 워크숍을 여러 번 개최하여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업무 측면에서 이들의 필요성과 도전을 파악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세계 각국의 모범 

사례를 포함한 IP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나아가 아랍에미리트 국가인공지능전략 2031과 국가인공지능프로그램(National Pro-

gra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내에서는 인공지능(AI)과 최첨단 기술에 대한 기술과 지

식을 갖춘 새로운 세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 목표는 모

든 학생, 학교 및 대학이 교육, 프로젝트 및 연구를 위한 기초로서 스마트 시스템과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교육 분야와 학생들을 위한 AI 기술의 사용은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에 영향

을 미칠 것이며 향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등교육에서도 AI 기술과 현대 기술에 

대한 지식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출처: United Arab Emirates Q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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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의분야는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빠른 디지털화를 목격했다. 디지털화가 문화 생태계의 혁

신과 혼란 모두를 가속화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불일치를 해결해야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전환에 불리한 예술가, 창의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문

화기업의 91%가 1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20년 9월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 전략(Growth Strategy for the Digital New Deal Cultural Content Industry)’을 발표했다. 민관 투자와 디지털 역

량 구축에서부터 정보화 격차 해소, 공공 디지털 콘텐츠 확대 등 다양하고 과감한 방안이 채택됐다. 

문화를 통해 사람들이 소통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에 더욱 힘쓸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격차를 

파악하고 관련 훈련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문화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지지해 왔다. 예를 들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점자, 음성해설 

및 수화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2021년에만 회원 수를 84% 늘렸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였다.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이다. 특

히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대면할 기회가 줄고, 정신 건강을 다스려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화적 다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위로해주

고 기운을 북돋아 준다.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가 멈췄을 때 우리는 예술에서 위안을 찾았다. 유네스코 평화의 예술인으로 위촉된 소프라노 조

수미는 ‘팬데믹 이후 세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술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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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창의산업의 

특정 발전 분야를 다루는 정책이 있다. 디

지털 콘텐츠 가격 책정 분야를 예로 들자

면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및 몰타는 디지털 

및 종이 도서 가격에 단일 도서 가격 접

근법을 채택했다. 이러한 감소는 2018년 

유럽연합(EU)이 전자책 및 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인쇄된 책의 세

율과 조화시킬 수 있는 회원국들의 권리를 

비준한 것과 일치한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통해 유럽연

합은 또한 2021년까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지역 콘텐츠 쿼터를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이 지침을 통해 회원국은 유럽

연합 내에서 제공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지역 콘텐츠를 최소 30% 포함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2장 참조). 

세 번째 카테고리에는 문화·창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디지털 및 여타 

전략이 있는 국가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

어, 감비아와 나이지리아의 디지털 전환 

정책5은 콘텐츠 유통을 위한 새로운 채널

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 사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정책

은 특히 나이지리아와 같이 지역 콘텐츠 

쿼터와 함께 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더 많

5.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텔레비전의 전송 방식을 변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은 지역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

킬 수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디지털 서비

스,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를 향상시키

는 더 강력한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제도 프레임워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2018 디지털 파키스탄 정

책도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의 조항은 비

록 이러한 분야가 메인은 아니지만 문화·

창의산업과 연관성이 있다. 

그림 3.5에 나와 있듯이 국가 차원에서 

채택한 전략이나 로드맵에 더하여, 문화·

창의산업 그리고 해당 기관의 디지털 전

환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의 국가(80%)들

이 채택한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주요 초

점으로 보인다.

그림 3.5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에 대한 공공 지원
 

출처: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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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트렌드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러

한 조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예

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디지털 창의

성과 기술 증진(국가들 중 71%)이며, 그 

다음으로는 자국에서 생산한 디지털 문

화 콘텐츠의 접근성 및 발견용이성 향상

(60%), 자국 디지털 문화·창의 시장에서 

모든 규모의 디지털 종사자(e-players)

에 대한 다양성 증진(44%) 등이다. 다만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만 다양성을 장려하

는 것이 자국에서 생산된 디지털 문화 콘

텐츠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것에 비해 

약간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행위자들(e-players)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자 

시도하는 소수의 당사국들이 있다

디지털 행위자들(e-players)의 다양성

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에 직접 개

입하고자 시도하는 소수의 당사국들이 있

다. 이는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

는 지역(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더욱 두

드러진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지양하는 

이러한 지역에서 당사국들은 자국에서 생

산한 문화 콘텐츠의 접근성과 발견용이성

을 높이는 정책, 조치 및 전략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있다. 동시에 시장에서 서비스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아프리카 및 아랍 국

가)에서는 디지털 종사자(e-players)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정책이 더 보편적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문화 기관의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환경 측면에서 당사국들이 채택한 

가장 두드러진 개입은 문화 기관의 디지털 

전환과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른 최근 보고에서 그러

한 조치들은 80%의 당사국들에 의해 채

택되었으며, 그중 선진국의 경우 97%, 개

발도상국의 경우 70%가 이를 채택하였다. 

디지털 도구를 통해 국가들은 다양한 문

화적 표현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

를 들어, 아르메니아는 2018년과 2019

년에 영화, 사진, 오디오 컬렉션을 보존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편 영

화, 만화, 다큐멘터리를 디지털화하고 저

장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며 캐나다, 독일, 

대한민국, 리투아니아에서도 자국 영화

(national cinema)를 홍보하고 배급하

기 위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이

집트, 노르웨이, 카타르, 슬로바키아 등 

여러 국가들은 국립도서관을 디지털화하

기 위한 광범위한 작업을 시작하여 여러 

언어로 된 지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

근과 발견을 용이하게 했다(글상자 3.3). 

그 외 다른 나라들은 다양한 정보와 문화 

콘텐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

털 포털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오스트

리아는 박물관,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archives)의 디지털 자원에 대한 검색 

포털인 쿨투르폴(Kulturpool)을 만들었

다. 이 포털을 통해 오스트리아 문화 기

관이 보유한 모든 공공 디지털 자원과 카

탈로그 전반에 접근할 수 있다. 유사한 

이니셔티브가 아제르바이잔(창의적 아제

르바이잔 플랫폼, Creative Azerbai-

jan Platform), 슬로바키아(슬로바키아

나, Slovakiana), 터키(디지털 극장 정보 

시스템, Digital Theatre Information 

System)에서 시행 또는 개발되고 있다.

콜롬비아 문화부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

루, 멕시코, 우루과이의 문화 기관 및 당국

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네스코의 국제문화

다양성기금(IFCD)과 미주개발은행의 지원

을 받는 라틴아메리카 영화 전용 무료 디지

털 스트리밍 플랫폼인 레티나 라티나(Ret-

ina Latina)를 개발했다. 전 세계 카탈로그

의 8%를 보유한 레티나 라티나는 라틴 아

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용자

들에게 라틴 아메리카 영화의 다양한 파노

라마를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리뷰, 에

세이, 인터뷰를 통해 이 지역의 영화 제작사

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며, 멀티미디어를 통

해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창의성 및 역량 증진

디지털 전환이 문화·창의 생태계에 미치

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해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은 (디지털화된) 새로운 창

의적 생산 모델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글상자 3.3 •  코로나19 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Stay at Home)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창의적 분야에 대한 이집트의 지원

이집트 문화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모든 유형의 문화적 표현을 디지털 방

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사회적 거리두기...내 손 안의 문화(Stay at home... 

Culture Between Your Hands)’를 시작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이집트인들, 특히 젊은이

들 사이에서 문화적 표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창의적 분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행사에는 아랍 및 클래식 음악 콘서트, 다큐멘터리, 책, 발

레 공연, 박물관 가상 방문 등이 포함됐다.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문화부의 유튜브 채널은 24만 시간 이상이 재생됐고, 전 세계 28

개국 이상에서 3천만 명이 시청했다. 

사람들이 도서 포털을 통해 출판물을 읽거나 다운로드하면서 문화부 홈페이지 방문 건수는 

6만41건으로 급증했다. 문화부 홈페이지를 통한 박물관 및 갤러리 가상 방문도 매우 인기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출처: Egypt Q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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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이 분야와 관련된 조치에 훈련 및 역량 

구축이 포함될 수 있지만, 문화·창의 기

관이 디지털 기술과 자원을 연결하고 활

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킹 및 여타 

수단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최근 보고서

에 참여하는 92개 협약 당사국 중 71%

가 이 분야에서 조치를 채택했다고 밝혔

다(선진국의 77%, 개발도상국의 67%).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의 사례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수는 적었지만, 그림 3.6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

원과 자금 지원을 채택했으며, 이어서 역

량 구축 프로그램, 네트워크 및 육성기관

이 포함되었다.

첫 번째 유형의 이니셔티브는 문화·창의 

산업의 전통적인 참여자들이 그들의 작품

과 경험을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도록 장

려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온라

인에서의 작품 유통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오스트리

아의 예술, 문화, 대민서비스 및 스포츠부

는 2020년에 디지털 프로젝트 촉진을 위

해 미화 130만 달러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점과 같은 온라인 유통 및 통신 채널을 

개발하기 위해 출판사와 현대미술관에 보

조금을 제공했다.

또 다른 일련의 행동(예: 육성기관, 경쟁, 

플랫폼 및 네트워크)은 창의적인 디지털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퀘벡(캐나다)의 문화 기업 개발 협회

(Société de Development de En-

terprises Cultureles, SODEC)는 새

로운 소비자 행태로 인한 도전을 해결하

고, 새로운 설계 및 유통 도구의 잠재성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이고 혁

신적인 기술, 디지털 또는 비즈니스 개

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을 마련했다. 튀니지 디지털 문화 경제

를 위한 튀니스 국제 센터는 문화 분야

의 실험, 지원 및 보급에 대한 연구와 혁

신적인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문화 분

야의 혁신 프로젝트와 스타트업을 위한 

육성기관이다.

라트비아에서는 2014-2020년 문화

정책지침 ‘창의적 라트비아(Creative 

Latvia)’에 따라 문화·창의산업의 새로

운 기업 출현과 기업가정신 성장을 촉진

하기 위해 창의산업 육성기관이 설립되

었다. 육성기관은 라트비아 투자개발청

이 문화경제재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

하고 있으며, 2021년 기업가와 사업 아

이디어 개발자 845명이 신청해 이전 대

비 65%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

안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보

여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일렉트릭 

사우스(Electric South)와 같은 시민단

체에서도 이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글상자 3.4).

그림 3.6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디지털 창의성과 역량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
 

Source: BOP Consult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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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4 • 일렉트릭 사우스(Electric South)

일렉트릭 사우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설립된 비영리 기업으로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VR)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내러티브 컨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설

립되었다. 

이 단체는 베르타 재단, 포드 재단 및 남아공 스포츠 예술 문화부 등 아프리카 및 국제 기구

와 협력하여 멘토링과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리지널 콘텐츠가 과소평가받지 않도록 자

금 지원과 전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되었다.

일렉트릭 사우스는 보츠와나,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

아, 남아공, 잠비아 및 짐바브웨 등 여러 나라의 스토리텔러들을 지원하기 위해 VR 연구소

와 워크숍을 조직했다. 

참가자들이 360° 단편 영화를 만들어 실질적인 제작과 협업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

는 VR 해커톤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후 국제 전문가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다. 

2020년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렉트릭 사우스는 아프리카 최초의 무료 온라인 VR 축

제인 일렉트릭 아프리카(Electric Africa)를 개최하여 VR 콘텐츠의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현실 및 새로운 차원을 선보였다. 

출처: www.electricsouth.org/.

http://www.electricsout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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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음악권리기구(SAMRO)는 남

아프리카공화국의 라이브 음악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모빌리티 펀드(Digital Mobility Fund)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노르웨이와 공

동으로 라이브 음악 프로젝트인 ‘콘서트 

SA(Concerts SA)’을 개발했다. 남아프

리카 음악권리기구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나 지연 방송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

작하려는 음악가들의 제안서를 받고 있다. 

2021년 9월 제3차에서는 431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그 중 전국에 걸쳐 총 70건의 보

조금을 지급했다(약 13만8천달러 예산).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디지털 경제 발전

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gi-

tal Economy, 2018-2020)의 일환으

로 문화·창의산업의 혁신을 위해 젊은이

들에게 디지털 기업가 정신을 위한 지원

이 시작되었다. 2020년 4월 ‘디지털 주

간’ 동안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젊은 인

재 발굴을 위한 2개 대회가 열렸다. 수

상자들은 기업 설립과 프로젝트 자금 조

달을 위한 부르키나베 경제사회 발전기

금(Fonds Burkinabé de Developpe-

ment Economique et Social)의 기술

적 및 재정적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프

로젝트당 최대 지원금은 5천만 프랑(약 

85,000 달러)이다. 이 프레임워크 내에 

와가두구(Ouagadougou)와 보보-디울

라소(Bobo-Dioulasso)에 두 개의 스타

트업 육성기관이 설치되었다.

창작자와 중소 기업가를 위한 교육 및 네트

워킹 플랫폼의 또 다른 사례는 슬로바키아

에서 찾을 수 있다. 슬로바키아 비즈니스 

에이전시와 과학기술 정보센터(교육과학

연구체육부 산하)가 학습 혁신을 위해 ‘팹

랩(FabLabs)’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예술

가, 디자이너, 학생 또는 시민들이 새로운 

기술로 더 많은 실제 경험을 얻을 수 있도

록 돕기 위한 캠프, 워크샵 및 발표가 포함

된다. ‘콘텐츠 임팩트(Content Impact)’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이니셔티브이다. 문

화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최첨단 기술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창작자가 문화기술 전

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콘텐츠 임팩트’ 사업은 다양한 기

술(AI, 몰입형 기술, 퍼포먼스 기술 등)에 

대한 5개 강좌를 운영하며, 창작자가 진흥

원의 시설과 최신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38개 프로젝트를 5개월간 지원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 지침에 따라 당사

국은 인터넷 사용 및 디지털 도구 습득에 

관한 디지털 리터러시, 공교육 및 인식 개

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

술을 통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정보에 접

근, 관리, 이해, 통합, 소통, 평가 및 창작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UIS, 

2018). 이는 창작자나 문화 분야 종사자

가 아닌 대중과 관객의 시각으로 봐야 한

다. 이 분야의 진전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4.4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정신

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청년과 성인을 현

저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는 여러 국가에서 

주목하는 분야로 보인다. 창작을 위한 디

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지리적 분포

에 대한 개요는 1장을 참조할 수 있다. 

플랑드르 정부(벨기에)는 교육, 인식 제

고 및 지식 교환을 통해 디지털 및 미디

어 리터러시를 촉진하기 위해 미디어위즈 

(Mediawijs, 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시

를 위한 지식 센터)를 설립했다. 몇몇 다

른 당사국들은, 문화·창의산업의 디지털 

기술 격차를 식별하기 위해 시민사회, 민

간 부문 및 예술가와 창작자가 참여하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협의를 이용했다. 

멕시코에서는 공공단체인 디지털 문화센

터(Centro de Cultura Digital)가 게임 

분야의 훈련, 창작 및 실험을 위한 공간

으로 게임 라보라토리(Laboratorio de 

Juegos)를 설립했다. 이는 어린이, 청소

년, 전문직 종사자 및 다양한 커뮤니티를 

자기관리 방식으로 연결해 디지털 역량 향

상, 평등 강화, 네트워크 구축, 시민 인식 

증진 및 혁신과 기업가정신 지원 등을 위

한 포용적인 프로젝트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는 많은 
국가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8년 ‘디지털 문화

(Digital Culture)’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지금까지 이는 그 지역의 콘텐츠 창작자

들을 위해 팟캐스트와 웹 시리즈를 제작

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개의 가상 교육 도구

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문화부

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스토리 제

작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 창작자 전원에

게 제공한 도구로서 최초의 디지털 내러

티브 매뉴얼을 만들었다.

교육 커리큘럼에 코딩의 도입도 일상화

되고 있으며, 덴마크, 에스토니아, 영국, 

미국,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은 교육 수

준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의무적으

로 포함시켰다.

비정부 기구 씨어터데이프로덕션(The-

atre Day Production)은 기술 기반 훈

련 프로그램 ‘여성시청각교육(Women 

Audio Visual Education, WAVE)’을 운

영한다. 2019년 여성시청각교육은 팔레

스타인 젊은 여성들의 기업가적, 창의적 

및 기술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디지털 

애니메이션, 드라마 및 스토리텔링을 통

합했다. 이는 유네스코 사브리나 호 ‘다음

은 당신: 창의적 여성 역량 증진(You Are 

Next: Empowering creative Wom-

en)’ 이니셔티브로 디지털 창의 산업의 

젊은 여성들을 훈련시키는 프로젝트를 위

한 자금 조달 기회이다. 씨어터데이프로

덕션은 참가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찾아내

고, 새롭게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의

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여성들 고

유의 콘텐츠가 향후 국제 페스티벌과 시

장에서 유통되고 기념될 수 있도록 하자

는 아이디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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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으로 조정되는 
규제 프레임워크

공정한 보수 보호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 지침은 당사국들

이 권리자의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는 입

법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조한다. 전 세

계 모든 지역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창

작 지원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오직 소수의 당사국들

만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예술

가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

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2020년, (게임 및 웹툰 디지털 산

업의 핵심인력으로 인정된) 직원 및 콘텐

츠 개발자의 보수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

산업 종사자 및 웹툰 작가들의 근무환경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오직 소수의 당사국들만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예술가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에서는 여러 기관이 참여한 ‘셰어

위드케어(Share with Care)’라는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알려주고, 소비자들이 저작권 규정

을 위반한 불법 웹사이트에서 합법적인 

인터넷 서비스로 이동하도록 유도함으

로써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소비자

가 합법적인 플랫폼에서 문화 상품과 서

비스를 최대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

다. ‘셰어위드케어’는 검색 엔진 ‘필름파

인더(FilmFinder)’를 개발했는데 사람들

은 이를 통해 어떤 플랫폼에서 그들이 원

하는 시리즈나 영화를 볼 수 있는지 찾

을 수 있다.

나는 운이 좋게도 싱어송라이터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내 음악이 어
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지역사회를 즐겁게 하고 영감을 주는지 느끼는 것 만으로도 즐겁다. 
하지만 나는 예술가 이상이 되고 싶다. 나는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재능
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지만 작품에 대해 공정한 대우와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에 의
해 권리를 박탈당한 예술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었다.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는 사업이다. 물론 그 사업은 부자, 유명인, 권력가들의 이야기로 넘쳐
난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재능을 발
휘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성공할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젊고 열
정 있는 예술가 지망생들 말이다. 코로나 위기에서 알 수 있듯 창작자들은 믿을 수 없을 정
도로 취약한 삶을 살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과 자동차, 가족을 부양할 최소한
의 생계를 잃었다. 생업을 위해 라이브 콘서트와 공공 엔터테인먼트에 의존하는 사람들에
게 봉쇄는 특히 잔인했다. 여성 창작자들도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아 성평등을 위한 사명
에 집중할 여유가 없었다.

이제 회복의 길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제작자, 방송인, 디지털 서비스, 정부 정책 입안자 등 
예술가와 창작자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은 탁상
공론이 아닌 행동으로 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지금은 젊은 창작자에 대한 투
자, 디지털 세계를 위한 강력한 권리,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육, 
그리고 저작권 이슈를 자주 외면하는 정부의 집행능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공정한 기
회, 공정한 플레이 그리고 공정한 보수, 이들이 우리의 행동을 부르고 있다.

문화는 미래 세대를 위한 부의 원천이다. 특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지역인 아프리카에서
는 더더욱 그렇다. 코로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아프리카는 문화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면
모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제 작가 및 작곡가 단체연합(International Con-
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부회장,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여성으로만 구성된 ‘여성 라디오(WOMan Radio)’ 프로젝트의 설립자와 같은 역할에 전념
하고 있다. 나는 이 보고서가 모든 곳의 창작자들의 삶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
을 열어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본 차카 차카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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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엔진은 또한 SF애니타임(SF Any-

time)과 같은 소규모 및 지역 플랫폼도 

호스팅한다. 이번 정책은 2018-2019년 

사이 불법 다운로드 건수가 24% 감소하

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고 ‘셰어위드

케어’ 홈페이지 방문 건수도 급증했다.

케냐에서는 음악가가 받던 보수가 부당하

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에서 음원을 휴대폰 벨소리로 내려받을 때 

음악가가 받는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했다. 또한 정부는 벨소리에 대한 자국 소

비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자국 음악가들의 벨소리 음원 수입이 늘

어나게 되며, 이러한 규정은 케냐 저작권

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말라위 저작

권 협회에 의해 설립된 온라인 상점은 예

술가와 창의 분야 전문가들이 음악, 책, 비

디오, 게임 및 기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

술가와 뮤지션이 수입을 늘리고, 창작 콘

텐츠의 제작, 홍보 및 유통에 대한 통제력

을 높이는 동시에 해적 행위도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통신사 MTN 우간다는 아프리

카 고객들에게 음악 스트리밍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적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타

이달(Tidal)과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이

를 통해 우간다의 음악가들은 전 세계적

인 콘텐츠 유통의 혜택을 받고, 음악의 유

통 기간을 늘리며, 수익창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오늘 현재 300명 이상의 우

간다 음악가들이 이 플랫폼에 가입했다.

유럽연합은 또한 2019년 디지털 단일 시

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글상자 3.5)

을 통해 저작권법을 디지털 환경에 적응시

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음악가가 페이스북 라이브로 콘서트

를 하는 경우 콘텐츠가 페이스북의 트래픽

을 유도하여 광고 매출을 올려주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으로부터 어떠한 보

수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의해 관련 지침이 입법화된다

면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공연 종사자들은 시장 중심의 
로열티보다 더 많은 가치를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져다준다

음악의 경우 주요 디지털 플랫폼은 ‘린백

(lean back)’ 소비6 모드와 함께 제한적 

상호작용 및 완전 상호작용 모드를 결합

하게 된다. 이는 상호작용 스트리밍을 라

디오의 대안으로 만드는 옵션이다. 그러

나 위에서 인용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위

탁 연구에 따르면(Castle and Feijóo, 

2021) 공연 종사자들은 시장중심의 로열

티 지급 방식으로 보상받는 것보다 더 많

은 가치를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져다 준

다. 이 연구는 ‘공중 송신 로열티(com-

munication to the public royalty)’의 

형태로 스트리밍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으

로써 정책 목표와 공정한 보수 원칙이 보

다 잘 충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6. 팬 데이터로부터의 서비스로 알고리즘에 따라 도출된 

‘린백(Lean back)’ 플레이리스트.

글상자 3.5 •  유럽연합 창작자의 공정 보수: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보기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안은 창작자의 부당한 보수를 해

결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준다. 디지털 시장의 작가와 예술가에 대한 적절하고 공

정한 보수 원칙을 포함함으로써 창작물 및 콘텐츠의 디지털 판매 수입에 대한 투명성 제고 

조치를 제안한다. 이 제안은 일부 웹사이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셜 미디어가 콘텐츠 필터

를 설정하여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뉴스 제공 사이트가 언론 출

판사에 제공하는 금액 때문에 4년에 걸쳐 논의되었다.

이 지침은 2019년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회원국들이 지침의 요건에 부합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년(2021년 7월까지)의 시간을 주었다.

지침은 세개의 주요 영역을 다루게 된다: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된 예외사항 업데이트(예를 들어 교육적 사안 등)

•  콘텐츠에 대한 접근 확대(예를 들어 확장된 일괄 라이선스 등)

•  콘텐츠의 디지털 시장을 개선(예를 들어 권리자가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적절한 보수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요건 등).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콘텐츠 소비와 관련된 포괄적이고 최신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플랫폼에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

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권리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전에 게시된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침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인터넷 공공영역을 사유화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는 

우려가 있다. 허용과 침해의 범주를 구분하기 어렵고, 인터넷 서비스가 저작권 문제로 과

도한 필터링을 하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우려는 회원국에 의해 법안이 제정될 때 유의하지 

않으면 소규모 사이트나 개인의 경우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지침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제17조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이용 권한에 대한 기본 필터링과 결합하여 플랫폼에서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재정

적 흐름을 증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한 불균형한 통제와 표

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Dusolli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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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떠한 레코드 계약에도 포함되지 않

으며, 아티스트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으

로 공연자들이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에 의해 수집되고 분배될 것이다. 스트리

밍에 대한 이러한 보상은 부가적이고, 현

재의 ‘공중 송신’ 로열티를 감소시키지 않

으며, 현재 로열티 제도에 의해 보상되지 

않지만 공연 관계자들이 스트리밍 플랫폼

에 가져다주는 이익을 인정할 것이다. 스

트리밍 보수 솔루션을 통해 회원국은 생

산자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간의 라이

선스 계약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 세계

에 퍼져 있는 기존의 집단적 관리 조직

에 의해 운영되며 공연자에게 직접 지불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Castle and Feijóo, 2021). 

온라인상에서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려

는 시도는 기술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

에서 공유되는 콘텐츠에 대해 비용을 지

불하도록 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

부이다. 호주가 최근에 업데이트 한 미

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이 대

표적인 사례로 테크 회사(페이스북, 구

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가 자사 플랫폼

에서 뉴스 미디어 소스의 콘텐츠 공유 비

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한다. 3년 간의 공

개 질의 및 토론 끝에 2021년 2월 최종

적으로 법안이 제정되어 미디어 및 기술 

기업들이 규정 밖에서 거래를 하도록 유

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플랫폼에서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 필요한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최

종 제안 중재(final offer arbitration)’

를 시행했다. 집필 당시 시점에서 구글

은 ‘구글 뉴스 쇼케이스 (Google News 

Showcase)’를 통해 뉴스 출판사에 결

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

며 70여개의 호주 뉴스 출판사와 파트

너십을 맺었다(Google, 2021). 페이

스북은 당초 호주 내 모든 뉴스 콘텐츠

를 차단하던 가운데 현재 ‘페이스북 뉴

스 (Facebook News)’를 출시하고 공

익 저널리즘을 위한 투자 펀드를 조성했

으며, 미디어 기업들과 거래를 체결하고 

있다(Ward, 2021). 그러나 규정을 이끌

어내는 과정에서 협상은 항상 의견 불일

치로 가득했다. 

온라인상에서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려는 시도는 테크 회사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콘텐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이다

찬성론자들은 테크 회사의 권력을 규제하

고(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사가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반대

론자들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하

는 위험성과 테크 회사로 인해 사용자들

이 뉴스 미디어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

게 해 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이 직면한 딜레마는 

뉴스 미디어가 직면한 딜레마와 비슷하다. 

호주에서는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을 통해 뉴스 미디어는 테크 회

사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

는 조건을 얻었다. 뉴스 미디어와 마찬가

지로 예술가들 역시 작품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플랫폼에서의 

노출로 인해 이익을 얻기도 한다. 유사한 

법률이 예술가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면서

도 플랫폼에서의 그들의 존재감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면, 전문 단체, 예술가 및 문

화 분야 종사자들은 플랫폼에서 작품을 내

리는 대신 테크 회사가 그들의 작품에 대

해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협상해야 한다.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호
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

디지털화는 국내외 수준에서 세금 정책과 

행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

세제도가 지역 콘텐츠를 홍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영화사업자, 방송

사, 영상배급사, 주문형서비스 제공자가 

영화지원법을 통해 영화산업 진흥에 재정

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독일 영화 진흥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

으며, 독일연방 영화위원회가 제공하는 시

청각 지원 조건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013년 7월 독일 내에 본사가 없는 주문

형 비디오 서비스 사업자에게 영화부담금

을 부과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다. 독일은 

첫째, 주문형 영화 접근의 비중이 증가하

면서, 특히 영화 배급의 급속한 기술적 발

전을 근거로 이 조치를 정당화했다. 둘째, 

독일은 단일 사업장에서 다른 국가에 서비

스를 제공하는 주요 세계적 주문형 비디오 

플레이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

다. 독일 당국에 따르면 이번 확대의 목적

은 기존 제도와 철학의 명맥을 잇는 것이

다. 독일에서 영화사가 제공하는 영화를 

소비하게 되면 영화 제작과 배급 등 다양한 

문화적 목적을 지원하는 정부 소유 기금의 

수입에 기여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영상 

공급에 대한 세금 수입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예상 자금은 1,300만 유로(미

화 1,460만 달러)에 달한다(EAO, 2016). 

조세의 다른 측면을 살펴 보면 2018년 

10월 유럽 이사회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전자 출판물에 감세, 초감세 또는 제로 부

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에 동의하여 전자 및 종이 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칙의 조정을 가능하게 

전자책과 디지털 신문의 부가가치세 인

하와 함께,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문화 

및 미디어 정책 조치를 시행했다. 왜냐

하면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콘텐츠

이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온라인 또는 

인쇄물로 전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견 형성에는 다양

한 출판 지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책

의 문화적 가치는 인쇄된 형태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모니카 그뤼터스
독일연방 문화 및 미디어부 장관(Börsen-
blat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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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 결정의 결과로 독일과 같은 국가

들은 디지털 판본의 부가가치세율(2019

년까지 19%)을 인쇄물 및 (인쇄된) 출판

물의 부가가치세율인 7%와 일치시켰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정부가 전자책에 

부과하던 20%의 부가가치세인 ‘독서세’

를 없애자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되었는

데, 아마존은 2020년 5월 1일 킨들 전

자책 가격에서 이 금액을 없애고 (항상 

비과세인) 종이책 가격과 동일하게 맞추

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달 방식과 관

계없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세 인하율을 일치시켜 사업자 간 불

필요한 경쟁적 차이를 피하고(EY Con-

sulting, 2009) 온·오프라인의 공급과 

소비의 다양성에 더 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온라인 콘텐츠의 발견용이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 지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의 온라인 유통과 콘텐츠 발굴 능력의 향

상은 온라인 플랫폼과 상품 및 서비스의 

권리자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예술가는 기술을 사용하여 시청자

를 확대할 수 있지만, 플랫폼은 콘텐츠

가 검색되는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

친다.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발견용이성(Discoverability)은 인

터넷 또는 플랫폼 검색을 통해 무엇을 보

고 쉽게 찾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인

이다. 이러한 요인은 수많은 다른 플레

이어들로 붐비는 경쟁적인 디지털 환경

에서 문화 콘텐츠 생산자들이 어떻게 해

야 눈에 띄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된

다(Desjardins, 2016). 예를 들어 자체 

제작 콘텐츠와 타인의 콘텐츠를 함께 다

루는 플랫폼의 경우, 제3자의 콘텐츠보

다 자신이 소유권을 지닌 콘텐츠의 발견

성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 또한 플랫폼이 

콘텐츠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

에게 이익이 되는 콘텐츠의 발견용이성

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술가는 기술을 사용하여 

시청자를 확대할 수 있지만 

플랫폼은 콘텐츠가 검색되는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보수와 관계없이 디지털 시장의 이러한 

특징도 철저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AI

를 기반으로 한 추천 알고리즘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들은 

시행 중인 메커니즘과 그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월 스

포티파이는 ‘음성 콘텐츠와 배경 노이즈

를 포함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과 ‘처리된 오디오 신호 콘텐츠를 기반으

로 재생 가능한 콘텐츠를 식별하는 방법’ 

등 ‘오디오 신호로부터 음악 취향 식별’

이라는 주제로 특허를 받았다(Stassen, 

2021).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작가, 작

곡가 및 연주자의 창작 작업이 하나의 제

품으로 전락하지 않고 시스템의 핵심으

로 남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서 세계지

적재산권기구가 의뢰한 연구에서 지적

한 바와 같이 다양성 제고는 문화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가 된 스트리밍 플랫폼

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목표이다(Castle 

and Feijóo, 2021).

2020년 캐나다는 캐나다 콘텐츠의 창

작, 제작 및 발견용이성을 더욱 지원하

기 위해 통신 분야를 관할하는 법률을 검

토했다. 권고안에는 상업적 권리의 유지

를 위해 제작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 방송사가 캐나다 콘텐츠의 창

작과 제작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다양한 스크린 기반 콘텐츠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을 보다 쉽게 채택할 수 있도

록 해준다.

글상자 3.6 •  프랑스어권 문화 콘텐츠의 온라인 발견용이성에 대한 
프랑스-캐나다 퀘백 공동 보고서

2020년 11월 프랑스어 문화 콘텐츠의 온라인 발견용이성에 대한 프랑스어권 퀘벡 평가단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평가단은 창작자, 제작자, 방송인, 유통인,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대표 등 문화 사슬의 다양한 연결고리에서 온 약 100개 조직의 활동가들을 

만났다. 보고서는 온라인 문화 이용의 발달이 콘텐츠 접근의 ‘플랫폼화(platformization)’

를 동반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주로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 도입된 문화정책들에 수

많은 도전을 제기한다. 

도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정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의 국제적 특성

•  관찰 및 통제에 대한 국가적 수단에 도전하는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및 홍보 메커니즘

•  문화인과 규제 기관에게 더 큰 민첩성과 적응력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혁신 속도

프랑스어와 퀘벡 프랑스어 콘텐츠의 온라인 가용성 및 발견용이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여

러 가지 측면이 있다. 여기에는 교육, 인적 및 재정적 자원, 문화 분야에 적합한 도구의 가용

성, 다양한 유통망 연결의 기술 및 규정 변경 등이 있다. 이러한 도전은 음반, 시청각 및 영

화, 책, 공연예술, 시각예술, 음악학 및 유산 분야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전 세계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프랑스와 퀘벡 간의 공유 전략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

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주요 플랫폼의 국제적 범위를 고려할 때 더 강력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출처: Franco-Quebec mission on the online discoverability of Francophone cultural conten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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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다른 권고로는 캐나다 및 외국 온라인 공

급자 간 더욱 공정한 세법의 적용뿐만 아

니라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캐나다 콘텐츠의 발견용이성 요건을 충

족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의 채택이 포함

된다.

온라인 문화의 이용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에 

비해 더 빠르게 발전했다

프랑스어 문화 콘텐츠의 온라인 발견용이

성에 대한 프랑스어권 퀘벡 평가단의 보

고서(글상자 3.6)에서 언급했듯이 온라

인 문화의 이용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

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에 비해 

(많은 당사국들이 그러한 조치를 시행한

다고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발

전했다.

주요 국제 플랫폼은 직접적 이익이 없을 

경우 현지 콘텐츠 홍보와 가시성 확보에 

거의 관심이 없다. 이러한 플랫폼은 기

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역 플레이어들

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지역 콘텐츠 홍보에 대한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어권 퀘벡 평가단은 시청각 플랫폼(스마

트 TV, 로쿠 또는 애플TV 및 음성스피

커 포함)에서 사용되는 전달 장비가 서비

스와 콘텐츠의 발견용이성을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시장에서 

특정 플랫폼에 대한 사전 설치 접근은 상

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이므로 지역 

서비스와 콘텐츠를 강조하겠다는 플랫폼

의 약속을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AI 

장치에 대한 규제 범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권 퀘벡 평가

단은 우선적으로, 알고리즘의 효과에 대

한 투명성의 의무에 기초한 예방 조치를 

제안한다.

데이터 및 정보 동향

규제의 필요성에 더하여 플랫폼에 의한 

특정 데이터의 사재기는 의사결정자와 

권리자가 플랫폼이 지역 콘텐츠 발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

을 침해한다. 플랫폼에 의한 수집되는 방

대한 사용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권리자들은 그들의 발견용이성 및 보상

에 관한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고, 온라

인에서의 다양성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

한 정책들은 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다

(Franco-Quebec mission, 2020).

사용자와 장치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면

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다

른 측면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기업과 정

부에 의해 수집되고 데이터 분석 및 기술 

확산의 발전과 결합되어, 사람들의 행동

과 조직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고 형성하

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OECD, 

2019). 플랫폼에서는 상업적 이유로 디

지털 콘텐츠 소비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

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게다

가 시장 조사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동향

에 대한 보고서와 연구를 생산하지만, 이

것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돈을 지불해

야만 공개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데이

터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실로 인해 정

책 수립이 데이터 정보나 증거에 기반하

지 않고 진행될 위험이 있으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 발생할 수 있다. 

문화적 표현에 대한 디지털 접근의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

에 대한 최근 데이터를 이용해 통계나 연

구를 진행할 수 있는 협약 당사국은 35%

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 

비율이 50%를 약간 넘는 지역은 아랍,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들이다.

소수의 국가만이 알고리즘 사용의 투명

성을 높이는 정책이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창의적인 

분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더 광범위한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트렌드가 있다. 이

에 대한 한 사례는 유럽 시민들에게 프로

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존재를 알릴 권리를 부여하는 유럽연합

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다. 2019년 

나이지리아 데이터 보호 규정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다. 

문화적 표현에 대한 디지털 
접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에 대한 

최신 데이터로 된 통계나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협약 당사국은 

35%에 불과하다

2019년 10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부와 주요 음악서비스 산업자들은 ‘음원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

표했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저작

권료 정산 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야 하

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부문을 통해 

저작권 사용정보를 수집해 시장과 공유

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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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권고사항

글로벌 리포트의 이전 판에서 지적했듯

이 디지털 환경의 기술적 변화는 문화적 

표현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다양성 관련 

정책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

을 창출한다. 협약의 원칙과 목표는 여

전히 유효하지만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

기 위해 더 정교하고 횡단적이며 역동적

인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 장은 협

약 당사국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이제 그 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더 

빠른 속도와 더 큰 집중이 필요한 시점

이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이 제시

되었다.

 ¡당사국들은 공공단체(문화부를 비롯하

여, 통신, 방송, 기술, 통상, 산업 및 지

적재산 관련 당국, 예술위원회 등등) 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포함한, 문화·창

의분야의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

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디지

털 전략 또는 계획이 작성되도록 보장

해야 한다. 

 ¡정부 및 문화 분야 이해당사자 모두는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디지털 활

용 능력에도 우선순위를 두어 역량 구

축 및 기타 지원이 접근 가능하고 포용

적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서 개인이나 그

룹이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양

한 문화적 표현의 발견용이성을 증진

하고 지역과 국가의 문화적 표현을 위

한 기회들을 더 많이 제공하는 정책과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이행해

야 한다.

 ¡당사국들은 시민단체 및 민간 분야와 

협력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예술가 및 

문화매개자의 공정한 보수에 기여하는 

정책과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문화·창의산업이 대해 정부와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은 (전 세계적 플랫폼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한) 문화

적 표현에 대한 데이터의 투명성과 가

용성을 높이고, 증거가 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

 ¡문화·창의산업이 디지털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및 기술 분야

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이 반드시 수

반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화 분야

의 국제 협정은 특히 여성, 청년 및 취

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개발과 관

련된 명확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당사국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협약의 이

행을 위한 국가 로드맵의 설계와 시행

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 과정은 

동료 학습과 정보 공유 뿐만 아니라 유

네스코가 제공하는 기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사국들은, 입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관련한 측면

들을 고려해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

리 권고안’을 자국 내에서 이행하고 관

련 정책 조치를 유관한 국제적 및 지역

적 논의에 포함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

치들을 취해햐 한다.

 ¡ 문화·창의산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의 환경 발자국에 대한 연구

가 공공 및 민간 행위자 모두에게 장려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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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개방
마우리시오 델핀

제4장 •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개방

핵심 발견

›››	 	시민단체는 문화·창의분야를 관리하고 역량구축, 지지, 정책개발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 분야의 

활동에 기여한다. 이들은 공공 영역의 도움을 가장 적게 받는 분야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분야간 

연계를 구축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홍보하는 최전선의 활동가가 된다.

›››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참여적 대화의 장이 존재한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문화정책을 재구성하기 위한 의사 결정, 모니터링 및 평가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포괄적이고 투명한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문화·창의분야에서 데이터 개방의 원칙과 접근법의 사용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당사국이 참여하는 다중 데이터 수집 및 보급 전략은 시민 참여와 혁신을 조성하는 데에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	 	국가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간의 협업은 여전히 가장 보편적이지만, 국가 이하 수준에서 지역 당국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시민단체가 참여적 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더 강력한 결과물을 달성하여 협약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	 	시민사회 내의 구조나 조직의 수준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는 매우 불균등하다. 이와 

비슷하게,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국가 및 국가 이하 

수준에서 상당히 적은 공적 지원을 받는 등 기금의 접근성에 있어 지속적인 불균형이 존재한다.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민단체들이 디지털 환경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 그러나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역량, 접근성 및 

기술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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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그러나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터넷 연결성과 
디지털 기술의 
부족은 디지털 
적응을 방해함

유네스코  
리질리아트 운동은 
세계적인 논의를 조성함  

가상 토론이  
115개국 
이상에서 열림

참여적 거버넌스

공공-민간 파트너십

공적자금

경 과

권고 사항

90% 78% 71%
당사국들이 
시민단체와의  
대화의 장을 구현

당사국들은 
시민단체를 위한 
공적자금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당사국들은 
시민단체를 위한 
훈련 및 멘토링을 
지원하거나 
조직한다고 보고

도 전

협업에 대한  
제1장벽:  
자금 부족

지속가능하고 참여적인 
메커니즘과 그 평가를 위한 
투명성, 책임성 및 신뢰의 

조성

개방형 거버넌스 혁신

개방형 데이터 원칙 
구현 및 공유 정보 

시스템 개발

시민 참여, 디지털 기술, 
관리 및 기금 모금에 관한 

시민단체의 역량 구축

역량구축

지속가능한 자금 지원 
제도를 포함해, 모든 
단계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육성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훈련 및 멘토링

투명성

많은 시민단체들은 
문화정책의 결정이 
전반적으로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함

국가 수준 

61%
지방정부수준 

24%

그러나 시민단체가 
공동 의사결정과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겨우 35% (net)
조사대상 시민단체 만이 
현행법이 공공기관과 
그들을 협력하도록 한다고 
생각함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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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다양한 이해관계 활용, 모든 참여적 

노력의 유기적인 부분으로서의 갈등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패를 평가하

고, 통제 메커니즘과 제재방식을 제시하

며, 유연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를 수용

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가이드북은 시민1 

지식(거버넌스 혁신을 목표로 조직된 시

민의 경험에 의해 생성된 지식)의 체계화 

및 이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문화를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시민

단체의 지침 원칙이 어떻게 개방성에 기

여하는지 보여준다. 

문화정책 수립에 대한  
현대적 참여적 접근은 참여에 
대한 좁은 관점을 넘어 훨씬 

광범위한 시민 노력을 통합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또한 문화정책 결정에 

대한 현대적 참여적 접근법이 어떻게 좁

은 관점을 넘어 문화 거버넌스 개방을 목

표로 하는 훨씬 광범위한 시민 노력을 통

합하여 공동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가능하

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2005 문화적 표

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은 

이러한 전략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1. 이 장에서는 국가의 권력에 압력을 가하는 참여의 질

을 지칭하기 위해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는 부코프스키(Buchowski, 1996)의 ‘시민사회’ 개념

에서 파생된 것으로 저자는 ‘일종의 대항력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시민사회에 내재된 사회제도’가 형성된다

고 이해하고 있다.

제11조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2의 핵심 역

할을 인식하고, 이를 원칙으로 삼는 것은 물

론 이 국제 법적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특

별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반영한다. 시민사

회 참여를 광범위한 사회구성의 일부로 간

주하고 문화 거버넌스의 참여, 협력, 투명

성 및 책임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탐구하고 문

화 거버넌스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확보

하려는 협약의 목표(정보에 입각하고 투

명하며 참여적인 시스템)와 ‘열린 정부’3 

패러다임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이러

한 연관성을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여를 평가할 수 있는 미묘한 분

석 프레임워크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장

은 또한 당사국이 참여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 대화 및 교

류를 위한 메커니즘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2.  협약에서는 시민사회를 ‘비정부 기구, 비영리 단체, 

문화 분야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예술가 및 문화 공

동체의 작업을 지원하는 단체’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

해한다. 부분적으로 민간 부문을 직접적인 범위 밖에 

두고 지역, 국가 및 글로벌 수준에서 공공 부문 및 시

민 행위자들과 광범위한 연합 또는 파트너십을 구성

한 경험이 있는 매우 이질적인 이해관계자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열린 정부는 ‘민주주의와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투

명성, 책임성, 참여의 원칙에서 영감을 받아 혁신적이

고 지속가능한 공공 정책과 실행에 기반한 거버넌스 

문화’로 정의할 수 있다(OECD, 2016). 이 장에서는 

‘열린 정부’와 ‘개방형 거버넌스’가 같은 의미로 사용

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Millard, 2018). 그러나 열

린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조를 지칭하는 것이고, 개방

형 거버넌스는 그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서론

문화 거버넌스 개방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의 라자레티 유

적지(Lazareti Complex)와 풀라의 로

이스 커뮤니티 센터(Rojc Community 

Centre), 포곤-자그레브 독립문화청소

년센터(POGON-Zagreb Centre for 

Independent Culture and Youth)에

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모두 참여적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현하는 크로아

티아 사회문화센터이다. 라자레티 시민

들이 시 행정부와 공식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협업 의사 결정 공간인 ‘라자레티 플

랫폼(Platform for Lazareti)’을 구축했

다. 로이스 커뮤니티 센터는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시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센터에서 운영되는 협회 대표와 시 대표 

간에 공식적인 책임을 분담했다. 포곤에

서 참여 거버넌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제

도화되었고 지역 당국과 시민사회와의 연

맹인 연합연맹운영도시에서 의사 결정은 

동등하게 이루어졌다.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이 지원하는 ‘문

화 기관의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쿨툴라 노바 재단

(Kultura Nova Foundation)에서 제작

한 가이드북 <두잇투게더(Do it togeth-

er)>(Vidović, 2018)는 크로아티아 지역

에 대한 경험 연구를 기반으로 ‘문화 자원

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위한 유연한 프레

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책임 할당, 참여자 

핵 심  지 표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 시민사회는 자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협약의  
시민사회 이행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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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거버넌스를 향하여: 
시민사회의 운영 환경 보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

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협약은 시민단체가 지역, 국가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국제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이행하도

록 요청한다. 또한 당사국이 협약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사실은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가 핵

심 쟁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시민단체 운영의 조건에 대한 개관을 제

공하고,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위한 전

제조건을 파악한다. 후자는 참여적 메커

니즘의 구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기술

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다른 차원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다룬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

는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수준과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

접적인 시민사회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 

장은 당사국의 4년제 정기보고서(QPR) 

및 기타 공개 출처와 협약 증진에 있어 시

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목표

로 하는 유네스코 설문조사에 의존한다. 

이 설문조사는 2020년 가을에 개발되었

으며 협약의 정기 보고, 유네스코 역량 강

화 프로그램 및 국제문화다양성기금 지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조직, 리질리아트4 토

론 주최자를 포함한 1,300개 이상의 단체

에 전송되었다. 그러한 표적 샘플링5에 비

추어 볼 때,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시민사

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

러나 그것들은 협약 이행에 직접적으로 관

4. 리질리아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가상 토론을 

통해 문화·창의분야의 현황을 조명하기 위해 전 세

계 문화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유네스코의 글로

벌 운동이다.

5.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한 것은 2018년 글로벌 

리포트에서 사용된 설문조사와 다르다. 2018년 설문

조사는 더 광범위한 문화·창의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단체에 송부되었다. 이번 2022 글로벌 리포트를 위해 

설계된 설문조사에서는 62개국 158명의 시민단체가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대다수(52%)가 자신을 비정부 

단체라고 정의했으며 문화 네트워크(25%)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3분의 1(34%)이 단체를 20년 이상 

운영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선진국(63%)

에서 훨씬 더 높았으며, 개발도상국의 단체 중 43%는 

설립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주요 활

동 분야는 시각예술(68%), 문화·창의 산업분야 전반

(59%) 및 영화 및 시청각 예술(50%)이었다.

련된 시민단체의 인식을 평가하는 데 여전

히 유용하다. 설문조사 응답은 광범위한 

일반화를 허용하지 않으며 당사국의 정기

보고서 및 새로운 추세와 대조될 필요가 

있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시민단체의 

운영 환경에 대한 일면을 제공함으로써 전

체 그림을 완성, 확장 또는 도전할 수 있

는 정보를 수집하게 한다(응답자의 69%

를 나타냄)6.

문화·창의분야의  
복잡한 시민사회 구조

시민사회가 소통과 교류를 위한 환경을 

유지하는 능력은 기관에 제공되는 환경

(civic space)의 가능성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다.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

이며 다양한 환경은 예술적 창작과 예술

적 자유뿐만 아니라 대화, 연합 및 파트너

십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환경 속

에서 집단 행동을 조직하고, 더 나은 작

업 조건을 협상하며, 예술가와 문화분야 

종사자에게 유리한 입법 및 규제 환경을 

보장하는 전문단체 및 노동조합의 존재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당사국은 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수준 높

은 기존의 전문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해 

보고했다. 전문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된 분야는 시각예술이며, 출판, 음

악, 영화/시청각 예술, 공연예술이 그 뒤

를 이었다. 디자인, 미디어 아트 분야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진국은 모

든 문화 영역에서 개발도상국보다 전문단

체의 비율이 더 높으며 가장 큰 격차가 나

타나는 것은 디자인 분야이다(그림 4.1). 

미디어 아트의 경우, 관련 전문단체의 수

가 적은 것은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라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6. 가장 많은 응답은 아프리카(30%)와 서유럽 및 북미

(27%)에서 나왔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16%), 

아시아와 태평양(16%), 동유럽(6%), 아랍 국가(4%)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림 4.1

분야별 예술가와 문화분야 종사자를 대표하는 전문단체 및 노동조합
 

출처: BOP 컨설팅(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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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문화 거버넌스를 다룰 때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문화 거버넌스 시스템 

내부와 외부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장려하

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별도로 운영되

어 온 분야(가령 문화와 건강, 문화와 폭력 

예방, 문화와 표현의 자유 등) 간의 횡단

적 교류와 새로운 연결성을 촉진할 수 있

다. 또한 문화정책이 다른 주체들과의 상

호작용을 증가시켜 다른 정책분야와 연결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1장에서 이러한 측

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종류

의 연결은 문화 분야 시민단체를 통해 가

능해진다.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문단체가 

있는 경우 이는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시

민사회의 참여를 증진한다.

노동조합과 같은 전문단체는 다양한 수준

에서 동시에 여러 문제에 대해 작업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 하위 분야와 관련이 있

을 수 있지만 노동권, 공식화, 사회 보호, 

건강 및 안전 표준, 훈련 및 성평등과 같은 

횡단적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 배우 연합(Union of Bulgarian 

Actors)은 공연예술 분야의 모든 문화적 

표현의 보호 및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

하고 있으며 건강, 퇴직 및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회원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

금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인 대화 메커

니즘 및 공공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단체도 문화정책 결정 및 모니터링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글상자 4.1). 

아이슬란드에서는 아이슬란드 예술가 연

맹(Federation of Icelandic Artists)이 

국립 통계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와 협력하여 정부가 정보에 입

각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문화·창의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투아니아에서는 문화분야 노

동자 조합과의 협약 개정으로 문화분야 종

사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부

와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된 기술 개발 지원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환경을 활성화하는 

다른 촉매로는 인식 제고, 교육, 역량 구

축 및 멘토링 등이 있다. 강력한 역량과 기

술은 수행한 작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

고 동료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동

향과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문 지식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

부 차원에서 당사국의 71%는 시민단체

가 커뮤니케이션, 지지 또는 기금 모금의 

기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교

육 및 멘토링 기회를 조직한 것으로 보고

했다(그림 4.2)

글상자 4.1 •  예술가 지지 - 창의성을 지지하는 노동조합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 창의 산업 노동 조합(신디카시-SIN-

DIKASI)은 국가의 문화·창의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한 계획을 개발했다. 언론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노동법규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프

리랜서의 93%는 사회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 프리랜서의 79%는 월경 휴

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프리랜서의 86%는 지불 지연이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38%는 매우 비공식적인 업무 관계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한다고 보고했다(59%는 서면 계약서가 없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신디카시(SINDIKASI)

는 프리랜서 서비스 계약 수립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인 업무 설

명, 시간 및 지급 메커니즘,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위스에서는 라디오 및 TV 수신료 폐지를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에 따라 스위스공연협동조

합과 Swissperform(저작인접권 협회)가 2017년에 ‘No Billag, No Culture(빌라그 없이

는 문화도 없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지역 라디오 및 지역 TV 방송국에 대한 

자금 조달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70개의 협회와 11,000

명 이상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통해 문화·창

의분야 종사자들에게 최신 소식을 알렸고, 이 캠페인은 소셜 미디어와 전통 매체에서 긍정

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다른 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의 대화도 이루졌다. 이처럼 고무적인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2018년 71.6%의 유권자들이 기금 삭감에 대해 반대하게 되었다.

*빌라그는 1998년부터 라디오 TV 수신료 징수를 맡은 스위스 회사이다 

출처: 인도네시아 4년제보고서, 스위스 4년제 보고서

그림 4.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시민단체의 커뮤니케이션, 지지 및 기금 마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공공 기관에서 조직하거나 지원하는 교육 및 
멘토링 기회
 

출처: BOP 컨설팅(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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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대표적인 예로는 아르헨티나 국립예술기

금에서 지원하는 문화경영교육부터 영

화, TV,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스크린 스킬 아일랜드 등 전담기술 

및 경력개발 단체가 있다. 

시민 참여 사례들,  

전략적 및 제도적 커뮤니케이션, 

정보 및 통신 기술 사용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대

부분의 시민단체가 문화정책 결정에 참여

하기에 충분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91%). 이 결과

를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되겠지

만, 응답자들은 글로벌 리포트(UNES-

CO, 2018)의 이전 판에서 확인된 시민

사회의 중요성을 확인시키고 있다. 그러

나 시민단체는 공공 부문에 참여하고 정

책 개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증진하고 전략적 및 제도적 커뮤

니케이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

용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조직되

고 전 세계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리질

리아트 회의를 분석한 결과는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의 여러 방면에 대한 교

육의 필요성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 

준다(글상자 4.4). 이는 새로운 관객에게 

다가가고 정책 결정 및 평가를 위한 온라

인 공간에 참여하기 위해 대화 및 교류를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

고 강조한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 여전히 오프라인(UN, 2021a)인 상황

에서 인터넷 접속 및 연결은 진행 중인 디

지털 전환의 기회를 파악하고 다양한 목

소리를 내고자하는 전 세계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시민사회에게 여전히 중

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기술한 조치

(전체의 약 66%)를 분석한 결과, 이니셔

티브의 4분의 1이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

육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

분은 여성과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광범위한 문화 영역과 평생 교육 관점에서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창작 능력

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부르키나

파소, 콜롬비아, 쿠바, 사이프러스, 엘살

바도르, 에티오피아, 자메이카, 케냐, 마

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멕시코, 

팔레스타인,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아프

리카의 시민단체들은 모든 유형의 활동에

서 가장 많은 수의 계획과 조치를 보고했

으며, 이는 특히 역량 강화에서 두드러졌

다. 대부분의 정부가 예술과 문화·창의분

야에서 특정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계획의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다(1장 참조).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이니셔티브의 
4분의 1은 역량 강화, 워크샵 및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역량 강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강

력한 참여는 노력이 중복된다기 보다는 

공공 조치를 보완하는 데(예를 들어, 새

로운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또는 지역에 

접근하고 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와 시

청각 예술 분야의 공공 프로그램은 적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같은 분야에 시

민단체가 만든 프로그램은 많았다. 따라

서 공공 조치에서 잘 다루지 않지만 협력 

파트너가 우선순위로 파악한 분야에 시민

단체가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

정 문화 영역에 대한 역량 강화 외에도 시

민사회는 문화·창의분야의 전문성을 강

화하고 협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

해 문화 관리, 비즈니스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국

제문화다양성연합연맹, 유네스코 독일위

원회, 멕시코 비정부기구(NGO)인 Cre-

atividad y Cultura Glocal, U40 네트워

크, 칠레 및 파라과이 문화다양성 연합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표현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협약을 이해하고 수용하

며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페인어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우간다의 미

디어여성협회는 프로그램, 개발 문제 및 

관리에서 젠더 관점에 초점을 맞춘 교육 

모듈을 개발했다. 동아프리카 문화개발

(CDEA)의 창의경제 인큐베이터 및 액셀

러레이터(Culture and Development 

East Africa’s Creative Economy In-

cubator and Accelerator)는 동아프리

카의 예술가와 창의적인 기업가의 기술 

및 비즈니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국가기

관과 협력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자원

은 (인적자원,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또

한 언급되지만) 자금지원이다. 아래 진술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여에는 다양성에 

있어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전략과 그들과 

공공정책의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는 자원보다는 현지, 지역, 국가 수

준의 정부가 시민사회 자체의 다양성을 

다루기 위한 포용적인 전략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및 지역 차

원에서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 

인프라, 정책이 균일하지 않고 불평등하

다면 국가기관과 파트너가 되고 문화정

책 수립의 기회 및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도 불평등해진다. 또한 우리 회

원들은 시민사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

여하고 문화·창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당사국과 유네스코 국

가위원회의 불평등한 거버넌스 수준에 

대해 보고한다”

글로벌 리포트 2022년 판을 위해 시민사회 

대상 조사에서 받은 응답 내용(2021)



123제4장 •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개방

시각예술은 문화를 창조하고 사람들 사이의 지식과 소통의 다리를 만드는 데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술가들은 코로나19 펜데

믹의 확산으로 영향을 받는 많은 분야 중 하나이다. 미술관이 폐쇄되고 예술 재료의 부족(특히 미술 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직업과 생계를 잃었다. 사람들이 즐기던 예술가들의 창작물과 그 아름다움도 사라졌다. 여러 달 동안 우리 모두에게 슬프고 

어두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창작자이다. 우리는 붓질로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꿀 수 있다.

내가 디지털 세계에서 급진적인 계획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정보 기술 분야의 전문

가이자 시각예술가인 나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소통하기 위해 예술가와 작업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나는 이 계획을 해시태그 art stay 

safe(#artstaysafe)를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으로 시작했다.

이 계획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예술가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이 계획을 기반으로 카타르 최초의 가

상 전시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의 예술가들이 예술을 발전시키고 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다. 코로나19의 위기는 물리적으로는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

었다. 우리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예술가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이 위기로부터 부를 창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시작한 계획과 공동의 행동으로 촉발된 변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현재의 도전을 극복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무나 알-바더 
시각예술가/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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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시민단체를 위한 자금 확대와 다양화 
- 지속적인 과제

시민단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금 조달

은 여전히 핵심 과제이다. 자금 부족은 시

민단체가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능

력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금이 부족

하면 인적자원의 가용성이 떨어지고 네

트워킹 및 협업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시민사회의 참

여는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

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하는 것을 

권고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7.17이 추진하는 개방형 거버넌스 및 

참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충족

시킨다. 또한 사용가능한 공적자금의 수

준은 신청 비용, 엄격한 보고 및 결과를 

기대하고 있어 이는 역설적으로 시민단체

를 더 불안정하게 한다.

자금 부족은  

시민단체가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국가 자금 계획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

다. 그러나 시민사회 조사에서 가져온 간

략한 정보는 많은 시민단체가 향후 기존

의 활동 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

을 수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시민단체의 76%가 코로나19의 영향을 

심각하게(48%) 또는 보통으로(28%) 받

았다고 보고했으며, 선진국(68%)보다 

개발도상국(80%)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

았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당사국(78%)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

를 지원하는 자국의 공적 자금 계획을 보

고했다. 여기에는 상금 및 보조금(안도라,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폴란

드, 슬로바키아), 특정 기금 및 관련국가 

예산(인도, 인도네시아, 말라위, 몽골, 아

랍에미리트, 탄자니아 연합), 시민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 네

트워킹, 교육을 결합한 지원 프로그램(아

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서는 공적 자금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

고되는 등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그

림 4.3). 

공적 자금 지원 계획을 보고한 선진국

(87%)과 개발도상국(73%) 간의 차이를 

보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더 집중하도

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글상자 4.2). 이러

한 차이의 이면에 있는 주요 요인(예: 법

적 제약, 공공 자원에 대한 낮은 할당 등)

을 추적하는 것도 향후 관련 조치를 위

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개발도상국 시민단체가 

다양한 지금 출처를 모색하는 이유를 설

명해 주는데, 선진국 시민단체의 57%가 

하나 이상의 자금처를 갖고 있는데 반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비율이 73%에 달

한다.

글상자 4.2 •  니제르의 시민참여 지원 

니제르에는 유럽 연합이 자금을 지원하고 계획부(the Ministry of Planification)가 시행

한 ‘Programme d’Appui á la Societé Civile'(시민사회 지원 프로그램, PASOC)이 있

다. 두 번째 단계인 PASOC II(2012-2016)에서는 여성 및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개발 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국 4개 지역에서 적극적인 시민권과 기본적 인권(문화발전에 대한 권리 포

함)을 촉진하는 소액 보조금을 통해 비정부기구 및 협회의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하라는 요구

가 포함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 참여 확대와 보다 효과적인 공공정책 간의 연계를 강조하

며,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비국가 행위자들(non-State actors)의 기여를 더 많이 드러내고 

취약계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니제르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화를 강화하고, 시민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하

며 그들의 활동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열린 정부 관행과 원칙(투명

성, 참여 및 책임)과 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성취하는 긍정적인 연결

을 강조한다.

출처: 니제르 QPR 

그림 4.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참여를 지원하는 공적 자금 조달 
계획
 

출처: BOP 컨설팅(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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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응답한 개발도상국의 시민단체 중 

민간부문, 다자간, 양자간 또는 시민단체, 

유네스코 또는 기타 유엔기구에서 자금을 

조달한 비율이 더 높았다(그림 4.4). 그러

나 선진국의 51%에 비해서 개발도상국

의 21%만이 자체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

한다. 이러한 주요 차이는 개발도상국의 

시민단체가 회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상업적 벤처 기업을 창출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개

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원 환경 조성 및 유지

협약은 문화 거버넌스의 지속가능한 시스

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입법과 규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이다. 유엔 지침서 ‘시민 공간의 보호와 증

진(Protection and Promotion of Civic 

Space)’에서 볼 수 있듯이 의미 있는 참여

를 위해서는 열린 시민 공간을 필요로 한

다. 이는 공개 토론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거나 대화 채널을 보장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의견 차이나 반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활기찬 미디어 지형을 특징으로 

한 공간을 뜻한다(그림4.5). 따라서 국가

의 책임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당국

과 서로 의견을 표현하고, 모이고, 어울릴 

수 있는 ‘법률적 및 정책적 공간을 형성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서비스 품

질에서부터 더 나은 제도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에 이르기까지 삶에 영향을 미치

는 이슈에 관련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UN, 2020a).

몇몇 협약 당사국들은 이를 위해 법률 

및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거나 개정했다. 

2017년 이후 그러한 조치를 보고하는 대

부분의 당사국들이 개발도상국, 특히 아

프리카 지역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

다. 이러한 경향은 창의성을 위한 정책이 

잘 확립된 국가들과 정책 수립에 익숙하

지 않은 국가들 간의 참여적 거버넌스 격

차가 좁혀지는 것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것은 협약이 지지하는 문화정책 수립 원

칙이 보다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는 것이다.

일부 법률에서는 공공과 민간 섹터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문화·창의 협회 및 조직을 구체적으로 공

식화하거나, 모든 시민단체(CSOs)의 법

적 지위 획득을 촉진하기도 한다(카메룬, 

에콰도르). 다른 국가에서는 보다 직접적

인 지원 체계를 도입했다. 에티오피아는 

시민사회단체 선언문(Organization of 

Civil Societies Proclamation) 제정으

로 자금 출처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시

민단체(CSOs)가 국내외 자금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고,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창출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그림 4.4

광범위한 영역별 자금조달 유형
 

출처: BOP 컨설팅(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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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선진국전 세계 총계

그림 4.5

열린 시민공간의 더 나은 결과 도출
 

출처: UN(2020a)

열린 시민공간 결과

참여할
권리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 의견의 다양성
• 필요에 맞는 옵션
• 솔직한 의견제시

• 원활한 응답
• 더 강력한 승인

• 더 강한 사회적 결속
• 더 나은 개발 결과
• 보다 회복탄력성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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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티니에서 승인협정(Recognition 

Agreements)은 협회, 기관 또는 회사

의 형태로 문화·창의적 행위자들과의 업

무 관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러한 협정을 통해 기술적 및 재정적인 지

원이 가능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문화

청소년부(the Ministry of Culture and 

Youth)와 지역사회개발부(the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는 문

화·창의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보다 적

극적인 역할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에 서명했다. 벨리즈의 국가 문화정책 

2016-2026(National Cultural Policy 

2016-2026)에 따르면 음악 분야의 권리 

수집 및 관리 기관의 설립과 더불어 (특히 

문화·창의 분야에서 여성의 전문적 통합과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단체에서의 의사 결

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하여, 

문화·창의 산업의 여러 분야에 걸친 실무

자 조직의 설립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진

정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입

법 및 규제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

기는 어렵다. 이 이슈에 대해 보고한 당사

국은 거의 없었으며, 전국적 및 지역적 수

준에서 이러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당사국 역시 전혀 없었다. 

시민단체의 운영 환경을 평가하는데 중

요하게 고려할 두 가지 지표는 공공기관

과 협력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능력과 문

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

한 의사 결정의 투명성이다. 따라서 시민

사회 조사 응답자 중 35%(순긍정)7 만이 

기존 법률과 규제에 근거해 문화적 표현

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공공기

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답변한 

7. 순 긍정적 동의는 진술에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의한 

비율에서 동의하지 않거나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 비

율을 뺀 총 비율이다. 부정적인 결과는 동의하지 않거

나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동의한 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시민단체

의 27%(순긍정)만이 국가의 입법 및 규제 

환경이 그러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고 응답한 반면, 선진국의 경우 57%(순긍

정)에 달한다. 더욱이 문화정책 입법이 이

루어지고 제정되는 방식이 대체로 투명하

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 시민단체가 더 

많다(-2% 순긍정). 결과적으로 시민단체

를 위한 지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

전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또한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관리하

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적 접근과 

전략, 공공 및 시민 역량의 강화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격차를 보여준다.

문화를 위한  
개방형 거버넌스 원칙 활용

이 협약은 당사국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문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환경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문

화 거버넌스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개념과 열린 정부의 패러다임 사이에 직접

적인 연관성을 확립하였다(Meijer et al., 

2012; Fumega, 2016). 열린 정부는 사

람 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

공기관이 연구, 모범사례 공동개발, 테스트 

및 시행과정에 시민들이 부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Bason, 

2010). 이는 참여 원칙뿐 아니라 시민사회

와의 협력, 개방형 거버넌스의 토대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한 협업의 한 형태로서 시민혁신8을 촉진

하고,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최선의 해결

책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동창조9

를 증진하고자 한다(Concha and Naser, 

2012).

8.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민주적 이슈와 도전을 목표로 조

직된 시민 또는 시민 주도 조직이 추진하는 혁신의 흐

름을 의미한다.

9. 공동창조(co-creation)란 협업과 실험을 통해 지식

을 창출하는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을 말한다. 이는 다

양한 지식의 원천을 결합하여 근본적으로 초학제적이

고 새로운 지식관리 방법으로 이해된다(Zurbriggen 

and Gonzales, 2015).

참여는 범위의 폭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의사결정과정에 대중의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결정의 

수준이 높아진다

이 패러다임은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비용을 통제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달성

하고, 공공정책 수립에 대한 접근에 있어 

형평성을 보장하며, 자원 할당과 공공 관

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Concha and Naser, 2012). 문

화 거버넌스와 열린 정부 사이의 연관성

을 인지하면 더 강력한 문화 거버넌스 시

스템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여에 대해 보

다 잘 이해할 수 있다(Delfín, 2021). 한 

가지 좋은 사례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부르키나파소는 문화, 관광, 스

포츠 및 레저 분야에 대한 정책과, 문화 

및 관광에 대한 국가 전략 설계에 대한 참

여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공정책 개발을 

위한 국가 지침과 결을 같이 하여 공식

적 및 비공식적인 협의와 대화 과정을 위

해 다층적으로 구성된다. 시민사회의 참

여로 아이디어 교환과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전용 공간 조성, (계획 및 모니터링, 

기금 모금, 사업 관리 및 성평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이 1,000명 이

상의 행위자에게 행해졌으며, 지방 문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에 대한 교육이 700

명 이상의 행위자에게 행해졌다. 참여는 

범위의 폭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

는데, 의사결정과정에 대중의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결정의 수준이 높아진다.(이

를테면 의사결정에 있어 대중과 협업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것

이다) (IAP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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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단순히 시민사회에 정보를 알려

주고 자문하는 과정만을 의미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참여 스펙트럼을 넓히고, 시

민사회와 협력하고 권한을 부여하면 (그

리고 참여에 대한 미묘한 이해를 받아들

이면) 모든 참여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더욱 투명하고 협력적인 과정에 정

부와 시민단체가 동참할 수 있다(Atenas 

et al., 2020). 문화·창의분야에서 개방

형 거버넌스 원칙과 실행은 여전히 미미

하지만 (글상자 4.3)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개방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지원 환경에 적

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시민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고도로 포용

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열린 정부 원칙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창의분야에

서 특정 집단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한

하는 장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민 토론과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교류를 위한 포용적 포럼의 성공적인 사

례는 리투아니아의 문화 포럼(Culture 

Forum)이나 폴란드 문화국가회의(Na-

tional Conference on Culture)에서 찾

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자문기구로부

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후에 네트워크와 

새로운 시민기구의 형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 예로 탄자니아에서는 창의산업

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를 통해 창

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네트워크 구

축으로 이어졌다.

투명성과 개방형 데이터를 통한  
공공 가치 창조

열린 정부 관점에서 투명성과 참여의 관

계는 필수적이다. 참여과정의 투명성 정

도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과 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Ramírez-Alujas 

and Cruz-Rubio, 2021). 협약에 따르

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보의 공유와 교환은 투명성의 원

칙에 따른다(‘정보와 투명성’ 제9조). 결

과적으로,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6

은 효과적이고, 믿을 수 있고, 투명한 기

관의 구축과 모든 수준에서 대응적, 포용

적, 참여적이며 대표성이 있는 의사결정

을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핵심 목표로 

인식한다.

투명한 과정과  

참여적 과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수준의 참여가 과정, 의사 

결정 또는  

책임 할당의 투명성을  

자동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사국들이 제출한 4년제 정기

보고서는 투명성에 관해서는 부분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응답한 당사국 중 

70%가 정부기금 및 예술가들을 위한 국

가보조금과 상금에 관련하여 투명한 의

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그러나 각 국가들이 조치

의 상세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

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금 조달 프

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투명한 과

정과 참여적 과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

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과정, 

의사결정, 책임 할당의 투명성이 보장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조사

에 대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문화정책 

입법이 투명하게 수립되고 제정되는 것

으로 보지 않았다. 정기보고서에서 나오

는 수많은 시민사회 협력 사례에도 불구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에 초점을 맞춘 조치는 거의 없었다. 

글상자 4.3 •  열린 정부 관행의 지도작성 및 문화적 어젠다와 연결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과 같은 국제기구는 거의 10년 동안 

모든 분야에 걸쳐 열린 정부 관행을 홍보하고 지도작성해 왔다. 78개 국가와 76개 지방정

부가 구성한 다국적 이니셔티브인 열린정부파트너십은 국가 및 지방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열린정부파트너십은 회원국들과 함께 

강력한 조직 인프라를 개발했고, 참여와 공동창조의 표준과 전용 툴키트를 포함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메커니즘과 도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열린정부파트너십은 예

술과 문화 분야를 위한 전문 정책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열린 

정부를 위한 4,225개 이상의 국가적 약속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된 약속이 19개에 불과하다

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Delfín, 2021). 

이 약속에는 브라질 문화에 대한 국가 정보 및 지표 시스템의 통합이나 필리핀 원주민에 대

한 국가 위원회의 지방 입법 및 정책 결정 기구에 원주민의 의무적 대표성에 대한 정책 시

행과 같은 광범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열린정부파트너십에 따르면 이러한 약속은 정

보 접근, 역량 구축, 전자 정부, 재정 개방, 개방형 데이터, 재정 정책에 대한 공공 참여, 예

산 출판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과 연관된다. 문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이들은 디지털 전

환, 발견용이성, 가용성 및 다양성, 원주민, 문화 유산 및 성 평등과 관련이 있다. 열린 정부

와 문화 거버넌스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면 세계적인 수준의 협업과 중요한 혁신 잠재력

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출처: www.opengovpartnership.org; ogp-participation-co-creation-standards.

http://www.opengovpartnershi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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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적 수준에서 ‘안전하고, 규제되

지 않으며, 포용적이며, 의미 있고, 효과

적으로 공공 업무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활기차고 자유로운 시민 공

간’이 보장되도록 정치 과정 참여와 의사

결정 관행 및 과정의 투명성 조합이 강화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UN, 2020a).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는 당사국과 시민

단체가 투명성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 및 데이터 생성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유럽독립

공연예술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Independent Performing Arts)

는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업 환경에 대한 

지식을 늘리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2021년 4월 국제문화다양성연맹은 협약

이 아직 널리 비준되지 않은 아시아 태평

양 지역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

과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참여에 관한 연

구에 착수했다(IFCCD, 2021). 슬로바키

아에서는 문화·창의 산업 포럼을 위해 새

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정보통신기술

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어느 지역에 어

떤 기술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해당 분야

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선택하는데 도

움을 준다.

개방형 데이터10를 실행하면 투명성과 공

신력을 높일 수 있는데 문화·창의분야 역

시 이 과정을 육성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Delfin, 2021). 어느 작지만 중

요한 조직은 대부분 문화 지표에 접근하

고 프로젝트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개방형 데이터 포털을 사용한다고 보고했

다. 예를 들어 도서관을 통한 문화에 대한 

정보와 표현의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도서

관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

tions)은 개방형 데이터 실행에 깊이 관여

하고 있다. 그 목표는 이러한 영역에서 개

방형 데이터 실행을 촉진하는 글로벌 네

10. 국제 공개 데이터 헌장(2021년)에 의하면 개방형 데이터

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적 특성을 갖춘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한다.

트워크인 OpenGLAM11 운동과 일치한

다(McCarthy and Wallace, 2018). 문

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

해 개방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

한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인 문화적 거버넌스

를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데이터 실행을 

촉진하는 명확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Delfín, 2021). 변혁적인 코로나19로부

터의 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뢰

할 수 있는 최신의 문화 통계와 더불어, 문

화·창의분야의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이

며 조정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 메커니

즘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방형 

데이터는 지방,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데

이터 수집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간소화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화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데이터 실행을 
촉진하는 명확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협약 추진을 위한 활동 및 계획들에서 개

방형 정부 데이터의 사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문 응답자들은 몇 가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고 답변한다. 여기에는 공

공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 데이터를 사용

할 수 없거나 데이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공개하는 문제, 협약을 다층적

으로 이해하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협

약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 파악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 개

방형 데이터에 대한 현재의 연구는 개방

형 데이터가 일반적인 개방형 데이터 사

용자(언론인, 변호사 및 민간 기술자)를 

넘어 지방 단위에서 일하는 풀뿌리 조직

들과 관련이 있도록 더 유용하고 연관성

11. ‘열린 갤러리, 도서관, 아카이브 및 박물관’은 문화유

산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적 접근을 통

합, 연결 및 지원하기 위한 전 세계적 이니셔티브이다.

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Zahuranec 

et al., 2021). 비록 조사 결과는 제한

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문

은 문화·창의분야의 시민단체들도 이러

한 발전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

을 확인했다. 

다른 공공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문화·

창의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정보

에 대한 접근이 공공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미래를 향

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Meyrick 

and Barnett, 2020; Zurbriggen and 

González, 2015).

협약은 국가 및 지방 단위에서 지속가능

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개

방형 데이터 어젠다를 촉진하도록 강조

한다. 이는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을 보장하는 ‘평화, 정의 및 강력한 기관’

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6(세부목표 

16.10), 자원(전문성, 지식, 기술, 자금 

등)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모

델 및 다수의 이해관계자 모니터링 프레

임워크를 장려하는 ‘목표를 위한 파트너

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세부목

표 17.16 및 17.17)을 향해 나아가도록 

촉진한다. 

문화 분야는 통계 데이터가 잘 제공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정

부에 의해 제공되는 반면 행위자들은 자

신들의 활동 프레임워크 안에서 조차 데

이터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 데

이터는 예를 들어 기준 상황, 목표 설정 

또는 데이터 지표를 제시하는 데 필수적

이다.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 

상황과 맥락을 분석할 수 없다. 데이터

는 협약의 촉진에 있어 필수적이며, 당

사국들로 하여금 고유한 문화적 표현들

을 창조, 생산, 보급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조건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접근 할 수 있게 한다.

2022년 판 글로벌 리포트를 위한 시민사회 
설문지 응답자,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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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특히 문화·창의 산업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많은 참여

를 했으며 이를 통해 문화가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당국은 4주간의 전

면 봉쇄를 제외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문화공간과 기관을 계속해서 열어주었다. 비록 

제한된 인원만 수용할 수 있더라도 영화관과 극장, 박물관, 도서관, 콘서트홀은 문을 열었

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코로나19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임시 제도

와 조치를 마련했으며, 이제 코로나19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

다. 회복력 있는 문화·창의분야의 발전은 2030년까지의 국가개발계획과 국가회복계획에

서 다루어져 왔다.

크로아티아는 유네스코 리질리아트 운동에 참여했으며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에 관한 세계회의(MONDIACULT 2022)를 앞두고 다른 나라와 함께 일련의 토론에 참여하

기를 열망한다. 이 운동은 시민사회의 협약을 외부 감독하고 협약 당사국의 개방성을 되살

렸다. 또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역할과 협약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장려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유네스코 문화정

책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회의의 준비 과정에서 리질리아트 운동이 2022년에도 계

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격차 및 기회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회의는 유네스코 회원국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

인 문화적 다양성과 2030 지속가능발전 어젠다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함께 성찰

하고 노력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내가 저자로 참여했던 <글로벌 리포트 문화정책의 

(재)구성> 초판은 이러한 성찰의 귀중한 데이터이다. 

니나 오불렌 코르지네크
크로아티아 문화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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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약의 정보 공유 및 투명성에 관한 

운영 지침(2019년 6월 개정)과 더불어 

당사국들에게 디지털 환경에서 협약 이

행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개발할 것을 촉

구하고, 로드맵 설계 및 시행을 담당하는 

팀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는 등 2017년 

이후 협약 운영 기관들이 내린 결정도 실

현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증진하는 
시민사회 행동의 영향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에 대해 높아지는 목소리

문화 거버넌스 참여는 모든 단계의 정

책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

작된다(1장 참조). 당사국의 90%가 고

무적이게도 문화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대화 메커니즘을 

구현한다고 선언했으며, 선진국(97%)

은 개발도상국(87%)보다 더 높은 비율

을 보였다. 반면 시민사회 조사 응답자

의 77%가 자국 정부기관의 문화정책 협

의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실제 현장의 경험과 비교될 필요

가 있다. 또한 당사국이 대화 메커니즘

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그 범위는 이

해관계자에게 알리거나 이해관계자로부

터 피드백 수집을 목표로 하는 메커니즘

에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메커니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국의 운영 메커

니즘을 보고한 대부분의 당사국은 협의

를 통해 시민단체로부터 피드백을 수집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리질리아트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

운 대화의 장을 열었고(글상자 4.4), 국

가 수준에서 시민단체 대표 및 개별 전

문가와의 대화를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 

또는 의회(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이탈리

아, 자메이카, 리투아니아)와 같은 상설 

기구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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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회의와 연례 포럼을 열

었고(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

로바키아, 우간다), 다른 국가에서는 정기 

또는 비정기 회의와 워킹그룹을 조직했다

(벨로루시, 부르키나파소, 쿠바, 덴마크, 

케냐). 시민단체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

체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

체의 18%는 지지, 정책 개발 및 협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와 이니셔티브를 취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프리카는 몇 가

지 성공적인 사례를 제공했다. 또한 짐바

브웨 신탁(Nhimbe Trust)은 문화 분야

를 포함한 전반적인 입법 검토를 위한 헌

법 조정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입법 및 지

지 추적기(Tracker)를 개발했다. 추적기

는 특히 예술가 및 문화분야 종사자에게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의 개입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처간의 프로젝트팀

(TF)과 협업하여 일하는 시민단체 컨소시

엄은 예술적 자유, 결사의 자유 또는 표현

의 자유와 같은 문화 관련 분야에서 제안

된 입법 개정안의 영향을 설명하는 성명서

와 정책 개요를 개발하기도 한다. 

글상자 4.4 •  리질리아트 - 예술가를 위한, 예술가에 의한 국제적 움직임

코로나19 팬데믹은 예술가 및 문화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CSOs)의 상호작용과 발전의 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

다(CIVICUS, 2020). 이에 유네스코는 전 세계 문화예술단

체와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리질리아트, 온라인 토론을 통해 

문화·창의산업과 분야의 현황을 밝히는 세계적인 운동을 시

작했다.

이 운동은 275개 이상의 토론을 만들어냈고, 115개 이상의 

국가가 연사 또는 사회자로 대표되었다. 전 세계 문화 분야 

종사자들은 이 운동을 자신의 도전과 제안, 혁신적인 활동을 

여과 없이 공유할 수 있는 우선적인 플랫폼으로 여겼다. 시

민단체의 상당한 참여는 이 운동의 주요 특징이었다. 전반적

으로 리질리아트 토론의 41.7%가 시민단체에 의해 조직되

거나 공동 조직되었다. 2021년 3월 31일 현재, 토론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52%)와 아랍 국가(52%)의 시민사회 이해

관계자에 의해 주도 또는 공동 주최되었다. 리질리아트 운동

의 주요 발견은 집단 행동, 참여 과정 및 공공 협의가 전 세계 

시민단체의 주요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  네트워킹: 일부에게 코로나19 봉쇄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과 화상 회의의 도움을 받아 예술 및 문화 커뮤니티에서 전

례 없는 네트워킹 시대를 예고했다. 지역, 국가 및 국제 동

료와의 이러한 동맹은 지식 교류를 촉진하고, 집단 행동을 

위한 추진력을 창출했으며, 예술 창작에 다시 불을 붙였다.

•  참여 과정: 코로나 위기를 회복하려는 조치와 각 분야를 전

반적으로 재건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위기로 인해 드

러난 불안정성을 견지한 시각을 가지고 발표자들은 코로나 

이후 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

했다. 문화 예술계의 일부 참가자에게 위기는 문화정책 수

립 및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맺기에 있어 보다 포용적인 시

대를 여는 기회로 인식되었다.

•  데이터 필요성: 전 세계 문화 분야 종사자는 팬데믹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문화·창의 분야의 포괄적인 체계화를 

지지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창의적 가치 사슬에서의 데이터 부

족으로 인한 위험을 잘 보았고, 이것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저평가와 국

가의 지원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간주되었다. 참여 과정과 공공협의를 

통해서 문화생태계의 적절한 확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데이

터 수집과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기관 체계화가 코로나19 이후 우선순

위에 올랐다.

•  디지털 영역에서의 보수: 온라인 상의 예술 작품이 디지털화되고 접근

성이 높아지더라도 충분한 보수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사

람들은 이러한 불일치가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 부

족,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의 최소 재생당 보상,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

는 교육 기회의 부족, 예술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지불에 대

한 대중의 거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디지털 전환을 수익 전환으로 만들 가

능성은 희박하다.

유네스코가 리질리아트 주최 측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심층 분석

한 결과 100건의 권고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문화생태계

에서 시민사회의 상대적 위치 및 역할과 직결된다. 정보 및 시민사회와의 

피드백 공유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를 넘어선 참여 정책 수립(특히 코로

나19 이후 회복 계획의 설계 및 구현과 관련한), 문화·창의 분야에서 활

동하는 시민단체를 위한 명확한 등록 메커니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 수준

에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한 전담 지원 등이 있다.

유네스코는 리질리아트 x 세계문화장관회의를 통해 리질리아트 운동을 

확장하여 2022년 9월 멕시코가 주최하는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

능발전에 관한 세계회의 준비 과정을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진

화하는 요구, 격차 및 기회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리질리아트 x 세

계문화장관회의에 관심 있는 이해당사자 누구나 세계문화장관회의에 이

르는 높은 수준의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플랫

폼 역할을 할 것이다. 

*전체 권고사항은 제8차 당사국 총회 정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n.unesco.org/creativity/sites/creativity/files/sessions/8cp_inf8_covid19_resiliart_en.pdf. 

https://en.unesco.org/creativity/sites/creativity/files/sessions/8cp_inf8_covid19_resiliart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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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의 문화예술관광부는 문화 

분야의 새로운 레퍼런스 프레임워크 개발

에 시민사회 네트워크, 관계자 협회 및 노

조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했다. 여기에는 공공 정책 수립, 전략 및 

운영 분야별 계획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

의 다양한 단계에서 광범위한 협의와 피

드백 세션이 포함된다. 새로운 분야별 정

책인 국가문화관광전략과 2018-2021

년 두 가지 행동 계획이 채택된 후 시민단

체는 참여 실행을 위해 국가전략운영위원

회에 가입했다.

향후 몇 년 동안 당사국과 시민단체의 중

요한 과제는 이러한 대화 메커니즘(워크

숍, 포럼, 위원회, 워킹그룹, 프로젝트팀

(TF) 등)의 효과 및 결과,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증진하고 문화 거버넌스를 재구

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어

떻게 장려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지 평가

하는 것이다. 

향후 몇 년 동안 당사국과 
시민단체의 중요한 과제는 

대화 메커니즘의 효과와 결과, 
그리고 시민사회 참여를 어떻게 
장려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약

은 참여 정책 수립과 모니터링을 촉진하

기 위해 당사국 및 시민단체가 채택한 전

략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핵심적인 국제

적 법적 프레임워크가 된다. 이러한 접

근은 모든 수준에서 대응적, 포용적, 참

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

표의 세부목표 16.7을 달성하는 데 기여

한다. 실제로 당사국의 85%는 시민단체

와 협의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

진하는 정책과 조치가 수립되었다고 보고

했다. 시민사회 조사에서 참여자의 76%

가 새로운 정책을 개선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지지 캠페인 또는 노력에 참여한 경

험이 있는데, 시민단체 참여도에서 개발

도상국(71%)과 선진국(86%)의 차이가 

났다. 지역 단위에서 문화 거버넌스에 대

한 시민단체의 참여는 훨씬 중요도가 낮

은 것으로 보이며, 시민사회 조사 응답자 

중 절반만이 참여를 보고했으며, 선진국

(64%)과 개발도상국(43%)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단체가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가능하고 동등한 

환경에서 혜택을 얻도록 하는 도전과제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지역 단위에서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는 

시민사회 설문 응답자 중 

절반만이 참여를 보고함으로써 

훨씬 덜 중요해 보인다.

소수의 당사국에서는 국가 및 지방 수준

에서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시민단체와의 

문화정책에 대한 공동 설계 과정을 설명

했다(오스트리아, 부르키나파소, 에티오

피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폴

란드, 아랍에미리트). 칠레, 콜롬비아, 파

라과이, 페루에서 발견된 사례를 보면, 라

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는 이와 관련하

여 선두적인 지역으로 보인다. 파라과이

의 문화부 장관은 부문별 문화정책 공식

화를 위해 문화 기술 테이블에 기꺼이 참

여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준

비했다. 페루의 후닌(Junín) 지역을 위한 

지역문화계획 초안 작성에는 9개 지방에

서 열린 지방문화회의를 통해 모인 500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주요 대표와 지

역 지도자의 참여로 지방분권 과정이 원

주민의 문화, 상호문화성, 권리에 대한 지

역 전체의 대화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칠레는 분권적 상향

식 접근을 구현하기 위해 문화정책의 검

토 과정을 이용하여 문화 거버넌스를 위

한 새로운 참여 아키텍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90회 이상의 회의가 지방에서 열

렸으며, 4,000명 이상의 문화 행위자가 

참여했다. 연례적인 지역 및 국가 문화회

의와 함께 새로운 지역별 및 분야별 정책

을 형성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문화

정책의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 아르헨티

나 문화부의 문화관리사무국은 문화 핫 

스팟(Puntos de Cultura)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10년 가까이 계속된 작업과 6

차례의 순방을 통해 전국 1,000개 이상

의 조직으로 구성된 국가 네트워크를 구

축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포용, 지

역 정체성 및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

한 예술적, 문화적 이니셔티브를 개발하

는 사회단체 및 문화협회에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보조금과 지원을 제공한다. 법

적 지위가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지

원 대상 단체의 40%가 풀뿌리 조직이었

고, 약 50%가 ‘빌라(villas)’(비공식 정착

촌)에 위치하여 지리적 영향력이 매우 크

다는 것을 의미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

타에 있는 반둥(bandung)의 창의경제위

원회는 문화정책과 창의도시 개발에 개발

도상국의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또 다른 

사례이다(Larasati and Gu, 2020). 반

둥의 성공은 지역 활동가와 비정부 기구, 

글로벌 정책 어젠다를 지역적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며, 이는 선

진국 전문가(western intermediaries)

를 통한 정책 이전보다 틀림없이 더 효과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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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역량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거

의 3분의 2가 입법 및 규제 환경이 공공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87%(

순긍정)가 자신의 조직이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정책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작

업가설은 현재 정책 환경의 특징이 규제 

프레임워크가 약하는 점이다. 이 프레임

워크에는 정책 수립 과정에 영구적인 참

여를 보장하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상호 연관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정부 리더

십에도 건재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

으킬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계획도 불충

분하다는 것이다. 기존 법률과 규정의 부

재 또는 부족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파

트너십 및 협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지만, 다른 수준에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정책 수립에 참여하지 않

았다고 보고한 소수 시민단체 중 19%는 

기여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2%는 정부가 그들을 참여시키

는 데 관심이 없다고 느꼈고, 22%는 참

여를 요청받지 못했다. 이것은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

기 위한 교육, 커뮤니케이션 및 지원 실행

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당사국이 제출한 4년제 

정기보고서 중 최소 92%는 

시민사회가 정보를 제공했으며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더 많은 

시민사회 참여를 보고했다.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전략적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촉진함으로써 문

화·창의 분야의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사

회의 참여 조건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개정 목적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

한 시민단체의 기여를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안은 또한 당사국이 시민

단체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

계된 시민사회 양식을 포함하여 새로운 

글로벌 리포트 도구를 개발하는 결과를 

낳았다. 시민사회 양식는 다양한 국가의 

환경과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하고 

다재다능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당사

국이 제출한 4년제 정기보고서 중 92% 

이상는 시민사회가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여

기에는 시민단체 작성 양식을 제출한 당

사국의 77%가 포함되며, 나머지 당사국

은 하나 이상의 시민단체가 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다수의 이해당사자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한다(글상자 4.5). 

모든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정

교화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다수의 이해

당사자 협의에 참여시켰고,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 참여(92%)가 선

진국(84%)보다 더 많았다고 보고했다. 

칠레, 팔레스타인, 파라과이, 폴란드, 르

완다, 슬로바키아, 우간다 같은 당사국은 

코로나19 시기에 시민단체 참여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이 기간 동안 간소화를 위해 온

라인 양식을 사용한 원격 참여 보고를 했

다. 문화·창의 분야와 예술가 및 문화 분

야 종사자의 상황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 

글상자 4.5 •  정기 보고를 통한 참여 정책 모니터링 활성화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국(Sida)이 자금을 지원하는 ‘기본적 자유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의 재구성’ 프로젝트(2018-2022)는 국가 및 지역 수준 정책 모니

터링에서 16개 개발도상국의 인적 및 제도적 역량을 강화했다. 공공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다수의 이해당사자 팀을 구성하고 자국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현황을 보고하

도록 교육했다. 이러한 참여에 대한 보고 과정은 부처간 대화와 분야간 네트워킹을 위한 

새로운 공간과 기존 정책 환경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포함한 향상된 

기술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지식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말리에서 이 프로젝트는 관련 국가 행정, 지방 및 지역 당국, 시민사회 간의 새로

운 협의 프레임워크를 만들도록 이끌었다. 페루에서는 문화부와 성평등 담당 공공기관 간

의 교류를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상담회 및 교육 워크숍을 통해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만나 각자의 분야(음악,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에 대

해 배우고 공동 지지 전략 탐구를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진행 중인 협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의 산업, 예술, 문화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창의

적인 사람들이 오랜만에 이 과정에 포함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사하는 산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

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는 것, 과정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실제로 당신이 말했던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Macdonald 

Macdee Chidavaenz-가수, 음악 프로듀서이자 이터니티 음반사 디렉터)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알제리, 모리셔스, 팔레스타인, 세네갈에서 전국적인 의견 취합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전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지역의 참여를 촉구하는 지역 발전

의 접근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알제리는 보고 과정에 지역적 관점을 포함하는 

조치를 취했다. 몇몇 윌라야(wilayas) ‘지역’ 출신 대표가 최초의 다수 이해당사자 협의에 

참여했고, 이후 구성된 국가대표팀에는 윌라야의 대표도 포함됐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문

화부와 라말라에 있는 유네스코 현장사무소가 라말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에서 다수의 

이해당사자 협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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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의산업은 예술, 디자인, 패션, 영화, 사진, 공연예술 등의 재능 있는 창작자가 구상한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청년과 여성에게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꿈이 있고, 창조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신념을 저버리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창작

자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라고 충고하지만, 문화·창의 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우호적인 정책 부재, 시장 기준을 충족시킬만한 전문 역

량 부족 등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

MoTIV는 창의경제의 잠재력에 영감을 받아 팬데믹 상황에서 조직되었다.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의 창작자들 가운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

람들끼리 모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끈다. 목표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본격적인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야망으로 무장하여 2021년 11월 청년의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영광스럽게도 유네스코-방글라데

시 방가반두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 창의경제 국제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우간다 캄팔라에 위치한 통합 창작 스튜디오와 메이커 공간을 통해 

젊은 창작자를 위한 도구, 교육, 시장 및 가치 사슬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은 각 프로젝트에 70%의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목

표로 성평등에 전념하고 있다. MoTIV는 이미 970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에 기여했으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더 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플랫폼의 채택은 제조 기술에서 자동화와 데이터 교환을 향한 4차 산업 혁명 사용의 방대한 가능성을 강화하는 큰 역할을 했다.

우리는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창의경제의 해를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했다. 패널의 한 젊은 여성은 창작자로서 올해가 가장 힘든 시기였으며 축하

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슬픈 현실이지만 지금이 창의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완벽한 신호이기도 하다.

자페스 카와구치 
우간다 Creaations Limited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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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청으로 인해 많은 시민단체가 ‘보

고에 대한 피로감(reporting fatigue)’

을 겪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더 증가했다. 모든 수준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간결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

장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참여에 대한 평가의 예는 더욱 드물다. 

케냐는 창의경제 워킹그룹의 설립을 통

해 고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워킹그룹

은 문화·창의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를 모아 문화 법안을 평가하고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한 워크숍을 조직했고, 이후 

의회에 제출했다.

모든 수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간결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

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 수준을 연결하는 상호교차 협력

(cross-level partnerships)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당사국은 특히 지역 

단위에서 시민 참여 관행과 방법론을 위

한 역량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

다. 공공 참여의 스펙트럼에 대해 평가하

는 것과 같이 참여 관행에 대한 보다 세

밀한 평가도 필요하다(IAP2, 2020). 모

범 사례를 인식하고 따라하는 것뿐만 아

니라 전반적인 질적 수준과 효과를 높이

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선순위 주제 및 개입 형태 시도

역량 구축, 지지, 정책 개발은 시민사회 

조사에서 주요 평가요소이다. 이 외에도 

시민단체의 참여는 제작, 생산, 유통, 문

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접근

하는 광범위한 기타 활동에 특히 중요하

다. 여기에는 행사 조직(페스티벌 및 회

의), 지지, 네트워킹, 문화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지원,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

사자에게 자원 및 인프라 제공, 데이터 

수집 또는 모니터링 참여가 포함된다(그

림 4.6).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가 여러 

주제와 문화적 영역에 걸쳐 횡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치는 신중하게 다루

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말라위의 문화기금

은 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

는 동시에 민주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는 문화 실무자의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예술과 문화에서 여성과 소녀의 역

할에 주목한다.

이러한 주제 교차점은 교차 분야 연계를 

발전시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하고 증진하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기여 

중 하나이다. 그들은 문화의 횡단성을 언

급하고, 잠재적인 공공 및 시민 개입의 

레퍼토리를 풍부하게 하며,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 간 대화와 협업을 촉

진함으로써 혁신을 진전시킬 수 있다. 시

민단체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해 보고한 

조치 중 가장 빈번한 분야는 성평등과 예

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이다. 

시민단체가 보고한 모든 조치의 42%에 

불과하지만(나머지 58%는 덜 구체적), 

이러한 패턴은 시민단체가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틈새 영역을 가리킨다. 예

술적 자유, 디지털 기술, 저작권 또는 환

경과 같은 정책 영역은 훨씬 뒤쳐져 있

다. 이는 국가 수준(시민단체가 모니터링 

노력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에

서 여전히 시민사회가 행동할 여지가 있

음을 시사한다. 

그림 4.6

유형별* 시민단체의 활동 보고
 

*다수 또는 일반적인 활동을 설명하는 조치는 집계되지 않음.

출처: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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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사회가 저작권 정책 수립에 참

여한 몇 가지 예가 있다. 남수단에서는 유

네스코와 유럽연합 프로그램 ‘문화·창의

산업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

국 간 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

크 지원’에서 창작 지원에 참여하는 풀뿌

리 조직(특히 청년 사이에서)이 자국 최초

로 미래 지식재산 법안에 대한 협의에 참

여했다. 분석의 사례를 확장해서 시민단

체가 보고한 모든 이니셔티브를 포함한다

면, 문화·창의 분야를 제외하고 유일한 주

요 차이점은 그들의 두 번째 주요 정책영

역이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계획에 분야

들을 통합하는 것이라는 점이다(이를 통

해 그러한 지지 노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의지 증명).

협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12의 네 가지 목

표는 특히 선진국의 시민단체 이니셔티브 

간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가의 사회적, 경제

적 권리를 보호하며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개발도상국보다 더 많은 투

자를 하고 있다.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시민단체는 지역 단위에

서 특히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과 예

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자유로운 이

동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활동의 약 30%가 이 사안에 집

중하고 있다. 반면 아랍 국가의 시민단체

는 국가 수준에서 문화·창의 분야를 활성

화하기 위해 문화 가치 사슬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 문화 영역을 대상으로 한 이니셔티

브 중(보고된 이니셔티브의 절반) 시민사

회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절반은 영화, 

시청각 및 공연예술이었고, 음악(18%), 

시각예술(15%), 출판(14%)이 그 뒤를 

12. 목표는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시

스템 지원(목표 1),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적인 

흐름을 달성하고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 이동

성 증가(목표 2),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문

화 통합(목표 3),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목표 4).

이었다. 마지막으로 특정 그룹을 대상으

로 한 시민사회 조치(보고된 조치의 3분

의 1 미만)에서는 여성과 청년이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가장 큰 대상 집단(각각 약 

30%)이며, 아프리카계 후손이나 원주민

과 같은 취약계층 또는 소수계층이 뒤를 

잇는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시민단체

가 보고한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경우(특

정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26%가 청년과 관련이 있는 반면, 

8%만이 성평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격차

는 가장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 문화 영역

이나 정책 영역에서 일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주요 우선순위는 여전히  

공공 당국 및 다른 출처와 

새로운 매커니즘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보다 참여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당사국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향후 몇 년 

동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주요 우선순위에서 예술가 및 문화 분

야 종사자의 이동성 향상과 문화 및 미

디어 분야의 성평등, 기타 인권 증진(표

현의 자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호)은 어젠다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다. 그러나 주요 우선순위는 여전히 공공 

당국 및 다른 출처와 새로운 매커니즘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에 대한 상향식 접근을 통해 참여적 거버

넌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가 

4년제 정기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국가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 간의 구

조적으로 고정되고 지속적으로 활발한 

교류는 매우 관련성이 높으며 더욱 확

대되어야 한다. 이질적인 이해관계자(특

히 소외집단)가 포함되려면 이러한 논의 

과정의 투명하고 포용적인 설계가 이루

어져야 하며, 포괄적이고 근거가 충분한 

열린 대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영역에

서 케냐는 사용자 친화적인 커뮤니티 정

보 공유 및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전환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 

데이터 정책을 요구한 최초의 국가이다.

당사국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파트너십을 

교류와 공동창조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공공 당국뿐만 아

니라 민간 분야 및 기타 시민단체와 더욱 

다양한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짐바브웨는 특정 정부가 협약과 관

련된 활동에 시민단체를 유의미하게 참여

시켰는지를 결정하는 양적 및 질적 지표

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각 이해관

계자의 성과에 대해 공동으로 합의된 매

개변수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공공-시민

단체 파트너십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파

트너십 지수 또는 추적기를 개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검

색 가능성과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는 것

과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에 입각한 

정책 수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시민단체의 주요 관심사이며 향후 

정책적 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

파트너십, 네트워크 및 협업

시민단체는 자체 이니셔티브 외에도 이 

영역에서 보고된 수많은 이니셔티브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협업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실제로 이전 글로벌 리포트

에서 ‘네트워크는 지지를 포함한 공유 이

니셔티브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는 시민단체가 많은 조직의 

약속을 뒷받침하는 공통의 목소리를 낼 

때 더욱 강력하다. 또한 상호 지원(peer 

support), 학습 및 자원 공유를 가능하

게 하고 업무의 중복을 방지한다’고 언급

했다(UNESC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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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파트너십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보고한 조

치 중 가장 많이 보고된 것은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파트너십 모델(52%)이었

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3분의 2(61%)는 

중앙 정부 수준에서, 24%는 지방 정부 

수준에서 보고되었다13. 

또한 시민단체가 전국적 네트워킹 구축

을 주도하면서 국토 전반에 걸쳐 변혁적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활

동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시민사회 조

사의 표본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에 상대적으로 적지만, 30%에 가까운 

시민단체가 정책 어젠다에 대응하고 특

히 어젠다를 실천하기 위해 항상 자신의 

행동 분야 외의 조직과 협업한다고 선언

한 것이 흥미롭다. Red U40 멕시코 네

트워크가 잘 확립된 예이다. 이는 협약의 

인지도를 높이고 협력 프로젝트와 프로

세스를 조성하여 멕시코 연방 32개 주에 

걸쳐 국가 및 지방 이해관계자를 연결한

다. 네트워크의 유연성과 확장성은 시민

단체가 국가 또는 국제 영역에서 파트너

십을 개발할 수 있다는 능력을 나타낸다.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21개의 국제 

단위 문화 네트워크는 ‘국제 문화 네트워

크의 가치(The Value of International 

Cultural Networks)’라는 성명을 발표

하여 그들의 존재 이유를 상기하고, 국제 

협업 촉진, 새로운 아이디어 테스트, 경

험 및 자원 공유, 풀뿌리 조직에 힘을 실

어주는 데 있어서 그들의 핵심 역할을 강

조했다(ENCC, 2016).

참가자들이 협업의 장벽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설문 응답에서 자원 부족을 자

주 언급했다. 소수의 시민단체 응답자만

이 역량 구축을 요구했지만 자금을 늘리

고, 포럼과 회의를 조직하고, 국가의 국

정 전략(national government strate-

gies)에 더 잘 부합하며, 중앙 정부로부

13. 전체 11%만이 2019년 6월 여러 당사국과의 파트너

십을 언급했으며 초국가적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터 협업에 대한 더 강력한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협약의 법적 업무 참여

협약 당사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

화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은 시민사회포럼

이다. 2017년부터 협약 본회의 의사결정

기구인 당사국총회는 매 회기마다 포럼

을 개최하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행사

로 문화·창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

체와 종사자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

호 및 증진과 관련된 도전과 해결책을 논

의하고 국제 어젠다에 올릴 수 있는 내용

을 제공한다. 시민사회포럼은 당사국의 

작업과 향후 활동을 알리기 위한 공동 권

고사항을 만들어낸다. 

2019년에 발표된 주요 권고사항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으로부터 현지 시장

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시스템을 유지하

고, 디지털 전환에서 전통적인 이해관계

자를 지원하며, 콘텐츠 제작자에게 공정

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 법률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민단체는 문

화 상품, 서비스, 관계자의 흐름과 관련된 

모든 국제 무역 협상에서 세금을 전액 면

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창작자들 가

운데서도 특히 개발도상국 창작자에 대해 

비자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우려는 2021년 6월에 92명의 시

민단체를 모은 가장 최근의 포럼에서 반

영되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을 배경으로 개최되었으며, 국제사회에 

문화·창의 분야를 회복 계획에 완전히 통

합하여 포스트 2030 글로벌 개발 어젠

다에 문화 관련 목표를 국제 수준에서 포

함하도록 촉구했다. 포럼은 또한 개별 시

민단체를 전문성과 파트너십으로 하나로 

묶을 것을 요구했다. 포럼에서 시민단체

의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참여는 시민

사회와 당사국이 공유하는 목표 중 하나

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협약 관리기관 사이에 보다 영구적인 조

정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언어 장벽을 극

복하기 위한 추가 재정 자원이 필요하다. 

문화·창의 분야를 회복 계획에 
완전히 통합하여 포스트 2030 

글로벌 개발 어젠다에 문화 관련 
목표를 국제 수준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협약의 법적 작업에 시민사회가 참여하

도록 보장하기 위한 다른 보완 메커니즘

이 마련되어 있다. 각 관리기관의 회의에

는 시민사회에 초점을 맞춘 항목이 포함

된다. 2017년부터는 문화적 표현의 다

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 

사무국과 시민사회 대표 간의 실무회의

도 위원회의 매 회기 전에 조직된다. 마

지막으로, 협약의 관리기관은 정기적으

로 시민단체에게 활동 보고서14를 제출하

도록 요청하지만, 활동 보고서를 어떤 용

도로 사용하거나 모니터링하려는지 여전

히 불분명하다. 제한된 재정 및 기술 지

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당사국과의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조정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몇 년 동안 협약 관리기

관의 업무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가 크

게 개선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

만, 몇몇 시민단체는 협약이 지지하고 몇

몇 당사국이 자국 내에서 채택한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이 더 나아가 국제적 수준

에서 협약의 자체 거버넌스에 포함될 것

을 요구한다.

14. 최신 보고서는 2019년 6월 당사국 회의에 제출되

었으며 https://en.unesco.org/creativity/sites/

creativity/files/7.cp_.inf_11_en.pdf 에서 볼 수 

있다.

https://en.unesco.org/creativity/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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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이 장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고사

항이 제시된다.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을 포함하여 역

동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공정하고 다양

한 문화 및 창작 분야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및 국가 정책, 조치 및 코로나19 

회복 계획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있

어 시민단체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당사국과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가 문

화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정보시스템과 효

율적인 협력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

한 입법 및 규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참

여와 투명성과 책임의 차원들을 연결함

으로써 시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문

화 거버넌스에 있어 열린 정부의 원칙

과 이행을 실천해야 한다.

 ¡당사국과 시민단체는 개방형 데이터뿐

만 아니라 공공참여와 공동창조에 대한 

기존의 표준을 채택하여 모든 수준(리

더십 포함)에서 기술과 역량을 높이고 

창의성을 위한 정보에 입각한 상황별 

및 목적 지향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당사국은 전문단체와의 협업을 촉진하

고 취약한 그룹의 시민단체,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를 지원하거나 비인기 

문화 영역 및 정책 영역을 촉진시키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당사국과 시민단체는 문화적 표현의 다

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방 파

트너십의 잠재력을 더욱 면밀하게 인식

해야 한다. 혁신적인 지방의 실천이 국

가 전체에 걸쳐 복제되고 확장될 수 있

는 잠재력은, 당사국이 특히 지역 수준

에서 시민의 참여 및 참여를 이끌기 위

한 역량 구축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과 시민단체는 참여적 대화와 정

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활동, 도

구 및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역

량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당사국은 포스트 코로나19 회복 계획

을 포함하여 협업 및 네트워킹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수

준에서 시민단체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자금 제도를 구현하고 유지해

야 한다. 또한 2030 어젠다에 따라 새

로운 협업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촉

진하고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멤버십 프

로그램을 수립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서 보완적인 자금지원을 활용해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구축에 투

자해야 한다.

 ¡당사국과 시민단체는 기존의 참여적인 

대화와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사용, 효

율성, 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

인 연구, 모니터링, 평가를 수행해야 한

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모델을 설계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임시적인 참

여 메커니즘에서 영구적이고 지속가능

한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기 위해 더 많

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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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더불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의 공평한 

접근, 개방 및 균형을 

독려한다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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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무역 원조

    외국인 직접투자를 포함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유통무역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발급된 비자 및 여행 금지령 현황

데 이 터  요 구 사 항

권 고  사 항도 전경 과

세계 무역 시장이 개발도상국의 
문화 서비스에 개방될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음

최근 몇 년간 어떠한 우대조치도 
무역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음

이동성과 관련해 개발도상국들은 
지속적으로 비자 및 자금이라는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 원조에 
투자하고, 다각화된 외국인 
직접투자를 지원해야 함

전 세계적으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는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대조치를 
승인하고 무역 협정에서 데이터 
흐름에 관한 약정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며 
디지털로 액세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동성을 재고하고, 
우대조치 체계를 통해 이동성 
불균형을 보완함

국외 이동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조직은 교육, 
자금 및 정보 제공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무역협정에 있어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항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음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조약 및 협정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불평등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우대조치를 포함한 국가의 정책과 방안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잡힌 무역유통을 증진시키고,  

전 세계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이동성을 증진시킨다.

리 포 트  카 드2 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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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이동성 

다시 상상하기 
아누파마 세카르

핵심 발견

›››  이동성을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직업적 궤적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정부와 기금 

제공자들의 점진적 이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상관없이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문화정책 전략과 법적 체계 구축에 있어 예술의 

국제화 원칙 하에서 예술가들의 국외이동을 지지하고 있다.

›››  자금의 불평등한 분배와 과중한 비자 규제로 인해 이동의 자유에 대한 세계적인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  지난 4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예술가들과 다른 문화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우대조치는 일부 긍정적이지만 

의도치 않은 외부효과를 촉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들 국가의 문화 분야 

종사자들은 선진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극히 미약하다.

›››  문화 분야에 있어서 국가 간 이동성은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에 

있어 시민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정책 분야 중 하나이다. 

›››  유럽과 북미에서는 이동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증가하고, 관련 자문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동성에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동성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비용 상승과 건강 인증이 새로운 접근 장벽을 

만드는 반면, 보다 디지털적으로 접근가능하고 지속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동성을 다시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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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목표 2 •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글로벌 리포트2022

국제적 교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예술가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들은, 자금, 비자, 정보, 교육 및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동성의 지속적인 세계적 불균형

도 전
코로나19 팬데믹

보조금은 디지털로 바뀌었고, 문화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음

그러나 디지털에 집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비대칭적 접근성으로 인한 불평등
• 불공정한 임금으로 인한 인재 유출
• 물리적 이동성으로부터 자금 이탈

여행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제한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문화적 이동성은 향후 몇 년  
동안 영향을 받을 것임

지역간 연결성의  
열악한 곳이 있어 
개발도상국 간의 
이동성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음

선진국 여권 소지자는 평균 

169 개국에서  
           비자 면제를 받음

개발도상국  
여권 소지자는 평균 
86 개국에서  
        비자 면제를 받음

79%  
국제 예술가는 
유럽과 북미에 
거주하고 있음

이동성 기회에 대해 
평등한 대표성 보장

대표성

개발도상국 간의 지역 내 
이동에 대한 지원 개선

근접

국내유입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 제도, 문화 인프라 및  
비자 정책 활성화가 필수적임

83%
당사국들이 
국외이동을 
지원한다고 보고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이동성 정보 거점숫자가 증가함

권고 사항

국외이동: 지역 예술가들의 해외 출국
국내유입: 외국 예술가들의 입국

경 과

행정 지원

자금 지원과 더불어, 
예술가를 위한 행정 

지원 제공
더 나은 이동성

더 높은 디지털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동성을 다시 상상함

57%
당사국들이 
국내이동을 
지원한다고 보고

그리고

시민사회는 문화분야의 
과도기적 이동을 적극 지원함

개발도상국 예술가들에 
대한 새로운 우대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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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브뤼셀에서 열리

는 무셈의 탕 포르 카사블랑카 페스티벌

(Temps Fort Casablanca à Moussem)

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

다.’ 2018년 2월, 카사블랑카 소재 문화 

실무자 마리아 다이프(Maria Daïf)는 소

셜미디어에 벨기에 무셈 페스티벌 주최자

에게 공개 항의글을 게시했다. 무셈 페스

티벌의 모로코 파트너 단체인 투리아 & 

압델라이즈 타지 재단(Fondation Touria 

et Abdelaziz Tazi)과 루진 아트 스페이

스의 디렉터인 다이프는 오프라인 행사에 

공식적으로 초대받아 7명의 모로코 댄서 

및 안무가들과 카사블랑카에서의 현대무

용 활동과 홍보에 대해 나누는 대화에서 

좌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동

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생각했고, 페스티

벌에 참여해 자신의 도시에 기여하고자 했

다. 그러나 결국 이벤트에 참석하지 않기

로 결정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유럽 당

국이 우리가 그들의 국경을 넘는 것을 승

인한다(사실 대부분의 경우 허락하지 않

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

이다(Daïf, 2018).

모로코에서 벨기에를 여행하려면 솅겐 비

자(Schengen visa)가 필요하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흔한 단기 체류 비자 중 

하나이며,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모로코 예술계

에서 활동하는 마리아 다이프는 과거 유

럽 문화기관의 초청으로 20여개국의 비

자를 받아 유럽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

다. 이번에도 20년 전의 첫 급여 명세서

까지 포함해 까다로운 비자 신청 절차를 

성실하게 마쳤다. 일반적으로 증명 서류

는 재정 안정을 증명하고 본국으로 돌아

간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용도로 형식적으

로 요구된다.

협약 비준을 통해 당사국들은 
개발도상국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더 나은 이동성을 
약속한다.

다이프는 8일 간의 단수 입국 비자를 받

았다. 이는 무셈 초청장에 명시된 작업 기

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간이다. 작업

이 끝난 후 바로 귀국하라는 메시지가 분

명히 보였다. 단 몇 시간만 늦어도 불법으

로 간주될 것이다. 협박은 아니지만 확실

히 환영하는 것으로 느껴지지도 않았다. 

이는 비자를 신청하면서 매번 같은 답변

과 증명서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가 부족한 것일수도 있다. 또한 디아프에

게는 유럽 문화기관에서 초청을 받아 여

러 나라를 방문했던 지난 20년 동안 솅겐 

비자를 발급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 

피부로 와닿는 일이기도 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예술가의 이동성 

제한에 반대하는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기

로 결심했다. 문제는 그녀가 겪은 일이 그 

해의 유일한 사례나 최악의 사례가 아니

라는 것이다. 유럽을 여행하는 다른 많은 

예술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여기

에는 무셈 페스티벌에 참석하는 이들도 

포함된다. 2005년 벨기에와 유럽연합

(EU) 양 측에 의한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은 그에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Daïf, 2018). 협약 비준은 당사국들이 

개발도상국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

의 이동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

문이다. 다이프의 결정에 대해 개발도상

국 전역에서 반응이 뜨거웠는데, 이는 비

자 거절이나 과도하게 짧은 체류 기간이 

예상보다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이프의 공개 항의서와 관련해 수

백 명의 문화 분야 종사자가 솅겐 비자 발

급 어려움 때문에 아티스트 레지던시, 회

의, 기타 단기 교류 방문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공유했다. 2019년 네덜란드 갤

러리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솅겐 비자 신

청이 거부된 이집트 시각예술가 모하메드 

알라나, 2018년 밀라노에서 열린 엘리

트 모델룩 패션쇼에서 공연하지 못한 튀

니지 DJ 하이템 브리키의 경우가 그렇다

(Crétois and Atia, 2019). 하지만 이러

한 사건을 대중에게 공유하는 경우는 드

물다. 차후에 비자를 신청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는 협약이 채택된지 10년이 지났는데

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문화분야 종사자

들은 선진국 업계에 접근하는 일이 어렵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 진출하거나 네트

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융통성과 배려

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핵 심  지 표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국내외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특히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운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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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

리이다. 이 권리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

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로써 규정하는 경우 외

에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아야 하며,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

CPR)>에서 인정된 기타 권리와 일치한다. 

예술가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의 권리는 

1980년 유네스코의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는데, 이는 

모든 회원국에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

람들에게 특히 여행 및 연구 보조금을 지

급하여 다른 문화와의 광범위한 교류를 적

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다(UNE-

SCO, 1980). 이전에 경제적, 사회적, 문

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도 ‘

과학 및 문화 분야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인정했다(UNGA, 1966). 

창작 분야의 이동성은 예술가 및 문화분

야 종사자가 새로운 직업 기회, 협력자, 

청중 및 시장에서 일하기 위해 일시적으

로 국경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 협약을 채

택하면서 기존 1980년의 권고안에 새로

운 항목을 추가했다. 실제로 이 협약은 창

작자가 세계 시장과 국제 유통망에 참여

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정책과 조치를 장

려하는 동시에, 예술가,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예술가의 이동성을 촉진하는 국제 

협력을 도모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동의 

자유는 예술적 자유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종종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 (따

라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절대적인 조건이다.

이 장의 목적은 특히 지난 4년 동안 협약

에 의해 제공된 정책 프레임워크가 예술

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국외 이동

성을 얼마나 넓히고 심화시켰는지 조사하

는 것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이동성을 위

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정책과 조치

에 대한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구

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립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약속이다: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국외 진

출 및 국내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

치로, 이동성 정보 시스템을 데이터베

이스가 아닌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

자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구

조화된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설정

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및 문화 분

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운영 

프로그램으로, 이동성 기금과 문화 행

사 및 교류 시설, 시민단체(CSOs)가 

시작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이동에 초점

을 맞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예기치않게 직면한 문제점을 포함해 

이동성과 관련된 기존과 새로 발생한 어

려움을 살펴볼 것이다. 2018 글로벌 리

포트에서 확인된 4가지 이동 장애 요인(

국제 안보 조치, 복잡한 비자 절차 및 높

은 신청 수수료, 불충분한 취업 허가 규

정, 자금 및 지원 부족)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은 다섯 번째 주요 장애물이 되었

으며, 그에 따른 제한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물리적 이

동성을 대체하는 디지털 도구 사용이 증

가했다. 예를 들어 취소되지 않은 46개

의 주요 국제 영화제 중 절반 이상이 하

이브리드로 진행하거나, 또는 완전한 온

라인 프로그램을 구성했다(BOP 컨설팅, 

2021). 여기서는 이동성 기회의 불평등

에 대한 이러한 발전의 결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여행 제한 조치

가 끝나고 물리적 이동성이 예년 수준으

로 돌아왔을 때, 이동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대응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

공할 것이다. 

예술가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불균형은 여전하다

국외 이동 지원의 점진적 증가 

오늘날 많은 정부가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공적으로 이동성 지원을 확대

하고 있다. 정보 제공 당사국 중 83%는 

국외 이동(해외 여행을 하는 자국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을 지원한다

고 보고한 반면, 57%만이 외국 예술가의 

자국 유입(방문 초청 또는 허용)을 지원

한다고 보고했다. 흥미롭게도 선진국보

다 개발도상국에서 좀 더 높은 비율로 자

국 유입에 대한 일종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한 협약의 구체

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 

53%만이 자국 유입을 지원했다.

그림 5.1

예술가와 문화분야 종사자들의 국내
외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들

 

출처: BOP 컨설팅(2021)

전 세계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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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동을 지원하는 것은 훨씬 더 일반

적이고, 전통적인 형태의 참여(문화 외교

와 국가 브랜딩 포함)를 촉진하거나, 수

출 진흥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문화 이

니셔티브 발전과 같은 몇 가지 목표를 가

질 수 있다. 후자는 예술의 국제화 원칙

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문화

정책 전략과 예술 분야의 촉진을 위한 법

적 프레임워크에서 더욱 분명하게 명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칠레 문화유산부의 ‘칠레 엘 문

도(Chile en el Mundo, 세계의 칠레)’ 프

로그램은 외교부 산하 수출진흥기관인 프

로칠레(ProChile)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

제화 전략의 일부로 창의 산업 분야에서

의 이동을 지원한다. 인도네시아의 국제

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문화전략뿐

만 아니라, 모잠비크의 국가 문화정책 입

법인 결의안 12/97호에도 이동성 지원

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관광부가 문화상

품 수출 활성화와 모잠비크 예술의 국제

화를 위한 주요 행사에 문화 분야 종사자

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

티모르의 국외 이동 지원은 문화의 국제

화 전략을 위한 국가 정책에 포함되어 있

고, 고등교육과학문화부의 문화예술부 장

관이 관광산업부 및 외교협력부와 협력하

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국외 

이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

련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제안하는 방향으

로 나타난다. 

공적자금 지원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유명한 국제 페스티벌, 

비엔날레 및 예술 시장에서 국가를 대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세네

갈과 같은 나라에서 시각예술, 공연예술, 

시청각 분야 종사자에게 큰 혜택을 준다.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세네갈 문화

통신부에서는 자국 영화 및 시청각 산업 

진흥기금으로 전 세계 38개 영화제에서 

186명의 세네갈 영화 제작자와 영화 분야 

종사자의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282,000

달러를 지출했다. 아르메니아 역시 국가 

및 문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

야(영화, 연극, 음악, 무용, 문화 교육)의 

예술가들이 국제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

도록 지원해왔다.

공적자금의 다른 목표는 예술가들이 새로

운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아트 레지던시에

서 지내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의 해외 여행 및 국

제 마켓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적 협업과 

공동제작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예술가

들이 해외 외교 행사에서 국가를 대표하도

록 지원하며,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접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종사자가 관련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국외 이동지원 공적 

프로그램에서 수요자 중심의 여행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이 후원하는 

'i-포르투누스(i-portunus)' 이동성 제도

가 이에 속한다.

한정적인 정규 자금 지원의 제약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 개발도상국은 

보다 행정적인 형태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8년 ‘크리에이티브 유럽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41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개인이 간

단한 과정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예산의 한계로 이러

한 보조금이 흔하지는 않지만 베냉 예술

문화기금과 같은 주목할 만한 예외도 존

재한다.

한정적인 정규 자금 지원의 제약을 만회

하기 위해 일부 개발도상국은 보다 행

정적인 형태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알제리 문화부가 솅겐 비

자를 신청하는 자국의 예술가에게 제공

하는 추천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그 결

과 더 성공적인 발급, 더 빠른 처리 기간, 

심지어 수수료 면제도 가능해졌다 (글상

자 5.1).

글상자 5.1 •  알제리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솅겐 비자 신청 프로세스 촉진

2018년 알제리 문화예술부는 솅겐 비자를 발급하는 알제리 주재 대사관들과 협정을 체결

했다. 그 협정은 알제리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신청 절차 촉진과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 참여 예정인 알제리 문화 분야 종사자나 이를 후원하는 시민

단체는 문화예술부 협력교류국으로부터 솅겐 비자 취득을 위한 권고사항을 적용할 수 있

다. 이 추천장이 도입되어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음

악가, 배우, 작가, 시인, 시각예술가 등의 직업군에서 70여 건의 솅겐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았다.

문화예술부는 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외교부와 문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알제리 

주재의 다른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대사관과도 유사한 협정을 진행 중이다.

출처: 알제리 Q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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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여러 국가에서  
국외 이동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해 기존 법적 및  

운영 프레임워크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한다

다른 구조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 외

에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몇몇 국가 간의 문화협력 협정에서 이동

성 차원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성 

제도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되

었다(상자 5.2). 지나치게 복잡한 신청 과

정, 불분명한 선택 기준, 한정적인 도달 

범위 및 영향, 수혜자와 협력 시민단체의 

재정적 부담 등이 도전과제에 포함된다.

이러한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한 몇몇 국가에서는 국외 이동을 위한 법

률 및 운영 절차를 대규모로 개선한다고 

보고한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의 경우 국외 이동을 

위한 기금 지원 체계가 2019년에 '예술, 

혁신 및 문화정책 연구소'가 공개 모집을 

거쳐 특정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

되었다. 지원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위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결

정은 특별기술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새로

운 제도는 보다 명확하고 전략적인 기준

과 투명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2017년 이동성기본법(Organic Law of 

Human Mobility)은 이민법, 외국인에 

관한 법률, 귀화법, 여행 서류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규정과 제도를 하나의 법적 문

서로 통합하여 예술가들이 해외에서 에콰

도르를 대표할 때 여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리투아니아 문화부는 2018년 채택된 문

화 국제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각료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었다.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는 예술

가와 문화 분야 전문인력의 이동성을 향상

함으로써 이들의 직업적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이동성에 대해 

보다 조직적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

력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2000년 7월 

룩셈부르크의 모든 문화 분야를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기관으로 컬쳐: LX(Kul-

ture: LX)가 설립되었다. 이곳에서는 주

요 국제 문화 행사에 룩셈부르크의 참여

를 도모하고, 해외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투어 및 전시회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글상자 5.2 •  공적 자금 지원 이동성 프로그램 평가

몇몇 당사국들은 자국의 공공 자금 지원을 받은 국제 이동성 프로그램 및 협력 협정의 효과

를 높이고자 이를 평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음의 네 가지 평가 결과는 문화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이동 지원 활동 및 행정상의 도전과제를 드러내고, 이동성 프로그램에 대

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베카르 컬투라(Becar Cultura, 문화 보조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아르헨티나의 

원조 제도(2016-2019) 평가에서 얻은 두 가지 핵심 교훈은 지속가능성과 영향에 대한 과

제를 가리킨다. 자금 지원은 공식 및 비공식 문화예술단체의 경영을 강화하는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목표에는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제도는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시행됐다가 2018년과 2019년에 보류되어 예술가의 이동성 지원 가능성이 낮아졌

고, 해외 여행이 수반되는 훈련 활동 참여가 더 어려워졌다. 그로 인해 수혜자들이 받은 교

육을 다시 지역 사회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되었다.

부르키나파소와 벨기에의 왈로니 브뤼셀 지방정부 간의 오랜 양자간 협력 협정(1998년부

터 운영)을 살펴보았을 때, 협력시민단체들이 이동성을 포함해 프로젝트를 수행 자금을 수

월하게 마련하기에 충분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는 자금 지원이 프

로젝트 후반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칠레에서는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국립문화예술진흥기금(Fondart)이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국가 간 이동(작품의 국제화)의 필요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평가한 결

과, 신청과 지원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했다. (1) 복잡한 신청서 및 온라인 

플랫폼, (2) 주관적으로 보이는 평가 기준, (3) 지원 요청 범위 내 지역 집중, (4) 일부 특정 

예술 분야에 우선권 부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서 양식을 단순화하고 과정을 

개선하고, 프로젝트 신청 시 잠재적 수혜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절차의 법적 근거에 더 

많은 투명성을 적용하고, 지역 및 예술 분산 전략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이 후원하는 ‘i-포르투누스(Portunus)’ 이동성 제도의 초기 단계

(2018-2020)에 대한 2019년 운영 연구에 따르면 1,780 달러에서 4,000 달러 사이의 

이동성 보조금을 받은 공연 및 시각예술 분야의 337명의 예술가는 주목할 만한 영향을 받

았다. 이들 중 97%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했고, 94%는 새로운 관객 및 무대나 전

시공간을 개발했으며, 94%는 새로운 공동 제작 및 작품을 개발했으며, 49%는 일자리 제

안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또한 제도의 향후 단계를 위해 행정 프로세스 단

순화를 권장했다. 권장된 개선사항에는 보다 간결한 신청서 양식, 가능한 경우 간소화된 비

용 옵션으로 수혜자에게 2회 분할 지급, 의무적이지만 간단한 보고 절차, 그리고 생태학적

으로 책임있는 이동성을 위한 재정 지원의 확대가 포함된다.

출처: QPRs of Argentina, Burkina Faso and Chile; European Commission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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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으로의 이동성에 대한 불균등한 
지원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선진국은 자국 예술

가에게 국가 간 이동을 지원할 뿐만 아

니라, 개발도상국의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가 그들의 영토로 오는 것을 환영

할 것을 약속한다. 그 이행은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

표 세부목표 10.7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

력이다.

이동성에 대한 우대조치는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가 훈련과 
네트워킹에 접근하고,  

작품을 해외에 발표하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대조치라는 강력하고 혁신적인 메커니

즘은 국제 무역 용어에서 차용한 아이디

어로, 협약의 고유한 특징이다. 제16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예술가에게 유리

한 조건을 제공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조

항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조항은 문화 분

야에서 특히 중요한데, 창작 활동의 특성 

상 막바지에 급하게 제작 참여를 위한 신

속한 비자 처리를 필요로 하거나 저임금 

프로젝트로 진행되는(항상 지급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의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

문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이동성에 대한 

우대조치는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및 문

화 분야 종사자가 훈련과 네트워킹에 접

근하고, 해외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더 균

형잡힌 문화 교류와 더 다양한 문화 지형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따라서 개발도

상국을 위한 특별한 차등 대우 원칙 구현

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10.a

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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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협약 및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 

이행의 맥락에서 볼 때, 우대조치가 여전

히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다는 점은 실망

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예술가들의 자국 

유입을 지원해주는 국가의 긍정적인 사례

들이 있다. 어느 지역으로든 예술가 및 문

화 분야 종사자의 정기적 유입을 지원하

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제도, 문화 인프라 

시설 및 이민 정책 활성화의 복합적인 설

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일부 목적지는 다른 목적지에 비해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개발도상국 간(같은 대륙이든 

아니든) 이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자국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더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지

만, 개발도상국으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어서 정책의 영향력

이 약해진다. 반면 선진국으로의 이동은 

문화, 국제 원조, 다국적 협력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된

다. 개발도상국의 예술가는 이동성 기회

에 접근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에 상당

히 의존하는데, 이 경우 선진국으로 이동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공급은 일회성 제도에서 장기적이

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다. 장기적 노력은 불가리아 국립문화

기금의 문화 접촉 ‘이동성’ 프로그램이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예술 아카데미

의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같은 개별 종사

자의 단기 방문이나 레지던시 체류에 대

한 정기적인 여행 지원 체계의 형태가 있

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창작물에 대한 선

진국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

금도 있다. 스위스 개발 협력 기관이 스위

스로의 이동 자금을 지원하는 남부문화기

금(Süd Kultur Fonds)도 포함된다. 이

동성은 또한 스위스예술위원회 프로 헬

베티아(Pro Helvetia)에서 시작된 라틴 

아메리카와 스위스 사이의 코인시덴시아

(COINCIDENCIA) 문화 교류 프로그램 

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가 지원하는 발트해 문화기금과 같은 지

역 중심 프로젝트로 지원되기도 한다.

일회성 제도의 경우 선진국 대사관을 통

한 특별 자금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그 

예로 나이로비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스

웨덴 연구소는 2019년 12명의 케냐 예

술가들이 스톡홀름을 방문하여 역량 강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후원했다.

위와 대조적으로 개발도상국 간의 이동

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

다. 바베이도스와 가나, 인도네시아, 파

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와 중국 등 최근 

몇 년간 체결된 양자간 문화 협력 협정

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일부 국가기금 이

용이 가능하다. 제3자가 자금을 지원하

는 제도는 드물지만 카리브해 이동성 기

금(프랑스문화원의 아프리카 및 카리브 

문화 협력 미션)과 같은 주목할 만한 예

외가 있다. 이 경우 카리브해 국가에 거

주하는 문화 분야 종사자가 다른 카리브

해 국가(또는 캐나다, 미국의 플로리다 

및 루이지애나)를 여행할 수 있도록 개

방되어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국제 제

도는 ‘앤트모빌리티(ANT Mobility)’라

는 스위스예술위원회 프로 헬베티아(Pro 

Helvetia)의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 남

부의 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활동을 위해 개인과 예술 단체에게 여행 

지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퍼스트!(Mobility First!)’는 캄보디아 

리빙 아트와 협력하여 21개국을 중심으

로 아시아 문화 실무자에게 아시아 내 여

행을 지원하는 아시아 유럽재단(ASEF) 

프로그램이다. 

자금 지원 외에도 외국 창작물을 유치하

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충분한 

문화 인프라 시설은 자국 유입에 필수적

이다. 예술 페스티벌, 예술가 창작 스튜디

오 및 프로그램, 컨퍼런스, 예술 시장 및 

아트 박람회는 어떤 목적지로든 장기적인 

이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들

이다. 선진국에서는 공적 자금 지원을 통

해 레지던시와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규

모 있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페스티벌과 

예술 시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증가하

고 있어 긍정적 발전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몽골의 울란바토르 국제 영화제는 울

란바토르 주지사, 울란바토르 문화예술부, 

시민단체 및 몽골 예술위원회 등의 공동 

노력이다. 2019년 영화제에는 50여 개국 

60여 명의 영화인들이 모여 국제협력 확

대와 현지 영화인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지난 4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페스티벌과 예술 시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가 시작한 ‘인도네

시아나(Indonesiana)’ 문화 플랫폼은 문

화 활동 조직 간의 더 나은 조직과 협업을 

촉진한다. 2018년 플랫폼이 시작된 이후 

31개 페스티벌이 이 플랫폼에서 열렸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의 아프리카 공연예

술 시장은 현재 국가 재정을 통해 총 지

출의 거의 4분의 3(73%)을 충당하는데, 

주로 프랑스어권 문화부, 아비장의 자치

구, 프랑코포니 국제기구와, 민간 후원자

들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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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이주 제도(temporary relocction 

initiatives)는 자국 유입을 지원하는 독

특하고 중요한 형태의 문화 인프라 제도

로,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해외로 이주

하는 예술가를 위한 지원이다. 안전한 공

간 제공과 망명 예술가 보호를 포함한 이 

주제는 예술적 자유에 관해 다룬 제10장

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개발도상국 출신의 예술가들이 늘어
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면 개발도상국의 

예술가들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하기 어렵다. 온더무브(On The Move)

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으로

의 이동성 자금 지원 가이드를 완성한 시

점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을 중단함

에 따라 약 250개의 장학금과 기회의 목

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Guevara, 

2019). 자금 지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항공료나 기차 요금은 지원하지만, 비자 

수수료, 숙박비, 일당과 같은 이동에 관

계된 일련의 비용까지는 거의 지원되지 

않는다. 또 다른 장애물로는 많은 기회가 

일회성 계약이어서 지속가능한 협업 구

축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다(Bourdin, 

2019).

개발도상국의 예술가는 지역 내 여행조

차도 쉽지 않다. 모리셔스의 비영리 파

타지(pARTage)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이를 증명한다. 이 제도는 인도양 지역

과 아프리카에서 예술가를 영입하는데 

관심은 있지만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대신 모리셔스에 거주하거나 고국에서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선진국의 예술가

를 주로 초청한다. 개발도상국 간의 연

결성이 떨어지는 또 다른 요인은 전통적

으로 선진국으로의 이동을 지나치게 강

조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

의 일부 전문가는 이동성이 ‘서구’ 협력

자의 초청이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고 지적하는데(Le Sourd, 2019)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떻게 우선시되는지

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선진국의 엄격한 

비자 정책을 창의적으로 우회하려는 데

에서 발생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유익

한 결과는 매력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목

적지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스크 커넥션(Risk Connection)

의 예술가는 난민 신분의 예술가에 대한 

솅겐 비자 거부를 감안하여 브라질과 나

이지리아로의 여행을 고려하거나 선택했

다(Akkermans, 2021).

지역 내 이동 경로가 제약적인 데에는 몇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다. 세계의 일

부 지역에서 열악한 지역 연결성은 예술

가들이 지도에서 가까운 목적지로 향할 

때에도 추가적인 여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동과 아프리카

의 경우처럼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려울 수

도 있다(Bourdin, 2019).

이동성은 접근성뿐만 아니라 대표성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발도상국 출

신 예술가들이 14개의 저명한 예술 비

엔날레에 오랜 시간 동안 초청받고 활동

한다면 세계 무대에서 그들의 존재를 나

타내는 상징적 척도가 될 수 있다. 아트

넷(Artnet) 선정 세계 20대 비엔날레 & 

트라이엔날레 순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 비엔날레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현대 미술을 위한 국제적인 쇼케이스로

서 주요 비엔날레가 미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예술가의 작품에 스포

트라이트를 받으면 경력에 도움이 된다. 

동시에 이러한 플랫폼은 끊임없는 변화

와 적응의 구조를 나타낸다.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선정된 14개의 비엔날

레에 출품된 예술가의 출신을 조사한 결

과, 2018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대다수

가 여전히 선진국을 대표했다(그림 5.2).

중단된 마라케쉬 비엔날레를 제외하고 

2018-2020년 같은 비엔날레에 출품된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발도

상국 작가들의 대표 점유율이 4% 상승되

어(그림5.2와 5.3) 느리지만 긍정적 변화

를 보여준다.

그림 5.2 

13개 주요 미술 비엔날레 참여 작가
들의 출신지

 

출처: BOP Consulting(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포함된 모든 

비엔날레에서 개발도상국 예술가의 비중

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도큐멘타

(독일), 이스탄불, 샤르자, 베네치아 비엔

날레 모두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의 비

중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대한민국의 광

주 비엔날레는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

의 대표성이 45%에서 75%로 높아지면

서 단연 돋보였다. 브라질, 쿠바, 세네갈 

비엔날레가 개발도상국 예술가의 비중을 

높인 몇 안 되는 비엔날레라는 것이 흥미

로운데, 대표성 증가는 아마도 이동성 영

역 내에서 개발도상국 간 협력이 증가한

다는 신호일 것이다.

개발도상국

2012–2017 

2018–2020 

선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

55% 45% 

5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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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표성 증가가 반드시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의 물리적 이동성 증가와 일

치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예술 및 문화 행사만이 이동성 자

금을 지원한다. 이는 행사에 자비로 참여

해야 하거나 행정 절차를 해결할 수 없는 

예술가들의 비용과 노력을 경감해준다.

국외 이동성에 대한 지속적인 장벽

앞서 언급한 고무적인 발전은 예술가의 

전문적 궤적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국

가 간 이동을 이해하는 데 느리지만 긍정

적인 진전을 가리킨다.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 각국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

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특권에는 많

은 장벽이 존재하며, 특히 개발도상국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크게 다음

과 같다:

 ¡자금, 비자, 정보, 교육 또는 문화 인프

라 시설에 대한 접근 불가능 또는 어려움

 ¡국경 안보

 ¡기존의 관세, 금융 및 기타 규정

이동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세계적 불균형

같은 맥락에서 2018년 유네스코의 4년

제 글로벌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1980년 

권고안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은 그

리 놀랍지 않다. "일부 긍정적인 발전과 

제한적이나마 우대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

늘날 개발도상국 출신의 예술가가 선진국

으로 여행하는 것은 1980년보다 더 어렵

다(Neil, 2019).”

불행히도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전지구적 이동성 흐름을 추적한 수치는 

없다. 이 문제를 위해 2018 글로벌 리포

트에서 언급된 것으로 이동성에 대한 전

반적인 장벽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권의 

장단점을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매년 사전 비자 없이 여권 소지자가 접

근할 수 있는 목적지의 수에 따라 전 세

계 여권의 순위를 매기는 헨리 여권 지

수(Henley Passport Index) 2020에 

따르면, 선진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평균 국가의 수는 169개

국에 달하고, 개발도상국 출신들은 평균

적으로 그 절반만 입국할 수 있다(그림 

5.4). 즉, 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세계 인구의 70%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

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림 5.4 

개발도상국/선진국별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입국가능한 평균 국가 수*

 

* 헨리 여권 지수는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여권의 순위를 매긴다. 
이 수치는 해당 지역의 시민들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평균 수를 나타낸다.

출처:  Henley & Partners Passport Index (2020), 
BOP Consulting(2021).

169 선진국

86개발도상국

그림 5.3

13개 주요 미술 비엔날레 참여 작가의 선진국/개발도상국 비율
 

출처: BOP Consulting (2021).

개발도상국에서 온 예술가들 2018-2022
개발도상국에서 온 예술가들 2012-2017

87%

73%

73%

66%

56%

45%

45%

39%

38%

32%

32%

13%

12%

92%

76%

64%

66%

63%

42%

75%

33%

38%

30%

32%

13%

15%

다카트(세네갈)

아바나 비엔날레(쿠바)

샤르자 비엔날레(아랍에미리트)

샹하이 비엔날레(중국)

상파울루 비엔날레(브라질)

베니스 비엔날레(이탈리아)

광주 비엔날레(한국)

이스탄불 비엔날레(터키)

시드니 비엔날레(호주)

도큐멘타(독일)

리옹 비엔날레(프랑스)

휘트니 비엔날레(미국)

마니페스타(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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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018 글로벌 리포트에 명시된 이

동의 자유에 대한 세계적 불균형이 지속

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중에서 아랍과 아

프리카 국가 여권 소지자는 70개국 미만

으로만 무비자로 접근할 수 있어 특히 불

이익을 받고 있다(그림 5.5).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를 위해 국경을 광범위하게 봉쇄했고 그 

결과 이동성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팬데믹의 1차 대유행 동안 선진국의 여권 

소지자들조차도 새로운 공중 보건 프로토

콜로 인해 높은 이동성을 유지할 수 없었

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의 해외 출국은 

2020년 1월 184국에서 1년 후 75개국 

미만으로 급감했다. 위기 상황으로 인한 

독특한 결과는 팬데믹 상황에서 문화 분

야 종사자 모두 해외로 여행하는 것이 금

지됨에 따라 짧게나마 비슷한 제약에 직

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1.

비자 정책: 여전히 예술가의 이동에 
가장 큰 장애물

자금과 문화 인프라 시설 외에도 비자 정

책은 지난 4년 동안 각국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

동을 규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남아 있다.

비자 정책은 문화 분야 종사자, 특히 개발

도상국의 종사자에게 지속적인 장애물로 

남아 있다. 유럽에서는 2019년 솅겐 비자

법 개정안이 2016년 ‘국제 문화 관계를 위

한 유럽연합 전략 수립’에서 요구했던 문

화 비자 프로그램 창설에 미치지 못했다

(European Commission, 2016). 팬데

믹으로 물리적 이동이 중단되었지만 예술

가의 비자 문제는 여전히 시급하다. 영국

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유럽

연합-영국 무역협력협정에서 개인의 이동

성에 대한 혜택이 사라진 이후의 유럽에서

는 더욱 그렇다(Dâmaso, 2021). 협정에

는 영국 내에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1. 2021년 4월 27일 ‘문화의 소리(Voice of Culture, 
유럽연합 문화 분야와 유럽연합 진행위원회 간 대화)’ 
온라인 회의에서 제기된 요점.

는 용역 서비스 공급자 및 프리랜서에 대

한 조항과 유럽연합 전역에서 허용되는 비

즈니스 방문자 활동을 표준화하는 몇 가

지 사소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연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우대도 실제로 제공되

지 않는다(Lexology, 2021). 각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급 활동에 대한 요구 사항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

악가가 독일이나 스페인에서는 공연을 하

려면 공연 비자를 신청해야 하지만 프랑스

나 네덜란드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음악가들은 악기와 장비를 운송하고, 유럽

연합에서 투어를 할 경우 복수 취업 허가

를 신청하기 위해 추가 서류 작성이 필요

한데 이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

다(Dray, 2021). 음악가들의 항의가 있은 

후 2021년 8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

츠부(DCMS)는 영국 음악가들이 유럽 내 

19개국을 무비자로 순회할 수 있다고 발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인 협회는 

그 면제가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투어에만 

적용되며 승무원, 운전자, 카르네(carnet, 

자동차가 유럽 각국의 국경을 통과할 때의 

무관세 허가증), 이동 장비 비용은 포함되

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협회

는 유럽연합과의 보다 포괄적인 비자면제 

협정을 요구한다(The Strad, 2021).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끊

임없이 변화하는 비자 신청 절차는 이동성

의 불균형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

술가는 고용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그들이 

본국으로의 귀환을 보증할 보증인을 찾아

야 할 수도 있다. 예술가의 낮은 직업적 지

위에 따른 차별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비자 제도는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예술가

에게는 특히 어렵기 때문에 혼자 활동하는 

예술가의 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자 

신청 절차는 이동성 불균형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 대사관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오랫동안 대기해야 하는 상황

이 있다.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에 비자 발

급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예술가들이 영사

관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기

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이동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비자 처리 센

터들 또한 문화 분야 종사자들에게 적용

되는 특정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그림 5.5 

지역별 여권 소지자가 입국 가능한 평균 국가 수
 

출처: Henley & Partners Passport Index(2020),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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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안보 관행은 예술가의 이동성에 계

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 출신 예술가의 비자 발급은 여

전히 어렵다. 이는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 <알레포의 마지막 사람들>의 

시리아 제작자 카림 아비드의 사례를 통

해 입증된다. 아비드는 2018년 아카데

미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는데, 그 이유는 시

리아 아랍 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

한 정부의 여행 금지 때문이었다. 대중의 

항의와 캠페인이 이어졌고, 아비드는 항

소 후 비자를 발급받았다(Verhoeven, 

2021). 

개인의 이동성에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

다. 프리뮤즈에 따르면 2020년에 유럽에

서 적어도 9명의 예술가에게 여행 금지령

을 내렸다(Freemuse, 2020b). 여행 금

지는 대부분 사법 결정에 따른 것으로 논

란이 될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특히 예

술가들이 성별, 정치, 종교에 관한 도발

적인 작업으로 잘 알려진 경우에 그러한 

결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가 용

이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시

행하겠다고 협약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비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를 고려

할 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

서 언급했듯이 비자 면제, 비자 절차 간소

화, 비자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한 조

항의 이행은 여전히 부족하다.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무역협정의 맥락에

서도 우대조치는 제한적이다. 2008년에 

체결된 카리포럼-유럽연합 경제동반자협

정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예술가

나 관광비자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카

리브해 예술가들이 유럽으로 자유로운 이

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

러나 현재까지 카리포럼 국가의 문화 분

야 종사자는 오직 솅겐 지역으로만 무비

자 여행이 가능했고, 보수를 받는 작업 기

회는 없었다(Burri and Nurse, 2019).

따라서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우대조치 

약속은 긍정적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수

적 효과를 유발하는 몇 가지 조치에 불과

하다. 그 이유로는 데이터 격차 및 국가

와 수혜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성 부족 등

이 있다.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무역협정의 맥락에서도 

우대조치는 제한적이다.

2019년 11월 유네스코가 카리포럼 사무

국과 협력하여 바베이도스에서 이틀간 협

약 제16조에 따른 약속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고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토

바고에서 온 문화 및 무역 종사자와 범정

부 및 정부관리 30명이 모였다. 이번 워

크숍은(CARIFORUMEU) 경제동반자

협정 프레임워크 내에서 카리브해 지역 

출신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우대조치의 잠재적 기회와 의미를 평가하

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은 또한 관련 

정책이 보안 문제와 경제적, 정치적 제약

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

에서,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럽연합과 

카리포럼 모두에 대한 권고사항에는 이동

성 장벽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

고 유럽연합 전역의 경제적 수요 측정과 

자격 또는 비자 요건에 대한 쉬운 지침을 

제공하는 ‘원스톱 숍(one-stop shop)’

의 필요성이 포함되었다.

비자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예술가에게 불

평등한 영향을 미치지만 선진국 종사자에

게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관세 규정, 부가가치세(VAT), 근로 소득

에 대한 이중 과세 및 기구/장비 이동과 

같은 많은 행정 부담은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 통합 지역에서도 이동성을 계속해

서 복잡하게 만든다. 사회복지와 연금을 

둘러싼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를 지원하

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예술가

들은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 ATA 카르네 국제 세관 문서와 같이, 

기구와 장비를 가지고 여행하는 예술가

를 포함하여 최대 1년 동안 비부패 상품

의 면세 및 면세 임시 수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ATA 카르네의 가격은 이동

되는 품목의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기타 문제로는 항공사 보안 제한(악기와 

장비 운송의 어려움 증가)과 국가 재정, 

보안 또는 여행 규제 등이 있다. 예를 들

어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의 현금 인출 

제한, 35세 미만의 튀니지 시민이 해외 

여행을 가고자 할 때 부모의 승인을 받

아야 하는 법 등이 그 예이다(Bourdin,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약간

의 진전이 있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변

화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영국을 포함

하여 창의적인 인재 유치에 관심이 있는 

일부 국가에서 예술적 공로에 기반한 장

기 비자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2019

년 두바이는 문화 비자 이니셔티브를 발

표하여 창작 및 문화 산업의 예술가와 기

업가에 대한 장기 체류 허가를 부여했다. 

이 비자는 유망한 아랍인과 세계 창작가

를 두바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의 일부이다. 작가, 시

인, 화가, 예술가, 서예가, 배우 등이 10

년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된다. 두바이 정

부 기관인 두바이 문화예술청과 외국인 

레지던시 총국이 이 비자를 감독하기로 

합의했다(UAE, Government Port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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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국경을 넘을 때 종종 공정한 대표성과 교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프로젝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현재에도 이동

성 기회는 문화적 맥락과 선호도, 단체를 조직하는 기관의 인식론적 틀을 바탕으로 한다. 그 예로 캄보디아 왕립 발레단이 해외를 방문한 것

은 문화적 이동성과 관련된 도전을 의미한다.

1971년 캄보디아 왕립 발레단은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뉴욕에서 공연을 했다. 이것은 냉전 시대의 정치적 격동기에 이루어진 문화 외교 행

위였다. 타임스퀘어에 있는 댄서들의 흑백사진이 그 순간을 기념한다. 불과 몇 년 후인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주의 

지배 하에 있었고 문화적 이동성에 대한 모든 개념은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캄보디아 예술가는 더 이상 국제 교류에 참여할 기

회가 없었다.

2013년 캄보디아 리빙 아츠(비정부 예술 단체)는 시즌 오브 캄보디아 페스티벌을 위해 왕립 발레단을 뉴욕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파트너십, 

우정, 그리고 지지를 통해 우리 팀과 나는 캄보디아 왕국에서 미국으로 125명의 예술가를 데려올 수 있었다. 오랫동안 우리, 우리의 고국, 우

리의 문화에 대한 내용은 외부의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우리는 시즌 오브 캄보디아 페스티벌을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많은 파트너와 동료들이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원해 준 덕분에 신식민주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다방면의 문화교

류의 흐름을 만드는 데 노력했다.

문화적 이동이 공익을 위해 시행될 때 우정과 연민, 인간성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쌓을 수 있다. 위기의 시기에 우정과 연결은 회복력의 구성 

요소이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언제 여행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18개월 동안 동안 이전에 생각하지 못

했던 방식으로 국경을 넘어 교류, 학습 및 소속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계몽적인 도전과제였다. 이동성과 문화적 이동성의 미래는 새로운 형

태를 취하겠지만 사람 간에, 맥락을 고려한, 국경을 초월한 학습의 원칙은 그대로일 것이다.

포은 프림(Phoeun Prim) 
캄보디아 리빙 아츠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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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2021년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주요 문

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능있는 개인에

게 제공하는 ‘크리에이티브 비자’ 계획을 

공개했다(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Abu Dhabi, 2021).

외국 예술가들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

는 비슷한 지원이 다른 국가에도 존재한

다. 시청각 제작 및 디지털 콘텐츠에 대

해 최대 2년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콜롬

비아, 또는 예술가의 뛰어난 실적을 요구

하는 프랑스 등이 그 예다. 캐나다에서는 

예술가가 시민권을 취득한 나라와 호혜관

계가 있을 경우 특별 예술가 비자를 받

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베를린은 2015

년 독일 정부의 난민정책의 영향으로, 아

랍 예술가들의 허브가 되었다(Unicomb, 

2021).

비자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예술가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지만, 선진국 문화 

종사자에게도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협약 및 1980년 권고안의 정신

에서 국경을 초월한 이동이 최종적인 조

치로써 의도된 것은 아니다(장기적으로 

제3국에서 위험에 처한 예술가 제외). 오

히려 그러한 이동성은 예술가의 전문적

인 발전과 협약이 요구하는 문화 교류의 

균형 모두에 필수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비자 및 취업 허가 협정이 영구적인 이동 

패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문화와 창작 분

야의 역동성을 훼손하는 두뇌 유출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기 방문을 위

한 문화 또는 예술가 비자가 부족하다. 이

와 관련해 외국 창작자를 국가에 유치하

기 위한 몇 가지 규제 지원이 존재한다.

터키에서는 단기 체류(최대 1개월)에 대하

여 예술가 특별허가증이 있으며, 라트비아

에서는 14일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 예

술가가 라이브 공연을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

우 취업 허가 없이도 간편하게 입국하거

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외국 공연자는 불가리아와 쿠바에

서 문화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스웨

덴에서는 이민위원회에서 일부 예술가, 

협업하는 기술자, 그 외 투어 담당자까지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리스트에 포함

했다. 벨기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

한 예술가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

다. 모리셔스에서도 연극,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음악 분야의 모델들과 전문 연

예인들은 취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벤트 기획자 및 무대 

디자이너를 포함한 시각 관련 매니저가 

특별직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콜롬

비아에서 이벤트에 참석하는 예술가는 이

벤트 참가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운동선수, 심사위원, 출품자에게 동일하

게 적용된다.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영화 제작업체에 무

비자 입국처럼 특별 면제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경우 예술가들이 

난민으로 입국할 경우 취업허가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로코와 니제르,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 프랑스와 세네

갈과 같은 양자간 문화 협력 협정에 따

라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가된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은 

예술가 비자나 비자 면제를 제공하지 않

거나, 제공하더라도 모든 예술가에게 유

효하지 않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문화 

분야 종사자는 일상적으로 관광 비자를 

출장에 사용한다. 역설적으로 일반적인 

비자 규제 완화가 창작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2020년 아

프리카 개발 은행의 5번째 연례 비자 개

방 순위 리포트에서 알 수 있듯이 서아

프리카의 국경은 지난 5년 동안 아프리

카 대륙의 아프리카인들에게 점점 더 개

방되었다.

예술적 재능에 기반한  

장기 비자가 최근 창의적인 인재 

유치에 관심이 있는 일부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다.

2019년 6월 유럽연합의 공통비자법 개

정으로 문화 분야 종사자 단기체류와 같

은 합법적인 여행객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부 개정안이 나왔다. 변경 사항에는 출

국 6개월 전 비자 신청, 비자 신청서 온

라인 제출, 비자 거부에 대한 항소, 비자 

거부 이유와 항소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

보 확인, 25세 이하 여행자에 대해 비영

리 단체의 세미나 및 문화 행사에 참석할 

경우 비용 면제 요청 등이 포함된다. 이

러한 개정 중 일부는 스위스 문화다양성 

연합이 2019년 리포트에서 문서화한 것

과 같이, 일상적으로 보고된 비자 관련 

이동성 장벽에 절실히 필요한 개선을 제

공한다(Abbühl, 2019). 이 리포트는 쇼

나 레지던시에 참석하려는 문화 분야 종

사자가 솅겐 지역 및 스위스의 단기 체류 

비자 또는 취업 허가를 거부한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비자 신청 절차상의 도전과

제와 기타 행정 요구 사항에 주목하고 있

다. 스위스 연합은 이 협약을 이행함으로

써 비자 절차 개선을 위해 국가 당국에 로

비를 하고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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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과 문화 인프라 시설의 

공백을 메우는 시민사회 행위자 

위에서 언급한 진전 및 도전과제는 누가, 

어떻게 이동성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중요한 행위자를 언급하지 

않고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문화 분야

의 국가 간 이동은 시민단체가 협약 이행

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정책 분야 중 

하나이며, 이는 4년제 정기보고서에서 시

민사회가 보고한 조치 중 가장 높은 비율

(21%)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자세한 내

용은 4장 참조).

시민단체는 여행 보조금 관리, 정보 배포, 

교육 프레젠테이션 및 네트워킹 플랫폼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또한 예술가에게 더욱 유익한 비

자 제도를 장려하는 데 중요한 지지자 역

할을 계속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가 공적 자금 지원

이 부족한 국가에서 자금 격차를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키체인지 프로젝트는 음

악계에서 성차별을 줄고, 쇼케이스와 네

트워크 형성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처럼 음악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예

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음악가들에게 투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콘서트 남아프리카

공화국(Concerts SA)의 뮤직 모빌리티 

펀드이다. 마지막으로, 워멕스(WOM-

EX, 월드 뮤직 엑스포) 아카데미는 아티

스트와 기타 음악 분야 종사자가 국제 서

킷과 시장에 접근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선진국에서는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이

동성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사례가 많다. 

핀란드의 프레임(Frame) 프로그램은 작

품이 전시되는 장소로 예술가들이 여행

하는 것을 포함하여 핀란드의 현대 예술

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문화교육

부의 보조금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사

이프러스에서는 교육문화체육청소년부 

및 사이프러스 청소년 위원회로부터 자

금을 지원받아 파이토리오 예술가 레지

던시 2020을 주최했다.

모프라닷의 보조금, 문화 자원(Al-Mawred 

Al-Thaqafy)의 목적지 제도(Wijhat) 

등 다른 시민단체의 제도들 역시 지역 내 

연결을 강화하는데, 이는 아랍 지역 내

외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가와 문화 

행위자에게 최대 8,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글상자 5.3). 다른 예로는 아시

아 내 여행을 지원하는 캄보디아 리빙 아

트(Cambodia Living Arts), 여행 보조

금과 아프리카 내 여행을 지원하는 아프

리카 아트 라인스, 아트 무브즈 아프리

카, 트랜스 사하라 예술 이동 기금 등이 

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문화공간 감

비디가 시작한 루트 데 아트(Route des 

Arts, 예술의 길)가 전시공간 간 파트너

십을 육성해 지역 예술가의 작품 전시 루

트를 만들어 아프리카 통합을 촉진한다.

시민단체가  

공적 자금 지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자금 격차를  

메우고 있다.

많은 시민단체의 경우 특정 주제 또는 인

구통계학적 우선순위를 주요하게 둘 수 

수 있다. 35세 미만의 젊은 종사자, 소수

자 집단, 주변 지리적 위치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온 네덜란드의 프린스 클라우스 펀

드(Prince Clause Fund)의 이동성 보조

금이 그 사례이다.

글상자 5.3 •  Wijhat - 아랍 지역의 이동성과 예술,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 자원(Al-Mawred Al-Thaqafy) 프로그램

아랍 지역에서 예술가와 문화 행위자들은 국내외 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에 직면

한다. 자금 공급 부족, 비자 취득의 어려움, 창의적 제작을 위한 잠재적 파트너 조직에 대

한 정보의 부족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예술가들이 경력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노출을 

얻고, 더 많은 관중에게 다가가며,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문화자원(Culture Resource)은 아랍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고 국내외 문화 교류를 장려

하기 위해 2003년에 설립된 지역 비영리 단체이다. 2019년 문화 자원(Al-Mawred Al-

Thaqafy)은 위에서 설명한 이동성 문제의 대책으로 목적지(Wijhat)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아랍 지역 내외를 여행할 수 있는 예술가와 문화 행위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25~30개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도 불구하고 문화 자원(Al-Mawred Al-Thaqafy)은 2020년과 2021년에도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신청자들이 잠정적인 여행 날짜를 표시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하기로 했다. 다만 신청 감소 등으로 최근 2년간 지원금이 줄어들었다. 2019년에서 2021

년 보조금이 61건을 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중 44개의 보조금이 개인에게, 17개 

보조금이 단체에게 지급돼 총 수혜자는 140명으로 늘어났다. 제공된 보조금 유형을 분류하

면, 41개가 국제 이동에 제공되었고 20개가 지역 여행에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원사

업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지원대상자가 레지던시에 참석하는 것(23개의 지원금 제공)이

었으며, 15개의 지원금이 페스티벌 참가를 지원했다.

출처:  https://mawred.org/artistic creativity/wijhat/?lang=en; Culture Resource (Al-Mawred Al-Thaqafy) 
‘Wijhat 2019/2021 Quantitative Data’ 

https://mawred.org/art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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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많은 시민단체는 페스티벌, 레지던시, 아

트 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조

직한다. 2017년에 시작된 태국의 방콕 

국제 공연 예술 회의, 쿠바 카과요재단의 

전문 개발과 훈련 프로그램의 워크숍 및 

갤러리, 멕시코의 뜰라께빠께 국제 아티

스트 레지던시, 모로코 라바트의 음악회

의 플랫폼을 위한 비자, 아프리카 중동 음

악 회의 플랫폼(아프리카와 아랍 지역에

서 모로코로 여행하는 음악가들이 세계 

기획자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도록 

후원), 이집트 카이로의 컨템포러리 이미

지 컬렉션 레지던시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시민단체 활동이 모여 개발도상국 

국내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술 생태계를 형성한다.

예술가의 레지던시 시설은 

개발도상국에서 이용가능성이 

낮은데, 이는 더 많은 외국 

창작자들이 사용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정보가 화폐가 될 때:  
공적 자금의 긴급한 필요성

문화 교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중요 문

화 인프라의 불균등한 분배 또한 개발도

상국 내 여행을 방해한다. 예술가의 레지

던시 시설은 개발도상국에서 이용가능성

이 낮은데, 이는 더 많은 외국 창작자들이 

사용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2020년 트랜

스아티스트 플랫폼에 공개된 1,435개의 

해외 예술가 레지던시 중 55%가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북미에 

24%가 있다. 오직 13%의 레지던시만이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아프리카 라틴아

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

욱 암울한데, 전체의 3%만이 이 지역에 

위치한다.(그림 5.6)

정보와 수용력 격차는 계속된다. 디지털 

시대에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국제적 기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 

정보마저 예술가들이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Neil, 2019). 이는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따

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활동가와 단기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정보

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는 경우에도 

신청과 행정 절차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국가 간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보는 

화폐로 기능한다. 종종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는 이동성 기회를 쉽게 포착

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정보와 조언에 의

존한다. 이동성의 수혜를 확대하려면, 특

히 국제적 노출이 적은 신규 수혜자들을 

위해, 웹사이트, 안내데스크, 자금 지원 

가이드 및 전문 컨설팅 기관과 같은 공

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정보 생태계가 필

요하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은 많은 선진국에서 

잘 구축된 것으로 나타나며 지난 4년간 

유럽과 북미에서 이동성 정보 제공처의 

수가 증가했다. 시스템은 여행 보조금, 

예술가의 레지던시, 국제 워크숍, 비자, 

사회보장, 보험, 세금, 저작권을 포함한 

복잡한 실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 센터와 웹

사이트이다. 데이터는 해당 국가의 언어

와 영어로 제공된다. 이러한 정보 허브는 

독립적 조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때

로는 기존 공공 기관의 일부이거나 시민

단체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On The Move, 2021).

자문 서비스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자국 유입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오스트리아의 

공공 자금 지원 스마트 모빌리티(SMar-

tAt Mobility) 안내 데스크는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32시간의 상담을 

제공했다. 2019년까지 그 숫자는 연간 

197시간으로 6배 증가했다. 이 기간 동

안 조언을 받은 문화 분야 종사자의 3분

의 2는 오스트리아인이 아니었으며(무국

적자 및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지역 

출신 포함), 그들의 질문은 보험, 세금, 비

자 규정, 노동법에 관한 것이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 차원으로 제공

하는 공적 정보와 자문 서비스는 부족한 

편이다. 다행히 시민단체가 이 격차를 메

꾸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선진국에 본

사를 두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종

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 기반 

네트워크, 협회 등 시민단체가 포함된다. 

대표적인 예가 벨기에에 본사를 둔 온더

무브(On The Move)로 예술 분야 전반

에 걸쳐 활동하는 예술가에게 전지구적 

이동 기회를 나열한 무료 웹사이트를 제

공하고 있다.

그림 5.6 

2020년 트랜스아티스트 플랫폼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위치
 

출처: TransArtist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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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동성 자금 가이드는 라틴 아메리

카와 카리브해, 아프리카, 아랍 국가의 지

역 자금 상황에 대한 유일한 설명을 제

공한다(글상자 5.4). 그 밖에 해당 지역

의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

를 제공하는 북아프리카 문화 이동성 지

도가 있다. 이 웹사이트는 아랍 지역의 창

의적인 프로젝트와 관련 전시회가 포함된 

아카이브와 예술가와의 인터뷰도 포함되

어 있어 지역의 풍부한 문화 제공에 대한 

지식 전파에 도움이 된다.

이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또 다른 기여 사례

로는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IETM)의 펀

드 파인더(Fund Finder) 제2판(Le Sourd, 

2019), 국제레지던시협회가 제공하는 전 

세계 예술 레지던시 온라인 지도, 유럽 공

연예술 고용주 협회 연맹 펄(Performing 

Arts Employers’ Association League 

Europe)에서 제공하는 비자 및 법적, 행정 

적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가 있다. 

주목할 만한 지역 이니셔티브는 ‘문화 기

금 감시망(Culture Funding Watch)’ (중

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초점), ‘뮤직 인 아프

리카(Music in Africa)’와 공공 및 민간 단

체가 사이트에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무

료 협업 도구인 남미공동시장(MERCOS-

UR) 예술 레지던시 지도(Map of Artistic 

Residencies)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향해 

이동성을 재해석하는 작업은 팬데믹 이전

에 이미 시작되었다. 부분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장벽에 대응하고 공정한 협력과 지

속가능성의 맥락에서 현재의 관행을 비판

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불균형, 

작업방식과 기대의 차이는 공정한 국제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아 있다. 이

동성의 문화 간 도전과제를 해결해가는 

데에 대한 조언도 상대적으로 찾기 어렵

다. 이 분야의 탁월한 이니셔티브는 현대

공연예술네트워크와 온더무브가 더치컬

쳐(DutchCulture)와 협력하여 2018년

에 공동 기획한 ‘궁금함과 욕망 너머: 예

술계의 더 공정한 국제 협력을 위해(Be-

yond Curiosity and Desire: Towards 

Fairer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in the Arts)’ 툴킷이다. 이는 역사적, 정

치적 관계와 예술가의 문화 인프라 시설 

및 작업 조건의 현저한 차이 등 국가 간

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소

를 다룬다(van Graan, 2018).

문화분야에서는 환경적 넘어선 지속가능

성에 대해 소극적으로 고려한다. 쿤스턴

펀트(플랑드르 예술 연구소)는 '국제화 (

재)구조화: 예술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일

하는 새로운 방식'에서 이동성의 잠재적

인 부정적 측면을 철저히 조사했다. 예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작업하는 새로운 방

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점이 드

러난다.

 ¡일부 문화분야 종사자가 생계를 위해 

과도하게 이동하는 역설적 상황;

 ¡정해진 작업 시간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작업하는 동안 지역 환경과 의미 있는 

연계를 맺을 수 없는 경우; 

 ¡제도적 시장의 압박 없이 일할 수 있는 

대체공간 부족;

 ¡브뤼셀에 본부를 둔 포암(Fo.AM)이 제공

하는 가족 거주 프로그램과 같이 워라밸을 

촉진하는 이동성 기회를 찾는 도전과제;

 ¡소수민족 문화권이나 일부 지역의 예술

가들이 느낄 수 있는 ‘정형화된 이국적 

기대치를 충족시켜 국제적 기회를 확보

해야한다’는 압박감(Janssens, 2018). 

분쟁 지역의 예술가에게 다른 종류의 고

정관념이 적용되기도 한다. 작품에서 전

쟁이나 갈등을 다룰 것으로 기대하는 사

람이 많기 때문이다(Le Sourd, 2019). 

보다 총체적이고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 제공자는 배심원단과 동료 심

사 패널의 확대를 고려해야 하고(IFACA, 

2019), 관련자들 간의 균형잡힌 수평적 

관계와 문화 간 소통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면 환경을 고려하거나 디지털 기능을 반

영하여 혁신적인 이동성 제도를 구현하려

는 시도가 오래 전부터 대두되었다. 유네스

코의 2020년 <위기에 처한 문화(Culture 

in Crisis)> 정책 가이드에서 강조했듯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더

욱 초점을 맞췄다(UNESCO, 2020f).

글상자 5.4 •  지역 이동 자금 지원 지형도

온더무브의 지역 가이드는 개발도상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성 기회와 제도에 대한 정보 

(국가, 지역 또는 국제)를 제공한다.

온더무브의 ‘문화 이동성 자금 가이드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는 비영리 단체인 아

르케토피아(Arquetopia)와 멕시코개발재단(Foundation for Development) 공동으로 

2018년에 출판되었으며 97가지 실질적인 제도를 포함한다. 이 중 39%는 국가 또는 지역 

제도이며, 나머지는 국제 자금 지원을 받는다.

2019년판 아프리카 문화 이동 자금 가이드에는 129개의 정보가 나와 있으며, 그 중 4분의 

1만이 아프리카 단체 또는 기금에서 제공된다. 이 가이드는 온더무브 및 아트무브스아프리

카(Art Moves Africa)와 프랑스문화원(Institut Français)이 함께 하는 국제적 수준의 시

민단체-공공 파트너십의 좋은 예이다.

중동 및 아프리카(MENA)에 대한 문화 이동 기금 가이드의 최신 3판 또한 프랑스문화원

(Institut Français)과 협력하여 2020년에 출판되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63개의 이동 지원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이 중 4분의 1은 국가 또는 지역 

제도와 단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출처: On The Move(2018, 2019, 2020).
* 언론인, 활동가를 위한 지원과 위험에 처한 예술가를 위한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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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문화 분야의 ‘친환경 이동성’은 현재 진행 

중인 작업으로, 종사자의 여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생태 발자국을 제한

해야 한다는 책임과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에라무스

(Eramus) 프로그램의 환경 영향에 대한 

기준 평가를 시작하고, 환경 중심 프로그

램을 설계하며, 디지털 솔루션과 철도 여

행을2 촉진하는 등 교육 및 문화 이동성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

루어졌다. 기후 변화 시대에 항공 여행을 

장려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대응으로 

기차 여행과 장기 체류가 전 세계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결과는 엇갈린다. 예를 

들어 세계 모든 지역의 철도 연결성이 좋

은 것은 아니며, 국경 분쟁이나 보안 문제

로 횡단이 어려운 경우(북아프리카)도 있

다. 영국에 본사를 둔 줄리의 자전거(Ju-

lie’s Bicycle)의 ‘창의적 기후리더십 프

로그램(Creative Climate Leadership)’ 

프로그램과 같이 기후 활동을 위한 지식과 

역량 구축도 우선시된다. 

코로나19와 디지털 제공의  
기하급수적 성장 

문화 분야 내에서 온라인 연결은 오랫동

안 단기 여행과 대면 만남의 대안으로 여

겨져 왔다. 2020년과 2021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디지털 영역은 국제 협력을 지

속할 수 있는 유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옵

션이 되어 ‘항공 여행에 있어 비자 제한, 

비용, 탄소 발자국 없는 국가 간 문화 상

호작용’을 허용했다(Bennoune, 2021). 

일부 여행 보조금은 디지털 보조금으로 

전환되었다. 예를 들어 문화원과 프린

스 클라우스 기금의 아프리카 문화 분

야 종사자를 위한 ‘인 모션 이동성 기금 

2019(_in Motion Mobility Grants)’는 

2. Eramus+, Creative Europe 및 European Soli-
darity Corps의 효과적인 ‘친환경’ 조치는 유럽의회 
보고서 참조

불과 1년3 만에 ’인 모션 디지털 기금(_in 

Motion Digital Grants)으로 바뀌었다. 

레지던시와 예술 페스티벌은 가상으로 진

행되었다.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은 예술

가에게 꼭 필요한 수입원을 가져다주었

다. 2020년 6~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

립예술제는 디지털 랩 아프리카와 손잡고 

가상 플랫폼에 오른 모든 예술가에게 수수

료를 제공했고, 작품의 공정한 디지털 사

용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새

로운 이니셔티브는 VR과 다른 디지털 기

술이 어떻게 접근 가능한 예술 공간을 창의

적으로 재해석하는지 탐구했다. 온라인 공

연예술 축제 다시 연결하기(Re-Connect 

Online Performance Festival)나 바스

티아라이브(Basita.live)는 예술가가 라

이브 또는 사전 녹화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수익창출 가상 공간이다. 새로운 프로젝트 

형식은 팬데믹에 의한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처하고 이동성의 장기적인 재고를 구상

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모색하

도록 권장되었다4. 핀란드의 코네(Kone) 

재단과 같은 단체들도 가상 레지던시를 제

공하여 예술가들이 보조금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Kone Foundation, 2020).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상 이동성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넘어 생존을 보장하

기 위한 긴급 자금도 제공되었는데, 여기

에는 독일 연방외교부와 독일문화원의 국

제구호기금 2020과 같은 이동성을 촉진

하는 자금이 포함된다. 이러한 투자는 창

작 분야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예

를 들어 스위스 예술 위원회 프로헬베티

아(Pro Helvetia)가 전 세계 예술가를 대

상으로 내놓은 ‘가까운 거리(Close Dis-

tance)’ 공모사업은 두 달 만에 591건의 

제안을 받았다.

3. www.britishcouncil.org/arts/sub saharan afri-
ca/_ inmotion(Accessed 1 November 2020)..

4. 스위스예술위원회 ‘Close Distance’ 제목하의 프로젝
트: Seeking New Cultural Formats 참조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국경을 넘는 여행

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

화 분야 종사자가 국제적으로 일할 수 있

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가상 형태의 이동성으로 급격한 

전환은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

친다.

 ¡전 세계 인구의 46%가 여전히 디지털 접

속 오프라인 상태로 매우 비대칭적. 36

억 인구의 대다수는 개발도상국에 거주

하는 것으로 추정(UNESCO, 2020b); 

 ¡디지털 협업 기술과 도구를 이미 보유

하고 있는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

에게 유리한 새로운 형태의 특권 형성; 

 ¡물리적 여행과 마찬가지로 일회성 만남

의 단점은 디지털 공간에도 존재; 

 ¡인터넷에 대한 의존은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한 급여 문제를 악화(10장 참조). 

이동성이 예술가의 막대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창작 분야에서 높은 인재 유출 

가능성(유네스코, 2020f); 

 ¡디지털 도구(비디오 스트리밍 및 클라

우드 컴퓨팅 등)의 탄소 발자국에 대한 

특별한 연구는 거의 없음; 

 ¡몇몇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나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특

히 공적 제도를 통해), 이동성에 관련된 

자금과 기회에서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

 ¡여행 욕구 감소와 지역적, 국가적, 세계

적 차원에서 문화 교류의 감소(Shind-

helm, 2020);

 ¡여행 및 대면 접촉을 위해 적립된 자금

이 창작 분야, 특히 디지털 이니셔티브

를 지원하기 위한 다른 유형의 제도로 

영구적으로 전환될 위험; 

 ¡레지던시의 수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중단기적으로 감소.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익손실,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의 어려

움, 비상 자금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인한 폐쇄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Res Artis and UCL, 2020)

http://www.britishcouncil.org/arts/sub


161제5장 •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이동성 다시 상상하기

결론 및 권고사항

봉쇄된 현재 상황에서 미래의 세계적 이

동성을 언급하는 것이 역설적일 수 있지

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 문화 이동성

을 위한 보다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재해

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팬데믹으로 인해 이동에는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검사, 검역 또는 

보험 비용, 항공권의 재발급 또는 취소 수

수료, 귀국이 안전하지 않을 때 연장하는 

레지던시의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이동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행에는 

소위 ‘백신 여권’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백

신 도입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동성에도 

불균형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디지털

에 집중하다보면 물리적 이동 기회가 감

소하여 유의미한 세계적 문화 교류를 해

칠 수 있다.

봉쇄와 여행 금지와 같은 물류 및 규제 장

벽이 완화되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해외에

서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로 자국에 머

무르고자 할 것이다. 그 밖에 인종차별이

나 외국인 혐오에 대한 두려움 역시 특

정 목적지로의 여행을 가고자 하는 의지

를 꺾을 수 있다5.

팬데믹이 진정된 후 여행 조건이 개선된

다면 기존의 경제, 보안, 비자 등의 문제

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예술가들에게 

불균형한 기회 제공을 할 것이다. 그러므

로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난 4

년 동안 예술가의 국내외 이동을 지원하

기 위해 여러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예술가

의 이동성 기회에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5. Scoping calls, BOP Consulting (2020).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유네스코, 공

공단체, 시민단체는 우선 과제 영역과 개

선 제안을 명시했다. 다음 권고사항은 이

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술가의 국가 간 

이동성 개선을 위한 잠재적 개입과 관련

된 내용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 이

동의 자유가 개발도상국의 문화 실무자들

에게 곧 일상적인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 권고사항은 이동성 불균형을 해결

하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

로 한다:

 ¡국가는 팬데믹 이후 원활한 이동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약

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당사국

에 대한 요구는 분명하고 명확하다. 일

단 보건법이 완화되면, 국가는 국제 여

행이 재개되는 즉시 예술가의 자유로

운 이동에 대한 약속을 상기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예술가의 국외 이동을 위

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예: 비자 신청 강화 지

원서 확보). 

 ¡정부는 특히 예술가의 출신 관련 고정

관념이나 편견 또는 예술적 자유의 한

계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 시

스템을 통해 비자 발급이나 여행 금지

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한다.

 ¡정부는 아프리카, 아시아, 아랍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개발도

상국 간의 지식 공유 네트워크 증대와 

지역 및 대륙 내 이동성에 대한 자금 지

원을 개선해야 한다.

 ¡ 2018 글로벌 리포트에서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는 이동성 기회에 대한 

지식과 지침을 생산하는 시민단체 이

니셔티브(특히 개발도상국에 기반을 

둔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야 한다. 그들

의 역할은 이동성으로의 점진적인 복귀

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지침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디지

털 기술 향상과 일회성 프로젝트를 넘

어선 장기적인 가상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자금 제공처는 이동성에 대해 기존의 

방침에서 좀더 융통성을 발휘해 지원해

야 한다. 이동성 제도에서 더 많은 유연

성을 제공하고, 자금의 성평등한 분배

를 보장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

축하며, 물리적 가상 혼합 이동 방식의 

올바른 균형을 촉진하고, 심사위원 및 

동료 간 리뷰 패널을 확장하여 예술가

의 보다 다양한 문화간 대표성을 보장

한다.

 ¡정부와 민간기업은 환경친화적 이동성 

활동(예: 장기간)과 이동성 인프라 시

설에 투자해야 한다. 환경세를 시행하

거나 디지털 참여로 직접 참여를 대신

하는 것은 안된다. 후자는 이동성의 비

용을 증가시키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예술가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

문이다.

 ¡정부, 기금 및 레지던시는 장기 레지던

시나 장기비자가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대안적인 이동성의 최근 트렌드를 고려

해야 하며, 육아와 다른 책임이 있는 문

화종사자의 수요 또한 존중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정부 공무원 대상(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조치(Preferential 

Treatment)제도에 대한 교육훈련을 추

진하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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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세계적인 흐름: 여전히 

일방적인 무역 
리디아 들루모

핵심 발견

›››  문화 상품의 국제 무역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참여는 지난 3년 동안 정체되어 왔다. 국제 교역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문화 서비스에 개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개발도상국의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 대한 무역원조의 결핍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의 

지속적인 불균형을 야기하고, 문화·창의분야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증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을 제한한다.

›››  개발도상국 간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출 및 우대조치의 증가는, 

선진국과의 제한된 무역에 대응하여 서로에게 시장을 개방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코로나19는 디지털 무역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디지털 영역을 포함한 문화 서비스의 무역에 

대한 데이터 가용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  데이터 측정, 데이터화, 보고 방식의 일치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트렌드 분석, 그리고 거래되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

›››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관행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노하우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들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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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목표 2 •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글로벌 리포트2022

권고 사항

경 과

도 전

개발도상국 선진국

지난 3년간 문화 
상품의 국제적 유통에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정체됨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 
원조의 부족은 지속적인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한함

2005년 이후 수출이  
두 배로 증가되어

US$271.7  
십억 달러(2019년 기준)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은 
거의 세배가 되어 

US$144.5  
십억 달러(2019 기준)*

2006년 이후 수출이  
두 배로 증가되어 

US$117.4 
십억 달러(2019년 기준)

최빈국의 교역량은 전 세계 문화상품 
교역량의 0.5% 미만임

시각예술과 
출판의 경우, 
거의 배타적으로 
선진국간의 교역만이 
이뤄지고 있음

선진국들은 문화 
서비스 무역을 
아직도 주도하여 
전체 수출의

95% 를 
차지함

우대조치를 승인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선진국의 12%만이 우대 
조치를 승인했다고 보고함

시장 개방

개발도상국:
• 외국인 직접투자 다양화를 
위한 분야별 접근방식 채택
• 다른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시장 개방

균형 잡힌 무역

선진국:
• 개발도상국을 위한  

무역 원조 증가
• 우대조치 강화

• 개발도상국과 노하우 교류

모든 국가:
•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 시스템 개선
•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무역 흐름을 평가

정보 시스템

문화 상품 문화 서비스

전 세계 음악 매출은 
음악 스트리밍으로 
인해 7% 증가함

코로나19 팬데믹

* 인도와 중국은 이러한 수출의 최소 40%를 차지함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가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서,

US$47.9  
십억 달러(2019년 기준)

2005

2006

2005

2019

2019

2019

팬데믹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투자 격차를 더욱 심화함

무역 및 참여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디지털화는 하나의 기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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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 워크숍 등을 

가상으로 접할 수 있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러한 이니셔티브

에만 2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접속했다3. 

(음악 공연부터 시청각 작품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제공하는) 온라

인 페스티벌의 조직은 스위스가 라틴 아

메리카 국가들에게 어떠한 우대조치를 주

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실제로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

진에 관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이를 비

준하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실무자,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우대조치를 주기로 약

속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고,  

문화 상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약은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가 

상업적 가치와 관계없이 특정한 속성, 용

도나 목적을 가지거나, 문화적 표현을 구

현하고 전달하는 활동, 상품, 서비스를 뜻

한다고 언급했다(제4.4조) 2009 유네스

코 문화통계 프레임워크(FCS)는 문화 상

품 및 서비스를 책, 잡지, 멀티미디어 제

품, 녹음, 영화, 비디오, 시청각 프로그

3. 글로벌리포트 제3 개정판을 위해 2021년 10월 프로 
헬베티아가 보고한 데이터. 

램, 공예, 패션 등을 포괄하는 서로 다른 

문화 분야4로 분류한다(UIS, 2009). 문

화상품의 무역은 국경을 넘는 물리적 재

화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러나 문화 서비

스는 본질적으로 무형이며 ‘그 자체로 문

화적 물질적 재화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

라 생산과 유통을 촉진한다’고 본다(UIS, 

2009). 여기에는 양국의 법인간, 개인간

의 문화 서비스 거래를 포함한다. 해외에

서 공연하는 밴드, 국제 영화사나 음반사

의 해외 계열사 설립5, 외국 회사로부터 

구입한 음악 다운로드 등이 그 예다. 따

라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

벌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은 물리적 상품

이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 서비스로 

간주된다.

위 예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문

화 상품 및 서비스 측면에서 디지털 보

급 및 접근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가속화

되었는지 보여준다.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 ‘봉쇄’로 인해 제대로 경제 활

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문화 

활동(무용, 음악, 연극, 페스티벌 등 라

이브공연)은 중단되었다. 대부분의 공연

장과 극장이 폐쇄되어 공연 및 상영 과

정이 온라인에서만 가능해졌다. 수년 전

에 이러한 변화를 단행했던 음악 산업은 

팬데믹 앞에서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4. 2009 문화통계 프레임워크 내 문화분야 항목: 문화 
및 자연 유산; 퍼포먼스와 축제; 시각예술과 공예; 출
판과 언론; 오디오비쥬얼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
인과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무형문화재(UIS, 2009)

5. 해외 계열사: ‘한 국가나 유럽연합과 같은 하나의 권
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해당 국가나 권역 외에 소재
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받는 기
업’ (Eurostat, 2019.)

서론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문

화 활동과 세계적 교류에 어려움이 생겼

고, 그 결과 문화·창의분야가 갑작스럽게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 수많은 문화 활

동이 활발한 활동을 유지하고 국경을 넘어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형식으로 전환되었

다. 인아웃 페스티벌1(In/Out Festival)은 

코인시덴시아(COINCIDENCIA, 스위스 

와 남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주최로 진

행되는 흥미로운 이니셔티브이다2. 이 프

로그램은 2017년 스위스예술위원회 프로

헬베티아(Pro Helvetia)가 남미에서 스위

스의 예술을 홍보하고 문화를 교류하기 위

해 시작했다. 이후로 라틴 아메리카와 스

위스 예술가들에 의해 300개가 넘는 프로

젝트가 만들어졌다. 

전지구적 팬데믹에 적응하기 위해 2020

년 9월 이곳에서 진보적이고 실험적이며 

즉흥적인 온라인 음악 페스티벌이 조직되

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다민족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의 11

개 예술 프로젝트가 코인시덴시아(CO-

INCIDENCIA)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선

보이며 새로운 페스티벌 형식을 제시했

다. 다양한 기관, 레이블, 페스티벌, 레지

던시 및 플랫폼이 협력하여 ‘독특한 크로

스 플랫폼 이벤트’를 시작했다. 참가자들

은 5일 동안 콘서트, 비디오 아트, DJ 세

션, 몰입형 시청각 공연, 음악과 다른 예

술 장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작품, 인터

넷 세미나, 라운드 테이블, 음악 및 문화 

1. www.in outfestival.com. 

2.  www.southamerica.prohelvetia.org/en/coin-
cidencia 

핵 심  지 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잡힌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

정보 시스템으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무역을 평가

http://www.in
http://www.southamerica.prohelvetia.org/en/coin-cidencia%ED%95%B5
http://www.southamerica.prohelvetia.org/en/coin-cidencia%ED%95%B5
http://www.southamerica.prohelvetia.org/en/coin-cidencia%ED%95%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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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2020년에 세계 음악 수익은 216억 달

러(2019년 대비 7% 증가)에 달했고, 유

료 구독을 포함한 총 스트리밍 수익은 

음악 수익의 62.1%를 차지했다(IFPI, 

2021b).

결과적으로 국제 문화 거래가 증가하는 비

율은 ‘디지털 전달 무역6’으로 알려진 전자

상거래 또는 디지털 상품의 형태를 취한

다. 한 예로 서비스 국제 무역이 적용되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온라인 음악을 구입하

거나 스트리밍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018 글로벌 리포트는 문화 서비스의 국

제 무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은 문화 상품의 국제무역에 대한 세계

적 트렌드를 계속 검토하는 한편, 문화 서

비스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역할 

6. 이러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전자 형식으로 원격 전달되는 국제 거래
(UNCTAD, 2020b). 

(글상자 6.1),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노력에 따른 무역의 변화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수집의 시

차로 인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문

화 상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주요 문화 분야에 대한 정책 조치

의 사례와 세계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성

과 중 일부만 기술되었다. 가능한 한 이 

장은 문화 활동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팬

데믹의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 계획들의 사례에 초점을 맞췄다.

불균등한 투자 및 무역 환경

코로나19 사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불균

형하게 이루어졌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CTAD)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극적

인 영향을 감안할 때 2020년 전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FDI)7가 40% 감소할 것

으로 전망했다(UNCTAD, 2020c). 또한 

같은 해 모든 분야에서 상품 무역이 6%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서비스 분야의 국

제 무역에 미친 영향은 훨씬 더 컸다. 모

든 서비스의 국제 무역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16.5% 감소했다(UNCTAD, 

2021b). 이 감소는 남은 10년 동안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문화적 목적을 달성

하려는 2030 어젠다의 목표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011년(기준) 이후  
최빈국의 점유율은 여전히  

전 세계 상품 수출에서  
1% 이하에 불과했다.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는 국제무

역을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

한 엔진’으로 정의한다. 지속가능발전목

표 세부목표 17.11은 세계 무역에서 개

발도상국의 수출 점유율을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협약은 각 당사국

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강력하고 균형잡

힌 문화 교류를 보장하도록 촉구하면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정 분야에 이러

한 목적을 반영하고, 문화 상품 및 서비

스 무역이 전 세계의 문화적 표현 다양성

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인정한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17.11

이 설정한 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세계적 수출에서 최빈국(LDC)의 점유율

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2011년(기

준) 이후 최빈국의 점유율은 변함없이 전 

세계 상품 수출에서 1% 이하에 불과했

다(ECOSOC, 2020).

7. FDI는 외국 직접 투자자 또는 모기업에 의한 장기적
인 관계를 포함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통제
를 반영하는 투자로 정의됨. FDI는 투자자가 투자하
는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함(OECD, 2021g). 

글상자 6.1 •  카리브해 국제 창의 교류(ICEC)

카리브해 국제 창의 교류(ICEC) 온라인은 2020년 12월에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

믹으로 인해 일부 제한이 있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카리브해 지역의 문화·창의분야의 비

즈니스 이해관계자들이 수출 전략과 유럽 및 아시아의 시장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개발도상국 간 콜렉티브에서 시작했다. 이 콜렉티브는 예술과 문화를 중

심으로 기업 간 협업 플랫폼으로 자메이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의 자금 지

원을 받는 유네스코의 트랜스컬투라(Transcultura) 프로그램에 속한다. 문화·창의산업의 

국제적 발전에 있어 개발도상국 출신의 창의적인 시민으로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개발도상국 간 콜렉티브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잡힌 무역을 촉진하고, 개발

도상국 출신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높이고,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

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공동 제작한다. 이 프로젝트는 134개의 개발도상국을 연결한다.

ICEC는 전아프리카 크리에이티브 익스체인지(PACE)와 협력하여 만들어졌다. 아프리카

의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전 분야의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선보이는 행사와 플

랫폼으로 2년에 한번씩 열린다. 이것의 목표는 아프리카 경제에서 문화와 창의 산업의 비

중을 높이는 데에 두었다. 이는 개발도상국 간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네트워크와 훈련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수출 조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출처: https://en.unesco.org/fieldoffice/havana/transcultura, www.panafricancreativeexchange.co.za

https://en.unesco.org/fieldoffice/havana/transcultura
http://www.panafricancreativeexchange.c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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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 세계  
서비스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은 30%로  
지난 10년간 정체되었다.

문화 상품8에만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발

전목표 세부목표 17.11의 내용면에서 보

면, 2011년과 2018년 사이에 최빈국의 

문화 상품 무역이 미화 1억 6,260만 달

러에서 미화 2억 7,45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출에서 

점유율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동일 기간 동안 그 비율은 세계 문화 상

품 무역에서 0.5% 미만을 차지했다. 또

한 최빈국의 문화 상품 거래는 수년 동

안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했다. 때문에 이 

거래가 생활을 크게 개선하거나, 지속적

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과 양질의 일자리에 기여할 안정적 수입

을 제공하지 못했다. 

최빈국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심각한 구

조적 장애에 직면한 저소득 국가들인 반

면, 개발도상국은 상위 고소득 국가(예: 

중국)에서 하위 소득 국가(예: 부탄)에 이

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최빈국과 달리 개

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수출액은 2005

년 미화 405억 달러에서 2019년 미화

1445억 달러로 거의 세 배 증가했다. 그

림 6.1은 중국과 인도가 개발도상국 수출 

전체의 최소 40%를 차지함을 보여준다. 

문화 상품의 수출은 이 두 나라에 의존하

고 있는 것이다. 2014년 미화 1,476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이 기간 동안 중국 

경기 침체로 전 세계 문화상품 수출액이 

2015년보다 크게 줄었다.

8. 이 장에서 실시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무역 분석
에서 문화상품에 관한 데이터는 국제 연합 무역 통
계 데이터베이스(COMTRADE)의 세관통계를 기반
으로 하고, 문화서비스에 관한 데이터는 세계무역기
구(WTO)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했다..

2017년부터 개발도상국의 문화상품 수

출이 반등하면서 2019년은 2014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문화 상품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개발도상국조차도 상황은 좋

지 않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큰 증

가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비스(주로 비즈

니스 및 금융 서비스)의 세계적 수출에서 

최빈국의 점유율은 1%(0.8%)에 이르지 

못했다. 2018년 전 세계 서비스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은 30%로 

지난 10년간 정체되었다. 대부분의 최빈

국들은 국제 서비스무역에 대한 자세한 데

이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서비

스통계 분야에서 안보이는 영역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추적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외국인직접투자는 

자국 투자 수준을 보완하는 동시에 일자

리를 창출하고, 기술 개발과 새로운 생산 

능력 육성할 뿐 아니라 자국 기업들의 새

로운 국제시장 진출을 돕기 때문에, 가

장 개발친화적인 투자원 중 하나로 여겨

진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10.b

내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최빈국을 포함

하여 필요성이 가장 큰 국가에 대한 공

적개발원조(ODA)를 늘리고, 재정무역을 

증가시키도록 장려된다. 지속가능발전목

표 세부목표 17.3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추가 재정 자원을 여러 곳에서 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주는 모든 분야에서 투입된 자원

을 모니터링한다. 문화·창의분야에 외국

인직접투자의 할당량을 조사하는 것은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류 수준에 대

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데이터는9 외국인직접투자, 공적개

발원조, 개발도상국 간 협력에 대한 지표 

17.3.1을 국민 총소득의 비율로 모니터

링하는데 사용된다(UN, 2017). 

9. ‘외국투자 유입은 다음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보
를 공개한 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투자를 감소시키는 
거래를 줄이는 등의 무역을 의미한다(OECD, 2021g).

그림 6.1 

2005-2019년 개발도상국의 문화상품 수출(미화 10억달러)
 

출처: Data from UM COMTRADE-DESA-UNSD/UIS,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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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

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

fication)의 주요 범주에 해당하는 산업

별 외국인직접투자 데이터를 수집한다. 

결과적으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는 영화, TV 프로그램10, 기타 창

작, 예술 및 오락 활동의 여러 그룹으로 

구성된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

이션 분야’ 범주에 해당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2는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선진국의 문화 분야 외국인직접

투자 유입(31억 2,734만 달러)이 개발

도상국 투자액(13억 2,164만 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에 대한 투자(유출)를 비교한 

결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가들에 비해 2

배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

년부터 2019년까지 선진국에서의 유출

11은 미화 26억 달러, 개발도상국에서 유

출은 미화12억 달러를 차지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발표한 지속가능

발전목표 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 외국

인직접투자는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

다. 2005년에는 주로 선진국으로 유입

되었지만(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61.3%), 2018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의 외국인직접투자가 54.3%를 차지했

다. 다만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주

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는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의 39.4%로 지난 10년

간 투자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았고, 라

틴아메리카가 11.8%로 그 뒤를 이었다. 

10. 이 범주는 고객의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관심사를 충
족시키기 위한 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다. 여기에는 대중 관람 목적의 라이브 공연, 이벤트 
또는 전시물의 제작 및 홍보, 참여, 그리고 예술 제품 
및 라이브 공연의 제작을 위한 예술적, 창의적, 기술
적 기술의 제공 등이 있다(DESA, 2008)..

11. ‘유출 유량은 정보를 공개한 분야의 투자자가 외국 
경제 기업에 대해 투자를 늘리는 거래를 의미한다
(OEDC, 2021g).

그림 6.2 

2014-2019년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
크리에이션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총유입(미화 백만달러)

 

출처: International Trade Centre/BOP Consulting(2021).

아프리카는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

입의 3.5%, 카리브해는 0.2%, 최빈국은 

1.8% 미만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최소 

수준에 머물렀다(ECOSOC, 2020). 간

단히 말해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선진국

이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약 70%를 가져가는 수혜국

라는 뜻이다. 이 데이터에서는 예술, 엔터

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을 하나의 범주

로 통합한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위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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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출

개발도상국선진국 

는 상황에서 어떤 문화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받고 있는지, 또는 어떤 문화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입이 감소하고 있

는지 파악할 수 없다. 다른 문화 분야보다 

시청각 및 음악에 대한 투자가 우세한지 

평가하려면 더욱 세분화된 데이터가 필요

할 것이다(본 장의 국가 수출 조치에 관한 

편에서 설명).

문화 흐름에서 개발도상국의 

역할을 비교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교환 침체

문화 상품의 수출액은 2005년 1,323억 

달러에서 2019년 2,717억 달러로 두 배 

증가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발

도상국의 수출은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10년 동안 급증했다. 그림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감소하여, 

2016년부터 약간 상승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체되었다.

그림 6.3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수출 점유율의 최근 정체
 

출처: the UN COMTRADE-DESA-UNSD/UIS 데이터,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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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성과에 의해 가려

졌지만, 특히 2017년 훨씬 이전에 성장

이 제한적이었던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 

상황은 좋지 않다.

그림 6.3은 대조적인 패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수출

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져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인도가 그 뒤를 따른다. 반면 같은 

기간 나머지 개발도상국의 점유율은 약간

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5-2016년

도 사이에는 중국의 수출량 감소로 급락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오히려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지분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 2004-2014년 

사이 이들의 문화 상품의 국제 수출시장

에서의 점유율은 20% 정도였으나 2015

년을 거치면서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7

년도에는 30%에 육박하며 안정성을 보

여줬다. 여기서 의문은 개발도상국들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 균형을 이루

는 데 있던 도전과제들에 대한 개선을 완

전히 해결했는지 여부다. 

시각예술과 공예가  

무역을 주도한다 

표 6.1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달러로 환

산했을 때 선진국에서 수출되는 문화 상품

의 유형은 개발도상국과 약간 차이가 있

다. 선진국의 경우 2004년 문화 상품 수

출에서 ‘시각예술과 공예’ 비중이 40%에 

달한 반면, 같은 해 개발도상국이 수출한 

문화 상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9

년에는 문화 상품의 무역에서 ‘시각예술

과 공예’에 대한 점유율이 커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문화 상품 수출 중 3분

의 2를 차지했다. 2019년 상위 3개 분야

의 다른 두 범주는 두 국가 그룹(선진국의 

경우 ‘공연 및 행사’와 ‘도서 및 인쇄’, 개

발도상국의 경우 ‘공연 및 행사’와 ‘시청각 

및 양방향 미디어’)에서 동일하지만 적어

도 10% 이상 감소했다. 문화 상품의 수입

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19년 ‘시각예술과 공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문화 상품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협약에 언급된 문화 상품의 흐름에서 개발

도상국의 중요성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문화통계 프레임워크(FCS)에서 정의한 세 

가지 하위 영역을 고려할 수 있다12. 2005

년부터 2019년까지 이 세 가지 하위 영역

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의 교류 내용이 완화되었다.

12. 2018년 버전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9년 유
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워크의 하위 영역을 기반으
로 하는 주요 문화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
청각 및 음악에는 공연 및 행사의 일부 하위 영역
과 시청각 및 양방향 미디어 영역의 음악과 영화가 
포함된다.

표 6.1

2004년~2019년 분야별, 발전수준별 문화 상품의 무역

분야별 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워크(%)

문화 및  
자연유산

공연 및 행사
시각예술 및 

공예
출판과 언론

시청각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 및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총계 

2004

수
출

선진국 3.0 31.9 40.2 21.8 2.8 0.3 100

개발도상국 0.2 30.8 53.5 7.1 8.3 0.1 100

수
입

선진국 3.1 31.0 40.2 19.3 6.3 0.1 100

개발도상국 0.7 37.6 41.4 14.5 5.5 0.3 100

2019

수
출

선진국 3.2 10.6 66.3 13.6 6.1 0.1 100

개발도상국 0.5 21.1 66.6 4.0 7.8 0.0 100

수
입

선진국 2.9 17.8 56.4 12.1 10.8 0.0 100

개발도상국 1.5 20.8 68.3 5.5 3.9 0.0 100

* FCS는 2009 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워크의 약자

출처: UN COMTRADE-DESA-UNSD/UIS 데이터,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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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선진국은 대부분의 시청각 및 

음악 상품을 다른 선진국에서 수입했다

(72%). 그러나 그림 6.4에서 볼 수 있듯

이 2005년과 2019년 사이에 급격한 변

화가 일어났으며, 이 수치는 점차적으로 

(특히 지난 10년 동안) 33%까지 떨어졌

다. 이는 개발도상국 상품의 시장 접근성

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선진국은 2005-2019년  

전체 기간 동안 평균  

70%의 점유율로  

다른 선진국에서  

시각예술 상품을 구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러한 무

역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

에 모든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것은 아

니다. 또한 초기에는 녹음 CD는 다른 

CD(비어있는 공CD)와 구별되지 않았

고, 후자는 문화적 표현을 포함하거나 전

달하는 문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

문에, 조사 시기 중간에 관세 분류가 변

경되었다. 시각예술의 경우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에 큰 변화가 없었다. 선진국은 대부분 

다른 선진국에서 시각예술 상품을 구매

했으며, 2005-2019년 전체 기간 동안 

평균 70%의 점유율을 보였다.

출판 분야에서 책과 신문의 수입은 2005 

-2019년 같은 기간 동안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며, 약 80%가 주로 선진국에서 이

루어졌다.

개발도상국 간 문화 상품의 수입을 그래

프로 나타낸 그림 6.5를 살펴보면 시청

각과 음악 무역이 크게 증가했고, 출판과 

기타 문화 상품 무역이 약간 증가했으며, 

시각예술 분야의 무역은 감소했다.

따라서, 시각예술과 출판의 경우 선진국

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시청각 및 음악 분

야 수입을 점점 늘려가고는 있지만, 여전

히 선진국 간 문화 상품을 교환하고 있다

는 결과를 보여준다.협약이 채택된 이후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문화적 무역 균형도 

후자의 무역 증가로 인한 것이다.

시각예술과  
출판의 경우 선진국은  

여전히 선진국 간에 문화 
상품을 교환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시청각 및  

음악 분야의 수입이 점점 
늘어난다.

그림 6.4 

2005-2019년 선진국 간 문화 상품 수입
 

출처: Data from UN COMTRADE-DESA-UNSD/UIS, February 2021.

그림 6.5 

2005-2019년 개발도상국 간 문화 상품 수입
 

출처: Data from UN COMTRADE-DESA-UNSD/UIS,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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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물리적 이동

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정

부와 문화 이해관계자들은 디지털 기술

을 이용해 문화 교류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예술 시장과 마찬가지로 문화·창

의산업 역시 완전히 보호하기 어려웠다. 

문화 상품의 무역 분석에서 알 수 있듯

이, 시각예술은 문화 상품 교류의 핵심

을 이룬다. 온라인 미술품 판매는 심지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가치가 두 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물리

적 유통 경로를 통해 발생한 손실을 상쇄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 분야가 물리적 교류에 의존한다는 점

에서 세계적 미술 시장은 팬데믹의 타격

을 심하게 받아 2019년 대비 2020년 

전 세계 매출의 22%가 감소해 501억 

달러를 기록했다(Art Basel and UBS, 

2021). 

세계 미술 시장은  

팬데믹의 타격을 심하게 받아 

2019년 대비 2020년 전 세계 

매출의 22%가 감소해  

501억 달러를 기록했다.

게다가 제작, 스트리밍 및 기타 TV 프로

그램과 영화의 전달이 디지털로 전환됨으

로써 시청각 및 음악 교류는 더 이상 물리

적으로 운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이제는 문화 상품의 무역이 아니

라 문화 서비스의 무역에 포함된다. 시청

각 분야의 경우 특히 선진국 간에 대부분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는 물리적 교류가 거의 없다. 2005년과 

2019년 사이에, 선진국에서 시청각 및 

음악 상품의 수출(물리적 무역으로 이해)

이 50% 감소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청

각과 음악 분야의 국제 무역 감소가 아니

라 오히려 현재 대부분 문화 서비스로 분

류되어 있다는 사실의 결과로 해석된다.

문화 서비스의  

무역에서 선진국의 지속적인 강세

문화 상품의 무역에 관한 데이터는 문화 

상품의 세계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점유

가 약간 증가하여 안정기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국제 서비스 

무역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경제의 디

지털화와 함께 서비스의 교류를 측정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문화 서비스의 데

이터가 향상되어 2018 글로벌 리포트 발

표 당시 하지 못했던 트렌드 분석이 이제 

가능해졌다.

관련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 서비

스의 국제 무역에 대한 통계는 흩어져 있

기에, 여기서는 문화 상품 유통에 대한 데

이터가 있는 국가 전체의 절반 이하인 76

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다(UNESC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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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2009년 유네스코 문화 통계 프레임워크

(FCS)13의 영역에 따라 문화서비스는 확장

된 국제수지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두 품

목이 문화 서비스 무역을 지배하고 있다. 

첫 번째 서비스인 ‘시청각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는 전자로(electronically) 전송되

는 영화 제작, 라디오, TV 프로그램 또는 

음악 공연 녹화와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한 유료 TV 서

비스에 대한 일부 온라인 구독도 시청각 서

비스에 속한다. 아마존과 같이 여러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영화 플랫폼 구독은 

종종 기업의 다른 주요 활동(무료 배송 서

비스)에 따라 분류되거나, 시청각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아

마존 프라임). 두 번째는 통신사와 유사 서

비스 제공자를 포괄하는 ‘정보 서비스’이

다(UN et al., 2012). 다른 범주에는 시청

각 및 관련 제품의 복제 및 배포 라이선스, 

광고 서비스, 건축 서비스, 예술 및 관련 서

비스가 포함된다. 

2019년 전 세계 문화 서비스 
수출액은 1,174억 달러로  
2006년의 두 배에 달했다.

2019년 전 세계 문화 서비스 수출액은 

1,174억 달러로 2006년의 두 배에 달

했다. ‘정보 서비스’는 2019년 425억 달

러로 2006년보다 3배 이상 가장 큰 성장

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는 최대 문화 서비스 분야로 남아 

2019년에는 가치가 70% 증가하여 479

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

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문화 

서비스의 무역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치도 과소평가된 것이다.

2006년과 2019년 사이에 상당한 성장에

도 불구하고, 문화 서비스는 여전히 전체 

13. 국제수지 서비스 확대 코드에 의해 정의된 문화 서비스. 
P39(UIS, 2009).

무역 서비스 중 2% 미만을 차지했다. 그

림 6.6을 보면 선진국은 여전히 문화 서

비스 무역시장을 크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실적을 유지해 문화 서비

스 총 수출의 평균 95%를 차지하였다. 미

국은 전체 문화 서비스 수출의 약 45%를 

차지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이 제한

된 데이터(특히 중국 포함)만 보고하고 있

기 때문에 이 수치는 유의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문화 서비스는  
전체 무역 서비스 중 2% 

미만을 차지했다. 선진국은 
여전히 문화 서비스 무역을 

크게 지배하고 있으며,  
문화 서비스 총 수출의  

평균 95%를 차지하였다.

파트너 국가의 문화 서비스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문화 서비스

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국가를 알려준다. 

문화 서비스의 수입 데이터는 선진국이 개

발도상국에 시장을 개방했는지에 대한 통

찰력을 제공한다. 파트너 국가별 데이터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33개국에 한정되

어 있다.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은 주로 그

들끼리 문화 서비스를 수입한 반면, 문화 

서비스의 교류는 6배나 많았다. 2006년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된 문화 서비스는 전

체 수입의 5.8%에 불과했고, 2018년에는 

7.6%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데이터가 제

공된 모든 유형의 문화 서비스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2018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의 수입에서 7.3%의 비중을 차지한 ‘정

보서비스’는 2006년에 비해 1% 미만정

도 높아졌다.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의 경

우 2006년과 2018년 사이에 개발도상

국의 점유율은 더 불규칙했다. 평균적으

로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점

유율은 3%에 불과했다.

그림 6.6 

2006-2019년 전체 무역량에서 문화서비스 수출, 총 무역량, 점유율
 

출처: WTO database (2021), www.wto.org/english/res_e/statis_e/tradeserv_stat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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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청각 및 관련 제품의 복제 

및 배포 라이선스’와 같은 일부 문화 서비

스 교류에서 선진국의 지배력은 압도적이

다. 이 범주에는 영화, TV 시리즈 또는 음

악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수수료와 요금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 형태)이 포함

된다(UN et al., 2012). 

시청각 및 관련 제품의 복제 및 

배포 라이선스와 같은  

문화 서비스 교류에서 선진국의 

지배력은 압도적이다.

이 부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상

당한 취재가 가능한 기간) 선진국 사이

에서(99%) 거의 독점적으로 국제 교류

가 이루어졌다. 이 분야에 개발도상국이 

부재한 점이 우려되는데, 이는 판매와 라

이선스의 이점을 활용하고, 문화·창의분

야의 혁신을 자극하며, 신제품 개발로 인

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는 라이

선스 수익의 불공평한 거래를 만드는 여

러 요인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불

법 복제와 지적소유권 보호의 부실로 해

당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염

려를 표했다.

선진국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강력한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청각 창작 콘텐츠의 

불법 이용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일부에서는 불법 복제 행위가 영화

와 시청각 산업 수익의 50%에서 75%에 

이른다고 주장한다(유네스코, 2021c).

도서를 복제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문화 서비스의 중요

한 부분이다. 글상자 6.2는 저작권 침해

와 싸우고 도서 판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

한 인도네시아의 이니셔티브를 보여준

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저작

물의 입지를 높이고 저작권 침해를 줄여 

저자의 수입을 보호하게 된다.

비공식 활동과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데

이터가 부족하여 결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기에 이러한 사항은 주의해서 다루어

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저작자 권리에 대

한 강력한 보호가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서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

요하다.

무역 조치: 
국제 시장 진입의 촉진 또는 방해?

이 장에서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무

역 관련 조치와 정책을 살펴본다. 첫째는 

무역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이다. 무역관

세, 또는 ‘자국으로 수입된 상품이나 개발

도상국에서 수출된 제품에 부과되는 세

금’14은 수출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수입국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관세 인하와 철폐는 국제 물류 무역에서 

가장 빈번한 우대조치다.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지속가

능발전목표 지표 10.a.1 - ‘관세가 없는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입품에 적

용되는 관세선 비율’이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WTO)15는 무역에 참여하

는 나라에 무역 협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세계 무역에는 몇가지 원칙과 규칙이 통

용된다. 협약은 문화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인이 창의적 표현을 구현하

거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상징적 의

미를 갖는 물건이 문화상품에 속한다. 관

세 데이터에 기반하여(이전 섹션에 활용

한) 문화 상품의 국제 무역에서 WTO 정

의가 적용된다. WTO의 가장 중요한 규

칙 중 하나는 최혜국(MFN)이다. 이는 한 

국가가 특정 상품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면 동일한 상품에 대해 모든 WTO 

회원국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비차

별 원칙이다. 이러한 관세에는 구속력이 

있다. 각국이 제품에 적용될 최대 관세를 

제정하고 양자간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OECD Glossary. https://stats.oecd.org/glos-
sary/ index.htm (Accessed 28 May 2021)...

15. Principles of the trading system. www.wto. 
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fact2_e. 
htm#seebox (Accessed 15 May 2021). 

글상자 6.2 • 인도네시아 파트너십 프로그램 - 출판

2019년 인도네시아 출판협회는 창의경제위원회(Bekraf)의 지원을 받아 인도네시아 도

서의 해외 라이선스 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도서 판권을 판매해 구매자들이 책을 번역하고 자국이나 해외에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9월 인도네시아 국제도서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와 외국 출판사 간의 협약으로 

42권의 책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판권이 판매되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인도네

시아 서적의 시장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고, 불법 복제의 위험을 줄이며, 새로운 독자에게 

다가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이러한 수출 조치는 번역본의 제공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문학에 대한 국제 시장을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Indonesia QPR (2020).

https://stats.oecd.org/glos-sary/index.htm
https://stats.oecd.org/glos-sary/index.htm
https://stats.oecd.org/glos-sary/index.htm
http://www.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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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은 문화 영역 및 국가별 최혜국 

적용 관세(및 발전 수준)에 대한 2020

년 수치를 기준으로 문화 상품에 적용되

는 평균 관세를 보여준다. 그 결과는 선진

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문화 상품에 대

한 관세가 현저히 낮았다. 이것은 선진국

으로 수출되는 개발도상국의 상품에 유

리하다는 의미다. 선진국에서 시각예술

과 공연예술의 상품 관세가 다른 문화영

역에 비해(1% 미만) 각각 3.3%, 2.3%

로 더 높았다. 개발도상국에서 시각예술

과 시청각 및 양방향 미디어의 상품은 각

각 14.1%, 13.5%로 상당히 높았다.

2017년에는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없으

므로, 2018 글로벌 리포트와 이 리포트 

사이의 트렌드 분석은 할 수 없다. 다만 

20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관세 인하 여

부를 차기 발간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관세는 다국적 또는 양자간 무역

협정에서 회원국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 감면이 이뤄

진다.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역설립

협정(AfCFTA)을 수립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문화 상품 무역에

서 관세가 철폐되었다. 모리셔스와 중국

의 무역 협정은 문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2021년 1월 협정이 발효되면

서 모리셔스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중국 

관세선의 96%까지 철폐돼 사실상 문화 

상품에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원조는 지난 10년간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거의 30%를 차지했지만,  

문화 활동과 관련한 

프로젝트는 거의 없었다. 

문화 서비스와 문화 상품의 무역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 관

련 조치는 무역원조이다. 무역원조는 공

적개발원조(ODA)의 일부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개방 무역으로 혜택을 받

는 데 필요한 무역 역량과 인프라를 구축

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의 한 유형이다. 

이는 무역 전략이나 협상을 개발하고, 자

국과 세계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

를 구축하거나, 혹은 산업과 해당 분야에 

투자하여 수출을 다양화하고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재정적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기술적 지원의 형

태를 취할 수 있다. 무역원조는 이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세계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선진국의 약속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고려

된다. 이는 무역원조 증대와 관련된 지속

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8.a.와도 일치한

다. 무역원조는 개발도상국에게 문화 상

품 및 서비스의 국제 시장에 접근할 수 있

는 재정적 수단을 제공한다.

최근 협약 이행을 보고한 75개국 중 8개

국만이 무역원조 지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개발원조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무역원조가 전체의 30% 가

까이 차지했지만 문화 활동과 관련한 프

로젝트는 거의 없었다(그림 6.8). 개발도

상국이 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고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선진국이 제

도적, 법적 프레임 워크나 무역원조를 활

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 분야

에서 무역원조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불평등한 무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약화시킨다. 

이 결과는 현재의 무역원조 측정 시스템

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의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바와 같이, ‘라디오/텔레비전/인쇄 매체’

는 무역원조와 관련하여 문화 상품 및 서

비스에 대한 협약의 정의에 부합하는 유

일한 범주이다16. 앞으로는 공연예술이나 

시각예술과 같은 다른 문화적 표현과 관

련된 범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는 것이 유용할 것

이다.

16. 다른 문화 관련 코드인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에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포함되는데 협약의 관점에서는 
관련성이 부족하다 . 

그림 6.7 

문화분야별 도메인별 선진국/개발도상국의 최혜국 적용 관세-종가관세 평균
 

출처: WTO / BOP Consulting(2021), 관세및통계통합분류표에 따른 평균 문화 관련 상품 라인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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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공 정책을 통해 문화, 창의성, 혁신 및 문화 실험에 대한 계획과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선진적이고 안정적인 국가들은 예산의 일부를 예술 훈련 및 예술과 문화의 증진과 후원에 투

자했다. 선진국의 발전을 단지 경제의 관점에서만 보는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제도권 문화와 그 반대의 문화, 즉 혁신을 위한 문화나 집단

의 표현문화는 사회전반의 웰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공정책의 달성을 위한 사회의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사회는 또한 기술, 과학, 교육, 연

구, 실험,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시민 참여가 활발한 공공 영역에 투자했다. 국제기구의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에 ‘문화’ 소프트웨어가 장

착되는 것은 이것이 교차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시민과 사회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적화된 실행으로서 절대적으로 필

요하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이나 국제기구 예산과 관계없이 자원을 직접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게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원은 예술 교육 및 문화, 

전통 보존, 집단 창작을 위한 문화시설 건설 및 개조, 역사적인 건축 유산 홍보, 충분한 교역량을 위한 지역 훈련, 예술 및 문화 사업 자금 지

원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자금 지원 외에도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역을 장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모두가 공유하는 시장과 기회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브라함 비센테 
카보베르데 공화국 문화창의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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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통계연구소(UIS)는 앞서 무역

원조가 이루어지는 문화 분야를 파악하

는 데 쓰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1d)의 채권자신고제도(Creditor Re-

porting System, CRS) 목적 코드 목록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문화에 대한 무역원조가 새로운 

범주를 만들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다.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라디오/텔레비전/인쇄 매

체’는 전체 무역원조의 0.5%에도 미치지 

못했다(그림 6.8). 

관세 및 무역원조 외에도 무역 조치는 문

화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문화 서비스 무역에서 점유

율을 높이기 위해 우대조치나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수출 전략을 설계한다. 그러

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즘과 같

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새로운 무역 정책 

대책이 일반적인 문화 서비스 흐름을 제

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 규제 데이터베이스

는 서비스의 국제 무역을 관리하는 정책 

조치의 유형과 해마다 발생하는 변화를 모

니터링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

해 개발되었다(OECD, 2021f). 여기에

는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80%를 차지하

는 48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37개

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며, 주로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에 포함된 경제협력개발기구 비회원국으

로는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카

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러시아 연방, 남아

프리카공화국, 태국 등이 포함된다. 한 국

가에서 서비스 무역에서 제한적인 정책 조

치를 취하면, 문화 서비스의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텔레비전과 방송, 영화 서비스, 녹음 서비

스 등 22개 분야를 아우른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서 2020년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

는 정책 변화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

다(OECD, 2021f).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넘는 디지털 무역

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설계했다. 다만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시청각 분야

와 컴퓨터 서비스 등 일부 분야의 무역 제

한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제한적인 

정책 조치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외국계 기업의 유치에 방해가 되기도 한

다. 외국인 계열사 무역통계(FATS, For-

eign Affiliate Trade in Service)는 외

국인 소유 회사의 형태로 다른 나라에 투

자를 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한 방식이

다. 예를 들어 공동 제작 영화나 해외 영

화 촬영을 위해 외국인계열사가 만들어지

는 것은 영화 제작에서 매우 일반적이다. 

이러한 제한 조치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에서의 민간부문 투자 육성을 줄인다면 

협약에 따라 우대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과 방송 분야에서는 13개 

나라에서 국경을 넘는 무역에 영향을 미

치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제한하는 조

치를 고안했다. 시청각 녹음기록물의 경

우 19개 국가에서는 국경을 넘는 공급을 

위해서 현지 주재를 조건으로 두고 있다

(OECD, 2021f).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시청각 

분야와 컴퓨터 서비스 등 일부 

분야의 무역 제한이 증가했다

그러므로 무역 정책과 조치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을 강화하거나 제한하여 

전체적인 흐름에 균형감을 주는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수출 전략 및 조치

당사국이 제출한 2017-2020년 4년제 

정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 모두 수출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만 혜택을 주는 우대

조치는 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8 

2005-2018년 공적개발원조 및 라디오/텔레비전/인쇄 매체 무역원조
 

출처: OECD 공적개발원조 데이터베이스에서 BOP 컨설팅이 취합한 데이터에 근거함(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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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조치는 공동 제작 협정, 재정조치, 교

육 또는 네트워킹을 포함한 수단을 통해 

한 국가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시

장에서의 입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협약 제16조에 따르면 선진국은 개발

도상국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국 시

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

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즉 이러한 조

치는 비호혜적이고 주요 목표는 개발도상

국의 편익이다(우대조치로 간주되기 위

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7장 참조). 이는 예술가나 문화 분

야 사업가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

는 개발도상국의 국가 기관에 대한 재정

적 원조 또는 기술 지원의 형태를 취한다. 

이 분석에서 다뤄진 74개국 중 20개의 

개발도상국만이 우대조치를 받았다고 언

급했다. 제시된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

면 각국은 문화 상품에만 적용되는 특정 

우대조치보다는 일반적인 무역협정을 주

로 보고했다. 

개발도상국에만 혜택을 주는 

우대조치는 흔지 않다

4개의 선진국(알바니아,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만이 개발도상국에 우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설명된 프로젝트에는 

아프리카 및 세계의 다른 개발도상국과 

함께 영화 산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베를린 국제영화제(Berlinale) 세계

영화기금이 포함된다(글상자6.3). 

상호 거래로의 전환  
- 개발도상국 내부 전망

2017년 이후 개발도상국 간의 문화적 교

류에 유리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특별 

우대 조치를 승인했다고 보고한 개발도상

국이 19개국이었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

는 전시나 관련 행사에 참석할 때 예술가

와 그들의 자산에 적용되는 임시 수입품

에 대해 특별 우대(보통 상대국에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를 시행했다. 2020년 부

르키나파소와 세네갈은 영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간의 교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또 다른 예이다. 2018년 골든 아프리콧 

국제 영화제(GAIFF)는 아르메니아, 아제

르바이잔, 조지아, 터키, 이란을 포함한 

소캅카스 지역의 영화 제작자들을 위한 

국경을 넘는 지역 공동 제작(C2C), ‘장

편 영화 프로젝트 및 워크인 프로그레스 

마켓(Work-In-Progress Markets)’을 

시작했다.17 이 장의 뒷부분에 또다른 예

시가 등장한다.

한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이

익이 되는 수출 조치들이 종종 있다. 아

직 수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와같은 협정을 도입하는 다양한 방법

을 모색하고 있다. 레소토에서는 국가개

발공사와 통상부가 협력해 문화분야에 혜

택을 줄 수 있는 수출전략을 설계하고 있

다. 페루도 같은 목표를 염두에 두고 대

외 문화 정책의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 

특별 우대 조치를  
승인했다고 보고한  

개발도상국은 19개국이다.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에서 시청각 

분야가 가장 많은 수출 규제를 받고 있

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선진국

의 75%, 개발도상국의 61%를 포함하여 

66%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루과

이 시청각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는 국

제 공동 제작을 촉진하여 우루과이 영화

의 국제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다. 두 가지 유형이 조치를 통해 외국 영

화 제작을 장려할 수 있다. 

17.. www.gaiff.am

글상자 6.3 •  베를린 국제영화제 세계영화기금  
- 국제 공동 제작 및 시장 접근 지원

개발기관 또는 재단은 종종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재능, 기술, 역량

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문화 가치 사슬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하는 방식으

로 활용된다. 베를린 국제영화제 세계영화기금이 그 사례로, 독일 연합 문화 재단, 독일 문

화원, 독일 연방 외교부, 독일의 제작자들과 협력해 설립한 지원 형태다. 2004년에 출범

한 이 기금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동 제작 자금을 지원하고 배급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영화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캅카스 지역의 자금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표준 기금 외에도 사하라 이남 지역의 영화 제작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영화 문화

를 증진하기 위해 아프리카 세계영화기금(World Cinema Fund Africa)과 같은 추가 프

로그램이 만들어졌다. 2016년 이후 13개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아프리카-독일 공동 제작은 유럽 시장에 대한 특권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감독이나 배우의 영화가 유럽 관객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따라서 더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기여한다).

출처: Germany QPR(2020).

http://www.gaif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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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첫 번째는 현금 리베이트로 우루과이 현

지 기업과 공동 제작을 하는 외국 기업

은 투자한 예산에 따라 적격 비용의 최대 

25%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외국 및 현지 기

업과 공동 제작이 영화영상예술원으로부

터 인증을 받고, 제작 수출 서비스로 간주

될 수 있게 했다. 두 가지 조치 모두 외국

인 투자를 유치하고 우루과이 영화 공동 

제작을 촉진하여 우루과이 영화 공동 제

작이 국제 시장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

도록 돕는다.

전 세계에서 영화와 TV 시리즈를 제공

하는 세계적 스트리밍 및 주문형 비디오

(VOD) 플랫폼이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

다. 애플TV+,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

즈니, 훌루, HBO 맥스, 넷플릭스 등 대형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예술 영화를 위한 무비(Mubi) 같

은 전문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다(자세

한 내용은 3장 참조). 영화의 경우 대부분

의 콘텐츠 목록은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콘텐츠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야 한다(해당 국가의 시청각 분야에 대한 

할당량 기준). 많은 유럽 국가와 호주, 캐

나다 또는 그와 같은 할당제를 제정한 다

른 나라에서 외국 기업들은 현지 제작자, 

배우 및 업계와 함께 영화를 공동 제작

하여 현지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

61%의 국가에서 수출 지원 조치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두번째 분야로 ‘시

각예술과 음악’을 꼽았다. 앞서 언급했듯

이 세계적 음반 분야는 특히 스트리밍 서

비스와 기타 형태의 디지털 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다른 문화 산업보

다 좋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라이브 음악 분야는 쇠퇴했다18 

2020년 국경 봉쇄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18. 유네스코 리포트는 문화·창의산업 중에서 어떤 분
야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
았는지 증거를 제공한다.(Bop Consuhing, 2021)

라이브 공연과 페스티벌을 금지하면서 아

티스트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

협력 협정에 이어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을 
포함한 금융투자는 선진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치이자 

전략이다.

모로코음악수출국(MoMEx)은 팬데믹이 

음악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빠르

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 산업에서 음악가

와 기타 종사자를 지원할 새로운 방법 모

색의 필요성을 느꼈다. 모로코음악수출

국은 2016년 국제 무대에서 모로코의 예

술가를 홍보하기 위한 공공 수출 사무소

로 시작되었다. 설립 이후 아프리카 공연

예술 마켓(코트디부아르), 바벨 메드 뮤

직(프랑스), 애틀랜틱 뮤직 엑스포(카보

베르데), 워멕스(WOMEX, 월드 뮤직 엑

스포)(유럽), 공연예술전문가협회(미국) 

등 국제 음악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주요 음악제에 

참가했다. 모로코음악수출국은 모로코와 

해외에서 음악이 표현의 다양성을 촉진함

으로써 지속가능한 음악 분야 발전에 직

접적으로 기여하고, 전 세계 문화 상품의 

균형잡힌 무역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개

발도상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증가

시키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17.11의 달성을 돕는다.

보다 수출 친화적인 접근 

개발도상국은 특정 분야를 우선시하기 보

다는 모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르는 조치

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는 2018년에 문화 상품 및 서비

스 수출 촉진에 도움이 되는 법령을 채택

했다. 개발도상국은 수출 지원을 위해 선

진국보다 더 넓은 범위의 조치를 사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문화적 표현

을 다루는 협력 협정 또한 개발도상국 사

이에 체결되었다. 예를 들어 2018년 중국

과 니제르는 시청각, 출판, 도서관, 전시

회 등의 분야에서 정보와 전문지식을 교

환하기 위한 문화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그림 6.9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보다 균형잡힌 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출 조치

의 유형을 설명해준다.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성 등 금융투자와 협력 협정이 선진

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치이자 전

략이다. 2017년 프랑스와 튀니지는 프랑

스-튀니지 시청각 작품 제작을 위한 양자

간 기금을 설립했고, 2018년 칠레와 독일

은 영화 공동 제작을 위한 협력 협정을 체

결했다. 두 경우 모두 제작된 영화는 유럽 

시장에 대한 특권을 갖게 될 것이다. 선진

국에서 수출 촉진 조치나 페스티벌은 보

고된 바 없다.

세금 우대조치는 세금 환급이나 수입품

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 등 다양한 형태

를 취할 수 있다. 에콰도르는 문화 상품

의 수입에 대한 감세 또는 면세를 시행하

기 위한 법을 만들어 세금 혜택을 도입했

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협

정(ATIGA)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영화, 

공연예술 작품, 자료 기록여부에 관계없

이 기타 시청각 제품, 미술, 사진저작물’ 

문화 상품 수입세의 감세 또는 면세 조치

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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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체결된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

역협정(ATIGA)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

트남 사이 관세품목의 99% 이상에 대한 

아세안 내 수입 관세를 없애는 결과를 낳

았다.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

트남은 모든 상품의 관세품목 99%에 대

해19 수입 관세를 0%에서 5% 사이로 줄

여 문화 상품에 대한 혜택을 마련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더욱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취약 국가들은 경

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정

책과 프로그램 조치를 마련했다. 일부 군

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은 팬데믹의 부

정적인 영향에 대처하고 경제적 취약성을 

19.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세 검색 https://tariff finder. 
asean.org/ index.php?page=atiga (Accessed 
19 November 2021)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접근 방식을 채택

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려고 시도

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

자 유입이 22% 증가하여 2억 6200만 달

러를 기록했다. 그밖에 외국인직접투자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창작 및 

예술 사업을 목표로 한 바베이도스가 그 대

표적인 예다(UNCTAD, 2021c). 

개발도상국은 특히 문화 분야 기업가, 시

민단체, 현지 제작 회사 또는 인큐베이터

의 디지털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이들은 디지

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디지털 관련 활동을 확대하고자 한

다. 이러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협력 협

정을 통해 촉진될 수 있으며, 국제시장에

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가 보다 나은 방향

으로 통합될 것이다. 

많은 경우에 개발도상국은 모든 경제 분

야에 걸쳐 수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언급했으며 이

는 문화 상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예로 에스와티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가이드 작성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더욱 

축소되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취약한 국가들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 정책과 

프로그램 조치를 취했다.

레소토에서는 수출률을 높이기 위해 문

화 분야 종사자의 기업가적 역량과 디지

털 기술을 향상시키는 여러 교육 프로젝

트가 고안되었다. 한편 유럽연합(EU)이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무역센터(ITC)에

서 시행하는 감비아 청년 역량 강화 프

로젝트20는 디자인, 미디어 예술, 공연예

술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공

예, 패션, 관광과 같은 일부 경제 분야의 

청년 기업가에게 집중한다. 2017년에 시

작된 5년 프로그램은 감비아가 수출 분

야에서 지속가능한 취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문화·창의산업의 젊은 종사자의 기

술에 투자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세계무

역기구(WTO)와 유엔(UN)이 중소기업

의 국제화를 위해 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CTAD)를 통해 설립한 다국적 기구

인 국제무역센터(ITC)에 의해 수행된다. 

교육활동에는 참가자의 취업가능성을 높

이기 위한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도 포함

된다. 네트워크 개발 및 역량 강화 조치

의 또 다른 좋은 예는 글상자 6.4에 제시

된 와가두구의 필름랩으로 시청각 분야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영화의 제작과 유통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www.yep.gm.

그림 6.9 

개발 수준에 따라 이행되는 수출전략 및 조치의 개요
 

출처: UI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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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결론 및 권고사항

지난 10년 동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문화 상품의 세계 무역이 다소 

개선되었지만(세계 무역에서 개발도상국

의 점유율 증가), 실제로 혜택을 본 나라

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제한된 범위의 문

화 상품만 포함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개선은 거의 없었다. 선진국은 주로 다른 

선진국에서 특정 문화 상품을 계속 수입

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도 그들간의 문

화 상품의 교류를 늘렸다. 이는 개발도상

국 간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을 증

진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수출 조치

가 증가해 세계 수준에서 더 균형잡힌 무

역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교류의 디지털

화 등 새로운 트렌드를 측정하기 위해 문

화 상품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데이터 활

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도 있다. 4년

제 정기보고서의 분석은 문화 교류의 디

지털화에 대한 몇 가지 유망한 사례(대부

분 시청각 및 음악 분야)를 보여주긴 하

지만, 전반적으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다. 무역 장벽과 세계 시장으로의 참여 

문턱이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

는 만큼 디지털화는 기회이다.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해 집계된 데이터

는 트렌드 분석에 용이하지 않아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 대한 직접 투자를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부적절하다. 무역

원조를 통한 문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협약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우대조치가 줄어

든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선진국이 개

발도상국과 협력 협정을 맺을 때 가장 많

이 선택한 분야는 시청각분야였다.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국제 협력을 가능

하게 하는 조치에 의존하는 시청각 산업

의 전세계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다른 문

화·창의분야의 문화적 표현과 생산에서 

세계적 교류의 역할이 적을 수는 있지만, 

글상자 6.4 •  와가두구 필름랩

와가두구 필름랩(Ouaga Film Lab)은 서아프리카 최초의 영화 개발 및 공동 제작을 위

한 인큐베이터이자 연구소이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아프리카 대륙과 그 이상의 젊은 종

사자로 구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참가자는 우수 작품을 공유하고, 아프리카 출

신 젊은 창작자(감독 및 프로듀서)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제출하여 선정되는 경우 프

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현지 자금 조달, 국제 공동 제작 제도, 영

화 개발에 필요한 모든 측면을 지원하는 멘토링 등의 혜택을 받는다. 멘토들은 주로 아

프리카 출신의 국제 전문가로, 젊은 종사자의 기술 역량을 고무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한

다. 제1회 필름랩은 2016년 유럽 영상산업기구(European Audiovisual Entrepre-

neurs, EAVE), 파리의 프랑스학사원, 부르키나파소와 같은 영화 분야의 국제, 현지 및 

외국 기관들과 협력하며 프랑스학사원의 영화 지원 프로그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열렸

는데, 시네마 팩토리(Fabrique Cinéma), 시네마테크 아프리카(La Cinémathèque 

Afrique), 상상연구소(Institute Imagine), 모로코 아가디르의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

제(FIDADOC) 및 튀니지의 사우스라이팅(Sud Écriture) 등이 함께 했다. 또한 스위

스, 독일, 국제프랑코포니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의 해외 개발 기관 현지 사무소

의 재정 지원도 받았다. 다른 파트너들도 이후에 이 이니셔티브에 동참했다. 

2020년에는 5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 프랑스어권 5개국 부르키나파소, 기니, 코

트디부아르, 콩고 공화국, 르완다에서 온 세 편의 다큐멘터리와 두 편의 픽션 영화가 포

함되었다. 와가두구 필름랩은 네트워크 수출 조치가 역량 강화 및 훈련을 결합하여 문

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시장에서 입지를 향상시키려는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돕는 좋

은 예이다. 선진국이 개발기관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더 나은 균형과 더 다양한 문화·창의적 표현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출처: www.ouagafilmlab.net

©
 a

fri
ca

92
4 

/ 
Sh

ut
te

rs
to

ck
.co

m
*

http://www.ouagafilmlab.net


181제6장 •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세계적인 흐름: 여전히 일방적인 무역

대신 지역 및 국제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선진국은 여전히 전 세계 문화 서비스

의 무역을 지배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시장에 진입하는 개발

도상국의 문화 서비스에 대한 개선은 거

의 또는 전혀 없었다. 실제 데이터 분석

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측정, 보고 및 다

양한 측정 기관 간의 조정이 부족하기 때

문에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결과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부분적 특성에 의해 제

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이벤트와 교육, 

가상 갤러리, 온라인 공연이 증가했고 이

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유통이 급속도로 

디지털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새

로운 관행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과 보급의 디지털화와 함께 일시적인 것

인지 아니면 강화되어 전체 문화적 가치 

사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평

가하려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은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다음

과 같은 권고사항으로 이어진다.

정부와 공공단체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가 

국제 무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무

역 지원을 하는 등 더 많은 자원을 투입

한다. 특히 선진국의 행동이 요구된다;

 ¡필요한 경우 시청각 분야를 넘어 개발

도상국과 협력 협정 또는 공동 제작을 

하는 등 다양화를 고려한다. 특히 선진

국의 행동이 요구된다;

 ¡공적개발원조 및 외국인직접투자 데이

터를 포함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

고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무역 

평가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개선한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 영향을 미

치는 교차 과제에 대한 정책과 대응을 

재조정하거나 업데이트한다. 이를 통

해 문화 무역을 개선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를 다양화하고 문화·창의산업을 목표

로 하여 경제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부문별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정부 및 국제 기구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및 문화분야 기업

가에 힘을 실어주고 역량과 기술을 향

상시켜 그들의 상품이 국제 시장에서 

더 나은 접근성과 경쟁력을 갖도록 역

량 강화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협

의회(UNCTAD), 유엔통계국(UNS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개

발도상국의 국제문화서비스 데이터 생

산 능력 강화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의 인식을 높

이고, 우대 정책과 조치를 이행하고 혜

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강화한다.

문화기관, 언론, 지역 및 국제 시민단체

의 경우: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상품 및 

서비스가 자국 및 국제 시장에서 더 경

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문화협력, 공동제작, 문화 상품 및 서비

스 수출,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

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문화 분야 종사

자를 양성한다; 

 ¡전 분야에 걸친 문화 관련 종사자 간에 

전문 네트워크와 실무 커뮤니티를 조

성해 동료간 학습 및 지식 공유를 촉

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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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보호: 협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타당한 공공의 

정책목표를 여전히 추구할 
수 있는 여지의 존재

베로니크 게브르몽 

핵심 발견

›››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체결된 25개 무역협정 중 대부분(84%)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들이 문화 분야에서 실천할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이 무역협정들 중 15개가 협약의 당사국들 사이에서 독점적으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협정만이 협약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체결된 25개 무역협정에 중 대부분은 디지털 환경에서 협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무역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	  전자상거래와 깊이 관련된 새로운 세대의 무역협정이 최근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서명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조항은 향후 협상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

›››  협약은 무역 포럼에 비해 비무역 포럼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적어도 40개의 다국적 및 지역 

법률문서가 협약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  지금까지 협약 당사국들은 인공지능과 추천 알고리즘이 편견을 반영하고 지역 콘텐츠의 가시성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증진하는데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문제점에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  세금 문제 역시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구시대적인 세금 제도는 자국과 외국의 문화·창의산업 사이에 막대한 

불균형을 만들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불평등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외국 경쟁사가 자국 과세 제도로부터 면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개발도상국 우대조치에 관한 협약의 제16조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동 

생산 협정을 제외하고는 무역협정 및 기타 국제 법률문서에서 폭넓게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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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목표 2 •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글로벌 리포트2022

여기에 언급된 모든 협정 및 법률문서들은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체결되었음

2017 2020

코로나19는 다국적 
기업이 특별한 지위를 
이용해 세금 불평등을 
가지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임

코로나19 팬데믹

도 전

25          개 이상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적 파트너십이 
체결되었으며(적어도 
하나의 당사국이 협약에 
참여), 그 중:

적어도 40 개의  
다국적 및 지역 
법률문서가 협약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중:

경 과

다양성 증진 다국적 법률문서

새로운 시너지

협약과 프레임워크 간의 협업이 
필요한 부문:

• 지적재산 
• 과세
• 인공지능

%

양자간 협정

체결된 양자간  
투자 조약 85건 중, 
문화 조항이 포함된 
것은 5건뿐임

19 개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함

개는 문화와  
디지털 환경을 연결함

개는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연결함

10

10

개는 인공지능의 윤리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안임 1

개만이 협약을  
명료하게 언급

1

15 개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장을  
        가지고 있으며:

5 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차별 없는 약속을 포함하며…

그리고 4개는 문화적 조항이 없음

-  디지털 환경에서 당사국들이 
지역문화 콘텐츠를 증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

적어도 17개에는  
디지털 환경에  
연관된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

디지털 환경

개는 디지털 상거래를 전담하는 
차세대 협정임

+ 디지털 문화 교류 개선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정보격차 

감소

2

권고 사항

불평등

선진국:  
개발도상국 우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에 따라 새로운  
공공 정책을 설계하는 

당사국의 역량을 보호하는 
조항을 협정에 포함

정책 조항

일각에서 당사국이 문화 
부문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방식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흐름 약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데이터전자상거래

무역 협정 중  
전자상거래의 차별금지 

조약의 범위에서  
문화 분야는 제외

우대조치

선진국들이 서명한 
그 어떤 협정에도 
우대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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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은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증

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와 보존, 노동 권

리, 성평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주제

를 다루는 차세대 협정의 일부이다. 따라

서 회원국은 모두가 무역 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무역으로 나아가

는데 전념하고 있다. 11개 회원국 중 8개

국은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

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당사국이며, 이

러한 의미에서 그들의 협상은 미미하지만 

그 원칙, 특히 경제적, 문화적 발전 측면

의 상호보완성에 영감을 받았다.

칠레의 경우 외교부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부 등 다른 기관과 오랫동안 협상한 끝에 

문화 분야에 ‘보호’의 개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러한 유보 조항은 문화 정

책에 적용할 칠레의 주권을 보호하는 동

시에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하여 이 조

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위의 무역 약속

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유사한 상황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국가의 서

비스 제공자나 투자자로 영역을 확장하지 

않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와 투자자에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 조치를 채택하거

나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자율성을 보

호한다. 이를 통해 시청각 협력 협정과 같

은 문화·창의분야에서 양자간 혹은 다자

간 국제 협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

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협약의 주권 원칙

(제2조)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제21조에 

따라 다른 국제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이 협정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다루

는 유일한 다자간 조약이면서, 긍정적이

든 부정적이든 이러한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협

정에 속한다. 이 협정은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및 통신과 

같은 분야를 포괄한다. 

이 협정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다루는 유일한 다자간 조약이면서, 

이러한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협정에 속한다. 

다양한 분야에 속한 원칙이 서로 겹치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협상자들은 다른 문서와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제20조 및 21조). 제20조는 이러한 관

계를 ‘상호지원, 보완 및 비종속’의 관점

에서 설명하거나 목적을 이행한다. 협약

이 다른 조약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조

약의 어떤 것도 다른 조약에 따른 당사국

의 권리와 의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제21조에 관련해 당

사국이 ‘다른 국제 포럼에서 이 협약의 목

적과 원칙을 홍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

를 위해 당사국은 이러한 목적과 원칙을 

염두에 두고 적절히 상호 협의한다. 또한 

다른 국제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칙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문화 상

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명시적 또는 암

묵적으로 언급하거나 문화적, 상업적 차

원 모두에 대한 우대조치를 설명하는 규

정을 강조한다.

국제법 시스템의 이러한 특징은 디지털 

기술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성을 보호

하고 증진할 권리를 인정하거나 제한하

는 규칙에 미치는 영향과 결합된다. 따라

서 다른 국제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

칙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법을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리포트의 이전 버전에서 확인된 

모든 포럼은 타당성을 가진다. 디지털 기

술은 초기에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

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분

야에서 당사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포럼, 수단 및 조항을 포함해 더 넓은 접

근을 필요로 한다. 

핵 심  지 표

무역 및 투자 협정은 협약을 설명하거나  
그 목적을 이행

기타 협정, 선언, 권고 및 결의안은  
협약을 참조하거나 그 목적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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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흐름을 다루는 국제 포럼은 이처

럼 확장된 접근 방식에 주로 초점을 맞

춘다. 디지털 환경에서 주로 디지털 제품

이나 콘텐츠로 묘사되는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 상품 및 서비스는 이제 데이터 교류

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인코딩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와 제품은 데이터 중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사국은 다른 포럼

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홍보할 때 이

를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교

류에 대한 노력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권리

를 제한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에 관한 지

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체성, 가치 및 

의미의 매개체로서 문화 활동, 상품 및 서

비스의 고유한 특성은 디지털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이중적 성격의 인식(문화적 및 

경제적)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

현이나 디지털 도구로 생산된 표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토론이나 협상의 초점은 종종 문화 상품 

및 서비스(그리고 문화나 문화의 다양성

에서 훨씬 더)에서 벗어나 데이터(데이터 

순화, 보호, 현지화) 또는 인공지능(AI)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 활용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변화가 시작될 때 문화적 표현의 다양

성의 미래가 일부 분야에서 한계가 있다

는 점을 우려해 전환을 멈추는 국가는 거

의 없다. 

이 장은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21조

의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다른 국제 포럼

과 관련된 연구 및 분석은 두 부분으로 나

뉜다. (1) 무역 및 투자 협정, (2) 기타 협

정, 선언, 권고 및 결의. 세번째 부분에

서는 우대조치에 관한 제16조의 이행을 

살펴볼 예정인데, 선진국이 무역 협정이

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국제 포럼

에서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문화 교류를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 편은 지침의 19항에 명시된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다루는 

다양한 법적 도구 간 상호보완성과 일관

성’을 증진하기 위한 당사국의 이니셔티

브를 특별히 주목할 것이다.

무역 및 투자: 
문화 교류에서 데이터 무역까지

협약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을 정체성, 

가치 및 의미의 매개체로 인식’(제1.g조)

은 당사국이 무역 및 투자 협정을 협상할 

때 주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을 인식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당사국은 오랫

동안 예외, 면제 또는 유보 같은 문화적 

조항을 협약에 포함시켜 왔다. 조항들은 

문화 분야에서만은 당사자간 협정범위를 

제한해 특정 문화 정책(국가 및 지역 문화

적 표현 또는 산업을 지원)의 이행하는데 

정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사국은 필요할 때  

새로운 공공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무역 및 투자 협정에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최근에 일부 당사국은 이러한 문화 조항

을 제정할 때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는 추

세다. 몇몇 사례에서 이러한 조항들은 전

자상거래나 무역 협정의 장에 포함되었

다. 이 접근 방식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

약 이행을 위한 지침의 19.4항을 반영한

다. ‘[c] 제21조의 의무와 일치하여[…] 

당사국 또한 국제 양자간, 지역간 또는 다

자간 협정에 문화적 조항 도입에 대한 고

려를 촉진하도록 권장된다[…]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인정하는 전자상거래

의 상태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당사국은 또한 ‘필요시 새로운 공공 정책

을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조

항을 무역 및 투자 협정에 포함하도록 권

장한다(19.5항). 이 지침은 글로벌 파트

너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과 이

해관계자가 각국의 정책 공간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세부목표 17.15를 반

영한다.

국제 무역의 새로운 트렌드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관찰된 무역 

협정의 두드러진 트렌드는 두 가지였다. 

첫째, 대부분의 새로운 무역 협정은 전자

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1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관련 15개 협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표 7.2 참조). 둘째, 최근 전

자상거래 전용 차세대 협약이 등장했다. 

관련 협정의 분석은 아래와 같다. 두 경

우 모두 당사국의 약속이 디지털 환경에

서 문화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할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부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의 관점에서 약속을 공식화하

는 방식에 있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

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당사국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항

을 협상할 때 위험 요소를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항은 매우 다양

할 수 있으며 문화 분야에 광범위한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이라는 용어는 설명되는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이 장에서 구별없이 사
용된다. 일부 저자는 두 용어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설명된 무역협정을 읽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187제7장 • 다양성 보호: 협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타당한 공공의 정책목표를 여전히 추구할 수 있는 여지의 존재

많은 조항은 데이터의 흐름(디지털 무역

의 핵심 요소)을 촉진하고 적절한 규제 환

경(예: 개인정보 보호)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을 촉진, 확장 및 보안하기 위

한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러한 조항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 

다른 조항들은 더 나아가 관세 같은 특정 

무역 장벽을 금지하는 구속력을 가진 의

무를 만들어 낸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교류를 크게 개선하고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

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협상에서 칠레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러한 조항들은 음악가, 영화 

제작자, 작가, 예술가의 수출 잠재력을 높

이고 그들의 창작물을 온라인으로 배포하

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디지털 환경에서 문

화 정책을 이행하는 국가의 특권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당사국은 주

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당사국은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첫 

번째 조항은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약속2

인데, 점점 많은 당사국에서 이를 협약에 

포함시키는 추세다. 문화 분야에서 이러

한 약속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으

면, ‘국가 및 지역 문화 콘텐츠의 가시성 

및 발견 가능성 보장’을 목표로 하는 당

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여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에 관한 지침 16.1항).

수십 년 동안 각 국은 비차별 원칙이 문

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조치

를 취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

항을 개발해왔다. 무역 협정이 전자상거

래에 대한 약속을 다루므로, 문화 조항들

은 디지털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

2. 세계무역기구(WTO)가 정의한 바와 같이 비차별은 국
제 무역 및 투자 협정의 정책 결정에 핵심 원칙이다. 
국제 경제 통합의 과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원칙이다. 국적을 이유로 선택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참가자들을 
하나로 구속하기 때문이다.

어 현지 콘텐츠 제작에 가시적이고 구체

적으로 접근하려는 목표는 디지털 환경에

서 합법적인 공공 정책 목표로 남아 있다. 

이는 여러 당사국들에게 오랫동안 달성하

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향

후 과제는 이 공공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

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각국이 문화 콘

텐츠 관련 데이터에 통제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 콘텐츠 목록의 자국 콘텐츠 비율 

또는 추천 알고리즘의 자국 콘텐츠 데이

터 비율은 공공 의사 결정자와 매우 관련

이 있을 수 있다. 무역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

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표7.1에 제시된 세가지 조항은 이러한 문

제를 반영하는 사례로 사용된다. 이는 캐

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등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 무역협정은 전자상거래를 

다루므로 문화 관련 조항은  

디지털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 콘텐츠의 제작, 생산, 보급에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도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실제로 이러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은 소비자 선호도와 관련된 정보를 기반

으로 하며, 소비자를 만족시킬 문화 콘텐

츠를 추천하거나 만드는 데 사용된다. 캐

나다-미국-멕시코 협정 제19.11조는 당

사국이 그러한 정보의 국경 간 전송을 제

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9.12

조는 당사국이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부

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표 7.1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조항 제19장 디지털 무역

19.11 전자적  

수단을 통한  

국가간 정보 

전송

어떤 당사국도 해당 활동이 당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면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국경간 전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제19.1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당사

국의 투자, 투자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한다].

19.12 전산시설의 

위치

당사국은 당사자가 해당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

로 당사자 영역에서 전산시설을 이용하거나 설치하도록 요구하

지 못한다. 

19.16 소스 코드 1.  당사국은 자국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포

함한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이용에 대한 조건으로 다른 당사

국의 개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또는 소스 코드를 

이용한 알고리즘의 전송 또는 엑세스를 요구할 수 없다.

2.  이 조항은 당사국의 규제 기관 또는 사법 당국이 다른 당사국의 

개인에게 특정 조사, 검사, 검토, 집행 조치 또는 사법 절차를 위

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또는 해당 소스 코드로 표현된 알고

리즘을 보호하고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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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당사국은 무역협정에  

나타나는 기술 조항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조항은 그들이 

선택한 문화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할 

권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면 디지

털 환경에서 문화 교류의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19.11조와 19.12조를 살펴보면 데

이터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는 내용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사국은 무역 약

속이 온라인 문화 콘텐츠의 제작, 생산 및 

보급을 안내하기 위해 플랫폼이 수집하고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

터에 대한 접근은 문화 정책 및 조치의 시

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콘텐츠 목록 지역 콘텐츠 할당량을 

설정하는 법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제한하는 어떤 

무역 약속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하고 증진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문화적 다양성 자체에 해

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스코드을 다루는 조항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의 위험성은 당사국이 

더이상 어떤 문화정책을 모니터 하는 데

에 있어 유연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예로 만약에 당사국이 자국/지역 콘텐

츠를 홍보하기 위해 추천 알고리즘이나 추

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더 

이상은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19, 16조

의 두번째 단락은 특히 중요한데, 이것은 

당사국의 규제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다른 

당사국이 특정 검사나 조사를 위해 소프

트웨어의 소스코드, 소스코드로 표현되는 

알고리즘을 보존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강

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락에서 당사국이 자국 콘텐츠의 온

라인 홍보를 목표로 하는 미래 문화 정책

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

운 일이 될 것이다.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에 대해 논평하는 한 관찰

자가 소스 코드 조항에서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캐나다가 무엇을 거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조항은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전송 

및 현지화를 다루는 다른 조항과 이러한 

사항은 점점 커지는 디지털 경제의 모습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Scassa, 2018). 

때문에 협약 당사국이 무역 협정에 나타

나는 기술 조항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조항들이 (그들의 표현에 따라) 선

택한 문화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할 권리

를 위협할 수 있다. 

양자간 및 지역 무역협정의 전자상
거래에 관한 조항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25개의 자유

무역협정 또는 경제 파트너십(하나 이상의 

협약 당사국 포함)이 서명되었다. 이 25개

의 협정 중 15개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장

을 포함하고 있고 2개는 디지털 상거래 전

용이다. 이러한 무역협정의 다른 장에 언

급된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다른 조항과

는 관계없이,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당사국이 서명한 협정의 최소 68%는 디

지털 환경과 관련된 약속을 포함한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chapter)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디지털 무역에 관한 독점적인 장(chap-

ter) 또는 절(section, 표 7.2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을 포함하는 15개의 협정 중 

5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약속을 

포함하는 반면, 4개는 디지털 환경에서 현

지 콘텐츠, 문화 산업, 예술가 또는 기타 

문화 분야 종사자를 지원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화적 조항이 없다. 칠

레-브라질 자유무역협정(FTA),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대한

민국-중앙아메리카 5개국 자유무역협정, 

페루-호주 자유무역협정 등이 그렇다. 

이 4개 협정은 협약 당사국의 15~10%

가 관련있는 것이다(호주, 브라질, 브루나

이,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

르, 온두라스, 멕시코, 뉴질랜드, 니카라

과, 파나마, 페루, 대한민국, 베트남). 그

러나 서비스 또는 투자에 관한 장의 부록

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의 일부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 적용

되는 문화적 보호를 공식화했다.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약속을 담은 

다섯 번째 협정인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에는 전체 협정의 범위에서 문화산

업을 배제하는 일반적인 예외조항이 포함

되었다. 캐나다는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 모두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 예외를 

‘기술적 중립’으로 규정했고, 멕시코는 이 

조항이 당사국에게 ‘합법적 목표를 보호

하거나 추구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채택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

다. 실제로 이러한 예외조항은 디지털 환

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당사국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

미국-멕시코 협정은 당사국이 협정과 일

치하지 않는 조치를 위해 이 일반 면제에

만 의존하는 경우 보복권3도 제공한다. 이 

조항의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만, 보복권은 예외의 사용을 방해하여, 디

지털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 정책의 

채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무역에 관한 장이나 

절을 포함하고 있지만 디지털 제품에 대

한 비차별 약속은 없는 10개의 협정이 있

다. 이 중 6개는 유럽연합이 서명한 것이

다. 이 협정 중 4개(표 7.2에서 갈색으로 

표시)는 유럽연합이 디지털 환경에 비추

어, 서비스 및 투자 무역에 대한 약속에서 

시청각 분야를 제외하기 위해 이전 무역 

협정에서 일관되게 사용하던 문화 조항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준다. 

3. 다른 회원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는 분쟁
해결기구의 사전 승인으로 중단될 수 있다. 그러면 고
소인은 위반에 대응하여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비공식적으로 ‘보
복’ 또는 ‘제재’라고 한다. 그러한 의무 중단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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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2017년~2020년  
서명된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 조항 개요

협정 당사국 서명 날짜

전자상거래(또는 디지털무역) 장/편

전용 장 또는  
편 있음

비차별적 대우에 
대한 약속

문화적 조항

1 유럽연합-영국 무역 협력 협정 유럽연합(27), 영국 2020년12월30일 2020년 12월 30일 ✔ ✘ ✔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필리핀*, 대한민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020년11월15일 ✔ ✘ ✘**

3
유럽연합-남미공동시장 협회 협정 

(원칙적 합의)
유럽연합(27), 남미공동시장(4) 2019년7월12일 ✘

4 유럽연합과 베트남 무역 협정 유럽연합(27), 베트남 2019년6월30일 ✔ ✘ ✘

5
호주-홍콩(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 자유무역협정

호주, 홍콩(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 

2019년3월26일 ✔ ✘ ✘

6
인도네시아- 

호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호주, 인도네시아 2019년3월4일 ✔ ✘

✔	
일반예외

7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캐나다, 미국*, 멕시코 2018년11월30일 ✔ ✔

✔	
일반예외

+
보복조항

8 칠레-브라질 자유무역협정 브라질, 칠레 2018년11월22일 ✔ ✔ ✘

9
유럽연합과 싱가포르 공화국 간  

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27), 싱가포르* 2018년10월19일 ✔ ✘ ✘**

10 유럽연합과 일본 간 경제동반자협정 유럽연합, 일본* 2018년7월17일 ✔ ✘ ✔

11
홍콩(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

역)과 조지아 간 자유무역협정
홍콩(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 조지아 

2018년6월28일 ✔ ✘ ✘

12 새로운 원칙적 유럽연합-멕시코 협정 유럽연합(27), 멕시코 2018년6월28일 ✔ ✘ ✔

13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역설립 협정

(AFCFTA)
54 아프리카 국가(47) 2018년3월21일 ✘

14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2018년3월8일 ✔ ✔ ✘**

15
대한민국-중앙아메리카  

5개국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2018년2월21일 ✔ ✔ ✘

16 페루-호주 자유무역협정 호주, 페루 2018년2월12일 ✔ ✔ ✘

17  중국-몰디브 자유무역협정 중국, 몰디브* 2017년12월8일 없음 없음 없음

18
유럽연합과 아르메니아공화국 간  
포괄적이고 강화된 동반자 협정

아르메니아, 유럽연합(27) 2017년11월24일 ✔ ✘ ✘

19 아르헨티아-칠레 자유무역협정 아르헨티나, 칠레 2017년11월2일 ✘

20
콜롬비아- 

남미공동시장 경제보완협정
콜롬비아, 남미공동시장(4) 2017년7월21일 ✘

21
보다 긴밀한 경제관계에 관한  
태평양 협정(PACER Plus)

호주, 쿡 제도*, 키리바시*,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017년6월14일 ✘

22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지아 간  

자유무역협정
중국, 조지아 2017년5월13일 ✘

23 엘살바도르-에콰도르 무역 협정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2017년2월13일 ✘

*협약 당사국이 아님. **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다른 장 또는 편에서 공식화된 유보..( )협약 당사국 수.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 또는 절 있음, 비차별적 대우에 
대한 약속은 없지만 문화 부문에서 다른 약속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화적 조항(예외, 면제, 유보) 있음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 또는 절 및 비차별적 대우에 
대한 약속 있음



190 목표 2 •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글로벌 리포트2022

유럽연합과 싱가포르 공화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F절

(Section F)을 비롯한 부분의 이행률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9조는 전자 

수단을 사용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가 해당 장의 의무 범위에 포함되며, 

예외의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

다. 이러한 예외 중 하나는 시청각 분야로 

해당 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유럽연합이 일본, 멕시코, 영국과 체결한 

다른 세 가지 협정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

된 약속 범위에서 일부 문화 분야를 제외

함으로써 훨씬 더 명확한 접근 방식을 취

한다. 전자상거래라는 제목의 장에는 방송 

서비스 또는 시청각 서비스에 적용하지 않

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문

화분야에서 디지털 무역 관련 시행이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소스 코드 또는 데이터 

순환에 관한 조항이 계약에 통합된 경우

를 포함하여) 이처럼 명시적인 표현은 해

당 분야에서 국가의 규제 권한을 보호해준

다. 프랑스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

호하기 위해 시청각 분야를 지원 및 규제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무역 자유

화 범위에서 시청각 분야를 배제한다. 이

는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역량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프랑스에 따르면 기술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시청각 분야를 배제

한다고 한다. 이는 전송 모드에 따라 특성

이 바뀌지 않는 모든 시청각 서비스에 적

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제를 옹

호하면서, 프랑스는 유럽연합과 함께 협약

의 발효에 의해 만들어진 역동성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체결된 역내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당사국의 신

중한 접근을 반영한다. 이 조약은 16개 국

가가 함께하는데, 그 중 9개가 협약 당사

국이다. 국내총생산(GDP)과 관련 가장 

중요한 글로벌 무역협정이고 향후 무역협

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자상거

래 장에 포함된 17개 조항 중 일부를 고려

해볼 만하다.

협약의 목적과 원칙은  
협약의 서문에 드러날 수는  
있으나 이는 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있는 의무 규칙이나 
문화적 예외가 아니다.

첫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장(chapter)

에는 무차별적 시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이 장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항은 서비스 무역과 투

자에 관한 장과 부록의 의무에 언급된 보

호, 제한 및 예외,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보

호, 제한 및 예외 중 일부는 문화 서비스

와 관련되므로 디지털 환경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이 분야에서 행동할 권리를 보

호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무역에 대한 

주요 항목은 구속력이 있지만 당사국이 

합법적인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각 경우에 

각주는 하위 단락의 목적상, 합법적인 공

공 정책 시행 필요성의 결정은 시행 당

사국에게 달려 있다고 명시한다. 예를 들

어 당사국은 문화 콘텐츠의 보급과 관련

된 데이터에 접근하고 모니터링을 요구하

는 특정 문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데이터

의 자유로운 무역도 촉진할 수 있다.

양자간 및 지역 무역협정 관련 장에  
등장하는 문화 조항 

디지털 무역 문제를 넘어 표 7.2와 7.3에 

열거된 23개 협정에 통합된 문화 조항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첫째, 유럽연합과 아

르메니아 공화국 간의 포괄적이고 강화된 

파트너십이라는 협정만이 협약에 대한 명

시적인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 당사

국(유럽연합의 경우 국가 그룹) 간에 15

개의 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목적과 원칙은 

다른 유형의 문화 조항에 반영될 수 있다. 

일부 협정에서 관련 권리는 서문에만 요

약되어 있다. 아프리카 대륙 자유 무역 지

역 설립 협정(AfCFTA)이 그러하다. 서문

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을 포함한 분야에서 합법적인 정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규제할 권리와 당사국의 유연성’을 언급

하고 있다. 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서문은 해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강제 규칙이나 당사국에 구

속력이 있는 문화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

는다. 다른 협정들(23개 중 19개)은 일

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인정하

고 문화 분야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부분

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예외, 면제, 

유보 및 제한된 약속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 나아간다. 이는 2017년과 2020년 사

이에 체결된 양자간 및 지역 무역협정의 

84%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관련 조항은 (각국의 정책 공간에 대

한 존중) 지속가능발전목표 17.15 달성

에 기여한다.

둘째, 40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19개 협

정 중 10개(표 7.3에서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에 일반적인 문화적 예외 또는 면제

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 일

본, 남미공동시장,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

의 유럽연합 무역 협정에서 서비스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에

는 합법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조항

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포함한 당사국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협정에는 관련 장의 범위에

서 시청각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의 투

자 자유화와 국경을 초월한 무역에 관한 

특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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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2017년~2020년  
서명된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의 2005년 협약 및  
문화관련 조항에 대한 참조 개요

협정*
협약에 대한  
명시적 언급

문화적 조항

일반적인 예외/면제 유보 제한적 약속

1 유럽연합-영국 무역 협력 협정 ✘ ✔ ✔ ✘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 ✔ ✔

3 유럽연합-남미공동시장 협회 협정(원칙적 합의) ✘ ✔ ✔ ✔

4 유럽연합과 베트남 무역 협정 ✘ ✔ ✘ ✔

5 호주-홍콩(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 자유무역협정 ✘ ✘ ✔ ✘

6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 ✔ ✔

7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 ✔ ✔ ✔

8 칠레-브라질 자유무역협정 ✘ ✘ ✔ ✘

9 유럽연합과 싱가포르 공화국 간 자유무역협정* ✘ ✔ ✘ ✔

10 유럽연합과 일본 간 경제동반자협정* ✘ ✔ ✔ ✘

11
홍콩(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과 중국,  

조지아 간 자유무역협정
✘ ✘ ✘ ✔

12 새로운 원칙적 유럽연합-멕시코 협정 ✘ ✔ ✔ ✔

13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역설립협정(AfCFTA) ✘ ✘ ✘ ✘

14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 ✔ ✔

15 대한민국-중앙아메리카 5개국 자유무역협정 ✘ ✘ ✔ ✘

16 페루-호주 자유무역협정 ✘ ✘ ✔ ✘

17 중국-몰디브 자유무역협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8
유럽연합과 아르메니아공화국 간 포괄적이고  

강화된 동반자 협정
✔ ✔ ✘ ✔

19 아르헨티나-칠레 자유무역협정 ✘ ✘ ✘ ✔

20 콜롬비아-남미공동시장 경제보완협정 ✘ ✘ ✘ ✘

21 보다 긴밀한 경제관계에 관한 태평양 협정(PACER Plus)* ✘ ✔ ✔ ✔

22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지아 간 자유무역협정 ✘ ✘ ✘ ✔

23 엘살바도르-에콰도르 무역 협정 ✘ ✘ ✘ ✘

*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를 하나 이상 포함

협정에는 일반적인 문화적 예외 또는 면제가 포함되지 
않지만 기타 문화적 조항은 이행의 범위를 제한함.

협정에는 일반적인 문화적 예외 또는 면제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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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은 문

화 산업을 협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일반

적인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Austral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서비스 및 투자 무역에 관한 장에서는 협

정이 당사국이 국가적으로 가치가 있는 창

의적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채택하

거나 시행할 때 방해하는 요소로 기능해서

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

항은 당사국 간 또는 투자자 간 독단적이

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동

일한 조건에서 투자 간, 서비스 및 투자 거

래의 위장된 제한에 이러한 조치를 적용

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따른다. 보다 긴밀

한 경제관계에 관한 태평양 협정(PACER 

Plus)도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협정의  
문화 현황

전적으로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차세대 무

역협정이 2019년에 등장했다. 현재까지 

3개의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그 중 2개

는 협약의 3개 당사국(호주, 칠레, 뉴질

랜드)이 참여하고 있다: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

(DEPA)(글상자 7.1)과 호주-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2003년 싱가포르-호

주 자유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및 금융 

서비스 조항을 대체)이다. 세 번째는 디

지털 무역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협정이

다. 이 협정은 협약 당사국을 포함하지 않

더라도 향후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협정은 특히 광범위하며, 디지털 

무역에 대한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

다. 예를 들어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

정(DEPA)에는 3개의 부록 외에 16개 단

위로 나뉜 70개 조항이 있다.

2019년 전자상거래 전용  

차세대 무역협정 등장했다.

협정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조항

은 협력이나 정보 교류에 대한 의도 정도

만을 언급하는데 그친다. 

다른 조항은 특히 비즈니스와 무역 촉진, 

시장 접근성 확보, 차별적 조치 방지, 데이

터 무역 촉진을 목표로 하는 약속을 포함

한다. 문화 분야에 대한 세 가지 협정의 

공통점은 방송 분야에서의 무차별 시행에 

대해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특정 우려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글상자 7.1 •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서 디지털 문화상품의 
이중성 고려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의 조항은 문화 및 창의성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한다. 당사국은 교류를 도모하고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며, 방송 내용을 

규제하거나 창작 예술을 지원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등의 분야에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서문에서 당사국은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규제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둘째, 혁신과 디지털 경제에 관한 부분

은 ‘사회경제적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혁신, 창의성, 기술의 이전과 보

급의 중요성’을 주장한다(제9.2조). 같은 절에서, 당사국은 ‘국경 간 데이터 무역과 데이터 

공유가 데이터 중심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제9.4.1조)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프

레임워크 및 공개 라이선스 계약과 같은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이 데이터 공유와 디지털 환

경에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내용이 권장된다. (a)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한다. (b) 

정보, 지식, 기술, 문화 및 예술의 보급을 촉진한다. (c) 경쟁적,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을 촉진한다’(제9.4.2조). 이러한 이유로 당사국은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 및 메커니즘에 대

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9.4.3조). 다른 관련 조항은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협력을 다루는데, 이는 모든 사람과 기업이 디지털 경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제11.1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 기회를 확장

하고 촉진하기 위한 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여기에는 ‘원주민 간을 포함한 

문화 및 인적 연계 강화’가 포함되어야 한다(제11.1.2조).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는 당사국이 문화 분야에서 정책과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제3.3조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와 관련한 이행을 방송분야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협

정은 당사국 간 독단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 제한을 구성하는 조치가 적용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둔다. 이에 따라 당사국이 창작 예술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채

택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제15.1.4조).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

의 목적을 위해, ‘창작 예술’은 ‘연극, 무용 및 음악을 포함한 공연예술, 시각예술 및 공예, 

문학, 영화 및 비디오, 언어 예술, 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 토착 전통 관행 및 현대 문화 표

현, 디지털 양방향 미디어 및 하이브리드 예술 작품과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또 다른 예술 

형태를 탄생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활동, 이러한 예술 형

태와 활동에 대한 연극 및 기술 개발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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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과 

호주-싱가포르 협정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가 ‘방송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반면, 미국-일본 

협정은 그냥 단순하게 ‘이 조항의 어떤 

것도 당사국이 외국 자본의 참여 수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일본 및 호주-싱가포르 협정에서 

문화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으며, 당사

국의 이행에 디지털 문화 상품이 포함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경제 파트너

십 협정(DEPA)의 경우 당사국은 이 협

정이 문화 분야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해 더 잘 인식하는 듯하다.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의 문

화에 대한 접근 방식을 동일한 당사국이 

다른 무역 협정에서 채택한 접근 방식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런 점에서 뉴

질랜드가 지난 15년 동안 여러 다른 협

정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일반적인 예외가 

영향력을 지닌다. 그 예외는 디지털 환경, 

특히 자국의 문화 콘텐츠를 보호하고 홍

보하기 위해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권한을 어느 정도 보호한다. 그러나 현

재로서는 이 일반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

는 분쟁해결기관 이전에 이의신청 맥락과 

관련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

이다. 다른 문제에 대한 유사한 조항은 세

계무역기구(WTO) 이전에 수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의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은 디지털 무역

에 대한 협정 범위에서 시청각 분야를 분

명하게 배제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법적 

여건을 제공하는 듯하다. 

전자상거래의 무역 관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

양자간 및 지역 협정이나 일부 당사국이 

선호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선행 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 무역에 관한 협상을 위

해 세계무역기구에서 제안한 몇 가지 지

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의경제는 세계경제에서 활약을 보이는 분야로 지적재산과 창의성이 아이디어와 

혁신의 시장에서 거래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도서, 음악, 예

술, 공예, 영화 및 텔레비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에게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창의성을 소비하거나 창의적인 재화와 서

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평등하게 가진 것은 아니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는 창

의경제에 대한 투자가 불균등하다.

창의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며 융합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의 세

계에서 그 규모는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수공예품을 대체하거나, 장인의 물건을 시장

에서 직접 구경하거나, 라이브 음악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문화는 디지털 세계

에 인간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성격을 지닌 디지털 세계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다 포용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도전과제에 대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문화·창의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문화적, 창의적 상

품과 서비스의 세계 무역에서 더 평등한 기반을 갖춤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여기에는 개

발도상국을 위한 특별하고 차등한 대우를 도입하고, 창의경제 수출 전략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배당금은 기업가정신을 지원하고, 혁신을 도모하며, 젊은이와 여성을 포함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문화유산과 다양성을 보존하고 증진함으로써 우리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세상을 향한 추진력을 구

축하는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의제를 설정하자. 많은 생명과 더 많은 생계

가 우리의 성공에 달려 있다.

레페카 그린스팬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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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지적소유권 체제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무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시

작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프로그램은 몇 년 

동안 보류되어 왔지만 최근 중요한 변화가 

눈에 띈다. 2017년 12월, 75개 회원국은 

‘전자상거래 촉진에 있어 개방적이고 투

명하며 비차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

경을 촉진하는 데 세계무역기구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전자상거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성명서는 또한 ‘전자상거래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향후 세계무역기

구 협상을 위한 탐색 작업이 시작될 것’

이라고 발표했다(WTO, 2017). 2018년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19년 1월 다

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중 다보스의 

두 번째 전자상거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

으며, 이번에는 76개 서명국의 ‘전자상거

래 무역 관련 세계무역기구 협상 개시 의

사’를 확인했다(WTO, 2019d). 2019년 

6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G20) 정상회의

에서 24개국이 서명한 ‘디지털 경제에 관

한 오사카 선언’은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

구 전자상거래 협상을 고무하기 위한 ‘오

사카 트랙’을 출범했다. ‘디지털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고 있

으며 데이터는 점점 더 경제 성장의 중요

한 원천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명

국들은 이전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협력하

고 ‘데이터 및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최

대한 활용하기 위한 국제 정책 논의에 참

여하기’로 다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회

원국들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문

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제안해왔다. 

일부 협약 당사국이 제안한 내용은 이전

의 양자간 또는 지역 무역협정에서 옹호

했던 입장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

합과 회원국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

기 위해 시청각 서비스를 불이행하는 것

을 포함해 관련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가

능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WTO, 2019b 및 2019c). 아르헨티나

와 브라질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

작권법 시행에 대해 두 가지 점을 주장하

며 우려를 표명했다. 첫째, ‘디지털 환경

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투명

성 원칙’ 채택을 제안하면서, 문화콘텐츠 

소비량과 하위 예술가의 관련 소득 격차

인 ‘가치격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한다. 둘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에 관한 협정(TRIPS) 제13조에는 아날

로그 환경에 대해 규정한 예외와 제한이 

디지털 환경으로 이월되고 적절하게 확장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보호 저작물

의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WTO, 

2019a). 이러한 제안은 디지털 영역에

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과 지적소유권 체제 사이에 밀접한 관계

를 무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이는 관련 환경에서 협약

을 이행하는 지침을 통해 당사국이 인정

한 바 있다.

반면 같은 맥락에서 호주, 베냉, 중국, 코

트디부아르, 케냐 등 다른 협약 당사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일부 문서

에는 문화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하

지 않았다. 그 외 다른 국가에서 제출한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문

서를 통해 당사국들이 협약의 목표와 원

칙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는 실태를 확

인할 수 있다. 목표와 원칙은 세계무역기

구(WTO)에서 전자상거래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안서와 결을 같이 한다. 디지

털 환경에서 협약 이행 가이드라인은 ‘디

지털 환경에서의 문화, 무역, 투자 분야

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추진한다. 그러나 

당사국이 디지털 교류와 이 분야의 협력

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의 규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합법적인 공공 정책 목표

를 언급할 때, 그럼에도 문화다양성 보호

의 필요성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전자

상거래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세계무

역기구 협상은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증

진’할 뿐만 아니라 제21조에서 요청한 바

와 같이 ‘서로 협의’하는 데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양자간 투자 조약의 문화 조항

마지막으로, 양자투자협정(BITs)에서 문

화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생각해 볼 가

치가 있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체결된 85개 양자투자협정 중 문화 조항

이 포함된 것은 5개에 불과하다. 협약 당

사국 사이에 체결된 여러 투자 조약에도 

문화 관련 조항은 드물다. 실제로 캐나다,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는 문화 분야(특

히 방송)의 투자에 대한 통제를 문화적 주

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 조건으로 간주한

다. 그러나 무역 및 경제 파트너십 협정보

다 투자 조약에서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장려하는 당사국이 더 적을 것이다.

헝가리가 각각 벨라루스, 카보베르데와 

맺은 두 협정에는 투자 및 규제 조치에 관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조항에 따르

면 협정 조항은 당사국이 영토 내에서 규

제를 통해 다양성 증진 및 보호 등 정당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와 아랍에미리트 간

의 상호 촉진 및 투자 보호를 위한 협정

은 규제권에 관한 제11조와 유사한 조항

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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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당사국 사이에  

체결된 여러 투자 조약에  

문화 조항은 드물다.

아르헨티나와 일본의 투자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르면 일본은 내국민 대우 측면

에서 방송산업 투자 관련 조치를 채택하

거나 유지할 권리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입장에서는 자국법에 의해 자국민에게, 

국제법에 의해 타국민에게 우대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위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

국 관련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마지

막으로, 캐나다-몰도바 외국인 투자 촉

진 및 보호 협정을 들 수 있다. 이 협정은 

문화 산업 종사자에 대해 당사국이 채택

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제외하는 일반

예외를 포함한다. 

무역 및 투자협정 이상: 
기타 법률 문서와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칙의 홍보

4년제 정기보고서에서 협약, 목표 또는 

원칙을 설명하는 다른 국제 포럼의 법률

문서나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는 당사국은 

거의 없다. 따라서 아래에 나열된 법률문

서와 기타 문서는 협약 제21조를 이행하

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전체 목록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트렌드를 보여준다.

이 보고서를 위해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협약 혹은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직접 언급하는 40

개 이상의 국제법률문서(대부분 구속력

이 없는)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문서 외

에도 협약 또는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언

급하는 다양한 국제 또는 지역 기관의 여

러 보고서, 연구 또는 기타 비법정 문서

가 있다. 이 본문 중 약 절반이 협약을 명

백하게 설명한다. 협약이 무역 협정보다 

비무역 포럼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본문의 약 4분의 1은 문화와 디지

털 환경을 다루고, 4분의 1은 문화와 지

속가능한 개발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

한다. 마지막으로, 4개의 문서는 문화

와 창의성을 위한 도시의 역할에 초점

을 맞춘다.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창의

산업의 역할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데, 예를 들어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와 국제박물관협회(ICOM)

가 공동으로 발간한 「지방 정부, 지역사

회 및 박물관을 위한 가이드-문화 및 지

역 개발: 영향력의 극대화」에 반영되어 

있다.

협약이 무역 협정보다  

비무역 포럼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제 법률문서

이 협약은 유엔총회(UNGA), 유엔인권

이사회(HRC), 세계관광기구(UNWTO),  

국제프랑코포니기구(OIF) 및 프랑스어권 

세계의회(APF), 그리고 세계지방정부연

합(UCLG)등 12개의 국제문서에 적용되

었다. 

2013년 이래로 유엔총회(UNGA)는 문

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몇 가지 결

의안을 채택했다. 세 가지 결의안에는 협

약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

으며, 모든 국가가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에 대한 지역 시장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약의 조항을 고려하여 […] 

국제 시장에 대한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접근을 촉진하도록’ 장려한다(UNGA, 

2018a, 2020a and 2021). 2021년 

결의안은 또한 각국에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촉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총회는 인권과 

문화다양성에 관한 두 가지 결의안을 채

택했다(UNGA, 2018b and 2020b). 

비록 이러한 결의안들이 이 협약에 분

명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성명

에서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

성 선언의 목적과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2013년 이래로  

유엔총회(UNGA)는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몇 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인권이사회(HRC)와 관련해 문화 분

야에서의 유엔 특별보고관 권한을 갱신하

는 2018년 결의안에서는 협약에 대한 내

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사회는 

서문에서 ‘문화다양성과 국제 문화 협력

에 관한 유엔 체제 내 선언, 특히 문화다

양성에 관한 세계선언’을 준수하고 그리

고 ‘협약 당사국 규모 증가’를 호의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한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의 경우 회

원국들은 관광과 문화 간의 연관성을 인

정하는 세 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 2017

년 관광 및 문화에 관한 무스카트 선언의 

서문과 관광 및 문화에 관한 2018년 이

스탄불 선언이 협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

고 있는 반면, 2019년 관광 및 문화에 관

한 교토 선언은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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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협약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관광 및 문화 행정 대표의 ‘문

화적 표현과 내재적 가치의 다양성을 증

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

써 최첨단 문화관광사업에 반영된 혁신적

인 정책 및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하겠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내용에

는 ‘도시 계획 및 관광지 관리에서 전체

적인 목적에 맞도록 지역 공동체와 민간 

및 공공 분야의 참여를 도모하고, 일상생

활에 뿌리를 둔 전통과 문화표현의 주체

로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는 것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권한 강화와 

책임 있는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 관

리를 재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대한 다른 언급은 문화적 표현

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오랜 동맹을 맺은 국제프랑코포니기구

(OIF) 및 프랑스어권 세계의회(APF)의 

회원국들이 채택한 여러 문서에 나와 있

다(글상자 7.2). 이러한 단체의 최근 이

니셔티브는 디지털 기술이 문화적 표현

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

하고 있다.

끝으로, 2019년에 채택된 세계지방정부

연합 더반(Durban) 정치 선언에는 협약

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문화는 지역 정체성의 핵심 요소

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네 번째 기둥으

로, 전지구적 연대를 통해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언문은 창

의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 문

화 정책과 프로그램이 사람 중심의 지역

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 축이라고 덧

붙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4차 산업

혁명이 기술진보를 넘어설 것’이라 확신

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권리 

방어가 우선돼야 한다’고 명시한다.

지역 법률문서

표 7.4에 수록된 대부분의 법률문서는 문

화의 발전정책으로의 통합을 촉진하고 문

화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 선언문에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문화 

교류를 촉진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반영되

어 있다. 이 중 일부는 문화 상품 및 서비

스의 무역과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을 요구하

기도 한다. 문화 산업은 종종 중국-아프

리카 협력 포럼 베이징 행동 계획(2019-

2021)에서와 같이 특정 조항의 주제가 되

기도 하는데, ‘양측이 문화 산업 분야의 협

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정부와 기업 공동체

가 문화 산업 및 무역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고 선

언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특히 디지털 환경의 문화

적 다양성과 콘텐츠와 매우 관련이 있는 

세 가지 권고 사항을 채택했다. 예를 들

어 2018년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 및 책

임에 대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국가는 콘

텐츠의 온라인 배포에서 다원성과 다양성

을 보호하고 촉진할 의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콘텐츠 제작 및 보급 과정에

서 중개자의 역할에 따라 적절한 보호 수

준과 의무 및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

다. 미디어 다원주의와 미디어 소유권의 

투명성에 관한 2018년 권고는 ‘각 주는 

미디어에서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대표할 

것은 물론 미디어 콘텐츠의 가용성, 발견

용이성 및 접근성을 촉진하는 규제 및 정

책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디어의 이니셔티브를 지원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결과적

으로 이들은 같은 목적과 방향을 향한다

고 볼 수 있다.

글상자 7.2 •  국제프랑코포니기구(OIF) 및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2017년 7월 아비장 선언에서 국제프랑코포니기구(OIF) 회원국들은 ‘네트워크에서 문

화적 표현의 다원성을 보장하고 창작 자금 조달과 작가들의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

해, 디지털 생태계의 거버넌스에 공공 정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는 협

약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비장 선언과 관련된 행동 계획에서 국제프랑코포니기

구 회원들은 ‘의지와 협약을 이행하는 수단을 모아서 언어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창의산업에서의 실험에 도움이 되는 

조건은 물론 문화적 표현의 제작, 보급 및 촉진을 위한 가장 진보된 기법으로 모든 산업

에서 창작자를 양성한다(장학금, 레지던시, 멘토링, 비즈니스 육성 시설, 보조금)’는 요

구를 명시하고 있다. 2018년 10월 예레반 선언에서 국제프랑코포니기구 회원국은 ‘특

히 문화적 예외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에 시민단체의 더 많은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관한 협

약과 운영 지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7일 아비장에서 열린 프랑스 프랑스어권 세계의회(APF)가 채택한 프랑스어 커뮤니티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결의안에서 이 협약을 언급하며, ‘온라인에서 프랑스어

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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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2017년~2020년 채택된 제도 중 2005년 협약과 그 목적 또는 원칙을 설명하는 사례

기구 문서의 유형 채택 연도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국가 그룹
(ACP)

국가정상회담 나이로비 응구부 야 파모자 선언 2019

문화부장관 회의
나마메 선언 ‘아시아·태평양 방송연합 문화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및  
다양화’ 

2019

문화부장관 회의 브뤼셀 선언 2017

아시아 유럽 회의(ASEM)
세계적 도전과제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 의장 성명서 2018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의장 성명서 2017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한 예방문화 수용에 관한  
욕야카르타 선언

2018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베이징 정상회의
베이징 선언 - 중국 - 아프리카의 더 강력한 공동체를 향한 미래 2018

행동 계획 (2019-2021) 2018

유럽평의회-장관 위원회(45-46-52)

해방의 힘으로 인터넷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권고사항 2018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권고사항 2018

미디어 다원주의와 미디어 소유권의 투명성에 대한 권고사항 2017

남-동유럽 문화장관회의

제6차 각료회의 선언 2020

제5차 각료회의 선언 2019

제4차 각료회의 선언 2018

제3차 각료회의 선언 2017

유럽연합(EU)

유럽연합 이사회
지속가능발전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유럽연합 이사회 결의 2019

평생학습 핵심역량에 대한 권고사항 2018

유럽연합의회

문화 접근의 구조적 및 재정적 장벽에 대한 결의안 2018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규정 제안(2021-2027) 2018

유럽 연합의 미디어 다원주의와 미디어 자유에 대한 결의안 2018

2016년 터키 위원회 보고서 결의안 2017

국제문화관계를 위한 유럽연합 전략을 향한 결의안 2017

유럽 문화유산의 해 결정(2018) 2017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 설립 규정 이행에 대한 결의안(2014-2020) 2017

유럽연합이사회 및  
유럽연합 의회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2018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디지털 시대의 소수민족 및 미디어에 관한 탈린 지침 2019

남미공동시장(MERCOSUR) 선언-XLV 문화부장관 회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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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유럽평의회는 유럽연합과 별개의 조직이

지만, 2018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제13조는 미디어 다

원주의에 대한 이사회의 2018 권고사항

과 일치한다. 

이 지침에는 ‘회원국의 관할 하에 있는 주

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미디어 서

비스 제공자들이 그들의 콘텐츠 목록에서 

유럽 작품의 최소 30%의 점유율을 확보

하고 그러한 작품의 중요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회원국

들은 유럽 작품 제작에 재정적 기여를 ‘해

당 지역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허

용한다(제2장 참조).

마지막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가 2019년에 채택한 디지털 시대의 소

수민족 및 미디어에 관한 탈린 지침은 특

히 주목할 만하다. 기구는 ‘디지털 시대

의 다수 및 소수자 커뮤니티 간 및 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다원적 논의를 위한 구

조와 프로세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대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사

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운영’

하는 과제를 해결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협약을 포함한 여러 법적 수단을 언급하

며, 인권에 대한 소수자별 특수한 측면이 

다양한 국제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알

려준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설명

은 다른 국제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

칙이 효과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예를 들어 협약 제7조 2항을 인용하

면서 ‘개인이 자신의 나라와 세계의 다른 

나라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며, 국가는 소수 민족

에 대해 그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줄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약 제6.1조, 제6.2a조, 제6.2조

를 인용하여, 당사국이 규제 조치와 ‘공

공 서비스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의 다양

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 등 ‘자국 내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

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을 상기시

킨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새로

운 과제를 강조하면서, 설명문에는 ‘유효

한 미디어 다원주의의 실현은 다양한 미

디어 유형과 콘텐츠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표적 조치를 수반해야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2017년부터 채택된 이러한 새로운 지

역 기구 외에도 혁신에 대한 창의 산업

의 기여를 촉진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문화 예술 전략 계획 2016-

2025와 같은 기존 이니셔티브의 최근 발

전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1995년에 창

설된 남미공동시장 컬쳐(MERCOSUR 

Culture)는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

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고, 2006년에 체결된 이

베로-아메리카 문화 헌장은 해당 지역 국

가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재정의하기 위해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했다.

양자간 협약 

몇몇 당사국은 문화·창의산업을 포괄하

는 문화 협력 협정을 맺고 있다. 이러한 

합의가 협약의 제16조와 수렴될 때, 장 

뒷부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대조치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협

정은 협력의 형태로 간주되거나, 제21조

의 더 넓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합의 중 일부는 분명하게 협약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인도, 

이스라엘, 파나마 및 스위스와의 여러 양

해각서 외에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우크라이나와 협정을 체결했고 알바니

아, 불가리아, 중국, 헝가리, 멕시코, 러

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니지와 

함께 개발된 9개의 새로운 작업 프로그램

을 개발했다. 

또한, 호주 정부는 상호 이해와 상호 교류 

및 참여를 촉진하는 등 몇 가지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상호 문화 협정을 체결한다. 

크로아티아는 지금까지 48개의 양자간 

협정과 25개의 양자간 프로그램을 체결

했으며 현재 시행 중이다. 이들 국가는 예

술가의 국제적 가시성과 새로운 기회 및 

시장에 대한 접근에 관한 협정의 기여를 

인정한다. 이러한 성격의 협력은 개발도

상국의 이익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협정을 통

해 국제 무대에서 예술가의 존재감을 높

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예술가의  

국제적 가시성과 새로운 기회 및 

시장에 대한 접근에 양자간  

문화 협정의 기여를 인정한다.

개발도상국 간 문화 협력 협정 역시 문화 

협약 이행에 기여한다. 바베이도스, 세네

갈,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등이 그 예이

다. 1983년 체결된 문화 협력 협정을 이

행하는 바베이도스-쿠바 공동위원회의 

최근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문제가 어떻게 

점차 이런 유형의 관계에 통합되고 있는

지 보여준다. 실제로 영화와 디지털 미디

어 분야에서는 상호 협력에 점점 더 집중

하고 있다. 바베이도스는 또한 아프리카

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 협력 협정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협정을 맺음

으로 해서 영화, 방송, 공연예술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기관끼리 연결하

거나 또는 협약 당사국을 연결하는 문화 

협력 이니셔티브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

어 퀘벡(캐나다) 정부는 웨일즈(영국), 플

랑드르(벨기에), 바스크 지방(스페인)과 

협력 협정을 체결하거나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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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퀘벡 미션은 프랑스어 문화 콘텐

츠를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하려는 작업이다. 이는 디지털 환경

에서 협약의 내용에 기여하려는 또다른 

사례이다.   

관할권

글로벌 리포트의 이전 판에서 협약을 언

급한 국제 또는 지역 관할권의 여러 사례

를 확인했지만, 2017년과 2020년 사이

에 제출된 새로운 사례에는 그러한 언급

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원조에 대한 유럽위원회(EC)의 두 가지 

결정은 문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기 때

문에 논의할 가치가 있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국제 또는 지역 관할권에 

제출된 사례에서 협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탈리아-영화 제작사 세금공제’의 2017년  

사례에서 유럽위원회(EC)는 영화 분야

의 문화적 잠재력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했다. 이 조치는 2008

년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07.3조(d)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영화 제작사 세금공

제)를 수정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제

도는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작품에 대한 

국가 원조 위원회의 2013년 서신을 근

거로 내부 시장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치는 협약 자체와 

특히 국가 차원에서 당사국의 권리를 규

정하고 공공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포함하는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2018년 ‘프랑스-프랑스 공연 제작을 위

한 국가 지원’ 사례에서 유럽위원회(EC)

는 공연예술 제작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

토했다. 이전에 동일한 조치가 승인되었

으며 2018년 사례는 지원 제도를 5년 연

장하는 내용이었다. 판매되는 티켓에는 

3.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공연 제

작, 배급, 공연장 장비 구입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공연예술기업에 재분배 된다. 유

럽위원회(EC)는 유럽연합조약의 167.1

조 및 167.4조를 회상하면서 ‘연합은 회

원국의 국가 및 지역 다양성을 존중하면

서 문화 개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특히 문

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장려하기 위해 ‘

조약의 다른 조항에 따른 행동에서 문화

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방안은 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을 위해 유

럽연합조약 제107.3.(d)조에 규정된 예

외 조항에 따라 제도의 적합성을 검토해

야 했다. 유럽위원회(EC)는 프랑스 엔터

테인먼트 세금 제도가 해당 조항과 호환

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제도는 

국가차원에서의 당사국의 권리에 관한 협

약 제6조의 범위에 속한다.

다양한 문서, 연구 및 보고서 

위에서 확인한 문서 외에도 다양한 국제 

및 지역 기구가 발행한 15개의 문서가 협

약 또는 협약의 일부 원칙과 목표를 설명

한다. 이 문서의 대부분은 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다룬다. 

협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문서는 주

로 이미 언급된 조직이나 단체에서 가져

온 것이다. 프랑스어권 세계의회(APF),  

국제프랑코포니기구(OIF),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유럽연합(EU) 이사회 

및 유럽위원회(EC)가 그것이다. 유럽-

라틴 아메리카 의회도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와 같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단체들의 문서

들도 있다. 그러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하나의 문서에만 협약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부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상임위원

회는 방송단체 보호에 관한 조약의 초안

을 작성하고 있다. 2017년에 발표된 정

의, 보호 대상, 부여될 권리 및 기타 문제

에 대한 개정 통합 문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촉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포함한다.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체약 당

사국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취지로 (a) 계약 당사국은 자

국법 및 규정을 개정할 때 이 조약에 따라 

채택된 모든 조치가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

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과 완

전히 일치하도록 해야한다.’ 이 보고서에

서 눈에 띄는 점은 협약 제21조의 목적에  

따라 국제법을 일관되게 발전시키려는 당

사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이다. 

비문화적 포럼에서의 협약의 관련성: 
조세 및 인공지능(AI)

협약 제21조의 정신과 내용은 당사국에

게 문화 분야 이외의 포럼에서 목적과 원

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다른 분야에

서 진행중인 프로그램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세 및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논의가 그 예이다.

조세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진행 중인 업무는 문화 분야에 큰 영향

을 미친다. 그러나 이 주제가 항상 많은 관

심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18년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는 ‘디지털 전환은 사람들이 

서로간, 사회간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보

다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직업

과 기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 건

강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정책 영역에서 

여러 긴급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기

술한다(OECD,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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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는 시청각 콘텐츠의 온라인 

및 물리적 배포에 대한 프랑스의 세금에 

관한 사례 연구를 제외하고는 문화적 고

려 사항이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

코로나19가 경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

하고, 공공 재정에 대한 압박을 증가하

며,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익

성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대중의 관

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세금 문제를 악화시

켰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OECD, 2020b), 문화 분야에서의 특별

한 영향은 협약 당사국들의 동의가 더욱 

필요하다. 향후 몇 년 동안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다국적 기업에 활동 국가별로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계적 최저세율 원칙은 

궁극적으로 문화·창의분야에서  

더 평등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2021년 6월, 선진경제국(G7)은 디지

털화의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

제 조세 개혁의 핵심요소와 관련한 협정

을 열었다. 여기에는 다국적기업에 활동 

국가별로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계적 최저세율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의 구현은 전 세계에서 운영

되는 문화콘텐츠 플랫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청 타깃층 국가에 수익

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문화·창

의분야의 더 평등한 교류에 기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를 제외한 일부 국제기구에서 인

공지능을 반영하거나 기술 사용을 규제하

기 위해 문화·창의산업이 받는 영향을 충

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유엔 사무총장의 디지털 협력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UN, 2019)는 인공

지능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강조하고 있

으나 관련된 문화 분야의 구체적 도전과

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0년

에 채택된 디지털 협력 로드맵(UNGA, 

2020c)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네스코를 제외한  

일부 국제기구에서  

인공지능을 반영하거나  

기술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문화·창의산업이 받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작업에도 유

사한 사례가 있다. 2019년 인공지능 위

원회의 권고사항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우

리 세계를 변화시키며 이는 문화적 다양

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사회

와 경제 내, 사회와 경제 간, 특히 경제 변

화, 경쟁, 노동 시장의 전환, 불평등, 민

주주의와 인권,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디지털 보안의 영역에 변화를 야기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 원칙에서 ‘인

공지능 행위자는 인공지능 시스템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법치, 인권 및 민주주

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

다. ‘자유, 존엄성과 자율성, 개인정보 보

호와 데이터 보호, 비차별과 평등, 다양

성, 공정성, 사회 정의, 국제적으로 인정

된 노동권’이 포함되지만 권고사항에 문

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사무국이 주최한 인공지능 글

로벌 파트너십을 위해 모인 협약 당사국

은 이 연합을 활용하여 향후 몇 년 동안

의 의제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포함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부처가 파트너

십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하는 참여가 결정

적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다른 조직이 수행

하는 인공지능 작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야 한다. 최근 한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이 

‘경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제작, 생산 

및 유통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WI-

PO, 2020b)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세

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작업에 대

한 후속 조치는 적절할 것이다. 이 보고서

는 또한 지적재산권(IP)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경제 및 문화 시스템의 혁신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

지능이 지적재산권(IP)과 관계한다는 점

을 강조한다(WIPO, 2020b). 

당사국이 이러한 국제 기구 내에서 자신

의 위치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

공지능 윤리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본문에는 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여러 내용이 포함된다. 문

화는 또한 권고사항이 다루는 11개 정책 

행동 영역 중 하나로, ‘회원국은 문화적 

표현에 대한 다양한 공급과 다중 접근을 

촉진하고, 특히 추천 알고리즘이 지역 콘

텐츠의 가시성과 검색 가능성을 향상시키

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98항).

당사국은 또한 예술, 문화·창의산업의 인

공지능 보고서를 포함하여 국제프랑코

포니기구(OIF)의 작업을 고려할 수 있다

(Kulesz and Dutoit, 2020). 또한 유럽 

의회(European Paliament)와 유럽평의

회가 공개한 여러 문서는 인공지능과 문

화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당사국이 협약의 목적과 원

칙을 촉진하는 데에 영감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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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에서 이와 관련된 동향은 다

음과 같다. 유럽의회(European Pa-

liament)가 의뢰한 '온라인 콘텐츠 필

터링 또는 조정을 위한 알고리즘의 영

향'에 관한 2020년 9월 연구, 유럽평

의회가 채택한 알고리즘 시스템이 인권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020년 4월 회

원국 장관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그 사

례이다.

협약 당사국은  
향후 몇 년 동안 의제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포함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특별 포럼은 국제적으

로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캐나다 문화유산

부가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지침을 개

발하기 위해 설립한, 온라인 콘텐츠의 다

양성에 관한 다중 이해관계자 워킹 그룹

의 경우가 그 예이다. 이 중 세 가지 주제

가 디지털 환경에서 협약의 이행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온라인의 다양한 

콘텐츠 생성, 접근 및 검색 가능성; 콘텐

츠 창작자의 공정한 보수와 경제적 생존 

가능성; 온라인 콘텐츠 알고리즘 처리 영

향의 투명성이 그것이다. 이니셔티브에

는 4개의 협약 당사국(호주, 핀란드, 프

랑스, 독일)과 시민단체(국제문화다양성

연맹, 음악 작가, 작곡가 및 출판인 협회

(SACEM), 프랑스문화다양성연합), 민

간 부문(구글, 넷플릭스, 디저(Deezer), 

버블(Vubble))과 유럽시청각기구(EAO)

가 참여한다. 

우대조치: 
협약 당사국을 위한 
미완성 사업

개발도상국의 우대조치에 관한 제16조는 

이 협약에서 가장 구속력 있는 조항 중 하

나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별하고 차

별화된 대우 원칙을 이행하는 지속가능발

전목표 10과, 이보다 구체적인 세부목표 

10.A에 따라 문화·창의산업 분야에서 국

가 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제16조의 적용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선

진국에 의해 제공된다. (2) 개발도상국에 

이익이 된다. (3) 문화 교류를 촉진한다. 

(4)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및 

예술가, 기타 문화 분야 종사자 또는 실무

자와 관련이 있다. (5) 상호주의를 요구

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속은 의무적으로 

결과를 유발하는데, 선진국이 단순히 교

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만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약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6조에 규정된 우대조치는 좁은 

무역의 의미보다 넓다’. 결과적으로 당사

국이 우대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적 프레임워크는 무역, 문화 또는 무

역과 문화적 차원의 조합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무역 협정: 잃어버린 기회

제16조 관련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

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18.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우대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수행된 약속도 그럴 수 있다.

이 글로벌 리포트의 2015년 판에서는 당

사국(주로 개발도상국)에 우대조치를 제

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 협력 의정

서를 강조했다.

2018 글로벌 리포트는 2015년과 2017

년 사이에 새로운 의정서가 서명되지 않았

지만, 자유무역협정 내 문화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방송과 시청각 부문

에 대한 우대조치가 제공됐다고 강조했다.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체결된 양자간 

및 지역 무역협정 중 제16조의 범위에 해

당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직 대

한민국-중앙아메리카 5개국 자유무역협

정에만 시청각 공동 제작 및 서비스에 관

한 부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영화, 애

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분야의 

시청각 공동 제작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 및 경제 교류의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시청각 공

동 제작 계약의 협상을 ‘협약에 있어서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하지만 오로지 자

체 조건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되는 데에 동

의한다’. 이와 같이 협약 당사국은 문화 분

야에서 개발도상국에 우대조치를 제공하

기 위한 무역 협정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이 최혜국 우대에 대한 

조약의 예외로 문화 협력 또는 시청각 공

동 제작 협정의 체결 및 이행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유보권을 포함시킨 3가지 협정

이 있다. 앞서 언급한 역내포괄적경제동

반자협정(RCEP), 페루-호주 자유무역협

정, 칠레-브라질 양자간 무역 협정이 이

에 해당한다. 

유럽연합과 아르메니아 공화국 간의 포

괄적이고 강화된 파트너십 협정도 언급

할 가치가 있다.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에 관한 18장이 조약(제96조)을 분명하

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

은 특히 다음과 같이 (a)문화협력과 문화

교류; (b)예술과 예술가의 이동성과 문화

분야의 역량 강화, […] (f)유네스코와 같

은 국제포럼에서의 협력’(97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협약에 대한 또 다른 언급

은 19장의 ‘시청각 및 미디어 분야 협력’

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조항에서 우대조

치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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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협약 당사국들은  

문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우대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무역 협정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

그러므로 협약 당사국인 개발도상국은 문

화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진

국의 양보를 얻는 무역협정 협상을 충분

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선진국이 협약 당사국일 때, 제

16조에 따라 우대조치를 주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2017년 11월 9일과 10일 

열린 제4차 아시아·태평양 방송연합 문

화장관회의(ACP) 브뤼셀 선언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선언은  '국제 포럼 내에서 공

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하며, 특

히 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보호할 것'이라

는 내용을 협약한 바 있다. 특히 국제 및 

지역 무역 협정과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

사자의 이동성 지원에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더 최근에는 나이로비 응구부 야 파모자 선

언에서 2019년 12월에 열린 정부고위급

이 참석한 제9차 정상회의는 ‘문화 상품 

및 예술가와 같은 실무자에게 국제 시장

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촉구했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무역 협상의 맥락이든 

다른 협력 프레임워크든 개발도상국의 이

익을 위해 제16조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 원칙적으

로 유럽연합-남미공동시장 협정의 무역 

부분 본문처럼 문화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협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16조

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서명자들은 이

러한 잠재력에 대해 행동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해야 하는데, 당사국 간의 문화적 

교류를 자극함으로써 협정의 완성도가 높

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 제작 협정 및 관련 기금:  

우대조치의 작은 발전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 제작에 참여

할 때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만든 협정

이나 기금은 조건에 따라 우대조치를 적

용 받을 수 있다. 제16조의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당사국들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2016년부터 중국, 

요르단, 우크라이나와 공동 제작 조약을 

체결했다. 공동 제작된 작품은 연방 및 지

방 기금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으며, 방

송 목적의 국가 콘텐츠로 인정된다. 이 협

정들은 분명하게 협약을 설명한다. 프랑

스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우

루과이와 체결한 공동 제작 협정도 비슷

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도 

(각각 칠레와 멕시코와) 공동 제작 협정 

체결을 보고하고 있다. 호주는 남아프리

카공화국, 싱가포르와 공동 제작 협정을 

맺어 각 파트너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에 

접근해 영화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 

콜롬비아는 이탈리아, 페루와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했는데, 공동 제작된 모

든 영화가 각 서명국에서 국가 상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협정은 시장 접근을 용

이하게 하고 공동 제작에 참여하는 예술

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에 기여

할 수 있다.

우대조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 제작 

기금 측면에서 관련 사례 중 하나는 프

랑스-튀니지 영화 작품의 공동 제작을 위

한 양자간 기금이다. 덕분에 3년 동안 18

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되었고, 이 중 2개

가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서 상영되었다.

글상자 7.3 •  문화 협력의 
일환으로 우대조치

문화적 측면에서 우대조치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예술가 또는 기타 문화 분야 종사

자에게 특권을 제공하는 문화 협력 협정이

나 국가 문화 정책의 결과일 수 있다. 다

시 말하지만, 이러한 협정이나 정책은 디

지털 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다. 협약 사무

국은 제16조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14개 조치에 대해 대략적 목록을 제

안했다.:

1. 공동 제작 계약 

2. 제작 및 후반 작업 지원

3. 배급, 방송, 상영 지원

4. 번역, 자막 지원

5. 재정 조치

6. 페스티벌 및 기타 문화행사

7. 훈련

8. 교류 및 네트워킹

9. 시민사회 지원

10. 공공 문화 단체의 이동성 기금

11. 영토 진입 촉진

12. 예술가 레지던시

13. 포상 및 기타 형식의 인정

14. 국제 이니셔티브 지원

출처:  UNESCO, Preferential Treatment leafle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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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로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세계영화기금을 들 수 있다. 이 기금은 독

일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작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제작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

고, 그 결과2016년부터 13개 프로젝트

에 자금이 지원되었다.

개발도상국 간 공동 제작 협정이 동등한 

개발 수준의 국가 간에 체결될 때 우대조

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는 협약의 목표 중 하나인 광

범위하고 균형잡힌 문화 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훌륭한 노력이다. 예를 들어 부르키

나파소와 세네갈은 영화 및 시청각 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

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서로 돕기 위

한 의정서를 개발했다. 2020년 의정서는 

공동 제작 및 영화 교류 협정에 의해 보

완된다.

앞서 언급된 몇몇 조치는 고무적이다. 그

러나 우대조치에 관한 제16조는 현재까

지는 일반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문화 우대조치의 14가지 범주(글상

자 7.3)를 고려할 때, 선진국의 기존 이

니셔티브를 제16조의 조건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향후 몇 년 안에 조정

이 이루어져야 조약이 채택될 당시 협약

이 개발도상국에 기대했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망한 이니셔티

브는 독일이 주도하는 ‘공정문화’ 프로젝

트이다. 이는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예

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촉

진하며, 지역 및 지역 시장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예술가와 기타 문화 분야 종사자

에게 공정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필요성

을 강조한다. 그리고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의 균형잡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우대

조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결론 및 권고사항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

기 위해 협약 당사국의 여러 부문과 모든 

수준에서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장

에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많은 당사국이 

이행하는 광범위한 법적 문서와 기타 이

니셔티브에 설명된 것과 같이 몇 가지 일

관성 있는 행동의 예가 포함되어 있다. 무

역협정에 포함된 문화 조항, 지역협력기

구가 수행하는 문화정책조치, 문화·창의 

산업 발전에 관여하는 도시나 지역 행위

자를 한자리에 모으는 포럼 등에 일부 노

력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에 제시된 모범 사례로 인

해 협약의 원칙과 목적이 충분히 적용되

지 않은 영역이 불분명해져서는 안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처럼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이중성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 

일부 무역 협정에서 그러하다. 협약 당사

국인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예술가와 기

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실무자(및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게 우대조치를 부여하

는 약속을 존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창의산

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성장은 협약

과 다른 포럼 간, 특히 지적재산권, 조세 

및 AI등과 새로운 시너지를 필요로 하는

데 아직은 그 속도가 더디다.

이와 관련해 다음 권고사항이 사항이 요

구된다.:

 ¡당사국은 특히 무역협정에서 협상하는 

국제 법률문서에서 협약에 대한 언급을 

늘려야 한다. 

 ¡당사국은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장에 

포함된 비차별 약속의 범위에서 문화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

 ¡당사국은 데이터 무역 시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는 문화 분

야에서 작용하거나 문화 정책을 모니터

링하는 능력을 암묵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해 진행 중인 

자유무역기구 협상에서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당사국이 조세 및 AI와 같은 분야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국제 포럼에 참여하는 

경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해당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홍보해야 한다. 

 ¡선진국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의 우대조

치에 관한 제16조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문화, 제도, 법적 프레

임워크뿐만 아니라 무역 분야에도 적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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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이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을 

가짐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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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창의산업의 환경적 영향

    문화적 참여와 생산의 사회적, 영토적 분배

    문화의 영역별 분류에 따른,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공식적인 개발 원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문화 및 창의성에 대한 공공투자

데 이 터  요 구 사 항

권 고  사 항경 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문화를 전략적 차원에서 통합한다.

리 포 트  카 드2 0 2 2

기후 행동에 있어서, 문화적 표현과 
창의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문화에 대한 공식적인 개발 원조는 
극단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문화·창의산업의 잠재력과 
우선순위는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음

정책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문화·환경 연계를 주류화에 편입

도시 및 문화 개발 어젠다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음 코로나19 복구 계획을 포함한,  

국제협력의 문화 및 창의성에 대한 
자금 지원 증가

<2030년 어젠다>의  
총체적 구현을 위한 분야 간 협력

국가개발계획과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에 있어서 
문화의 기여도는 널리 인정받고 
있음

문화 및 창의성은 협력 프로그램의 
핵심 개입 영역으로 성장함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과 계획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개발도상국의 문화·창의산업과 
시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은 제한적으로 배정됨

평가 역량 및 지식 공유 강화
동료학습(peer-learning)을 
기반으로 한 협력 모델이  
확산되고 있음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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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잠재력
야리 카마라

핵심 발견

›››	 	<2030년 어젠다>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반적인 프레임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를 통합하기 위한 

많은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몇 안 되는 구체적인 행동방침은 

<2030년 어젠다>에 영감을 받았다.

›››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에서, 문화·창의분야는 특히 사회통합의 영역에서 문화적 성과(65%)를 진

전 시키는 능력이 있고 사회 변혁(63%)의 동력임을 인정받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국가개발계

획과 전략은 문화·창의 산업의 경제적 잠재력(54%)을 활용하기도 한다. 

›››	 	문화·창의분야에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사고방식 및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에는 이를 위한 투자가 매우 빈약하다. 문화·창의분야는 지속가능한 문화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 자

체적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이 수립되었고, 다국적 단체(개발은행 포함)는 문

화·창의분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5대 개인 기부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이 

분야에 공공 다국적 자금 지원에 비해 거의 두 배를 기부했다.

›››	 	전반적으로 개발원조의 불과 0.23%만이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에 할당된다. 더구나 코로나19 

관련 불황이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문화 협력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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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국제문화다양성기금은 출범하였으나 
기여금이 감소하고 있음

개발 결과

권고 사항

17% 의  
국제문화다양성 
기금에 대한 기여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나옴

도 전

경 과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식별함:

개발 자금

하지만 그들은 개발에 투자된 
자금의 절반만을 민간 부문에 의해 
개발도상국에 제공

다국적 단체의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기후 변화

기후 변화 보고서와 
전략들은 문화 분야의 
역할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음

2020년에는 협약 당사국 중  
35%만이 기여함

개발 원조
겨우 

                      의  
공식 개발 원조만이 
문화와 레크리에이션에 
사용됨(2018년 기준)

0.23%

코로나19 팬데믹

진행 트렌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창의성 및 혁신 증진

혁신

복구 계획에서  
문화 분야를 간과할 
위험이 있음

개발 원조의 감소가 
예상됨

국제문화다양성기금 기여

기후 행동 및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한 

창의성에 투자

기후 행동

모두를 위한 문화

포괄적이고 공정한  
문화 참여 지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취

총체적인 정책 접근법 및 
파트너십 개발

겨우 13% 의 
자발적으로 생산된 국가 
보고서만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문화의 
횡단적 역할을 인정함

문화가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011
US$ 1,563,216 2020

US$ 738,926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65%

63%

54%

17%

책임감 있는 
소비 및 생산

기후행동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불평등 감소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사회질 높은 교육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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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1년에 독일은 더 극적인 변화가 필요

하다는 판단 하에, 더 큰 지속가능성을 위

한 방안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업데이트했다. 독일 예술과 미디어 분야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

이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분야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혁신의 동인(drivers)’으로 기능한다(Fed-

eral Government of Germany, 2021). 

이 전략은 문화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환경

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삶의 모든 영

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일

뿐만 아니라,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

다>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본 것이다. 

이 전략은 문화가 여러 영역과 매우 강력

하게 횡단적인 통합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

은 사회적 결속을 위한 토대를 강조하고, 

문화·창의분야는 도시를 재생하고 농촌 지

역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며, 문화를 통해 

독일이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과 국제적 대

화를 나누는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독일의 종합적인 정책 비전은 정부가 문화·

창의분야를 통해 어떻게 사회 변화를 추동

하려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는 유엔의 문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유엔 사무 총장 

보고서에도 언급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

한 문화 활용 정책 참여’와 맥락을 같이 하

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

기도 하다(UNGA, 2021).

2005년의 협약과 지속가능한 개발

2015년 유엔총회(UNGA)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는 그간

의 국제사회에서 채택했던 개발 어젠다 중 

가장 야심차고 종합적인 것이다. 그것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균형있

는 개발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

측에 대담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개별적 접근 방식에서 ‘다차원

적이고 상호연결적이며 더 보편적인 어려

움을 탐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UNDP, 2020). 

2030 어젠다는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대응

방식을 제시하면서, 문화가 이러한 지속가

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

안은 시도하지 않았던 프레임워크를 제시

하고 있다.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

진에 관한 협약>의 전문은 문화적 다양성

이 얼마나 전 세계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구성하게 하며, 인간의 선택 범위를 늘림

으로써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확장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정의한 인간의 

개발에 기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협약은 또한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사이

의 연결 고리를 구축하는 데 선구적인 역

할을 했다. 협약은 문화가 개발 과정 전반

에 걸쳐, 사회, 경제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혜택을 발생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협약 제13조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사

국이 모든 개발 정책을 만들 때 문화를 통

합할 것을 권고하고, 제14조는 개발도상

국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 완화

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문화를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는 개발의 과정에서  

사회, 경제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혜택을 발생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개되고 

전 세계에서 사회적 불평등, 갈등 및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정책 실행에 있어서 

문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다시 증가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

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 간

의 연계성을 높이려는 실행수단으로서 모

니터링 프레임워크가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2030 어젠다(표 8.1)>를 달성하고

자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

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얼마나 중

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표현이 ‘개인, 그룹 및 사회의 창

의성에서 비롯되었으며, 문화적 내용을 지

닌 표현’(제4조)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유

념할 필요가 있다. 

핵 심  지 표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및 계획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이 포함된다. 

개발협력 전략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이 포함된다. 

정책과 조치들은 문화자원의 분배와 자원에 대한  
포용적인 접근을 위해 형평성을 원칙으로 한다.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창의 분야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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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화에 의해 가치, 의

미,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이러한 표현력은 사회를 해석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문

화적 표현은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우리

가 살아가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바

꾸는 데에 필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해하

게 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구성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역량은 사회의 중

심 가치들을 인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는 왜 문화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환

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지를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당사국들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서 제

시하는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와 문화적 표현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과 어떻게 통

합되고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집중해서 볼 것이다. 또

한 이 장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문화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알아보면서, 문화 

자원의 분배와 포용적이고 형평성있는 접

근방식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

의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

자를 검토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속의 문화 어젠다?

문화적 표현이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주요 계획 

문서에 문화·창의분야가 역동적으로 개입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서 얼마

나 문화가 개입되어 있는지 평가할 때에는 

문화,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성과를 만

들어내는 데에 문화가 동원된 정도를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s, NDP)과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and Strategies, NSDP)을 검토

한 결과, 2017년 이후로 문화는 대체로 전

반적으로 일관되게 개입되고 있었다.

문화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진전과 도전

2030 어젠다 채택 이후 지속가능성 계

획은 국가개발계획과 점점 맥을 같이 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개발전략 

문서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도 일부 있지

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의 국가 계

획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르고 있다

(DESA, 2019). 지난 10년 동안 국가개

발계획을 포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움

직임이 다시 대두되고 있고, 선진국의 경

우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Chimhow et al., 2019). 이 장에서 수

행된 연구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들이 채

택한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가지속가

능개발계획(NSDP)을 포함해, 개발도상

국에서 127개 문서 중 대다수(72%)를 

채택하였다(선진국에서는 28%).

2030 어젠다 채택 이후  

지속가능성 계획은 국가개발계획과 

점점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88%는 국가지속가능

개발계획(NSDP)에서 문화의 전략적 역

할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63%는 문화·

창의산업의 전략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

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는 전반적으

로 국가의 모든 계획에 당연하게 적용되

고 있으며, 이는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

진다. 한편,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81%), 아프리카(76%)의 개발도상국

은 문화·창의산업을 하나의 전략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심층적 분석 결과 더 미묘

한 상황이 보여지는데, 2020년 44%의 

계획 문서들만이(현재까지의 모든 국가개

발계획(NDP) 및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

(NSDP) 포함) 협약에서 제시하는 문화적 

목표들을 포함시켰다(예: 다양한 문화 상

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에 중점, 혹은 

문화적 표현 지원). 이는 2017년 이후 불

과 4% 증가한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지

속가능한 개발에 문화적 표현을 더 잘 반

영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그림 8.1).

그림 8.1

협약에서 제시하는 문화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의 
비율*
 

* 한자리수로 반올림함.  
출처: BOP Consulting(2021)

전반적으로 정체성, 사회적 결속, 웰빙 및 

개방성 측면에 있어서 문화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공통된 이해가 있

다. 그러나 2030 어젠다와 문화적 표현

의 다양성을 연결하고자 한 국가들은 문

화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대조적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

양성 보호와 증진의 경제적 잠재력에 초

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2030 어젠다를 문

화 정책과 연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든 차원

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활용하기 위

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에서는, 유엔 국가별공통평가(UN 

Common Country Assessments, 

UNCCA),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프

레임워크, 코로나19 국가 영향 평가 및 

복구 계획 또는 자발적 국가보고(Volun-

tary National Reviews, VNR)(UNE-

SCO, 2021b)와 같은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메커니즘에 문화의 비중이 점차 증

가하고 있다.

국가지속가능개발
계획(NSDP)

2020년 현재 
국가개발계획(NDP)

국가지속가능개발
계획(NSDP)

2017년 현재
국가개발계획(NDP)

개발도상국선진국

13%

10%

31%

30%

4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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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허니랜드> 촬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북마케도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인 브레갈니카 강에 대한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가 베컬리지의 외딴 산악 마을에 사는 야생 꿀벌 사육사 하티즈데 무라토바를 만났을 때 완전히 계획이 바뀌

었다. 하티즈데는 벌들은 절대로 벌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꿀의 양보다 더 많이 채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인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연

과 조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반은 나를 위해, 반은 너를 위해'이라는 황금률을 적용한다면 인간과 자연 사이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우리가 하나의 종(species)으로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은 너무나 극적이고 빠르게 변화하여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점점 커졌다. 인류가 전에 한 번도 직면한 적이 

없는 세계적 위기와 비교해, <허니랜드>에서 다룬 환경과 사회문제는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통계 뒤에는 실제 사람과 자연

이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세계적인 위기가 크다고 해도 인간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바꿀 수 없는 이슈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영화가 이슈를 시각화하고 인간

과 자연의 상호 연결성을 보여주며 시청자가 해결책을 찾도록 영감을 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더 나은 세상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타마라 코테브스카, 류보미르 스테파노프
수상작 다큐멘터리 영화 <허니랜드>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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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사회적 
차원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니터

링에 어떻게 통합되었는가에 대한 2016년

과 2020년 사이의 검토에서, 문화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그간의 접근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국의 2030 어젠다의 이행상

황을 모니터링하는 정기보고서(자발적 국

가보고, VNR)는 문화에 대한 각 국의 접

근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

략적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각 국의 보고

서 중 63%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정

에 문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13%의 국가

만이 문화의 횡단적 역할을 인지하고 있

으며 대부분 ‘문화·창의산업은 여전히 미

지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UNESCO, 

2021a).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문화산업

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030 어젠다의 전반적인 프레임워

크는 문화를 적용시키는 많은 방법을 제공

했지만, 구체적인 세부목표에 문화를 적용

한 것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

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문화의 역할

을 고려하는 정도는 미미했으며, 특히 문

화·창의산업의 역할은 더욱 고려의 대상

이 아니었다. 자발적 국가보고 과정에서 

문화·창의 분야를 세부목표와 어떻게 통합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팔라우는 

2030 어젠다에서 세부목표 11.4를 제외

하고는 문화와 지속가능성 간의 연결이 거

의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

한 의견을 반영해, 유럽연합은 자발적 국

가보고(VNR)에 문화를 포함시키는 방법

에 대한 지침을 준비하기 위해 ‘공개적 협

력’을 전문가 그룹에 요청했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0).

자발적 국가보고(VNR) 내에서 문화를 우

선시하는 일부 국가(오스트리아, 슬로베

니아, 스위스)는 4년제 정기보고서에서 문

화적 표현의 다양성 협약이 문화와 지속

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

고 있다. 4년제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특

히 아랍 국가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문화적 성과를 추구하는 트렌드는 국가지

속가능개발계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가 그 뒤를 바

짝 뒤쫓고 있으며, 환경적 성과는 가장 낮

은 점수를 받았다(그림 8.2). 

그림 8.2

기대 성과에 따른 국가지속가능개발
계획에 문화의 포함 정도
 

출처: BOP Consulting(2021)

문화적 성과는 주로 문화 인프라, 문화 참

여와 및 접근, 그리고 혁신 및 예술가 지

원과 관련이 있다. 핀란드에서는 역동적

인 문화 생활이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문화 참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환경

경제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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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가장 기대됨가장 적게 기대됨

2019년 정부 프로그램에는 문화 서비스

의 접근성과 문화가 번성할 수 있는 조

건을 개선하는 목표를 포함했다. 이는 중

앙 정부의 권한 이양, 문화 활동 보조금 

및 문화기관 공제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동티모르는 창의성을 독

려하고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문화 인프라 네트워크

를 개발할 계획이다. 일부 다른 국가(노

르웨이, 스웨덴)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

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적 자유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사회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

체성과 사회적 결속을 북돋우고 불평등

과 싸우며 취약한 그룹과 소수자에게 권

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문화는 이러한 것

들을 국가의 주요 관심사로 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특히 서유럽과 아

프리카에서 강하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2016-2019)에

서 문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문화를 사회의 핵심 영역으로 여기고, 이

를 통해 성평등과 사회적 결속을 향상시

킬 것으로 기대한다. 니제르에 있어 문화

는 사회적 진보를 위한 도구이자 지속가

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의 도구이다.

글상자 8.1 •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보루로서의 문화

사헬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말리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폭력적 극단주의가 전례없이 

증가했다. 문화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국제협력공사(GiZ)와 협력하여 시행한 ‘

문화와 인본주의(Donko ni Maaya)’ 프로젝트는 관용, 용서 및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문화

적 원천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문화 기관들을 지원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도시 예술의 공

급을 향상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말리 공동체와 민족이 존재하는 수도인 바마코에 초점

을 맞췄다. 예술가들은 젊은이들에게 극단주의적 입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이 변화

의 주체가 되도록 격려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집트에서 문화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인 비전 2030에 따라 ‘사회의 긍정적 가

치 증진'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시민권과 결속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문화 및 예

술 행사를 통해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 변방의 커뮤니티가 문화 제공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시작된 ‘순회 극장' 프로젝트는 

사회적 영향을 위해 문화적 표현이 어떻게 동원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다. 문화 서비스가 

부족한 마을과 작은 마을을 순회하는 전문 연극 공연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

계는 2021년 초에 시작되어 20개 주에서 325일간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 Egypt QPR, Mali QPR, ‘Donko ni Maaya’ project page www.giz.de/en/worldwide/76553.html

http://www.giz.de/en/worldwide/765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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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문화 및 포용 정책에 대

한 흥미로운 화합도 있다. 노르웨이 문화

평등부 내의 특정 부서는 평등 및 비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문화다양성 및 기타 문화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시도한다.

문화·창의분야의  
경제적 잠재력과 부족한  

자금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이해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

문화와 교육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감안

할 때 문화가 교육을 목적으로 동원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각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사회적 포용과 교육에 기여하는 

도서관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가 보고되

고 있다(알제리, 코모로, 핀란드, 이라크, 

페루, 베트남). 극단주의가 늘어나는 가운

데 긴장을 완화하고 문화 간 대화와 문화

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에 문화를 포함시키는 것이 주목할 만

한 일이다(글상자 8.1). 일부 국가는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예술, 건강 및 웰빙의 새로운 정책 영역(호

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리투아니아)이 부상하고 있다1. 지역 차원

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확

산을 막기 위해 유네스코와 i4Policy가 시

작한 #DontGoViral 캠페인은, 공개 라이

선스 콘텐츠를 지원하고 지역 언어로의 번

역을 크라우드 소싱하면서 라디오와 TV를 

통해 배포해서 45개 아프리카 국가의 커

뮤니티에 도달했다.

경제적 성과는 검토를 거친 계획의 겨우 

절반을 넘은 경우(54%)에서만 명시되었

기 때문에 3위를 차지했다. 

1.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에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있어 예술의 역할에 대한 증거에 대한 
관찰 리뷰를 발표했다(Fancourt and Finn, 2019).

개발도상국에서 문화를 더욱 추구하는 추

세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아랍 국가에서 특히 문화·창의분야는 경

제 성장과 혁신의 매개체(vector)로 간주

된다. 따라서 문화 부문의 고용 및 소득과 

관련된 목표가 다수의 계획 문서에 언급

된다. 탄자니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로 확인된 문화·창의산업은 처음

으로 국가 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다.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지원 환경이 취약

한 일부 당사국의 경우, 이러한 정책적 관

심으로 인해 창의경제(케냐, 말리)의 성장

을 장려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었다. 다

른 국가들은 최초의 문화·창의산업 전략

을 개발하기도 했다(에콰도르, 조지아, 아

랍에미리트, 짐바브웨). 일부에서는 문화·

창의분야에 대한 지원이 수출 다각화 전략

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명시

적으로 연결되어 있다(아제르바이잔, 콜

롬비아, 아일랜드, 자메이카). 문화 관광을 

촉진하는 것은 개발 계획(알제리, 코모로, 

쿠바, 아일랜드)에 해당 부문에 대한 지원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파라과이의 국가 경쟁력 

계획이나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글상자 

8.2)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경제 개발 정

책에서 문화·창의산업을 통합하는 경향이 

있다. 우루과이는 국립 연구 및 혁신 기관

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 산업 프로

그램을 개발했다.

창의력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창의력

이 인류의 본질적 요소라는 사실을 고통스

럽게 깨닫게 된다. 공동체의 역사에서 개

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문화적 창의성

의 귀중함을 경험할 기회가 생기는 순간은 

아주 드물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가장 중

요한 것 중 하나인 창의성을 포함하는 참

되고 지속가능한 가치가 전면에 부각되는 

주요 사회적, 경제적 격변기에 발생한다.”

시모나 베르고치 박사

슬로베니아 문화부 문화유산국 비서관.

글상자 8.2 •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 개발 무기고

콜롬비아는 경제개발부문에 ‘오렌지 경제'라 불리는 문화·창의분야를 강력하게 적용하고

자 하고 있다. 문화부 내에서 창의성과 오렌지 경제를 전담하는 특정 차관을 두었다. 2019

년 국가 경기부양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해당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가 포함되었다.

통상산업부 및 개발은행 방콜덱스(Bancóldex)와 부처 간 및 부문 간 강력한 협력을 통해 포

괄적인 지원 및 투자 메커니즘이 자리를 잡았다. 국가무역진흥기관인 프로콜롬비아(Proco-

lombia)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 흐름의 촉진을 담당했다. 2018년과 2019년에 창의 기업들

은 수출에서 미화 3억 1,700만 달러를 달성했고, 이 부문에 미화 11억 9,000만 달러의 투

자를 유치했다. 이들은 창의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

생산성 공장' 제도에 통합되었다.

문화·창의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역동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도 있다. 콜롬비아 개발금융공

사(Findeter)는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부문에 대한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방콜덱스(Bancóldex)는 문화·창의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오렌지 채권을 출시했다. 종사자들은 공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새로운 문화 이니셔티브를 위한 종자돈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이 종

자돈 덕분에 1,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출처: Colombia Q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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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 문화의 

경제적인 기여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역량도 충분치 

않다.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경제적인 잠

재력이나 이 분야의 부족한 자금력에 대한 

이해에 있어 정책입안자들 간의 격차가 있

다. 더욱이 지속가능한 개발2의 경제적 차

원에 대한 보고에 문화 부문을 포함하는 

자발적 국가보고(VNR)는 거의 없으며, 경

제 전체를 고려할 때 문화 부문이 소외되

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문화

의 사회변혁적 역할 또는 문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은 자발적 국가보고(VNR)에서 많

은 면을 할애하고 있다. 

문화·창의분야는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사회를 결집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모든 경제 

부문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환경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적 성과는 국가개발계획(NDP)과 국

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에 있어 문화

정책의 성과 중 가장 저조한 지분을 드러

내며 다른 세 가지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한다

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결점으로 작용한다. 

문화·창의분야는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

는 사회를 결집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모

든 경제 부문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환경적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중요한데, 환경 지속

가능성 및 기후 행동과 이러한 부문의 상

호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2. 2020년에 제출된 45개의 전체 자발적 국가보고(VNR) 
중 25개(55%)가 이 장에서 검토되었다. 이 예시들 중 4
분의 1만이 경제적 성과를 논의할 때 문화·창의분야를 
언급했으며(베냉,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인도, 키르기
스스탄, 모로코), 대부분은 지속가능발전목표 8에 따른 
문화 관광 개발과 관련된 간략한 언급이었다.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서 국제 사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문화는 지역 사회, 민족, 국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동력이다. 이는 

특히 뒤쳐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사회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플랫폼이다.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다양성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능력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살고 싶은 사회를 상상하고 구성하는 능력도 더해준다. 나에게는 이를 직접 느낄 수 있

는 기회가 많았다. 타지키스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청년들이 세운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이

다. 이들은 문화를 매개로 그들의 모국에 통합되고자 했다. 동시에 창의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및 디지

털 전환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일하고, 소비하고, 생산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문화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이 공통적

으로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조력자로 인식하는 이유다. 유럽연합

은 2016년부터 문화·창의산업, 문화 간 대화 및 파트너 국가들의 문화유산에 1억 유로 이상을 

투자했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은 유럽 프로젝트의 핵심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보다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문화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 교류와 함께 문화는 새로운 유럽연합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의 주요 목표인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열쇠이다. 에라스무스 플러

스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은 창작자와 예술가를 포함한 젊은이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지속가

능한 개발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공동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

나 문화의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효과적인 다자주의 정신

으로 회원국, 유네스코 및 기타 국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그것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주타 우르필라이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 파트너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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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행동을 위한 창의성에 대한 투자

유엔 사무총장의 2020년 보고서( ECOSOC)

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는 기후 

변화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금세기 말까지 

세계 온도는 3°C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이는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훨

씬 초과한다(UNEP, 2020). 

기후 위기의 결과를 제한하고 이에 적응하

기 위해 생산 및 소비 패턴의 급진적인 변화

가 시급해 지면서,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정

의를 결합한 주요 투자 프로그램인 ‘그린 뉴

딜(Green New Deal)’에 대한 아이디어가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지

역, 국가 및 전지구적 수준에서 추진력을 얻

고 있다. 건강, 청정 에너지, 대중교통 및 농

업과 같은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

적인 새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

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Parlia-

ment)는 ‘최초의 기후 중립적 대륙’이 되는 

것을 목표로, 2020년에 유럽위원회(EC)는 ‘

유럽 그린 딜’을 채택했다. 같은 해에 유럽위

원회는 유럽의 삶의 방식을 재해석하고 그린 

딜의 구현을 위한 솔루션을 공동 설계하기 

위해 문화·창의 생태계를 동원하는 운동인 

‘새로운 유럽 바우하우스(New European 

Bauhaus)’를 발표했다. 

이 이니셔티브가 고무적인 메시지를 내포

한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에 대한 투쟁과 

새로운 지속가능 모델로의 전환에 있어서 

문화·창의분야의 변혁적인 힘은 아직 충

분히 활용되지 않았다. 반대로 문화적 표

현의 다양성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은 

현재 과소 평가되고 있다. 이는 당시 UN 

문화권 특별보고관 카리마 베눈이 강조한 

바와 같다. 2020년 보고서에서 베눈은 기

후 변화에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들이 기

후 변화의 영향은 가장 많이 받게 되고, 또 

그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자기 문

화를 보호할 자원은 더 적게 가졌다고 말

한다. 베눈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

의 영향은 ‘끔찍한 기후 문화적 격리정책

과 재앙적인 “편집” 과정을 초래할 수 있

다. 즉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희생자인 사람

들의 역사와 문화적 흔적이 대부분 소멸하

게 될 것이고, 반면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

의 흔적은 보호되고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Bennoune, 2020a). 

기후 변화에 대한 투쟁과  
새로운 지속가능모델로의  

전환에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문화·창의분야의 힘이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도

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대응

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 학계와 정책계 모

두에서 기후 행동과 관련하여, 아직 미개척 

분야인 문화의 변혁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 변화의 원인은 삶의 

가치 및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문

화적 표현은 가치와 관련해 지구가 나아가

야 할 길을 제시해준다. 또한 기후 변화, 생

물다양성 손실 및 토지 황폐화로 인한 스트

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 인지적 적응’ 

접근 방식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

한 전제를 바탕으로 특히 유럽, 북미,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정부와 시민

단체는 문화적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 및 환경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이끌어낸다. 그러나 기후 변화 

보고서 및 전략에서는 해당 분야의 역할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 유네스코-국제기념물유적협

의회(ICOMOS)-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공동 후원하는 문화, 유산 

및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전문가 회의가 

2021년에 개최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7차 평가 보고서와, 발행

이 임박한 도시와 기후 변화에 관한 특별 보

고서에 힘을 실었다. 주요 목표는 기후 완

화 및 적응에 있어 문화의 역할에 대한 지

식 평가를 통해 기후 과학에서 문화의 부가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

해 문화·창의분야를 동원하려는 포괄적인 

정책 대응을 고안하고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연방문화미디어위원회(Feder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Media)는 

환경 요구조건을 정해 보조금과 자원 효율

적인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하고, 

독일에서의 지속가능한 영화 및 TV 제작을 

위한 과학 기반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또한 국가가 후원하는 모든 문화행사와 

자체위원회는 생태 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몇몇 다른 국가들도 유의미한 조치를 취했

지만 현재는 임시방편인 것으로 보인다. 오

스트리아는 2019년부터 기후 변화의 시대

에 도시의 사회적, 공간적 이슈에 대한 변

혁적 과정을 주도하기 위한 예술과학적 연

구에 관한 협력 연구소인 쿨투르탕크스텔

레(Kulturtankstelle, ‘문화 주유소’) 이니

셔티브에 매년 미화 17만 3천 달러를 투

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시민단체는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에 맞서 문화·창의

분야를 동원하는 데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

다. 어소시에이션 말리 컬처(Association 

Mali Culture)는 인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

를 교육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원과 보

호 지역에서 인터랙티브 공연을 제작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역의 지식과 관점을 넓히기 위해 문화 

유산 관련 대화에 예술을 동원하고 있다. 

“오늘의 ‘혁신 물결’ 전략은 배출량을 줄

이고 에너지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익을 가

져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유럽 그린 딜

은 그 이상이고, 시스템적인 변화이다. 이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참여, 폭넓

은 지원, 많은 혁신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새로운 유럽 바우하

우스(New European Bauhaus)를 출범

시키는 이유이다. 새로운 유럽 바우하우스 

운동은 과학과 기술의 세계와 예술과 문화

의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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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예를 들어 동아프리카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 변화 및 재난 위험 감소의 도전

을 해결한 무형문화유산 실천 사례를 연구

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7개국에서 시범 프

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유네스코의 ‘지역 및 

토착지식시스템(Local and indigenous 

knowedge system)’ 프로그램에 따라, 

상기의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

한 지역적 접근 방식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와 유사하게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에서는 필요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에 기

여하는 이니셔티브가 있었다. 쿠바의 누

네스 히메네스 자연 및 인류 재단(Núñez 

Jiménez Foundation of Nature and 

Humanity)은 문화 활동을 할 때 토착지

식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을 연계하기 위해 

문화부의 다양한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

다. 2021년 멕시코에서 영국문화원은 ‘기

후 위기 해킹: 미래는 원주민’3이라는 제목

의 문화 해커톤을 조직했다. 이 해커톤의 

목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문화토착적 해석

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콜롬비아 문화부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과의 

균형을 강조하는 ‘굿 리빙(Buen Vivir)’이

라는 토착 공동체가 고유한 개발 패러다임

에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자발적 국가보고(VNR)를 분석해

보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으로서 문

화·창의산업이 가진 잠재력이 활용되지 않

는 경우도 많다. 개발도상국은 종종 환경적 

도전에 대한 대안적 솔루션으로서 문화유

산을 활용하는 데에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문화·창의산업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을 기

3. www.britishcouncil.org.mx/hackear-la-crisis-climatica

글상자 8.3 •  문화·창의분야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영국예술위원회와 줄리의 자전거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역시 공공 부

문의 판도를 바꾼 바 있다. 이들은 2012년 환경 보고와 

계획을 자금 지원의 필수 사항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문

화기관이 되었다. 영국예술위원회는 비정부기구인 줄리

의 자전거(Julie's Bicycle)와 협력하여 환경 정책 및 실

행 계획을 마련하고 환경 영향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냈다. 줄리의 자전거는 문화기관

들이 저탄소 관행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량 강

화 활동을 펼쳤다.

2018-2022 자금 지원 대상에는 828개의 문화 단체가 

포함되었다. 그들은 ‘크리에이티브 그린 툴스(Creative 

Green Tools)'라는 탄소 계산기를 사용하여 에너지 소

비, 폐기물 발생, 여행 킬로미터 등을 보고했다. 2019년

에 문화 부문이 탄소 발자국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부분

은 에너지 소비(81%)와 폐기물 발생(11%)이었다. 탄소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조치에는 에너지 효

율적인 조명 설치, 일회용 플라스틱 제거 및 이동 감소가 

포함된다. 배출 감소에 대한 모든 기여가 중요하지만, 기

관들의 10%만이 필요한 감소 수준에 발맞춘 정책 또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Arts Council England, 2020.

기후 행동을 위한 전지구적 창의 연합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평균 미화 7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으로 제작된 영화 

한 편은 이산화탄소환산량(CO2e) 2,840톤을 생성하며 이는 2,709에이커

의 삼림이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이다'(albert et al., 2020). 기후 위기에 집

단적으로 대처하고자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은 자발적인 메커니즘을 중심으

로 뭉쳤다. 2019년에 시작된 지속가능한 행동을 위한 창의산업 협약(Cre-

ative Industries Pact for Sustainable Action)은 2030 어젠다와 파리 협

정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아 국가 및 지역 기후 전략과 일치하는 목표를 설

정했다. 서명기관은 녹색 생산 및 소비 프로세스와 영화 및 TV 산업과의 협

력을 위해 채택된 조치에 대해 자체 보고하도록 권고를 받는다. 그들은 또한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광범위한 문

화적 변화를 달성할 것이다. 영화사, 공공기관, 협회, 회원 기반 조직 및 영화

학교가 서명에 참여했다. 2021년 5월까지 이 협약에는 북미, 유럽 및 아프리

카에서 90 여개의 기관이 서명했다. 그밖에 프랑스의 에코프로드(Ecoprod), 

독일의 그린필름패스(Grüner Filmpass), 영국의 앨버트(albert) 등이 주목

할 만한 국가 영화 제도다. 오늘날 대부분의 제도는 점진적으로 자발적 변화

를 보여준다. 2020년 재설계된 독일의 그린필름패스에는 이제 몇 가지 필수 

조치가 포함된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영화 제작(광고, TV, 장편 영

화 등)에 대한 벤치마킹 데이터의 부족과 국제 제작 전반에 걸친 공통 표준의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더욱이 많은 업계 참여자들은 

의무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환경 지속가능성에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Bigger Picture Research, 2020). 

출처: https://creativeindustriespact.com, www.ecoprod.com, 

www.ffhsh.de/en/film_commission/Green-Filming-Badge.php, www.wearealbert.org.

울이지 않고 있다. 군소도서개발국 팔라우

는 2019 자발적 국가보고(VNR)에서 팔라

우 문화와 전통이 환경 파괴에 맞서 싸우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주장했다. 팔라우

는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지구의 내일을 생

각한다’는 문화 생태학적 윤리를 바탕으로 

입국객들이 팔라우에서 자연에 해를 끼치

지 않겠다는 여권 서약을 하도록 했다. 그

러나 팔라우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

호를 위한 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2005

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약>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팔라우

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경우를 보면 기후 

행동을 위해 예술과 창의성이 문화유산 및 

지식과 결합할 수 있는 숨겨진 잠재력이 있

다. 팔라우 여권 서약은 한 광고 회사가 개

발했다(Medel, 2020). 영화, 음악 및 문학

과 같은 분야도 기후 변화 조치를 위한 강

력하고 증폭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http://www.britishcouncil.org.mx/hackear-la-crisis-climatica
https://creativeindustriespact.com
http://www.ecoprod.com
http://www.ffhsh.de/en/film_commission/Green-Filming-Badge.php
http://www.wearealbe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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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트렌드는 문화·창의분야도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영국과 같은 국가가 최전선에 있

다(글상자 8.3). 선진국의 여러 자금 지

원 기관에는 현재 환경 요구 사항이 포

함되어 있으며 이는 종종 수혜기관에 대

한 교육 및 자문 지원을 수반한다. 자금 

지원 기관의 요구 사항은 보다 지속가능

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을 반영하려는 문

화기관의 의사결정자에게 있어 중요한 고

려 요인이 될 수 있다(Julie's Bicycle, 

2018). 그러나 종종 저개발 국가의 경

우와 같은 소규모 기관은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Creative 

Carbon Scotland, 2017). 무료 툴킷 

개발과 같은 이니셔티브가 유용한 역할

을 하지만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노력

과 함께 변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 강

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창의분야의 

이해관계자들도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고 

배출량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 어떤 경우

에는 인증 제도가 시행되어 영화, 페스티

벌, 공연예술 및 녹음된 음악과 같은 부문

이 탄소 배출량을 낮추고 탄소배출 제로

(net-zero) 약속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 

영역의 도전은 조직과 기업이 단순히 ‘발

상이나 준비가 잘못된 유행, 임시, 명목

상의 단기 이니셔티브’를 구현하지 않도

록 하는 것이다(Julie’s Bicycle, 2018).

데이터는 문화적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의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소비의 실제 영

향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콘텐츠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데이터 센터나 네트워

크의 에너지 소비,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

기들의 탄소 발자국을 추정하고자 하지만 

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

하다. 추정치는 90배 이상4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4. 스트리밍의 영향을 정량화하는 2020년의 가장 영향
력 있는 논의 중 두 가지는 Kamiya(2020)와 The 
Shift Project(2020)에서 찾을 수 있다. 

데이터는 문화적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에너지 수요와 관

련해 스트리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

적하고 계산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

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해 스트

리밍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Kamiya, 2020). 따라서 스트리밍의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강력한 방

법을 개발하고 배포해야 한다.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권

고 사항 또한 더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예

를 들어 TV 스트리밍은 전화 스트리밍보

다 1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Kamiya, 2020). 디지털

화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환경

에 무해한 것은 아니며 디지털 절제에 대

한 규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030 어젠다 실행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의 부문 간 상호작용 강화

국가개발계획(NDP)과 국가지속가능개발

계획(NSDP)에 문화적 목표를 포함하는 

것과 그 효과적인 실행은 부분적으로 국

가 조정 메커니즘에 문화부처 또는 기관을 

포함하는 데 달려 있다. 전반적으로 2030 

어젠다의 총체적 비전은 과거보다 훨씬 대

규모의 범정부적 접근을 촉발했으며 상

당한 수의 부처 간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DESA, 2020). 당사국은 국가지속가능

개발계획(NSDP)의 63%만이 문화·창의

산업의 전략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식하

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76%는 이러한 산

업을 담당하는 주체 및 기관들이 국가지속

가능개발계획(NSDP)의 설계 및 구현에 

관여한다. 이는 문화·창의분야의 요구는 

물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그 잠재력

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분야가 발전하는데 정부기관뿐만 아니

라 다른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할 때

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트리아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부문 간 영향을 촉구하

기 위해 문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

로 하는 일련의 행사를 열었다. 협약을 통

해 부처 간 대화가 증가했고 그 결과 정부

와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대화의 메커니즘

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부문 간 조정을 개

선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조정 메커니즘은 여전

히 제한적이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정부

에 자문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에스토니

아 2021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

속가능한 개발 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

는 에스토니아 문화회의소를 비롯한 다양

한 전문 분야의 비정부 이해관계자들로만 

구성되며 매년 4~5회 회의를 갖는다. 리

투아니아 문화부는 7개 부처와 통계부의 

협력으로 국가개발계획의 문화 우선순위

를 구현하기 위해 기관 간 실행 계획을 조

정한다. 

또 다른 추세는 문화 정책이 지속가능발

전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다. 스웨덴에서는 정부예술기관이 지속가

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겠다

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마찬가지로 퀘벡에

서는 부서 및 기관의 82%가 문화 생활에 

대한 접근 및 참여를 향상시키는 목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퀘벡의 지속가

능한 개발 전략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체

적으로 유네스코가 수행한 검토에 따르면 

문화 정책이 지속가능발전목표, 특히 환경 

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상

당한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2019b). 따

라서 국가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간 플랫폼 설정을 지원하고 문화 및 공공 

정책 추적기와 같은 모니터링 도구를 개

발하는 것은 기구의 전략적 행동 영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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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나의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유네스코를 포함한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적 권리가 번영한다. 국가적 수준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에는 

국가 주권이 위협을 받거나, ‘국가적' 또는 다수의 문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문화적 권리보다 다른 이익(종종 개발)을 우선시해야 할 필

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문화적 권리를 구현하는 것이 개인과 지역사회의 웰빙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결속과 평화에 이르게 된다. 국제적 표준은 국가가 여성, 토착민, 소수자, 취약

한 개인을 포함한 특정 인구 집단 권리의 특별한 보호를 승인하고 우선순위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약의 해

석과 이행이 이 분야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인권 기준의 정보를 항상 참고해야 한다. 유네스코와 유엔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내 임무의 주

요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문화적 권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모든 토론과 활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일찍이 1987년에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한' 개발이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타당하

다. 국가는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환경, 생계 및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 문화적 권리

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동맹이자 자원이다. 국가와 국제사회가 다양한 개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지

혜와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경험은 개발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전달 및 평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미

래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가 존중되어야 하며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그

들의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개인 및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화적 다양성은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

고 인류에게 혜택을 준다.

협약을 이행하다보면 문화는 더이상 하향식(top-down) 개념이 아니다. 문화적 권리를 널리 알리는 데 내 권한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럴 수 있

음에 감사하다. 이 시의적절한 보고서를 통해 향후 몇 년 동안 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알렉산드라 잔타키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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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평가

문화가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가지속

가능개발계획(NSDP)에 통합되면 일반적

으로 문화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그들의 권한을 보다 세부적인 대상과 구

체적인 목표로 나누게 된다. 따라서 문화

와 관련한 정책 포트폴리오의 모니터링 정

도에 따라 문화와 관련한 성과를 얼마만큼 

평가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게 된다. 문화

적 결과는 다차원적 특성으로 인해 측정

하기 어렵다.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목

표에 대한 문화의 다양한 기여를 모니터

링하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문화 2030 지표를 개발했다(UNESCO, 

2019a). 문화개발지표모음(Culture for 

Developmet Indicators Suite)와 같은 

이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이 프

레임워크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결합

한다.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벌어지는 문

화적 과정과 성과를 더욱 폭넓게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

원에서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다(제1장 참

조). 그러나 지속가능개발계획에서 문화 

관련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여

전히 드물다. 협약 당사국이 기술한 지속

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문화를 통합하

기 위한 469개 조치 중 13%만이 평가되

었다. 이러한 추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

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는 인도네시아의 문

화개발 지수(Indonesia’s Cultural De-

velopment Index)이다. 이는 지속가능

한 개발과 관련된 문화의 성과를 측정하

고 지방의 수준을 포함하여 정보에 입각한 

정책 수립을 위해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역

할을 한다. 대한민국은 문화 계획과 정책

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측정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법적 규정을 개발했다. 

표준 세계 국내총생산(GDP) 또는 개발 지

표를 보완하기 위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복

합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요즘 대두되는 추

세다. 실제로 2020 인간개발보고서는 사

회가 측정하는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

로부터 그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측정

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UNDP, 

2020). 이와 관련하여 채택된 새로운 프레

임워크는 문화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예

를 들어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Aotearoa 

New Zealand) 지표는 문화적 참여, 지식

의 세대 간 이전 및 소속감에 대한 지표를 

통합하여 국가의 웰빙을 측정한다(Culture 

2030 Goal Campaign, 2019).

삶의 질을 측정하는  
복합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요즘 대두되는 추세다

문화 자원에 대한 분배 및 
접근의 형평성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협약은 국제,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에 

문화를 통합하겠다고 약속한다. 2030 어

젠다는 이러한 약속을 반영하여 지역 당

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강조한다. 유엔은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도시 및 지

방 정부로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대한 32건의 자발적 지역보고(VLR)를 검

토했다. 지역 수준 또는 기타 지방 수준(특

히 연방 구조의 경우)은 문화 자원의 가용

성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공평한 분

배는 문화적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한 

핵심이다. 정부의 참여는 사회적 결속, 경

제적 활력 및 환경적 생존가능성과 관련된 

결과의 구체적인 달성을 위해 특히 중요하

다. 국가적 상황과 지방분권화의 실제 상

황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자원과 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역정책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사용가능한 자금과 가장 도

움이 필요한 지방정부, 영토 및 지역사회

에 제공되는 자금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

치가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현지

화하는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Glob-

al Taskforce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2020).

도시와 문화 발전의 상호 연결

전 세계의 도시가 점점 다문화되면서 도시

를 하나로 묶는 결속 수단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 분권형 거버

넌스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도시는 지속가

능발전목표 11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제공하는 데 특히 적

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포용적

이고 안전하며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

시가 될 수 있다. 문화정책을 개발하거나 

전략에 문화를 통합한 지방정부의 수는 제

공되지 않지만, 해당 부문의 정책 네트워

킹 및 학습 활동 수준이 높다는 것은 관심 

증가의 지표이다. 2015년부터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는 베니스에 문화 및 지역 

개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의 머코슈데이즈(Mercociudades), 유럽

의 유로시티즈(EuroCities), 세계지방정부

연합(UCLG), 유네스코의 시티즈 플랫폼

(Cities Platform), 크리에이티브 시티즈 

네트워크(Creative Cities Network)와 같

은 지방정부 네트워크는 창의성을 활용한 

매우 활발한 도시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 2020년에는 도시 지도자들과 정책 전

문가들이 가상공간으로 소집되어 로마 헌

장을 발족했다. 이 헌장을 통해 전 세계의 

가맹 도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를 만들기 위해 도시의 문화 자원을 발견, 

생성, 공유, 향유 및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Roma Capitale and UCLG Commit-

tee on Culture, 2020). 세계은행과 유네

스코 역시 ‘도시, 문화 및 창의성(2021)’에

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문화를 활용하

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전에 국가 차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차

원을 다루는 다양한 지역적 조치가 있지

만 환경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소수

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지역 계획의 문

화적, 차원은 종종 도시의 정체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핵심인 문화적 창의적 

활력과 관련이 있다. 이는 2008년부터 유

네스코 창의 도시인 멜버른의 복구 노력에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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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멜버른은 도시의 창의적인 문화를 보여주

고 덜 알려진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지역의 이야기와 시청각과 디자인을 

이용해 멜버른 전역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주민들의 정신 건

강과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것 외에도, 지

역 편의 시설과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방문

하도록 장려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도시

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2030 어젠

다 이행에 대한 자발적 지역보고(VLR)에

서 중국의 더칭(Deqing) 지역은 빈곤 퇴

치(지속가능발전목표 1) 진행 경과를 평

가하기 위한 ‘100%의 주민이 문화시설

에 4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추적하

는 지표를 포함했다(Culture 2030 Goal 

Campaign, 2019). 문화의 경제성은 지

역 브랜딩과 경쟁력을 목표로 하는 지역 

전략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특히 

유산의 진흥을 통한, 때로는 문화산업 허

브 개발을 통한 문화·관광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라치오 지역은 고

용, 수입 및 관광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지

역의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수단과 3년 계획을 개발했다(Cavallini et 

al., 2018). 

문화산업 기반 재생 프로젝트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가 어떻게 상호 연결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이다. 응답 국

가의 73%가 지역, 도시 또는 농촌 수준

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반면, 이러한 트렌드는 특히 서유

럽 및 북미(88%),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해(82%)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프로

젝트는 커뮤니티 참여를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다. 슬로베니아의 마리보르(Maribor)에서 

대학생과 주민들은 역사적 중심지에서 가

까운 옛 감옥을 상업 및 문화시설로 개조

하는 초기 단계에 참여했다. 여러 이해당

사자가 참석한 협의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실행계획을 알리는 데에 성과를 보

였다. 멕시코 문화부는 멕시코시티 당국

과 협력하여 도시, 생태 및 문화 계획을 결

합한 차풀테펙 산림 문화 프로젝트(Cha-

pultepec Forest Cultural Project)의 개

발을 시작했다. 유명한 멕시코 예술가 가

브리엘 오로즈코(Gabriel Orozco)가 디

자인한 생물문화공원은 도시 내에서 문화 

및 환경 계획을 결합하는 도전에 나서야 

하는 흥미로운 경험일 수 있다.

문화 참여율에 대한 농촌-도시  

격차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역량 개발에 중앙정부가 참여

하는 것은 지역 개발에 문화를 통합하는 

데 중요한 동인(driver)으로 작용한다. 콜

롬비아는 오렌지 경제법 하에서는 개발 계

획에 문화와 창의성을 포함하는 방법에 대

한 지자체장들과 지방정부들에 조언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아르헨티나의 국가 창의 

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지역 창의 생태

계를 강화하기 위해 54개 도시의 지역 공

무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영토 형평성의 개선,  
문화접근성의 향상

문화 자원과 인프라의 공평한 분배는 영토 

개발의 핵심이며 창의성이 번성하기 위한 전

제 조건이다. 문화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이

러한 자산은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가 

작품을 창작, 생산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하

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관객이 문

화 생활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전반에 걸친 문화 접근의 형평성은 국

가 및 지역 통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에 가

장 비교해볼만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유럽

연합 문화창의 도시 모니터(EU Cultural 

Creative Cities Monitor)에는 가장 가까

운 문화 장소에서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

민의 비율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2015년 

유럽통계청(Eurostat) 수치에 따르면 유럽 

도시의 문화 참여율은 69%이고 농촌 지역

은 57%이다. 일부 국가(오스트리아, 벨기

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

로베니아)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문화 참

여율 격차가 5% 미만으로 문화 자산의 균

형잡힌 분배를 보여준다(Montalto et al., 

2019). 다른 지역의 트렌드는 상세한 데이

터가 부족하여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유네

스코 문화 2030 지표는 향후 데이터 수집

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문화 참여율에 대한 농촌-도시 격차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높은 것으

로 보이며, 이는 농촌 지역의 문화 인프라

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모두 주요 도시 지

역 외부의 문화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

남은 새로운 농촌 개발에 관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National Target Programme 

on New Rural Development)을 통해  

특히 농촌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지역 ‘생

활문화(Cultura Viva)’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국가(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페루, 

우루과이)에서 커뮤니티에서의 문화적 삶

을 강화한 실적을 가진 시민단체를 지정

하고 지원하여 ‘문화 핫스팟(Puntos de 

Cultura)’을 만들었다. 이러한 핫스팟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이벤트

와 자원의 허브가 된다. 또한 지역 문화 인

프라를 강화하거나(알제리, 세네갈, 동티

모르) ‘문화나눔’ 제도로 외딴 지역에도 예

술 공연을 보장하거나(한국), 독서를 자극

하기 위해 배치된 모바일 도서관 및 서점

(중국, 이집트, 이라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하이델베르그(Hei-

delberg) 창의도시(독일)는 ‘러스트포리

브(Lust4Live)’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도심 전체에 소규모 야외 축제를 개최하

고, 도시의 교외를 통과하는 트럭 위에 설

치된 모바일 무대를 운행함으로써 모든 사

람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 소외라는 과제

를 부각시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영

토에 걸쳐 도서관의 더 나은 연결성을 보

장하기 위한 조치가 보고되는 것은 고무적

이다(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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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진국에서 먼 지방이나 인구가 줄

어드는 지역에서 창의성을 장려하기 위해 

전용 기금, 보조금 또는 혁신적인 제도를 

수립했다(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호주

는 고립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예술

기금을 운영하고, 오스트리아의 포어아를

베르크(Vorarlberg) 주는 해당 지역 출신

의 예술가들이 돌아와 지역에서 문화활동

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복

귀 보조금(Comeback grant)’을 제정했

다. 아일랜드는 주요 도시 지역 외부에서 

영화 촬영을 장려하는 흥미로운 제도를 가

지고 있다. 이 계획은 우선순위 지역의 시

청각 활동에 기여하는 제작물에 추가 세금 

공제를 적용한다.

획일적이지 않고 보다 다양한 문화적 표현

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 분야 종사자의 기

술을 강화하고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세계

적인 추세다. 페루의 문화적 거버넌스 프

로그램은 소규모 북부 지역 사회에서 지역

자치단체의 문화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사

회적 및 영토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인재 풀을 유지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이

촌현상에 대응한다. 리투아니아는 지속가

능한 개발 프레임워크 모델을 참고로 지역 

커뮤니티에 문화정책 및 자금 지원 권한을 

부여하고, 코스타리카는 커뮤니티 문화 관

리자에게 특정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포용성은 다양성을 의미한다

훌륭한 문화재를 가진 지역이라 하더라도 특

별한 조치가 없으면 취약계층(청소년, 고령

자, 소수인종, 이민자, 장애인, 원주민)이 문

화재에 접근하거나 기여를 하지 못할 수 있

다(글상자 8.4). 조사 대상 국가 중 81%가 

불우하거나 취약한 그룹의 문화접근성을 촉

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이

러한 트렌드가 드문 편이며, 이것은 일반적

으로 개발도상국(76%)보다 선진국(90%)

에서 더 일반적이다. 유럽 및 북미와 같은 

지역은 사회적 포용과 결속을 촉진하기 위

한 문화의 활성화를 우선시했다. 당연히 그

러한 지역의 국가들은 취약계층과 소수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수많은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장애인을 포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널리 추진되었다. 시각장

애인이 인쇄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2013 마라케쉬 조약(2013 Mar-

rakesh Treaty) 등이 그 예다. 이 분야의 

조치는 조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 공

공 문화 공간의 물리적 접근성에 관한 법

률, 장애를 가진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관객

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다. 불가리아 문화부는 특별한 도움이 필

요한 아동을 위한 통합 예술교육을 보장하

고 장애단체를 위한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

함으로써 국가장애전략을 실행한다. 모잠

비크에서는 문화부가 장애 여성에게 예술

과 공예 교육을 제공한다.

인구에 이민자 또는 이민자 출신을 포함하

는 것은 많은 국가(오스트리아, 사이프러

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스위스)에서 계

속되는 추세다. 비정부 주도의 사례는 스

위스에서 찾을 수 있다. 라이브 음악협회

인 펫찌(PETZI)는 다른 음악협회와 협력

하여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 및 이벤트 

구조를 보다 다양하고 덜 차별적이게 만들

기 위해 음악 산업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

한 다양성 로드맵을 만들었다. 

글상자 8.4 •  토착민의 목소리에 플랫폼을 제공하기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호주, 캐나다, 핀란드는 원주민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접근

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다. 호주는 가치 사슬을 따라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 

및 현대 문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투자한다. 호주 국립영화방송학교(AFTRS, 

Australian Film, Television and Radio School)의 원주민 이니셔티브는 원주민 미디어 

실무자를 교육하거나 기술을 향상시키고 장학금과 보조금을 제공하며 주요 크리에이티브 위

치의 업계 진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니셔티브에는 재능 있는 토착 스크린 스토리

텔러를 지원하기 위한 작문 워크숍이나 영화 제작에 오지에 있는 원주민 여성을 소개하는 ‘이

야기 그리기(Drawing out Story)’와 같은 파일럿 이니셔티브가 포함된다. 업계 수준에서 호

주의 국영 방송사는 원주민의 영상 표현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

협 섬 주민들이 제작한 콘텐츠로 원주민 전문 방송 NITV(National Indigenous Television)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토착 제작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토착 

콘텐츠에 직접 재투자된다.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국립 영화 위원회(National Film Board, 

NFB)는 캐나다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요구한 국가 진실과 화해 위

원회(TRC) 권고에 따라 원주민 행동 계획을 마련했다. 

제작 생태계에서 토착 영화 제작자를 위한 시스템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국립영화위원회

(NFB)의 실행 계획은 토착 자문 그룹과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제도적 변화, 산업 리더십, 

제작 및 배급 분야에서의 33개의 약속을 포함한다. 국립영화위원회의 제작 예산 중 15%는 

토착 예술가들의 프로젝트에 할당되었다. 2020년까지 NFB의 온라인 토착 영화 컬렉션에는 

모든 캐나다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300개 이상의 영화가 포함되었다. 또한 계획에 따라 토착 

영화 ‘와이드 어웨이크(Aabiziingwashi, Wide Awake)'를 전국적으로 1,300회 이상 상영

했다. 이 계획에 따라 국립 영화 위원회(NFB)는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원주민의 관점

을 학교에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경험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UN 토착 언어 10년(2022-2032)’에 대한 지침으로 2020년에 채택된 

전략적 로드맵인 로스 피노스 선언(Los Pinos Declaration)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다. ‘우리

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Nothing for us without us)’라는 슬로건 아래 특히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와 원주민 언어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Australian QPR, Canada Q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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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조사 대상 국가 중 81%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한 그룹의 문화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무자들이 문화·창의분야에서 포용성과 

다양성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유럽 국가의 

주목할 만한 지역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이

다. 반대로 일부 국가(아르메니아, 에콰도

르, 아일랜드)도 집단이주 인구를 대상으

로 한 조치를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 포용을 위한 조치는 선진국에서 일

반적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은 흥미

로운 조치를 시행했다. 바베이도스는 청소

년 성과 달성 공연 및 시각예술 프로그램

(Youth Achieving Results Performing 

and Visual Arts Programme)를 통해 경

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해당 

분야의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

하며, 디지털 미디어 영화 프로젝트로 학

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청각 및 미디

어 산업 관련 업무를 훈련한다. 또 다른 카

리브해 국가인 자메이카는 국가 문화·창

의산업 부서 내에 청소년자문위원회를 만

들어 해당 분야의 젊은이들이 문화부와 직

접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상황에 처

한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조치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 

이라크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협력

하여 어린이 연극과 영화 제작을 위한 조

치를 취하고 있다. 시민단체(CSOs)는 청

소년 관련 조치의 설계 및 구현에서 중심

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뮤직 크로스

로드 말라위(Music Crossroads Mala-

wi)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 캠프를 운영하

는 한편, 마다가스카르 출판 협회(AEdiM)

는 불우한 자폐 아동의 독서를 장려한다.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필름 액터 어소시에

이션(Zanzibar Film Actor Association)

은 농촌 영화 실무자의 역량을 구축하고 

농촌 문화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

여 도시의 목소리와 비전에서 영화 제작을 

탈중심화시킨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의 
문화와 창의성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를 

요구하는 2030 어젠다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17에 따라 협약은 개발도상국의 다

양한 문화적 표현과 강화된 문화·창의분

야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요구한

다. 이 의무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문화를 양자간, 지역 및 국제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 및 프로그램에 통합함으

로써 가능하다.

협력 전략에서  
문화와 창의성의 포지셔닝

조사 대상 국가의 거의 절반(49%)이 창

의성과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역할을 인

식하는 공여국 또는 수혜국으로서 국제개

발협력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

국(33%)보다 더 많은 개발도상국(56%)

이 문화를 개발 협력에 통합했다고 보고

하므로 이 분야에서 여전히 상당한 진전의 

여지가 있다. 

문화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나 메커니즘

을 포함한 개발협력을 가진 공여국은 대

부분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다. 

스위스 개발협력(Swiss Development 

Cooperation)은 예산의 약 1%를 파트

너 국가와 함께 문화 프로젝트에 투입한

다. 2019년에는 시민단체에 할당된 금액

이 미화 620만 달러였다. 스웨덴은 문화

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

한 개발협력의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 그

래서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을 통해 

유네스코와 함께 16개 파트너 국가의 문

화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디어 다양

성, 예술적 자유, 문화·창의분야의 성평등

을 포함한 전지구적 지식 생산 및 공유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개

발도상국, 특히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과 

점차 지분을 높여가는 아프리카에 대해 문

화·창의분야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다.

문화는 여러 방법으로 국제협력 전략에 통

합될 수 있다. 하지만 협약 제14조에서 요

구하는 역동적인 문화 부문을 촉진하기는 

커녕 모든 방법이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

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가들은 종종 외

교 및 안보 정책, 자국 문화 상품의 무역 

진흥 및 국경 밖의 문화 부문을 발전시키

기 위한 협력과 관련된 목표를 결합한다. 

네덜란드의 2021-2024년 국제문화 정

책(외교부, 대외무역개발협력부, 교육문

화과학부 포함)의 사례는 국제 문화협력

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 다른 목표 중 

정책 분야는 개발 초점 지역에서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 산업의 힘

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et al., 2020).

전통적으로 문화 연구소를 통해 문화 협

력 자금을 조달한 국가들 사이에서 개발 

기관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 

문화는 이제 연방경제협력개발부(Fed-

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

ation and Development) 책임 하에 개

발협력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독일

의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과 해당 

개발 기관인 독일국제개발협력기관(GiZ)

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한다(Franco and 

Njogu, 2020). 2018년부터 프랑스 개

발청(AFD)은 협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문화·창의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AFD, 

2020). 

비전통적 공여국의 문화개발협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협

약을 참고해 2016-2019년 중기 개발 지

원 및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에 문화

다양성 보호를 포함했고, 이탈리아의 개발 

기관은 2017년부터 문화·창의분야를 지

원하는 활동을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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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 사태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려면 전지구적 연대, 협력, 조정 및 대화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멕시코의 수도로서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도시와 함께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집단적 회복력의 새로운 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러

한 접근은 복지국가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건강과 같은 기본적 인권에 중요성을 다시 부여하는 정책과 행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러한 권리를 단순한 사업 기회로 간주한다면 과학 활동, 연구의 발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존재하게 되며, 이렇게 권리

가 축소된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들의 혁신적 정신보다 상업적인 잠재력이 더 가치를 두게 된다.

우리 사회가 완전히 재건되기 위한 개요를 수립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는 국가가 인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책에서 이를 보장하며 문화적 

권리를 전략적 행동의 핵심에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건강 및 환경 위기 속에서 문화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환경적 웰빙과 관

련하여 우리 도시의 재창조에 필수불가결할 만큼 광대한 희망을 하나로 묶는 힘으로 작용했다.

우리는 문화가 무엇보다도 정체성에 필수적이며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문화는 행사될 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련의 권리이며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불확실성과 고통의 시기에 의미, 정체성 및 공동체를 창출하

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했으며, 예술, 표현의 자유, 공유된 관행과 지식을 통해 사람들이 고립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불안을 상상과 창의

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도시를 통해 꿈꾸고 혁신할 때가 왔다. 문화적 권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창의성과 기술 발전이 도시 회복을 위

한 번영의 원동력이 되는 다양한 참여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다. 다양성, 실험 및 상상력에 뿌리를 둔 새로운 종류의 공존이 있는 문화 생태계

를 촉진하여 개인, 지역사회 및 지구를 위한 의미의 개발과 지속적인 지식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임무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박사
멕시코시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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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유럽 이외 지역에서는 중국이 중국-아프

리카 협력 포럼에서 개발된 2016-2018 

실행 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문화 부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몇몇 소지역 기구도 개발협력 전략에 문

화를 통합했다. 문화개발 협력의 전략과 

자금 조달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활발한 

이해당사자는 유럽연합(EU)이며, 이는 

또한 지금까지 협약을 비준한 유일한 지

역 기구이기도 하다(글상자 8.5).

문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동향

2018년 이후로 많은 새로운 전략 문서 또

는 선언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공적개발

원조(ODA) 증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목

표 세부목표 10b 및 17.2를 진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마

련되었다5.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문

화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양자간 공적

개발원조는 전체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의 

0.15%에 불과했다. 2018년 이 범주는 전

체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의 0.23%를 차지

했으며 2억 8,100만 달러에 달했다(그림 

8.3).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수

준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전에 사용 

가능했던 자금의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코로나19 관련 경기 

침체로 인해 새로운 감소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글상자 8.6).

2018년에는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에 할

당된 다국적 공적개발원조에 1,860만 달

러를 추가로 배정했으며, 이 중 83%는 유

럽연합(EU) 개발 협력 수단에서 나왔다.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50개 공여국 
목록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데이터를 보고했다(참조: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
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
dards/dacdatasubmitters.htm). standards/dac-
datasubmitters.htm). 공적개발원조 데이터는 더 넓
은 범주인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에서 문화·창의분
야에 대한 개발협력을 다루므로 유산, 스포츠 및 레크
리에이션 부문과 함께 이러한 부문에 대한 기금을 집
계한다. 공여국 예술가의 일회성 투어 및 기타 문화외
교 관련 활동은 공적개발원조에서 제외된다(OECD, 
날짜 없음).

글상자 8.5 •  유럽연합(EU) - 개발 및 협력에 있어 문화를 주류화하기

유럽연합(EU)은 외부 협력 활동 및 회원국 내 문화 통합에 관한 여러 정책을 개발했다. 

2016년 유럽연합 국제문화 관계에 대한 공동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유럽연합 외부 정책에서 

문화를 주류화하는 이정표였다. 이 문서는 지속가능한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엔진으로

서의 문화 지원을 포함하여 세 가지 작업 분야를 식별했다. 보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워킹그룹이 구성되

었다(유럽위원회(EC), 2020). 미래 선언문을 위한 문화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400명의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콜로키움에 이어 

2019년에 시작되었다(유럽위원회(EC), 2020b).

현재 유럽연합(EC)의 개발협력은 유럽개발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유럽위원회(EC) 국제 파트너십 사무총장(DG INTPA, 구. DEVCO)은 유럽위원회(EC) 

전반에 걸쳐 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를 중앙집중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개발협력 

문화기금에 대한 포괄적인 수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크레아티피(Creatifi)와 같은 

새로운 문화 혁신 이니셔티브는 2016년부터 아프리카와 카리브해의 문화산업을 위한 투자 

기금에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크레아티피는 2,300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6개국에서 문화 2030 지표의 출시를 지원하고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가 시설을 설립했다. 43명의 주요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이 시설

의 풀은 12개 개발도상국의 문화·창의산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규제 환경을 만들고 개발도

상국 간 협력을 육성하기 위해 주문형 기술 지원(정책 조언, 기술 교육 및 지식 공유)을 제공

한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정교화를 위한 다중 이해당사자 대화 및 협

의를 지원하고 1명의 국제 전문가와 1명의 자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환식 전문 지식 제공 

및 교육 워크숍을 통해 파트너 국가에 권한을 부여한다. 동료 학습은 전용 플랫폼, 경험 공유 

및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짐바브웨의 음악 전략을 

담당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나이지리아 음악 산업 관계자들과 교류를 했고, 파나마 정책 입

안자들은 칠레 정책 입안자들에게 자신들의 창의경제 정책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자문했다.

출처: https://ec.europa.eu/culture/policies/international-cultural-relations, 
https://en.unesco.org/creativity/activities/supporting-new-regulatory-frameworks-strengthen.

그림 8.3

2004년~2018년에 지출된 총 공적개발원조의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비율
 

출처: OECD/BOP Consult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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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은 2018년에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에 100

만 달러 이상을 할당한 유일한 다국적 기관

이다. 소극적인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

국적 및 지역적 조직과 개발은행은 문화 분

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주개

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문화·창의분야 개발 지원에 중

점을 둔 ‘오렌지 경제’ 작업 흐름을 따르

고 있으며 카리브해개발은행(Caribbean 

Development Bank)은 2017년에 문화·

창의산업 혁신 기금을 설립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은 아프리카 패션 부문의 발전을 지원하

는 ‘패셔노믹스(Fashionomics)’ 이니셔티

브를 통해 크리에이티브 부문에 진출했다. 

2020년에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미화 5

억 달러 규모의 문화·창의산업 지원 기금을 

발표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

는 시장인 최초의 ‘크리에이티브 아프리카 

익스체인지(Creative Africa Exchange)’

를 구축했다(Afreximbank, 2020). 세계

은행(World Bank)은 일부 임시 지원 이니

셔티브를 구현했으며 문화·창의분야에 대

한 지식 생산을 늘리고 있다(World Bank, 

2020b).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적개발원

조(ODA)의 상위 10위 수혜국 목록은 자

금이 항상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로 향

하는 것은 아님을 드러낸다. 최빈국인 콩

고민주공화국만이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

고(그림 8.4), 2004년 이후 최빈국은 문

화 및 레크리에이션 공적개발원조의 평균 

17%만을 받았다(그림 8.5). 한 가지 예

외(덴마크를 대체한 영국)를 제외하고 상

위 10개 공여국 목록은 2015년과 동일

한 공여국을 보여주지만 규모의 순서가 약

간 바뀌었다(그림 8.6).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데이터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

지만 일부 수혜국은 상당한 공여국이 되

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문화·창의분야의 프로젝트 

자금의 대부분은 재단 및 국제 비정부기

구(NGO)와 같은 민간 기금에서 나온다.

그림 8.4

2018년 10대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공적개발원조 수혜국
 

출처: OECD/BOP Consulting (2021)

그림 8.5

최빈국에 대한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공적개발원조, 2004-2018
 

Source: OECD/BOP Consulting (2021)

그림 8.6

2018년 10대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공적개발원조 공여국
 

출처: OECD/BOP Consult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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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5대 민간 공여기관(포드 재단, 돈 재단, 프

린스 클로스 펀드, 웰컴 트러스트, 오픈 소

사이어티 순)는 2018년에 개발도상국에 

미화 총 3,100만 달러를 제공했다. 이 금

액은 더 넓은 범주의 ‘문화 및 레크리에이

션’을 위한 다국적 기금의 거의 두 배이다. 

이 다섯 공여기관들의 기금은 주로 아프리

카에 돌아갔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포드 재단은 지

금까지 가장 큰 공여기관이며 전체 상위 5

개 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개발도상국이 주도하는 사모펀드도 등장했

다. 2018년에 설립된 아프리카 문화 기금

(African Culture Fund)은 부분적으로는 유

명한 아프리카 예술가가 기증한 예술 작품

의 판매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활동하는 기

업의 기부를 통해 문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 기금은 또한 국제 비

정부기구(NGO) 및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2020년 말에 이 펀드는 미화 170

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고 206명의 예술가 

또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African Culture Fund, 2020, 2021). 이

는 아프리카에서 자금 조달 모델의 다양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발전이다. 

협약 제18조에 의거하여 형성된 자금조달 

수단인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은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 모두를 위한 통로이다. 문

화·창의분야의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

해 개발도상국의 공공 부문과 비정부기구

(NGO)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국제문화다양성기금에 대한 기부는 공식 

공적개발원조 수치로 계산된다. 구조적 정

책 프로세스는 다른 자금 출처에서 소외

되기도 하는데 국제문화다양성기금이 자

금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 특정 도구에 

대한 추세를 분석할 가치가 있다. 국제문

화다양성기금은 2010년에 운영되었으며 

2011년에 15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

게 되었을 때 자금 조달이 정점에 이르렀

다. 자금 조달은 그 후 상당히 감소했지만, 

2015년 저점에 도달한 이후 다시 증가했

다(그림 8.7). 실제로 2021년 중반까지 

이 기금은 2018-2019년 기간 동안 지불

된 기여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

았으며, 따라서 2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시기적 전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

인 전망을 제공했다. 국제문화다양성기금

에 대한 가장 큰 기여 중 일부는 선진국에

서 이루어졌지만 일부 개발도상국이 상위 

10대 공여국(브라질, 중국, 멕시코)에 포

함되기도 했다(그림 8.8). 기금이 만들어

진 이후로 개발도상국은 기부금의 17%를 

제공했다. 2018년 유네스코는 문화·창의

산업을 지원하는 최초의 대규모 민간 부문 

파트너십인 유네스코 사브리나 호 ‘다음

은 당신: 창의적 여성 역량 증진’(You Are 

Next: Empowering Creative Wom-

en)’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멕시코, 팔레

스타인, 세네갈 그리고 타지키스탄에서 4

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문화와 창의성을 위한 향상된 역량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는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요구한다(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

목표 17.9). 협약이 이행을 위한 틀을 제

공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위한 문화협력 

프로그램에서 고무적인 트렌드를 관찰할 

수 있다. 당사국의 72%는 개발도상국의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그림 8.7

2007-2020년 국제문화다양성기금에의 기여(미화 백만 달러)
 

Source: UNESCO (2021).

그림 8.8

2007-2020년 국제문화다양성기금에 가장 기여가 큰 국가
 

Source: UNESCO/BOP Consult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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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핀란드 외교부는 개발도상국

의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일하는 시민단

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홍콩(중

국특별행정구)과 인도네시아 간의 아티스

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의미있는 이니셔

티브이다. 

문화정책 수립에 관한 대부분의 역량 강

화 협력 프로그램은 지역 및 다국적 기관

과 전문 기관, 특히 국제프랑코포니기구

(OIF)와 유네스코에서 자금을 지원하지

만, 당사국의 57%가 이 분야의 프로그

램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

은 기억할만한 가치가 있다. 개발도상국

의 문화·창의산업 및 시장 개발(52%)에 

대한 지원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이는 

성숙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다는 아프리카의 문화개발 협력 검토에

서 관찰된 내용을 반영한다(Franco and 

Njogu, 2020). 프랑스 개발청(AFD)이 

자금을 지원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크

리에이티브 아프리카(Afrique Créative, 

Creative Africa)는 혁신적인 예이다. 그

것은 9개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확장할 준

비가 된 문화·창의기업에 멘토링 및 지분 

자금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제작된 

아프리카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투자 안

내 책자는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부문에 대

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Kamara and 

Creative Africa consortium, 2021). 

일련의 협력모델 내에서 개발도상국 간 

협력과 개발도상국-선진국 간 협력이 진

행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적합한 관련 지식과 적용 가능한 지식을 

교환하는 데 특히 특화되어 있다. 그러한 

협력은 또한 더 큰 지역 소유권과 지역 

문제에 대한 더 많은 협력적 접근을 촉

진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이 분야에서 특히 활동적이며 종

종 구체적인 자금이 수반된다. 2014년부

터 지역 문화산업 시장을 조직해 온 남

미공동시장(MERCOSUR), 남미문화산

업시장(MICSUR)이 그 예이다. 또한 자

금 지원과 지식 교환을 제공하는 이베르

쿨투라 비바(Ibercultura Viva), 이베레

세나(Iberescena), 이베르미디어(Iber-

media)와 같은 이베로-아메리칸 문화 

협력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 지역의 동

료간 학습은 또한 이베로아메리카국가기

구(OEI)에 의해 촉진되며, 이 조직은 문

화정책에서 모범적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정했다. 그리고 지적 재산

권에 대한 워크숍을 마련한 카리브해 개

발 은행도 이를 도왔다. 

일련의 협력모델 내에서 
개발도상국 간 협력과 

개발도상국-선진국 간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개발협력에서 문화에 대한 명백한 새로운 

관심으로 인한 평가 이슈(특히 기존 평가

의 지식 관리)는 향후 개입 계획을 위한 전

략적 문제가 된다. 더 많은 모니터링과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함정을 피하고 

모범 사례를 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평가 기반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는 중앙 집중적 위

치에는 접근이 매우 어려워 활용도가 낮

은 상태로 남아 있다. 만일 다른 분야의 프

로젝트에 UN 평가그룹(UN Evaluation 

Group)6이 관리하는 것과 같은 문화개발 

평가 보고서를 위한 정보 처리 기관이 있

다면 환영을 받을 것이다. 문화개발 프로

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재단을 포함

하여 공공 당국과 기타 모든 문화 주체가 

문화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6. http://www.uneval.org/evaluation/reports 참고 .

글상자 8.6 •  코로나19가  
국제적 문화협력에 어떻게 부담이 되고 있는가

코로나19 팬데믹은 지속적이고 점층적인 국제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 정책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봉쇄는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문화·창의분야와 그 주체들에게 해결 과제를 던졌다.

2020년 3월부터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분야의 주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는데, 여기엔 구호 기금을 시작하거나(독일, 영

국) 대상 역량 강화에 추가 협력 자금을 투자한(스웨덴) 여러 기부자들이 포함된다.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몇몇 지역 조직에서도 구호 기금을 조성했다. 카리브해

개발은행은 음악, 축제 및 카니발 조직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총액 미화 10만 달

러의 긴급 구호 보조금 패키지를 만들었다.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

ment Bank),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및 기타 국제 파트너는 코로나19가 문화·창

의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두었다.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에서 시민단체는 국제 코로나19 구호 자금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랍예술문화기금(AFAC)은 예술가 지원 보조금과 아랍 예술 문화 기금-넷

플릭스 지원 기금을 배치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예술가와 종사자에게 150만 달러를 

제공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 아프리카리아(Africalia)는 코로나19 초기 몇 달 동안 

7개국의 아프리카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미화 8만 6천 달러 규모의 ‘크리에이티비

티 이즈 라이프(Creativity is Life, 독창성은 삶이다)’를 만들었다.

협약에서 인정한 전지구적 불균형은 당사국의 국제적 연대 의무의 기초를 이룬다. 이는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협력 전략 및 

복구 계획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다. 문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자금이 코

로나19 이후 복구에 있어 낮은 우선순위로 강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향후 4년 동안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http://www.uneval.org/evaluation/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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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표 8.1

협약 이행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발전시키는 고무적인 방법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목표 협약 목표들 당사국의 사례

목표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

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

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

를 실질적으로 늘림.

Goal 1
SUPPORT
SUSTAINABLE
SYSTEMS OF
GOVERNANCE
FOR CULTURE 

케냐의 개정된 국가 교과 과정 정책에서 전문 훈련

을 더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중등 학교 예술 및 스포츠 트랙을 구축함.

목표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도록 보장함. 무엇보다 [...]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

을 포함함.

Goal 3 
INTEGRATE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S

사이프러스의 교육부는 지속가능성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 및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의 중

요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몇 가지 조치를 취

함. 그 중 하나는 학생들이 기후 변화에 관한 애니

메이션 영화를 만들기 위해 예술가들과 과학자들

과 협력하도록 하는 것임.

목표 5.5: […]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리더십에 대

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함.

Goal 4
PROMOT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오스트리아 영화연구소는 영화에서 여성 감독의 

수를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함. TV 제작에 

대한 지침도 개정해서 여성이 핵심 크리에이티브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함. 2018년에는 여성 감독

의 비율이 39%로, TV의 핵심 크리에이티브 직책

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28%로 증가함.

목표 5.c: 성평등과 여성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견

고한 정책과 시행가능한 법

안을 채택하고 강화함.

Goal 4
PROMOT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여성 쿼터 및 여성 아티스트의 음악 공연 접근에 

관한 아르헨티나 법률에 따르면 최소 3명의 아티

스트 또는 그룹이 출연하는 모든 라이브 음악공

연에는 최소 30%는 여성 아티스트가 포함되어야 

함.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디지털 환경에도 

동일한 요구 사항이 적용됨.

목표 8.3: 생산적 활동, 양

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

신, 창의력 및 혁신을 [….]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공식

화 및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함.

Goal 3 
INTEGRATE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S

스마트 전문화를 위한 불가리아의 혁신 전략

(2014-2020)은 문화·창의산업을 지속가능한 개

발을 위한 4가지 영역 중 하나로 선정함. 이는 기

업가 정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영화, TV, 음

악 및 출판 분야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

표로 함.

목표 8.a: 개발도상국에 대

한 무역 지원, 특히 최빈 개

도국에 대한 […] 무역 지원

을 확대함.

Goal 2
ACHIEVE A BALANCED 
FLOW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ND INCREASE THE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칠레 재무부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함께 서비스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 문화부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문화·창의분야 수출을 늘리기 위해 사업역량과 기

관 간 생태계를 강화함.

목표 1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목표 3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목표 4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

목표 4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

목표 3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목표 2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질 높은 
교육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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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목표 협약 목표들 당사국의 사례

목표 10.2: 2030년까지 모

든 […] 사회적·경제적·정치

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함.

Goal 3 
INTEGRATE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S

알제리의 오랑 지역극장은 병원과 소외된 지역

사회에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책을 수집

하기 위해 ‘표를 위한 책(a book for a ticket)’

이라는 주제로 극장 공연을 선보임. 2017년에

는 한 소아과 병원을 위해 3,000권의 책이 수집

되기도 함.

목표 10.7: 체계적이고 안전

하며 정규적이고 책임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함.

Goal 2
ACHIEVE A BALANCED 
FLOW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ND INCREASE THE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

램은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

의 개발도상국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만

들어짐.

목표 10a: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특별 우대조치에 대한 

원칙을 이행함 […].

Goal 2
ACHIEVE A BALANCED 
FLOW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ND INCREASE THE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한 캐나다 연합(Coa-

lition for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간의 새로운 무역 협정 기

간 동안 문화 면제(Cultural exemption)가 유지

되도록 보장함. 

목표 10.2: 외국인 직접투

자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

와 기타 재원의 흐름을 장려

함 […].

Goal 2
ACHIEVE A BALANCED 
FLOW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ND INCREASE THE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우루과이의 시청각 프로그램은 외국 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현금 리베이트와 공동 제작을 생산 수출 

서비스로 간주해주는 인증서 발급을 통해 국제 공

동 제작을 독려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함.

목표 11.3: 2030년까지 포

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함. 

Goal 3 
INTEGRATE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S

아시아문화허브시티(Hub City of Asian Cul-

ture)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의 문화도시개발사

업으로 문화존 조성 및 새로운 인프라 조성, 문화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문화생산, 활동, 교류를 활

성화하는 사업임.

목표 12.5: 2030년까지 예

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

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임.

Goal 3 
INTEGRATE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S

에미레이트 문학재단이 주최하는 문학 축제는 기

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의 청정 개발 메커

니즘을 통해 모든 탄소 배출량을 상쇄함. 또한 친

환경 제품 및 자재 구매를 위한 녹색구매 전략을 

운영하고 있음.

목표 12.6: 기업, 특히 대기

업 및 다국적기업이 지속가

능한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도록 장려함.

Goal 3 
INTEGRATE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S

프랑스 콜렉티브 에코프로드(EcoProd)는 영화 및 

시청각 제작을 위한 최초의 탄소 발자국 계산기

인 ‘Carbon'Clap'을 개발함. 또한 무료로 도구와 

연구데이터를 제공하고 학생과 전문가를 교육하

고 환경을 위한 실천과 공공 기관의 기금 지원을 

지지함.

목표 3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목표 3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목표 3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목표 3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목표 2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목표 2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목표 2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질 높은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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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목표 협약 목표들 당사국의 사례

목표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함..

Goal 3 
INTEGRATE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S

팔레스타인의 ‘사키야(Sakiya)' 학제 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 학자, 농부를 모아 현대미술, 

생태, 자급자족이라는 지역 농업 전통 간의 상호작

용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함.

목표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함.

Goal 1
SUPPORT
SUSTAINABLE
SYSTEMS OF
GOVERNANCE
FOR CULTURE  

코스타리카는 매년 문화청소년부 직원들에게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문화 관리 교육을 제공함.

목표 16.7: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될 수 있도

록 보장함.

Goal 1
SUPPORT
SUSTAINABLE
SYSTEMS OF
GOVERNANCE
FOR CULTURE 

부르키나파소는 공공, 민간 및 시민사회 이해관계

자를 포함한 부문별 및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문화

정책에 대한 참여 검토 프로세스를 수립했음. 이 

과정에서는 지역 행위자(Local actors)를 훈련시

키고 문화정책 계획 및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

를 개발했음.

목표 16.10: [...] 정보에 대

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함.

Goal 4
PROMOT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스웨덴은 지식 생산, 예술가 및 언론인에 대한 지

원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 및 예술적 자유를 보호

하기 위한 몇 가지 목표 조치를 가지고 있음. 스웨

덴예술지원금위원회는 예술적 자유 침해에 대한 

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음.

목표 1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목표 1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목표 3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목표 4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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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7.2: 선진국은 공적개

발원조에 대한 약속을 반드

시 이행해야 함.

Goal 3 
INTEGRATE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S

스위스는 개발협력 예산의 1%를 문화 프로젝트에 

할당하기로 약속함.

목표 17.9: [...] 개발도상국

의 효과적이고 목표지향적

인 역량강화를 이행하며 이

를 위해 국제사회 지원을 강

화함.

Goal 3 
INTEGRATE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S

2019년에는 유네스코와 스웨덴의 지원을 받아 아

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세 차례의 지

역 트레이너 교육이 개최되었음. 교육에서는 문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재구성하는 100개 이상의 

정부 및 시민사회 행위자의 인적 및 제도적 역량

을 강화하고 동종간(P2P) 협력 메커니즘을 고취

시키며 개발도상국간(South-South) 협력을 확

대했음.

목표 17.11: […] 개발도상

국의 수출을 대폭 늘림.

Goal 2
ACHIEVE A BALANCED 
FLOW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ND INCREASE THE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콜롬비아 국가무역진흥원은 2018년과 2019년에 

3억1700만 달러의 수출 달성을 위해 문화·창의

기업을 지원함.

목표 17.14: 지속가능한 개

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

화함.

Goal 3 
INTEGRATE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S

리투아니아의 문화를 위한 기관 간 행동 계획

(2014-2023)은 인프라 갱신,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지원, 문화 생활에 대한 접근성 및 참여 향상

과 같은 문화 분야에서 국가개발계획의 조항을 이

행함. 다른 7개의 부처와 통계부가 이 문화부 행동

계획 이행에 참여함.

목표 17.17: [...]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함.

Goal 1
SUPPORT
SUSTAINABLE
SYSTEMS OF
GOVERNANCE
FOR CULTURE 

호주의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은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장려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문화·창

의분야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공공 기관임.

목표 1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목표 3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목표 3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목표 3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목표 2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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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권고 사항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문서

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관한 구체

적인 목표의 통합은 2017년 이후 안정적

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30 어젠다의 

전반적인 틀에서 보면, 그동안 부분적으로 

추진된 지속가능한 개발에서의 역할에 대

한 개념화가 질적으로 확장된 측면이 있

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자원이 풍부한 국

가들은 종종 지속가능개발계획에 문화를 

통합하고자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필요한 예산 배분과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

르는 것은 아니다. 문화에 대한 목표를 독

립적인 전략 및 실행 계획으로 바꾸는 것

은 중요하며, 이는 문화·창의분야를 담당

하는 기관과 기관이 국가 조정 메커니즘에

서 기능해야 한다.

문화·창의분야, 사회적 포용과 결속 사

이의 상호 연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유럽,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국가들은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문화·창의분야의 경제

력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

지만, 그 잠재력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 인식은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다. 가장 크고 시급한 도전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

한 정책 조치에 통합하는 것이다. 선진국

들이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문화 

생산 및 소비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때

로는 공공 규정에 의해 추진된다) 문화·

창의분야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더 빠르고 

광범위한 기후 행동에 필요한 사고 방식

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문화적 표현이 

더욱 강력하게 동원되어야 한다.

국제 개발과 관련하여 소수의 민간 공여기

관이 개발도상국의 여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개

발은행과 다국적 기구의 개발협력에 대한 

문화와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미래 

투자에 좋은 징조이지만, 더 넓은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은 공적개발원조의 주

변부로 남아 있다. 코로나19 위기의 결과

로 향후 개발도상국의 문화와 창의성을 지

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금

의 수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혼합 자

금 조달 메커니즘의 출현은 보다 상업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상업적으로 

덜 실행 가능한 문화·창의적 제품 및 활동

은 무시할 수도 있다. 이는 여러 국가와 다

국적 기구가 지원을 구성하기 위해 채택하

는 다양한 정의와 개념으로 인해 더욱 복

잡해졌다. ‘창의 산업’ 또는 ‘오렌지 경제’

와 같은 용어는 때때로 매우 광범위한 해

석이 가능하다7. 

그러나 협약에 의해 다루어진 전지구적 불

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지속적이고 긴

급한 조치가 가장 필요한 위기의 시기에 

있다. 문화·창의적 하위 부문에 사용할 수 

있는 협력 자금의 비율과 향후 몇 년 동

안 추구되는 주요 결과(문화, 환경, 사회 

및 경제)를 추적하는 것은 잠재적 불균형

을 식별하는 데 중요하다. 이것이 국가 자

금으로 수정되는지 여부를 이해하고 다양

한 문화적 표현의 촉진을 보장한다. 마지

막으로,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지표와 평가 

도구를 설계하는 데 진전이 있었지만, 개

발도상국에서는 데이터와 정책 평가가 여

전히 주요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국

제적 협력을 통해 미래 투자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협약 당사국은 최근 몇 년 동

안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상당한 기

여를 했다. 주요 사례로는 양질의 일자리

와 경제 성장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8, 불평등 감소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0,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1, 평화, 정의 및 강

7. 예를 들어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
opment Bank)의 오렌지 경제(Orange Economy)
에 대한 한 보고서는 전통 예술 및 문화 부문과 함
께 생체모방의 혁신을 다뤘다(Finlev et al., 2017).

력한 제도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6이 

있다. 교육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4와 

성평등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5의 이

행도 문화·창의분야에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과 협력에 대

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에 대한 보다 강

력한 약속이 필요하며, 책임있는 소비 및 

생산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2 및 기

후 변화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3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창의성이 더 많

이 동원되어야 한다.

협약의 문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

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권고 사항을 고려

할 수 있다.

 ¡당사국은 2030 어젠다의 효과적인 이행

을 위한 통합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 자

발적 국가보고(VNR) 및 기타 관련 유엔 

메커니즘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

호 및 증진을 더욱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당사국은 지식 기반 투자 및 혁신을 촉

진하기 위해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서 문

화·창의산업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문화부 및 기타 문화 주체는 국가지속

가능개발계획(NSDP)과 자발적 국가보

고(VNR)의 준비에 체계적으로 통합되

어야 한다. 이를 통해 2030 어젠다에 

언급된 거대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

요한 큰 틀에서의 정책 설계를 더 잘 수

행할 수 있다. 

 ¡당사국은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 

및 관련 문서의 참여 설계, 구현, 모니터

링 및 평가에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문화·

창의분야를 담당하는 모든 계층의 정부

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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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국은 또한 문화·창의분야가 그러한 

계획 문서에서 전략적 부문으로 인식되

는 경우 적절한 예산이 할당되도록 보

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문화에 대한 접근 및 문화 생

활에 취약한 그룹의 포함을 모니터링하

기 위해 문화 생산 및 참여에서 영토 형

평성을 측정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당사국은 역량과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문화와 교육 부문 간의 상호 연결을 강

화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적, 성 불평등

을 극복한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

발을 위한 환경적 과제를 해결한다.

 ¡모든 정부 계층의 문화정책 및 실행 계

획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조치를 포함

하여 환경적 차원을 통합해야 한다. 반

대로 환경 정책은 문화적 표현이 기존 

모델을 재구성하고 특히 기후 행동에 대

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문화 및 환경 부문 간의 협력 강화의 일

환으로 당사국 및 기타 자금 조달 기관

은 기후 위기에 대한 문화적 표현을 위

한 자금 조달 수단을 늘려야 한다. 여기

에는 환경을 기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주류화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환경 요

구 사항을 높이거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지역 및 국가 기관과 협력하는 세계적 

기관은 스트리밍의 환경 영향을 측정하

는 방법론을 미세 조정하고 국가가 이러

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 규제 

조치를 설계해야 한다.

 ¡당사국은 전통적, 주변적, 하위 대체 지

식, 무형문화유산, 예술 및 창의 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여 기후 변

화 및 다른 주요 사회적 도전에 맞서 싸

우는 데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치와 접근 방식을 탐구, 활성화 

및 증폭하기 위해 예술의 힘을 동원해

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2(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 및 13(기후 행동)에 대한 명시

적 참조는 문화와 창의성의 힘을 발휘하

고 해당 부문의 환경 및 기후 관련 이슈

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을 장려하기 

위해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포

함될 수 있다.

 ¡유네스코, 당사국 및 기타 관련 이해관

계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보고(VNR)뿐만 아니라 국

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에 문화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지역의 국

가에 대한 지침을 추구하고 가속화해야 

한다.

 ¡경제 및 사회 회복 계획이 문화·창의분

야를 간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

문화다양성기금 및 개발은행의 자금 지

원 약속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이후 회

복 기간 동안 문화협력 자금 지원에 대

한 국제적 연대가 지속되어야 한다. 특

히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

성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이다. 

 ¡당사국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전담 국제

협력 프로그램과 기존 지식의 활용을 향

상시키는 문화개발 평가 보고서를 위한 

정보 교환소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

발 계획 및 프로그램 평가에 추가로 투

자하고 평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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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4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생성과 확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인권과 기본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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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성별 및 문화 영역에 따라 세분화된,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 등록

    문화·창의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대표성 및 발전 수준

데이터 요구사항

권 고  사 항도 전경 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와 관련한 국제 및 자국 법률을 시행하고,  
성평등과 예술적 자유를 증진시킨다

리 포 트  카 드2 0 2 2

소득 보호 및 경력 전환 제도는 
여전히 찾아보기 힘듦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검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창의 분야의 직책에 있어서  
성별 불균형은 아직도 광범위하게 
존재함

예술가의 지위 향상 및 예술인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 보호 역량 구축

특히 코로나19 비상 조치로 인해 
노동 조건과 사회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 증가함

온라인을 포함한 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및 구체적인 이행 체계를 
통해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를 지원

성평등과 다양성을  
모니터하고 소수자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을 도입함

공공 당국과 시민단체들에게 
있어서 성평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예술적 자유에 관한 모니터링 
역량이 증가함

성평등 예술의 자유

성평등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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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성평등:  
한 걸음 전진,  
두 걸음 후퇴

안나 비야로야 플라나스 

핵심 발견

›››	 	문화·창의산업의 성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의 높은 비율이 증명하듯, 성평등은 점차 문화·창의

분야의 우선순위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을 위한 행동은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주요한 도전과제들 중 하나로 남아 있다.

›››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서 여성에 관한 데이터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그러나 기존의 증거는 여성들이 리더

십 직책에 있어 대표성이 부족하고, 공적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그들의 성과는 같은 일을 하는 남

성들에 비해 비가시적이며 훨씬 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성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입혔을 수 있다. 지속가능

한 회복을 위해서는 성평등이 주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	 	시민단체들은 성평등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들을 진전시키고, 여성 예술가들과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역량

을 구축하고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영화 산업은 음악 및 출판(각각 13%), 공연예술(9%)에 비해 성평등 조치(65%)를 옹호하고 혜택을 주

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9년 전 세계 60개 주요 영화제 주요 영화 부문 수상의 3분

의 1(33%) 정도만 여성 예술가와 제작자에게 돌아갔다. 최우수 감독상과 최우수 각본상의 4분의 1 미만

(24%)이 여성에게 수여되었다.

›››	 	게임 산업의 여성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30%에 불과하다. 이것은 일부 창의 산업(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관련 산업)에서 여성이 적게 드러나는 한편, 전통적으로 더 불안정한 산업에서는 많이 드러남을 확인

시켜준다.

›››	 	젠더의 다양성과 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성평등을 진전시키고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인 문화·창의분

야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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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성평등 조치 분야별 경과

정부 및 시민단체가 시행하는 성평등 이니셔티브:

경 과

권고 사항

77%
의 당사국이 성평등에 
대한 정책 또는 조치에 
대해 보고

시민단체는 성평등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들의 행동 중 21%가  
성평등에 관해 다룸

성평등과 성 다양성을 
향한 진전 상황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데이터

여성의 노동력 여성의 대표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국가의  
예술 또는 문화위원회를 
이끌고 있지만,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함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게 유지됨: 

게다가 변화에 대한 지원은 부족함: 정책의 
27%만이 여성의 의사결정 직책에 대한 
접근을 지원함

도 전

노동환경

단기계약,  
장시간 근로 및 임금격차와 
같은 문화 분야의 불안정한 

노동관행 철폐
정책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률의  

채택 및 강화

성평등

채용, 승진, 자금지원 및 
수상에 관한 우대정책 

적용

2017년 기준, 10개의 주요 직책 중  
평균 3명이 여성이었고 7명이 남성이었음

2020년 기준, 4명은 여성, 6명은 
남성이었으나, 이는 지역별로 커다란  
격차가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시청각 예술65%

음악13%

출판13%

공연예술9%

영화65%

평등에 관한 데이터

겨우 53%의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공유하여 
해당 부문의 성평등을 
모니터링함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는 17%로 지역 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국가 예술상 

영화상 (2019)

지휘자 공연 (2019)

DJ 공연 (2019)

게임 인력

32%

33%

8%

25%

30%

48.1%의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업무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고용 감소에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큰 타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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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7년 미투(#MeToo) 운동이 전 세계

를 강타했다. 하룻밤 사이 미투 운동과 이

에 관한 해시태그는 하나의 현상이 되어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성희롱에 대한 이야

기를 공유하고 가정, 직장, 공공장소, 인터

넷 공간에서 젠더기반 폭력이나 차별을 경

험한 이들과 연대하고 표현할 수단을 제공

했다. 이 운동이 세계를 뒤흔들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남성이 지

배했던 산업 분야에서의 고충을 공유하기 

위해 주연급 여배우들이 나섰고, 그 결과 

미투 운동의 흐름이 더욱 거세졌다. 그들

은 전 세계 모든 계층과 직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영화 및 창

작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적 위법행위, 젠

더에 기반한 불평등, 침묵의 문화에서 자

유롭지 않다는 경종을 울렸다.  

문화·창의분야의 정책 수립 등 미투 운동

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계속 반

향을 일으키고 있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미투(#MeToo)가 문화계 성

희롱·성차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

졌다. 스웨덴 노동환경청(Swedish Work 

Environment Authority)과 평등 옴부즈

맨(Equality Ombudsman)에서는 이 문

제에 관한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정보를 배

포하였다. 연극계에서는 정부에 성희롱 및 

기타 형태의 차별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

한 전담 조치를 요구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

표했다. 스웨덴예술위원회는 스웨덴의 여

러 지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

적인 변화를 일으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는 모든 종류의 괴롭

힘과 차별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조직에 관

한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연

화계의 성평등을 옹호하는 스웨덴영화연

구소(Swedish Film Institute)는 2018

년 칸 영화제에서 국제 세미나인 ‘두번째 

테이크: 미투(#MeToo)의 다음 스텝(Take 

Two: Next move for #MeToo)’을 열어 

국제적 차원의 옹호를 더욱 강화하고 이 분

야에서 여성이 직면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

을 더 높이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길에 있는 강간범(Un 

violador en tu camino)’ 공연은 여성 살

인 및 젠더 기반 성폭력에 맞서 전 세계 

여성들을 결집했다. 칠레의 페미니스트 

공연예술 단체 라스테시스(LASTESIS, 

The Thesis)1는 2019년 11월 25일 세

계여성폭력철폐의 날을 맞아 산티아고 대

법원 앞에서 시위 플래시몹을 기획했고, 

이후 6대륙 54개국에서 모든 연령대의 여

성들이 그 노래와 안무를 따라하여 국제적

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2.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고 정

부 차원의 즉각적 대응이 요구되면서 문

화·창의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및 다양

한 성정체성을 지닌 예술가와 전문가들이 

1. 리스크 커넥션의 예술가. 예술가 프로필: 칠레 라스테

시스 https://artistsatriskconnection.org/story/

lastesis (Accessed 22 October 2021).

2.   400개 이상의 Un violador en tu CAMINO 공연 위치는 

HTTPS://UMAP. openstrEETMAP.FR/ES/MAP/

UN-VIOLADOR-EN-tu-camino- 20192021-ac-

tualizado-al-2_394247#3/57.47/-2.99에서 확인

할 수 있음.(2021년 10월 22일 접속) - 페미니스트 지

도제작자 Geochicas(2021)가 시작한 프로젝트

회복 정책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 팬데

믹이 문화·창의산업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과

정에서 유네스코는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하는 그 어떠한 구체적인 정부 조치도 찾

아볼 수 없었다(UNESCO, 2020f). 

여성 창작자와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이 성평등을 현실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지만 문화·창의산업의 성평등 

달성이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그리 높지 않

은 경우가 많다.  

문화·창의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및 다양한 

성정체성을 지닌 예술가와  

전문가들이 회복 정책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 

한 걸음 앞으로

2007년부터 성평등은 유네스코의 두 가

지 글로벌 우선순위 중 하나였다. 일반적

으로 사회적 결속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 

특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강

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는 것은 물

론,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의 다음과 

같은 약속에 의존한다. ‘자국 영토 내에서 

개인과 사회 집단이 여성의 특수한 상황

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국의 문화

적 표현을 창의,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7조). 

핵 심  지 표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모니터링 시스템은 문화미디어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 참여 및 접근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다.

https://artistsatriskconnection.org/story/
HTTPS://U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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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1980)

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여성의 

창의성 개발과 다양한 예술 활동 분야에

서 여성의 역할을 증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조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 

시간이 흐르면서 성평등은 기본적 인권이

자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 요소로서 그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전 버전의 글로벌 리포트 이후 국가들은 

문화·창의분야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

든 여성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5를 발전시키

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2020년에 

협약 당사국은 여성이 창의경제에 접근하

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적 표현의 스펙트럼에서 여성이 대표

되는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표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책을 보고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평등은  

기본적 인권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 요소로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림 9.1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평등이 보고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첫 번째 보고 주기

(2012-2015)에 이 주제에 대한 세부 정

책에 대한 보고는 5%에 불과했다. 두 번

째 보고 주기(2016-2019)에 당사국은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보고하도록 

권장되었으며, 제출된 보고서의 64%에는 

성평등에 관한 정책이 하나 이상 포함되었

다. 2020년에 시작된 세 번째 보고 주기의 

경우, 협약의 모니터링 지표와 완전히 일

치하는 새로운 보고 양식이 지렛대 효과를 

가져왔다. 이 주기의 첫 해에 성평등에 관

한 정책을 포함한 보고서의 비율이 77%

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 9.1

당사국들이 4년마다 제출하는 정기보
고서의 비율(%)별로 성평등을 촉진하
는 정책 및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의 진
행상황
 

참고:  2020년의 비율은 2020년 후반에 제출된 새로
운 4년제 정기보고서의 수치가 커서 기본 수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유네스코 2021d에 포함된 비율
보다 낮음

출처: BOP Consulting(2021).

각 국의 정부가 보고한 조치 중 일부는 

문화·창의분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

평등 전략, 새로운 법률 조항 및 전용 프

로그램을 통해 여러 분야의 성평등 증진

2020
(as Nov. 2020)2012-2015 2016-2019

89% 

64% 

5% 

77% 

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아

랍에미리트에서 미국 대사관은 스타트

AD(startAD, 액셀러레이터), 자이드 대

학교와 함께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중소기업 여성 기업가를 위한 6개월 온

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코모로 

정부는 2018년 국가 성평등 정책을 수

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문화를 통합했다. 또한 니카

라과는 국가인력개발프로그램(National 

Human Development Programme)

의 행동 방침에서 성평등을 직접 다루기

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연구소는 문

화 활동에서 전 연령대(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에 걸쳐 남성과 여성의 공평

한 참여(50%-50%)를 우선시 한다. 이

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평등 분야

에 표준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화 분

야에 특정 조치를 포함시키는 첫 번째 단

계가 될 수 있다.

 

그림 9.2

지난 4년간 지역별 문화 생활에 있어 여성의 전면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또는 
조치들
 

출처: BOP Consulting(2021).

80%

71%

40%

50%

60%

88%

66%

82%

81%

70%

76%

59%

93%

77%

아랍 국가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동유럽 국가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글로벌 합계

여성의 전면적 문화생활 참여 지원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창의적인 기업가로서 여성의 인식 및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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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책 외에도 문화·창의분야의 

성평등 증진에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전

반적으로, 당사국은 여성을 예술가나 문

화 분야 전문가, 창의적인 기업인으로 인

식하고 발전을 지원하는 것보다(66%, 

예컨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코칭, 

멘토링, 펀딩에 대한 동등한 접근, 차별

금지 정책 시행 등),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의 관객이나 소비자로서의 여성을 문화

생활 전면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고한다(77%, 

예컨대 문화 상품 등에 대한 접근성 등). 

이 비율은 각 목표별 조치의 균형을 보이

는 동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적용된

다. 지역을 단계로 세분화하면 이 수치는 

더 미묘한 결과를 보인다(그림 9.2). 이 

장의 뒷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라틴아메

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서유럽 및 북아

메리카의 13개 국가 사례를 기반으로 문

화 참여가 실제로 남녀간에 동등하게 분

할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영화산업은 성평등 조치를 

지지하고 혜택을 받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기보고 과정에서 드러나는 차이

는 여성을 문화 분야 창작자나 체인지메이

커(changemakers) 보다 소비자로 더 많

이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창의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업

적인 접근이나 예술 현장 및 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대화에 창의적으로 기여할 기회

가 더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인해 여성이 전문적이

라는 인식이 어렵고 그로 인해 온전한 창

의적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보고서 작성 중 이루어진 미투 운동

에 의한 대중인식 제고와 관계없이 영화·

시청각 분야는 문화 분야에서 국내외 정

부나 시민단체가 시행하는 성평등 이니

셔티브를 주도했다(65%). 2015년에 첫 

번째 글로벌 리포트가 발간된 이후의 추

세를 돌이켜보면 영화산업은 성평등 조

치를 지지하고 혜택을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증가한 관심의 혜

택을 받은 다른 창작 분야는 음악 및 출

판(각각 13%) 그리고 공연예술(9%) 순

이었다. 

2020년 1월부터 당사국은 정부 및 공공 

문화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시행하

는 정책에 대해 보고할 수 있었다(글상자 

9.1). 즉 수정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작성한 4년제 정기보고서의 89%가 다양

한 공공 및 민간, 영리 및 비영리 이해관

계자와 협력하여 시민단체가 수행한 조치

나 이니셔티브를 포함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보고한 성평등 조

치의 수가 높았다(모든 시민단체 조치의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창의분야에서 

이루어진 발전은 성평등이라는 목표 달성

을 위해선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제출된 4년제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성평등은 세계 전역에서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정부와 시민단체가 직면한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문화적 표현은 다름을 포용하는 편견없

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함

으로써 젠더 규범과 관계에 이의를 제기

했다. 실제로 여성 및 다양한 성정체성을 

지닌 예술가와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관

점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대규모로 증가

하는 연구는 문화적 표현의 변혁적인 힘

을 지적한다. 예술과 창의산업은 젠더 규

범을 형성하고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대치

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MacNeill et al., 2018). 

글상자 9.1 • 소마 북카페 독서 이니셔티브 

2008년에 설립된 소마 북카페(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는 문학의 허브이자 여가, 문화, 

학습을 위한 공간이다. 서점, 카페, 이벤트 공간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출판 행사, 예술문

화 행사,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한다. 소마

는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을 대화, 통합 교육 및 평생 학습을 위한 ‘언어'로 사용한다. 의

도적으로 프로그램은 페미니스트, 특히 여성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소마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허스토리(Herstories)'는 탄자니아 페미니스트 운동 연합과 관련된 멀티미

디어 페미니스트 스토리텔링, 문서 및 아카이브 플랫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이니

셔티브는 25개의 여성 권리 단체와 함께 주류 관객이 접근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미디어

를 사용하여 여성의 역사를 발굴, 보존 및 보급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4개의 페미니스트 연구 및 창의적 글쓰기 워크숍을 기획했다. 소마는 페미니스트 

온라인 TV를 통한 페미니스트 소통과 운동을 구축하는 가운데 문학과 예술이 갖는 역

할에 대한 대화를 주도한다. ‘율리자 와헨가 다다(UlizaWahenga Dada(할머니들에게 

물어보세요))’는 스와힐리 해안을 따라 여성의 이야기를 찾고 조명하기 위한 예술보존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가들은 레지던트 교육과 멘토십에 참

여하고 해변에 위치한 유적지에서 여성 역사에 대한 최종 전시를 공동 기획하게 된다.

출처: United Republic of Tanzania QPR, www.SOMABOOKCAFE.COM.

http://www.SOMABOOKCA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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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정부기관과 시민단체는 

여성, 소수자, 모든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배척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적 표현의 변형 잠재력(trans-

formative potential)에 관한 문화 정책

을 도입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문화·창의분야는 ‘타인’의 삶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다양성에 대한 공감, 존중, 환영

하는 마음을 키우는 효과적인 수단임이 입

증되었다(MacNeill et al., 2018; Biel-

by and Bielby, 1996). 2021년 이탈리

아 대통령이 주재하고 로마에서 개최된 

‘G20 on Culture’는 G20 역사상 처음으

로 문화를 주제로 한 회의였다. G20 문화

장관 회의의 로마 선언은 사회적으로 문

화·창의분야는 ‘건강 및 삶의 질에 기여, 

사회적 포용 촉진, 성평등 및 여성 권한 부

여, 지역 사회 자본, 행동 변화 확대 및 보

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전환,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위한 생활 환경의 

질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제1.4조). 

문화·창의분야에서 성평등의 경제적, 사

회적, 상징적 가치가 공공 및 정치적 의

제에 대한 사후 고려사항으로 취급되기보

다는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경력사다리 오르기 

이전 글로벌 리포트에서 논의한 바와 같

이, 보다 다양한 노동인구 측면에서 특히 

관리직이나 의사결정직에 대한 여성의 접

근은 성평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문화 노동인구 구성

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화적 표현과 

소비의 불평등 및 권력의 불균형을 완전

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Allen et al., 

2017).  

이는 문화산업분야의 여성 및 다양한 성정

체성을 지닌 예술가나 창작자들이 남성과 

동일한 창작의 자유를 받지 못하기 때문

이다 (Vozab and Zember, 2016; Allen 

et al., 2017). 더욱이 문화 생산을 뒷받

침하는 상업적 또는 정치적 논리는 여성

과 소수자 구성원을 포함한 문화 노동자

가 편향된 표현 형식을 재생산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분야에서

는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이야기를 우선시

할 수 있다(Allen et al., 2017). 

여성과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게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문화분

야에서 성평등을 효과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따른 성공 여부는 거버넌스 모델과 젠

더 변혁적 실천3과 더불어 명시적 젠더 전

문가(예: 젠더 고문)를 갖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견해를 모아 관련 정책을 구현 

및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

다(Hillenbrand et al., 2015). 궁극적으

로 젠더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젠더 변혁적 접근 방식은 여성 개개

인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

로 나아가야 하며 젠더 불평등을 강화하

는 권력의 역학과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

해야 한다(Hillenbrand et al., 2015). 

3.  젠더 변역적 접근 방식을 통해, 유네스코는 이러한 맥

락에서 문화·창의분야 및 산업에서 젠더 불평등을 변

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젠더별 정책을 이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rainingcentre.UN-

WOMEN.ORg 참조.  

그림 9.3

협약 당사국의 국립문화예술위원회 기관장의 남녀 성비
 

출처: IFACCA/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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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단계는 성

평등을 담당하는 부처, 정부 기관 및 의회 

기관과 관련이 있다. 협약 당사국의 99%

가 관련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72%는 

해당 기관이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

와 관련이 있다고 선언했다. 혁신적인 이

니셔티브는 자메이카(문화·젠더·엔터테

인먼트·스포츠부)와 멕시코(문화사무국 

내 젠더 부서 포함) 등에서 보고됐다.  

간단히 말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0명인 곳에서 평균적으로  

6명은 남자, 4명은 여자이다.

리더십 직책 같은 경우 지난 몇 년간 성평

등을 위한 옹호 및 정책 수립의 노력이 결

실을 맺었다. 그림 9.3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3년 동안 국립예술기관이나 문화위

원회를 이끄는 남녀 성비의 격차가 줄어

들어 여성의 효과적인 전면적 참여와 모

든 리더십 직책에서의 평등한 기회를 보

장하는 데 기여했다(지속가능발전목표 

5.5). 그러나 아직도 여성(2017년 31%

에서 2020년 42%로 권력 점유율이 높

아짐)에 비해 남성이 대다수의 리더십 직

책을 맡고있다(58%). 간단히 말해 문화

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0명인 곳에서 평

균적으로 6명은 남자, 4명은 여자이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거의 동등한) 유망

한 진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세계 일부 지

역에서는 이 상황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선진국은 평등을 향해 가고 있는데 

비해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40%에 못 미

친다. 아시아 및 태평양, 아프리카 및 아

랍 국가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문화예술위

원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여

성의 비율이 기껏해야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성은 승진하기가 훨씬 더 어렵

다. 아직도 성다양성은 부족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측면은 

이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 조직 문화는 

늦은 시간에 자주 발생하는 문화 활동(예: 

콘서트, 연극 공연), 순회공연의 필요, 주

로 무급 초과근무를 많이 요구하는 프로젝

트성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등의 특

성으로 인해 긴 근무 시간을 선호한다. 여

성이 가정에서 더 많은 가사 및 돌봄 책임

을 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의 활동은 여

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적합한 경향이 있

다. 여성의 일상적 현실에 맞는 근로조건

과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보상 없이는 이 

분야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어렵다. 남성

에게 가사일을 장려하는 제도 부족, 포괄

적인 육아휴직의 부재 등 일반적인 사회

적 문제는 문화 분야의 여성에게도 영향

을 미친다. 또한 여성 멘토의 부족, 인맥

의 부족, ‘유리천장’(여성의 경력 발전 제

한) 등이 여성 문화전문가의 경력을 가로

막는 요인이다(Villarroya and Barrios, 

2019).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을 해

결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전 세계에

서 보고된 문화 정책 중 여성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창의적인 기업인이 의사결

정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27%에 불과하다. 

첫 번째 과제는 여전히 더 많은 여성이 예

산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핵심 인사

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글상자 9.2). 더 

복잡한 두 번째 과제는 개인 수준을 넘어 

더 많은 여성이 리더십을 맡도록 하여 우

리 사회의 문화 조직과 창의적 생태계의 

근무조건을 해결하는 젠더 변혁적 접근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다. 

문화 고용의 젠더 격차 해소

남녀 비율의 격차를 해결하고 문화·창의

분야의 자금 지원 및 기회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측면에서의 정책 채택은 지속가

능발전목표 5.c에 기여한다. 측정 유형 및 

각각의 관련 예는 다음과 같다. 

특히 시민단체가 가장 자주 보고한 메커니

즘은 여성 예술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종종 

역량 강화를 포함하는 전시나 축제와 같은 

예술 행사 기획이었다.  

글상자 9.2 •  호주예술위원회, 여성 예술가들에게 투자

2017년 11월, 호주 정부의 예술 자금 지원 및 자문기관인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n 

Council for the Arts)는 활동 중인 전문 예술가의 삶과 근무조건을 추적하는 연구 시리

즈 중 여섯 번째인 ‘예술품 만들기: 호주 전문 예술가의 경제 연구(Making Art Work: An 

Economic Study of Professional Artists in Australia)’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호주 여성 예술가는 여전히 남성 예술가보다 수입이 적다. 소득 격차는 이전 조사(2009) 이후 

좁혀진 25%로 호주 노동력 전체의 성별 임금 격차인 16%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를 유지했

다. 호주예술위원회의 자체 보조금 데이터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남성 지원자가 여성 

지원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연구에 따르면 호주 

일부 예술 형식(특히 음악)의 리더십 직책에서 여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호주예술위원회의 리더십 프로그램에는 지속적으로 여성이 지원하고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

은데 이는 여성 예술 지도자에 대한 위원회의 투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Australia Q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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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문화부의 지원으로 개최되는 헤

초포르무헤레스(Hecho por Mujeres, 여

성이 제작)는 페루 최초로 여성 감독의 장

단편 영화를 선보이는 영화제다. 페루 내

에서 연간 개봉되는 장편영화 중 여성 감

독이 연출한 작품이 5~8%에 머무는 등 지

속적인 영화계의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도에 출범했다. 2018년과 2019

년에 거쳐 본 영화제는 10개 지역의 40개 

이상의 장소에서 페루 작품 150편 이상을 

상영했다. 프로그램은 예술가 및 영화 제

작자와의 만남,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등

으로 이루어졌다. 르완다 같은 경우 2015

년부터 시네 여성 르완다(Ciné FEMMES 

RWANDA)가 주최한 우루사로 국제여성

영화제가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을 변화, 

경제 성장을 위한 창의산업의 역할을 촉진

하고 영화제작 분야의 새로운 여성 인재 양

성에 힘쓰고 있다. 마찬가지로 파나마의 

파나마 여성페스티벌(Fémina Festival in 

Panama)은 영화, 연극, 시각예술, 공예, 

스탠드업 코미디, 음악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성 창작자들을 위한 워크숍, 마켓플레이

스 및 토크쇼를 운영하는 다층적 행사이다.  

여성 예술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예술 행사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여성창의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정책이다.

여성창의인재 지원을 위한 정책 중에서

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많이 보고되었

다. 흔히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정책은 종

종 여성이 창조하거나 생산한 문화적 표

현에 대한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2016년부터 말리의 문

화협회인 코테코흐(Coté Cour)는 여성예

술(Arts Femmes) 프로젝트를 통해 조

명 디자인, 세트 디자인, 극작가, 연출, 예

술경영, 특히 연극 분야에서 100명 이상

의 여성을 교육했다. 협회는 여성 동문들

이 취업 시장, 페스티벌 및 기타 예술 레

지던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며 여성 동문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하

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뮤직 크

로스로드 짐바브웨(Music Crossroads 

Zimbabwe)’에서 여성 예술가를 위한 기

술 향상 워크숍을 제공한다. 이 이니셔티

브의 결과로 짐바브웨 음악가연합의 ‘여

성 데스크(Women’s Desk)’가 전국 여

성음악가의 이익과 여성 역량 증진을 위

한 이니셔티브를 식별하는 목적으로 형

성되었다. 2018년 유네스코 사브리나 

호 ‘다음은 당신: 창의적 여성 역량 증진

(You Are Next: Empowering Cre-

ative Women)’ 이니셔티브가 문화 분

야의 다면적 젠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그리고 2년 동안 멕시코, 팔

레스타인, 세네갈, 타지키스탄에서 40세 

미만의 젊은 여성에게 기술적, 창의적, 기

업가적 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디지털 도

구 및 과정을 제공하며 기술적 역량을 강

화하고 단련한 4개의 뛰어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했다. 이 프로젝트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가자에서 연극의 날 프로덕션

(Ayyam Al Masrah)이 개발한 기술 기

반 교육 프로그램인 ‘여성 시청각 교육’으

로 참가자들에게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법

과 즉흥 연주, 캐릭터 분석 및 개발을 새로

운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는 법을 가르쳤

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아트 아카데미’는 

비정부 기구인 기술협력개발청(ACTED: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이 설립한 박트리아 

문화센터(Bactria Cultural Center)를 통

해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젊은 여

성 문화 기업가에게 코딩, 디지털 제작 및 

기업가정신 과정을 제공했다.

다른 중요한 메커니즘으로는 여성 예술가 

지지 행사, 포럼, 대회 및 시상이 있다. 이

라크 문화·관광·고대유물부는 시, 소설 

및 문학 비평 분야에서 아랍 지역 여성 작

가의 노출 증진을 목표로 매년 나지크 알

말라이카 여성 문학 창의상을 기획한다. 

국제행사인 시상식을 통해 아랍 국가 간

의 문화교류 촉진 및 문학시장 확장을 도

모한다. 마찬가지로 알제리 문화부와 통

신부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력 하에 여

성 예술가의 이름을 딴 국내외 문학예술 

창작 관련 상을 제정했다. 또한 알제리 정

부는 여성 예술가와 문화 분야에서 일하

는 여성을 육성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

서 문화 및 기타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통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임무

를 맡을 국립여성관측소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리질리아트(ResiliArt) 

이니셔티브는 2020년 4월 유네스코에

서 시작되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예술가

를 위한, 예술가에 의한 운동으로 시작되

었으며 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켰

다. 이는 여성에게 글로벌, 지역 및 국가 

토론을 주도하고, 문화 위기 극복을 위한 

의제를 설정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과거

와 현재의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이에 유네스코는 팬데믹 기간 동안 

서아프리카 문화 분야의 성평등을 촉진하

기 위해 2020년 8월 디지털 캠페인 ‘회복

력 있는 목소리: 서아프리카 여성 크리에

이터’를 시작했다.

다른 유형의 도구로는 문화기관, 의사결

정 및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의 참여

에 관한 법률 및 규제 개발이 포함되며, 경

우에 따라 특정 쿼터 및 목표도 포함된다. 

알바니아 사회복지청년부와 재정부는 알

바니아에 있는 UN 여성국가사무소와 협

력하여 연간 및 중기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젠더 예산 원칙을 도입하려 앞장섰다. 목

표는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성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이니셔티브의 

혜택을 받는 24개 공공기관 중 하나로는 

문화부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19

년 12월 여성 쿼터 및 여성 예술가의 뮤지

컬 행사 접근에 관한 법률 제27539호가 

채택되어 성별, 젠더 또는 성 정체성에 근

거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수 있다. 해당법

률에 따르면 최소 3명의 예술가나 음악 단

체가 참여하는 라이브 음악행사에서 최소 

30%가 여성이거나 스스로 인식하는 성정

체성이 여성인 사람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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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의 가상 뮤지컬 행사에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 2019년 멕시코 문화부

는 남녀 평등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세우

는 문화 프로그램에 적용할 컨셉 가이드

를 제공하는 국립 프로그램 ‘에퀴타티바

(Equitativa)’를 도입했다. 가이드는 모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반영된다. 이 프로

그램은 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창작, 생

산, 유통을 위한 플랫폼을 시작하는 것뿐

만 아니라 여성 창작자의 작품을 가시적

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우대

조치로 설계되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성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 보조금 및/또는 재정적 인센

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시청각분야에서 

이러한 조치의 목표는 핵심 크리에이티

브 위치에서 동등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 예로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Screen 

Australia), 스크린 아일랜드(Screen 

Ireland), 오스트리아 영화협회(Austri-

an Film Institute), 캐나다 국립영화위

원회(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및 노르웨이 영화협회(Norwegian Film 

Institute)가 시행한 이니셔티브가 모두 

자금 지원 결정을 성평등과 연결시켰다. 

그 결과 배당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

른 문화 분야에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유엔국제노동기구(ILO)는 라이브 엔터테

인먼트, 영화, 텔레비전, 방송 산업의 90

개 이상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를 통해 일이 조직되는 방식, 산업

의 특정 조직 역학 및 다양한 고용 사이

의 연관성, 성희롱의 패턴을 분석했다. 또

한 업계의 근본적인 성 불균형을 해결하

는 조치와 함께 폭력 및 괴롭힘을 예방, 해

결 그리고 근절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ILO, 2020b). 

일부 국가에서는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

자에 대한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연극영화 

분야에서의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

적인 조치와 함께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문화·창의분야에서 성평등을 달성하려면 성별에 따른 기회의 차이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말해 공정성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력을 높이고 존중과 관용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평등을 실현

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형평성을 향한 길을 정립하고 낙관론의 원천을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형평성 달성에는 연기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잠

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성과 남성에게 자기계발이나 지식 확

장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것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동일한 인정과 보수를 받을 자격

이 있다는 인식을 포함한다. 그들은 성별,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배경 또는 다른 층위를 구

분하는 상황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의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고 그들의 근무 조건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과정과 성취를 강조함으로써 피부색, 

외모, 성적 취향이 재능과 발전에 대한 열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이다. 

우리의 현실을 인지하고 어떻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을 보이게 하기 위해 역사와 반성을 바탕으로 더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우

리는 문화·창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 어느 분야라도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감명을 주어야 한다.

얄릿자 아마리시오 마르티네즈
배우, 유네스코 원주민 친선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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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새로운 의무를 핀란드영화재

단에 도입하여 공공자금이 들어간 제작 과

정에 지켜야 할 법적 의무, 괴롭힘 방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보

장하게 했다. 동일한 조항은 2020년부

터 교육부 모든 운영 보조금에 적용되었

다(박스 9.3). 또한 시청각 분야에서 방글

라데시정보부는 업계 내 모든 종류의 괴롭

힘을 방지하기 위해 (영화 및 텔레비전 연

구소를 통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프랑스

문화부는 성적 및 젠더 기반 폭력과 괴롭

힘에 대처하고자 시청각 및 영화 업계의 

정규직과 임시직을 위한 법적, 심리적 경

보 및 청취 부서를 만들었다. 

여성과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예술가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일

반적으로 시민사회 이니셔티브로 설립되

고 주요 배우,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와 

함께 옹호 그룹으로 활동한다. 많은 경

우 이러한 네트워크는 공유된 경험을 이

용하여 경력 장애물을 식별하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해 동원할 지렛대를 집합적으

로 반영한다. 한 예로 감비아에는 ‘여성

과 문화 발전을 위한 젠더 언론인 네트워

크(Network of Gender Journalists 

for Women and Cultural Advance-

ment)’가 있다. 약 90명의 회원을 보유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는 여성과 문화에 

관한 약 26개의 기사를 발표했다.

세계 어디서나 문화·창의산업 
업계에서 여성의 직업이 인정과 
찬사를 받기는 훨씬 더 어렵다. 

한편 ‘연결된 라틴 아메리카(Conecta-

das Latinoamérica)’는 여러 라틴 아메

리카 도시의 여성 예술가, 관리자, 프로

듀서 및 기술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영화시청각 산업의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는 업계 평등 및 다양성에 대해 성찰하고 

투쟁하는 데 전념하는 프랑스의 콜레티프

(Collectif) 50/50과 경력을 쌓으려 노

력하는 여성 영화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둔 여성영화르완

다(CinéFEMMES RWANDA)가 있다. 

지역 수준에서 뮤직HH우먼(musicHH-

women)은 독일 함부르크 최초 여성 음

악가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로 고위직에 대

한 접근성을 높이고 규정된 역할과 고정 

관념을 극복하며 음악산업에서 여성의 존

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의 문화생활 향상

국가 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 중 성별로 

가장 많이 분류되는 것은 예술문화 행사 

및 활동 참여 양상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수집된 데이터 세트를 온전히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인 전지구적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아프리카

나 아랍 국가와 같은 지역은 지리적으로 

균형잡힌 분석을 뒷받침하는 통계적 증거

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협약 및 지속가

능발전목표 5.c의 이행을 위한 지표로 여

성의 문화활동 참여율을 정확하게 측정한 

13개국4 중 호주와 캐나다는 85%(2018)

와 87%(2016)로 여성 문화 참여율이 가

장 높은 두 선진국이다. 

4.  BOP 컨설팅의 리서치에 포함된 13개국: 호주, 캐나

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일본, 대한민국, 멕시

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글상자 9.3 •  핀란드 교육문화부의 성평등 정책 

미투 토론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필요성에 동기부여를 받은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2018년 핀란드 문화·창의분야의 성평등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에서 다룬 질문에

는 핀란드 예술문화 현장이 성적 또는 젠더 기반 괴롭힘 및 부적절한 행위에 취약한 이유

가 포함되었다. 큐포레 문화정책연구센터에서는 연구 진행 후 최종 보고서 <여자도 남자

처럼 활동해! 문화계 직장에서 평등과 복지를 향상하는 법(She plays like a man! How 

to strengthen equality and wellbeing at work in the cultural field?)>을 2019년

에 출판했다. 이 보고서는 최신 통계와 모범 사례 외에도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웰빙을 증진하고 더 평등한 근무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자금 지원 신청서에 평등 계획서를 포함하고, 위법 행위의 경우 금융 제재와 함께 자

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알림.

 ¡문화·창의분야의 성평등 현황에 대한 지속적 데이터 수집 및 출판

 ¡관리자/리더/감독자를 위한 성평등 교육

 ¡시대에 뒤떨어진 성 전통, 고정 관념, 천재 신화 등의 해체 - 그 누구도 타인을 억압

할 권리나 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

 ¡소명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근무조건은 보장되어야 함

핀란드 교육문화부가 2019년에 수행한 구체적인 조치 중 하나는 운영상의 성평등 및 비

차별을 촉진하기 위해 2020-2023 포용 지침을 채택한 것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교

육부의 모든 운영 보조금에는 성평등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조항은 모든 수혜자가 운영

에서 성평등 및 차별 금지를 홍보하고 보고하며 작업이 성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범위 내

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6년 협약 이행 관련 정기보고서에서 젠더는 핀란드의 예술문화정책 주제가 아니라고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출처: Finland QPR, www.cupore.fi/en/publications/cupore-s-publications/the-girl-plays-likE-A-MAN.

http://www.cupore.fi/en/publications/cupore-s-publications/the-girl-plays-likE-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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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이 비율은 여성이 남성 참여

율보다 약간 높았고 뉴질랜드(70%), 스

위스(69%), 한국(67%), 멕시코(61%), 

페루(60%)에서는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

다.  문화 활동의 유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 차이를 부분적으

로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문화 생활에 참여하는 

이유와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

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데이터를 살펴보

면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문화 활

동에 관심이 더 많음을 시사하지만 그들이 

예술적이거나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결정적으로 드러나

지는 않았다. 유럽연합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재정을 더 많이 

고려하기에 영화관, 라이브 공연, 유적지 

등에 더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Eurostat, 2021b). 대한민국, 싱

가포르 및 스위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여

가 시간, 기존 문화 활동에 대한 정보, 휴

양 시설, 함께할 친구, 파트너 또는 가족, 

문화 행사 참석 경험 등의 결여를 기타 요

인으로 지목한다. 사회적 규범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여가 활동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

부 지역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 

평등한 기회를 위한 요구

세계 어디서나 문화·창의산업 업계에서 

여성의 직업이 인정과 찬사를 받기는 훨

씬 더 어렵다. 영화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업무가 남성의 

업무보다 주목받지 못한다(Simonton, 

2004). 또한 남성성이 창의성과 연결된 

현실과 이 상황이 어떻게 여성을 보다 권

위있는 창의적 역할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지를 보여주었다(Hesmondhalgh and 

Baker, 2015). 여성의 재능과 장점이 제

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경우도 있

다(Harvey and Shepherd, 2016). 이러

한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중이 줄어

든다는 것은 이 경력의 가능성을 높게 보

는 여성이 더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UNESCO, 2014; Berridge, 2019). 

이는 협약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

해 수집된 데이터에도 반영되었는데 국립

예술상 수상자 중 여성은 32% 이하로서 

선진국(37%)과 개발도상국(29%) 사이

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번 글로벌 리포트를 위해 60개 주요 

영화제의 여성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주요 영화부문의 상 중 약 3분의 

1(33%)만이 여성 예술가와 프로듀서에

게 수여됐다. 감독상과 각본상 부문에서

는 4분의 1 이하(24%)가 여성에게 수여

됐다.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진전은 그림 

9.4와 같이 심사위원의 남녀 비율이 거의 

동등(47%)한 수준인 점이다.

세계적으로 결정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영

화시청각 산업을 지원하는 유럽 집행위

원회의 크리에이티브 유럽-미디어 프로

그램(Creative Europe - MEDIA Pro-

gramme)의 최근 유럽 통계에 따르면 여

성 전문가의 대표성은 여전히 적다. 훈련 

참가자의 50% 이상이 여성인 반면, 선택

적 배급 지원 제도에서 선정된 20편의 영

화 중 6편만이 여성 감독이었다(Euro-

pean Commission, 2021). 또한 이 수

치는 2020년에 프로그램의 전체 지원자 

중 33.3%만이 여성임을 나타낸다(그림 

9.5). 

그림 9.4

2019년 주요 영화제의 여성 수상자 및 여성 심사위원 비율
 

출처: BOP CONSULTING(2021)

24%감독상, 각본상

47%심사위원

33%수상자 (감독상, 각본상, 대상)

그림 9.5

2020년 미디어 보조금의 성별 균형
 

42.8% 41.2%

33.3% 66.7%

해당 분야별 여성 참여도 

분야 지원자 비율 합격 비율

TV - 각본가 37% 41%

TV - 감독 28% 40%

기획·개발  
(싱글&슬레이트)  
- 각본가

38% 40%

기획·개발  
(싱글&슬레이트)  
- 감독

34% 37%

선택적 배급 - 각본가 38% 33%

선택적 배급 - 감독 23% 22%

트레이닝 n.d. 55%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1).

지원자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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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지원자(42.8%)보다 여성의 합격률

이 약간 높지만 남성 지원자가 여성 지원

자보다 많다. 전반적으로 더 많은 여성 영

화/TV 감독 및 작가 지원을 유치하고 선

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영화 속 성평등은 가

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다. 아프리카 중

부, 동부 및 서부에서 영화계의 여성 비율

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케냐, 모로

코, 나이지리아,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

국, 튀니지, 짐바브웨를 포함한 여러 아랍

어 및 영어권 국가에서는 30% 이상의 여

성 전문가가 카메라 앞과 뒤에서 고무적인 

역동성을 보여주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

분의 기술직은 남성이 담당한다. 영화 전

문가의 87%가 화면에서 보여주거나 다룰 

수 있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제한이 있거

나 스스로 제한을 두게 된다고 응답한 상

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과제로 남는

다(UNESCO, 2021c). 

상업적 논리는 주요 영화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여성을 창의적 역할로 올리려는 계획

을 포함한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방

해한다. 스웨덴영화산업에 대한 최근 연

구에서는 여성 감독이 젠더를 다르게 묘

사하거나 현재의 젠더 규범에 도전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보고했다. 큰 예

산은 종종 더 제한적인 예술적 통제와 상

관 관계가 있으므로 관습을 깨뜨릴 기회

가 적다. 여성 프로듀서들은 여자 주인공 

캐릭터를 호감 가는 여성, 즉 육체적으로 

매력적이고 순종적이며 의견이 없는 인물

로 그려야한다고 호소한다. 그들은 또한 

여성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수행해야 하는 

책임과 양립할 수 없는 촬영장에서의 긴 

시간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문화계 전반

에 걸쳐 여성들의 불만을 반영함). 즉, 상

업 프로덕션의 더 많은 여성의 존재가 카

메라 뒤에서 그들의 표현을 증가시킬 수

는 있지만 꼭 여성의 실제 삶의 경험을 보

여주는 더 다양하고 복잡한 여성 캐릭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세트장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더 나은 근무 조건으로 이어

지지도 않는다(Jansson & Wallenberg, 

2020). 따라서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하

는 정책은 성별이 카메라 뒤에서뿐만 아

니라 화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영화계의 규범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

야 한다.

음악 산업, 구체적으로 클래식 음악에서

는 남녀 지휘자 비율의 불균형이 극명하

다. 바흐트랙(Bachtrack5, 글로벌 온라인 

클래식 음악 행사 목록 플랫폼)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연을 한 

지휘자 100명 중 단지 8명만이 여성이었

다. 이는 2013년에 비해 8배 증가한 수치

이지만, 창의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

등 진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심각하게 

저조한 비율이 우려된다.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성별이 카메라 뒤에서뿐만 

아니라 화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영화계의 규범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2015년과 2016년에 여성 작곡가 대상으

로 국제 조사를 실시했지만 주로 호주, 북

아메리카 및 유럽(응답자 225명 중 84%)

에서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SNS, 사회적 자본, 온라인 가시성, 가족 

지원, 외부 지원 등이 계속해서 그들의 경

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Hennekam et al., 2019). 연구 결과

에 따르면 더 많은 보조금과 자금 지원 기

회, 가시성을 향상하기 위해 작곡가를 위

한 온라인 플랫폼, 성 불평등을 줄이기 위

한 보다 야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5. www.bachtrack.com.

시각예술 분야는  

여성 예술가와 큐레이터의  

표현에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음악 장르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에서 공연하는 여성 아티스트의 비율은 

2016년 15%에서 2019년 25%로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균형이 맞지 

않는다. 또 기존 데이터에 따르면 대규모 

페스티벌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공연 비

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당연히 여성 예

술감독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이나 공공자

금으로 운영되는 페스티벌은 여성 공연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는 성평등과 다양

한 문화적 표현을 위해 현 상황을 개선할 

방향을 제시한다. 

시각예술 분야는 여성 예술가와 큐레이터

의 비중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이스탄

불 비엔날레, 베네치아 비엔날레, 샤르자 

비엔날레, 다크아트(DAK’ART) 및 하바

나 비엔날레와 같은 아트 비엔날레는 여

성 큐레이터와 여성 예술가의 참여를 크

게 향상시켰다. 2015-2017년 동안 상

기 비엔날레에는 26%(하바나 비엔날레)

와 43%(이스탄불 비엔날레) 사이의 여성 

큐레이터와 예술가가 있었다. 2018년부

터 2020년까지 그들의 대표성은 40%(

하바나 비엔날레)에서 55%(이스탄불 비

엔날레) 사이로 향상되었다. 그림 9.6은 

20개 국제 비엔날레에서 참여하는 2천여 

명의 작가와 큐레이터를 고려해 여성 작

가와 큐레이터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수치는 증가했지만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여성 예술가와 큐레이터가 더 많

이 참여한 행사는 상파울루 비엔날레(브

라질), 이스탄불 비엔날레(튀르키예), 휘

트니 비엔날레(미국)뿐이다. 남녀 전문가

와 예술가에게 균형잡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나머지 17개의 비엔날레는 아

직 갈 길이 멀다. 

http://www.bachtra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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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데이터로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연구에 따르면 졸업 직후 기회가 줄어들

기 시작한다. 2018년 2월 프랑스의 평등

고등위원회(Haut Conseil à l’Egalité)

에서 문화예술 분야 남녀 불평등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

면 문화분야 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여성

(60%)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성

보다 덜 활동적이고, 임금도 덜 받고, 문화 

프로그램에 출연하지도 않고 책무도 덜 맡

게 된다. 동등한 역량과 책무에 대해 여성

은 남성보다 평균 18% 적게 벌고 있다. 

고임금 직업의 상위 1%에서 27%만이 여

성인 반면, 하위 10%에서 최저임금을 받

는 직원 중에는 57%가 여성이다. 

비율은 분야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공

연예술 분야에서 여성은 다음과 같이 대

표된다. 

 ¡공연예술을 준비하는 학생의 52%

 ¡현직 예술가 31%

 ¡작품이 무대에서 표현되는 작가의 11%

 ¡운영직의 18%

 ¡ 1980년부터 수상 경력이 있는 예술가

의 4%~12%

또한 공공 보조금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

은 프로젝트의 23%만이 여성이 담당하는 

것이다. 동등한 능력과 책무에 대해 공연

예술 분야의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27% 

적게 벌고 있다(Haut Conseil à l’Egal-

ité, 2018; EENCA, 2019).

이 통계는 극명한 성별차를 보여주며 문

화계에서 지속적인 성별 구분이 일어나는 

것을 시사한다. 특정 창의적 노력은 전통

적으로 하나의 성별과 관련이 있다. 빅 데

이터와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미디어가 

여성의 창의성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조사한 결과,6 ‘노래하다’, ‘노래했다’, ‘춤

을 추다’, ‘춤을 추었다’와 같은 단어는 여

성과 관련이 있었다. 반면 ‘제작했다’, ‘연

출했다’, ‘그렸다’는 남성을 지칭할 가능

성이 더 컸다. 그러나 미투 운동 이후 창

작분야 내에서 여성이 더 자주 언급되는 

것 외에 일부 창의적 활동은 성 중립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정 창의적 노력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성별과  

관련이 있다

더불어 ‘집필했다’, ‘제작했다’, ‘연출했

다’라는 단어는 더 이상 ‘그(남성)’ 뒤에 

오는 경향이 없는 반면, ‘연기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여성과 더 관련이 있다(영화

나 연극에서 어느 역할을 ‘연기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게임 같은 영

역에 대한 보고에서는 성 불균형이 지속

된다(Nesta, 2019).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고용 과정에서 더 

큰 투명성과 절차가 있는 환경에서 더 좋

은 성과를 낸다(Conor et al., 2015; De 

Vuyst and Raeymaeckers, 2019). 특

히 문화·창의산업에서 대규모 조직을 제

외하고는 입소문과 평판에 기반해 작업을 

확보하거나 할당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

기 때문에 이는 상대적으로 이례적이다.

6.  이 분석은 2000년~2018년 The Guardian 신문에 

게재된 50만개 이상의 기사를 기반으로 한다(Nesta, 

2019).

그림 9.6

2018년-2020년 20개 국제 아트 비엔날레에 있는 여성 예술가 및 큐레이터 비율
 

출처: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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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비엔날레

상파울루 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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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두 걸음 후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은 코로나 시국

에서 중요하다. 코로나는 전 세계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문화 분야에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

다(UCLG 문화위원회, 2020; EY Con-

sulting, 2021). 예술직으로 생계를 꾸리

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이 가장 높은 비용

을 지불했다.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여성 고용률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이다.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여성 문화 인력에 미

친 세계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불

충분하다. 일반 여성 인력에 대한 데이터 

조차도 부족하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가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전반적인 추

세는 문화·창의산업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영향력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일부 특정 연구가 등

장하고 있지만, 인구 통계나 성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문화·창의산업 관련 연구

는 불충분하다(따라서 현 단계에서 결론

을 내리기 어렵다). 

제한적인 가용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상

황은 암울해 보인다. 유엔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과 

국가 소득 그룹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고

용 손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세계적

으로 2020년 여성의 고용 손실은 5.0%, 

남성의 3.9%이다[…] 모든 지역에서 여

성은 이 위기 가운데 남성보다 경제적으

로 비활동적 상태가 될 가능성, 즉 노동

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다.’(ILO, 

2021c)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여성 고용률

이 48.1%7로 숙식·음식서비스 48.8%, 

교육 65.4%, 의료 및 사회적 지원 75% 

등과 함께 여성 고용률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근무시

간이 7.6% 감소했다(WEF, 2021a). 문

화산업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

나였으며 지원 후 노동 소득(정부 소득 개

입 제도 이후 소득) 손실은 젊은 노동자, 

여성, 자영업자 및 저숙련·중숙련 노동자

에서 상대적으로 더 컸다. 예를 들어 영국

에서 실시한 영화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여성 프리랜서의 

수가 연초 대비 51%나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남성의 경우 5% 감소)(Florisson 

et al., 2021).  

코로나는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모든 근로 여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창작

자의 개인의 삶과 경력에 심각하게 지장

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여성 근로자는 유

급 직업의 공식 교대와 무보수 돌봄 노동

의 비공식 교대라는 속담인 ‘2 교대’ 책임

을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에 자녀가 있는 여성은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남성이나 부양 자녀가 없는 

여성과 남성보다 팬데믹의 영향을 더 많

이 받았다. 학교와 보육원의 폐쇄로 인한 

더 큰 ‘2 교대’는 근무시간 능력을 감소

시켰고 부양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력 

중도 이탈률을 증가시켰다. 가정에 자녀

가 있는 여성은 직업안정에 대한 불안도 

더 높았고 일과 조직의 변화로 인한 스트

레스, 가사 부담(육아 등), 쉽게 얻지 못

하는 일과 삶의 균형, 생산성 저하, 부적

절한 재택사무실 환경이나 장비, 비정규 

근무 시간(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등으

로 인한 재택의 어려움을 경험했다(WEF, 

7.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유한 69개국에서 집계한 데이

터(WEF, 2021a).

2021a).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의 봉쇄 

이후 문화·창의분야의 프리랜서 및 자영

업 여성 전문가들은 돌봄 책임을 고려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CCEBA and 

FLACSO Argentina, 2021).

코로나는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모든 근로 여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창작자의 개인의 

삶과 경력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팬데믹은 또한 많은 사설 예술 공간, 문

화 프로젝트 및 프리랜서 기반 협업, 특

히 여성의 비공식 근무 조건으로 인해 문

화적 고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강조했

다. 문화·창의분야의 자영업 비율은 주목

할 만하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는 문화 분야 종사자의 절반 이상(64%)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2020년에 80% 

이상의 소득 손실이 발생했다(UNESCO 

et al., 2021). 2020년 EU 전역에서 문

화 노동자의 3분의 1(33%)이 자영업자

였으며, 이는 전체 고용 평균의 두 배이

다(14%). 그러나 국가 간의 차이는 상당

하다(네덜란드 47%, 루마니아 16%). 여

성은 또한 문화 분야에서 남성 대비 상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여성 68%, 남성

83%, Eurostat, 2021a). 이는 소득이 시

장 혼란(코로나 시국과 같이)에 더 큰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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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는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접근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성평등에 의존한다. 세계 문화개발은 역동적이고 도전적이며 독립

적인 힘으로 작동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이것이 스웨덴 문화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문화다양성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세계인권선언문과 그에 따른 인권 문서는 모든 인간이 자

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 사회 계약을 명시한다. 예술적 표현의 자

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성평등은 인권을 증진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차원이다.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은 여성이 자

신의 문화적 표현을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당사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권력과 영향력의 평등한 분배를 

보장한다는 목표는 문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평등한 상황에서 창의성이 발현되고, 

그 창의성은 번영하는 문화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예술적 자유의 행사라는 맥락에서 성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권의 이러한 기본적인 측면을 증진하는 것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사

회를 달성하는 데 필수이다. 코로나로 인한 제재와 봉쇄로 인해 문화·창의산업과 기업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평등과 예술적 자유 모

두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았다. 창의경제와 일자리 기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질의 근로조건, 공정한 보상 및 견고한 저작권 체

제의 세계적 구현을 존중하고 촉진하는 것은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문화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위기 상황

에서 문화기반시설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글로벌 리포트 시리즈는 협약이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반 및 특정 문화 정책 

개발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의 결과를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필자가 문화부 장관으로서 이행해야 할 역할의 중요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지넷 구스타프스도터
스웨덴 문화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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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팬데믹은 많은 사설 예술 공간, 
문화 프로젝트 및 프리랜서 

기반 협업, 특히 여성의 비공식 
근무 조건으로 인해 문화적 

고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강조했다

문화·창의분야는 봉쇄 조치로 전반적으

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게임산업

은 이익을 얻은 유일한 산업이었다(EU-

28에서 매출 +9%, EY Consulting, 

2021). 그러나 게임산업의 여성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30%에8 불과하다.  

당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2021)이었

던 카리마 베누네(Karima Bennoune)

는 ‘코로나19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대

격변’이라고 경고했다. 여성에 대한 폭

력의 급격한 증가는 차별 없이 문화 생

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악화시켰다

(Bennoune, 2021). 2020년 프리뮤즈

(Freemuse)는 예술가의 성별, 성정체

성, 성적 취향 및 인종을 포함하여 오프

라인과 동일한 이유로 온라인상의 괴롭

힘, SNS에서의 위협이나 공격을 받는 

예술가의 증가 추세를 문서화했다. 또한 

2020년 예술가 기소의 45%는 코로나

와 관련된 예술적 표현과 관련이 있다(성

별 구분은 보고되지 않음)(Freemuse, 

2021, 자세한 내용은 10장 예술적 자유 

참조). 또한 팬데믹은 관객 간의 불평등

을 악화시켰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광범위한 사용은 디지털 성격차

를 확대했다. 

8.  Statista. 2014~2021 전 세계 게임 개발자의 성별 분포 

www.STATISTA.COM/ STATISTICS/453634/

GAME-DEVELOPER-GENDER-DISTRIBU-

TION- worldwide/(2021년 9월 17일에 접속)

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여성의 불

균형한 접근으로 인해 남성 대비 여성

의 낮은 온라인 접근성은 여성의 창의성

과 예술에 대한 온라인 참여에 있어 격

차가 벌어졌다. 전 세계 추정치에 따르

면 2019년 기준 남성 인구의 55%가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여성 인구의 

48%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총 동등성 점수 1에서 성별동등성 점수가 

0.87인것으로 해석된다. 긍정적으로 들

릴 수도 있지만 2013년 이후 성평등 점

수는 약간 감소했다(ITU, 2020).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서 성별로 구분된 

데이터의 부족은 유네스코가 글로벌 리포

트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판에서 강조한 

지속적인 문제이다. 데이터 부족은 지식 

부족을 의미하며 이는 임의적인 조치 또

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해석할 수밖

에 없다. 정보에 입각한 문화 정책은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생태계 내에서 창의경

제의 활력과 수백만 명 남녀의 생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전체를 위

해서도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53%의 국가가 문화 및 미

디어 분야의 성평등과 문화 생활에 여성

의 참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 및 배포한다고 보고한

다. 개발도상국의 43%만이 이러한 측정

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차이는 상당하다. 그림 9.7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간에도 가시적인 격차가 

있다. 그러나 데이터는 종종 부분적이고 

산업에 따라 다르며(전체 문화 분야와 관

련이 있는 것이 아님) 시간적으로 분리되

어 있다.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서  

성별로 구분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은 유네스코가  

글로벌 리포트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문제이다.

이로 인해 추세를 확인하고 예측하는 것

이 어렵다.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메커니

즘이 없이는 본 연구가 정책 결정에 제공

하는 정보는 한계가 있기에 성평등 달성

에 기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그림 9.7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성평등과 여성의 문화생활 참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역별 
정기적 데이터 수집 및 배포
 

출처: BOP Consulting(2021)

아랍 국가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동유럽 국가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전 세계

64%

17%

60%

53%

47%

100%

53%

http://www.STATIS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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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는 전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1년부터 교육문

화부가 여성부 및 기타 공공 기관과 함

께 공공, 정치 및 문화 생활에 대한 여성

의 참여와 여성의 창의경제에 대한 기여

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

행했다. 2021년, 프랑스문화부는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의 성평등 관측’ 제9판을 

발간했다. 2016년부터 칠레는 문화 분야

의 성 불평등, 격차 및 장벽을 분석하기 

위한 제도적 평가를 수행해 왔다(글상자 

9.4 참조). 

추세를 파악하고 포괄적인 
창의분야와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5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평가할 때 기존 

데이터의 단편적 특성은  
또 다른 도전과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문화통계에 가장 경험이 많고 성

평등 측면에서 가장 앞선 국가의 데이터

조차도 창의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의 프

로필(사회적, 경제적 배경, 민족, 장애 상

태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

는다. 이 교차성은9 문화 기관, 예술 자금

지원 구조 및 창의적 생태계에 의해 배제

된 사람에 대한 보다 미묘한 이해를 제공

할 것이다. 남녀 문화 분야 종사자의 고

용 패턴에 대한 통계 또는 창의 분야에

서 여성 근로자의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질적 방법의 사용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부족한 것

은 체계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다. 추세

9. 법학자 킴벌레 크렌쇼(Kimberlé Crenshaw)가 만든 

교차성이라는 용어는 여러 불평등(성별, 민족성, 성적 

취향, 연령 등)이 사람들의 삶, 특히 소수자의 삶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를 파악하고 포괄적인 창의 분야와 다양

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

표 5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전 세

계적으로 평가할 때 기존 데이터의 단편

적 특성은 또 다른 도전과제를 야기한다. 

EU 회원국들은 2019-2022년 ‘문화를 

위한 작업 계획’에서 문화·창의분야의 행

동 우선순위로 성평등을 명시적으로 언급

했다. 2020년 3월 유럽위원회(EC)는 고

정관념에 도전하고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

는데 있어 문화와 미디어의 역할을 인정

하는 성평등 전략 2020-2025를 발표했

다. 2020년 11월, 독일 유럽연합이사회 

의장국 하에 처음으로 성평등이 이사회의 

문화 의제에 포함되었다. 

글상자 9.4 •  우선순위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평가 - 칠레

2016년부터 칠레 문화예술유산부는 여성의 예술분야 참여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이러

한 연구는 성 불평등을 강조하고 여성이 창의적인 활동이나 대중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활동에 접근하기에 불리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리고 시급히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보

여주었다.

2020년 칠레의 16개 1차 행정구역 중 하나인 오하긴스(Libertador General Bernardo 

O’Higgins) 지역에서 여성 및 성평등 지역 장관 사무국과 문화예술유산 지역 장관 간의 협

력 협정 체결이 있었다. 본 협정은 여성의 지원 절차와 가용 자금 수여 및 집행 참여 촉진, 

쇼케이스 공간 생성과 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을 통한 여성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기

업가의 경제적 자율성 강화, 그리고 여성 개발과 관련된 협력 네트워크 및 이니셔티브에 대

한 조직적 지원 수립을 목표로 한다. 

출처: Chile Q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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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연구 결과 중 하나에 따르면 ‘성별 분류 

데이터는 문화 분야에서 성평등을 달성하

는 데 따른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는 여전히 불충분하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0b). 문화·창의

산업(및 문화 분야)의 성별 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의 부족은 또한 EU 회

원국 성평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 워

킹그룹의 개방형 방법(Open Method 

of Coordination Working Group)’이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지적되

었다. 문화 통계에서 더 많은 성별 분류 

데이터와 국가 간 데이터 수집을 통합해

야 한다(European Union, 2021). 

새로운 개입 영역

지난 몇 년 동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개입 영역

이 등장했다. 

그 중 하나는 인종, 경제적 지위, 언어, 종

교, 연령 및 장애와 같은 다른 형태의 차

별과 성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교차성 

프레임워크와 관련이 있다. 문화적 권리

와 함께 누구도 배제되게 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따라 사용되는 교차 렌즈는 문화

분야의 여성 대상 정책에 미묘한 차이를 

제공한다. 협약의 일부 당사국은 이 분야

에서 점점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슬로베니아는 EU의 유럽사회기금(Eu-

ropean Social Fund)의 지원을 받아 특

히 문화·창의분야의 소수자 커뮤니티에 

속한 여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공동으

로 자금 조달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있

다. 그 결과는 사회적취약계층과 슬로베

니아의 로마인 공동체나 독일어권과 같은 

소수 민족 여성이 전면적으로 문화생활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트로 

구현되었다. 그러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현대 섬유예술 및 디자인 학교(OLOOP 

Ljubljana Institute)에서 실행한 드러난 

손 - 인간 및 사업 성과(Razkrite roke 

- Poslovni in HUMANI uspehi)로, 여

성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가 직물 및 기타 

예술 매체로 작업하면서 디자인, 교수법, 

인도적 지원 및 마케팅에 있어서의 기술

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마음

을 열고 닫힌 환경에서 벗어나 집단과 공

동체에 통합되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

젝트는 또한 이러한 그룹, 문화 및 언어를 

보여주어 편견을 없애고 낙인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추세는 남녀 간의 평등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성정체성과 선호를 정의하는 다양

한 방식을 포함하여 성다양성을 보다 광

범위하게 다루는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다(글상자 9.5).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국립시각예술

전시회는 전시회 등록 시 성별란에 ‘기

타’ 옵션을 포함함으로써 성별의 이분법

적 개념을 확장하고자 했다. 또한 국립

음악원은 음악가와 밴드의 논바이너리

(non-binary) 등록부를 설립했다.

에콰도르에서는 트랜스젠더 미성년자 가

족의 모임인 크리살리스(Crisalys)와 트

랜스젠더 여성 그룹인 뉴카 트래스(Ñuca 

Trans, We Trans)가 논바이너리 성정체

성을 표현하고 문화 생활에 참여할 수 있

는 공간을 확장했다. 예술 행사를 통해 공

공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부 포럼에 참

여함으로써 여성 및 LGBTIQ+ 청소년, 예

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등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것이다. 아이슬란드의 걸스

락!(Stelpur rokka!, Girls Rock!)은 음악

과 평등 교육을 통해 여성, 트랜스, 퀴어 및 

인터섹스 청소년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자

원 봉사 단체이다. 5년 동안 400명 이상의 

여성이 활동에 참여했으며 70개 이상의 밴

드를 결성했다10. ‘걸스락!(Girls Rock!)’이 

소속된 ‘걸스 락 캠프 동맹’은 세계적으로 

60개 이상의 캠프가 있는 청소년 중심의 

예술사회 정의단체의 국제 네트워크이다. 

걸스 락 캠프는 아이슬란드외교부의 지원

으로 2016년부터 토고에서도 기획되었다. 

따라서 문화·창의산업은 참가자, 청중, 정

부, 시민단체 및 활동가를 참여시켜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

고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결

과적으로 더 큰 성평등과 다양성에 기여

한다.  

10. www.stelpurrokka.is.

글상자 9.5 •  몬테네그로의 문화계 LGBT 전략

몬테네그로의 국가적 LGBT 전략(2013-2018)은 LGBT에 대한 대중인식과 사회적 수용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성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개방적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문화부

는 LGBT 커뮤니티가 공공 장소에서 표현되는 방식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문화 프로그램

은 안나린드재단(Anna Lindh Foundation), 유벤타스와 퀴어 몬테네그로(Juventas and 

Queer Montenegro)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와 포드고리차에 있는 동시대예술센터(Center 

of Contemporary Art) 및 시립문화센터 부도토모비치(Budo Tomović)와 같은 공공 기관

과 협력하여 개발 및 구현되었다. 여기에는 LGBT 아티스트를 보여주는 사진 전시회와 소수 

민족 정체성의 문화적 표현에 초점을 맞춘 공개 토론이 포함되었다. 논바이너리 성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창작자와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예술 현장을 공개하는 것은 몬테네그로에서 성 

다양성의 새로운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었다. 이 전략은 공공 문화기관이 정기적

인 프로그램에 성 소수자들이 만들거나 참여한, 그리고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창의적 콘텐츠를 

포함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했다. 또한 LGBT 창의성을 기념하는 새로운 문화 플랫폼을 지원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더 다양한 문화와 창의적 환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더 포

괄적인 사회적 맥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출처: Montenegro QPR

http://www.stelpurrokk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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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간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성다양성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는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흐름이다 

25년 동안 세계 최대 LGBTQ11 미디어 

옹호 단체인 GLAAD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퀴어인이 등장

하는 TV 등장인물 노출을 추적해 왔다. 

2019년에 미디어에서의 LGBTQ 인물 

및 이미지 노출에 대한 미국 비-LGBTQ 

시민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LGBTQ 이미

지에 노출된 사람들이 LGBTQ인과 그

들의 이슈를 더 수용하고 지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GLAAD와 넷플릭스도 

202012년 6월에 멕시코와 남미 5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응답자(68%)는 LGBTQ 커뮤

니티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나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

며, LGBTQ 응답자 중 87%는 이러한 영

화와 프로그램은 2년 전보다 해당 커뮤

니티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답했다

(Townsend and Deerwater, 2021). 

이러한 결과는 창의산업이 사회에 미치

는 변혁적 효과를 강화하고 인권과 공유

가치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

인 문화적 표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11. 본 섹션에서는 GLAAD 연구와 일치하는 용어 사용.

12. www.glaad.org/whereweareontv20.

결론 및 제언

최신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적으로 성평등으로 가는 과정의 현주소는 

68%로 2020년(-0.6% 포인트)보다 낮

다. 이대로라면 세계적으로 성별 격차를 

줄이는 데 135.6년이 걸릴 것이다(WEF, 

2021a).

유엔은 2021년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

한 창의경제의 해’로 선언했다. 창의경제 

(또는 오렌지경제)가 ‘경제 성장과 혁신 촉

진, 빈곤 퇴치,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창

출,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성

과 젊은이의 삶의 질 향상 및 권한 부여, 

국가내 및 국가간 불평등 감소 등 지속가

능한 개발의 3가지 차원과 2030 어젠다 

달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13. 

문화 및 미디어 분야 없이 2030년까지 ‘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5를 향

해 전략적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창의경제에 고용된 사람의 대부분

이 18-25세 사이의 여성과 젊은이들이

며14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분야이기 때문이다

(BOP Consulting, 2021). 또 다른 이

유는 해당 분야가 ‘문화 활동, 상품 및 서

비스가 정체성,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

여 성별 규범 및 관계 형성에 기여하기 때

문이다(협약에 명시됨). 따라서 문화 및 

미디어 분야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권

리를 증진하고 여성과 성별이 다양한 예

술가가 문화적 권리를 행사하며 성공적인 

창작 경력을 쌓는 것을 막는 사회적 인

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3.  결의안 A/RES/74/198. https://digitallibrary.

un.org/record/3835223?ln=en (2021년 8월 13

일 접속)  

1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창의경제의 해. https://

en.unesco.org/commemorations/interna-

tional-years/creativeeconomy2021 (2021년 

8월 13일 접속)

성평등은 문화·창의분야의 우선순위로 대

두되고 있다. 국가들은 여성 예술가와 문

화 분야 종사자, 그리고 여성의 문화 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

은 정책과 조치를 보고했다. 문화 및 미디

어 분야에서 여성의 비중이 향상되고 있

는데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노

력이 리더십 역할의 성평등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제 창의산업의 여성은 남성과 동

일한 권리, 자금 지원, 경력 기회 및 전문

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투 운동

과 같은 최근 몇 년 동안 달성된 발전은 

문화·창의산업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

한 노력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Corbat 

and González, 2019). 그럼에도 불구하

고 코로나와 같은 최근 위기는 성별 격차

가 몇 개월 사이에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여성과 성별이 다양한 창

작자가 다시 소외되었고, 개인적 그리고 

업무적 손실에 노출되었다. 모든 지역이

나 창의분야가 동일한 수준의 영향을 받

은 것은 아니지만 성평등 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여성에 대한 데이

터 부족은 창의적인 직업에서의 성평등 발

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남아있다. 

이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한 데이터

와 평가는 해결되어야 하는 전체적이고, 

구조적이며, 문화적인 문제들에 관한 공

통의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Vacca-

rone, 2019). 정량화 가능한 추정치와 기

존 연구의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성평등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http://www.glaad.org/whereweareontv20
https://digitallibrary
https://en.unesco.org/commemorations/interna-tional-years/creativeeconomy2021
https://en.unesco.org/commemorations/interna-tional-years/creativeeconomy2021
https://en.unesco.org/commemorations/interna-tional-years/creativeeconomy2021
https://en.unesco.org/commemorations/interna-tional-years/creativeeconomy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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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다양성은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함

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

진하는 새로운 영역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는 문화 생활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LGBTIQ+ 예술가의 권리를 점점 더 우선

시하고 있으며 이로써 보다 관용적이고 포

용적인 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

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입증된 영향

을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다른 영역

에는 학제성과 교차성이있다(지속가능발

전목표 5 & 4, 지속가능발전목표 8 &10). 

협약 이행에 관한 4년제 정기보고서에서 

강조한 조치와 정책에 시청각 분야가 중요

하게 등장한다. 따라서 성 불균형과 어려

움이 있는 다른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하

는 정책의 채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많

은 경우 시청각 분야에서 수행된 모범 사

례와 이니셔티브는 다른 분야에 영감을 줄 

수 있다.  

코로나의 영향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될 것이므로 여기에 설명된 것과 같은 정

책 및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시민사회 

및 정부간 조직은 성평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여 앞으로의 어려움

(기후 변화와 같은)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명확한 젠더 전문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견해를 의사결정 과정에 도입하면 성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근본적인 사회 구

조, 정책 및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을 효

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Hillenbrand et 

al., 2015). 조직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

에서 정책과 조치를 개발,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젠더 전문가(예: 

젠더 고문)와 여성이 창의적인 직업에 참

여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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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의분야와 산업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젠더 변혁적 접근 방식에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아래 권고사항에

는 시급한 조치이기도 한 단기적 권고사

항과 장기적인 젠더 변혁적 조치가 포함

된다. 단기 조치는 본질적으로 더 정량적

이며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창의 분

야(예: 게임산업) 내 리더십 위치에서 여

성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

기 조치는 자금 지원의 접근성도 다룬다. 

장기적인 젠더 변혁적 조치는 창의분야에

서 여성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유지하는 규범, 

태도 및 제도화된 규칙을 다룬다. 이는 단

순히 성 불평등의 증상만이 아니라 성 불

평등의 근본 원인을 다룬다. 

정부(문화부, 예술위원회, 자금 지원 기관, 

지역 및 지방 당국)

 ¡여성이 문화 생활에 전면적으로 기여 

및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를 이

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문화 및 미디어 

분야 여성의 대표성에 대한 양적 및 질

적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을 착수하고 

제공한다.

 ¡지방,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연구 결

과 및 기타 데이터를 활용하여 리더십

의 평등을 달성하고 문화 프로그램에서 

자금 및 대표성을 확보하며 문화 분야

에서 나이, 민족, 사회적 및 경제적 배

경, 신체 장애와 상관 없이 여성의 가장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증거기반 

정책 및 조치를 개발한다. 

 ¡참여적 문화 정책은 여전히 규범이 아

닌 예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문

화·창의산업의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

한 정책 결정에 다수의 이해당사자 접

근 방식을 우선시한다.

 ¡경력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 민족 배경

을 가진 여성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

자, 이주 여성, 유색인종 여성, 장애 여

성, 소외된 지역 사회 여성 및 LGBTIQ+ 

개개인을 지원하여 교차 접근을 우선시

한다.

 ¡의사결정자의 직책에서 여성 비율에 대

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 스스로가 탁

월해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

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장려한다.

 ¡성평등을 저해하며 문화 생활에 기여

하고 참여할 여성의 권리와 성별이 다

양한 성인과 청소년의 권리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법률을 철

폐한다.

 ¡단기 계약직, 가사 돌봄 책임과 양립할 

수 없는 긴 노동 시간(일반적으로 무급), 

기회 부족 및 임금 격차와 같은 문화 분

야의 불안정한 노동 관행을 없앤다.

문화기관, 미디어 및 시민단체(비정부 기

관, 학계, 민간 기업):

 ¡조직 내부와 문화 프로그램 전반에 걸

쳐 성평등 진행 상황을 영구적으로 모

니터링하기 위해 양적 및 질적 연구를 

실행한다.

 ¡조직과 문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성

평등이 달성될 때까지 채용, 승진 및 포

상에서 적극적 조치를 적용한다.

 ¡특히 여성이 심하게 과소대표되는 창

의분야(예: 디지털 환경)에서 전용 자

금을 수반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여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또는 서비

스를 수립한다.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저해하

는 성별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표현을 전달할 수 있도록 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설계한다.

정부간 조직:

 ¡국가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원과 비

교가능성에 대한 기여 등 전 세계 문

화·창의분야에서 성평등을 향한 진전

에 대한 지식 생산과 공유를 모니터링 

및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

울인다.

 ¡훈련 및 역량 구축에 있어 지속적인 옹

호 및 인식 제고 노력에 참여하고 문화

정책에서 성주류화를 시행하기 위한 기

술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며 문화·창

의분야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젠더 변혁

적 조치를 제공한다. 

 ¡ 2030 어젠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5를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로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성주류화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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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의  
자유 지키기

사라 와이어트

핵심 발견

›››	 	일부 국가에서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했지만, 2020년

에도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등 보호법과 실행 사이의 단절이 여전히 

심각하다. 보호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호법은 지역 모니터링 시스템과 구체적인 이행 체계

에 지원을 받아야 한다 

›››	 	문화권 및 인권 옹호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 제공

을 포함해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모니터링하고 옹호하는 일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

›››	 	예술적 자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에 있어 지속적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인권과 모든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	 	지난 4년 동안, 54%의 당사국들은 새로운 경제 조치를 채택하거나 기존 경제 조치를 수정하여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조치를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	 	여러 국가에서 예술가들의 공정한 급여, 보수,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노동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자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이 아직도 남아 있어,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코로나19로 인해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기존 작업 환경의 불안정성이 악화됐다. 국가

들은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 조치를 통해 이

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려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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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영역의 
예술적 자유가 
점점 더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예술적 자유에 대한  
도전이 더욱 심화됨:  

예술가들의 소득이나 사회적 보호가 
갑자기 사라졌고, 때때로 코로나19 
조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함

입법 예술가의 지위인권과의 관계

신성모독과 
명예훼손법과 
같은 유해한 
법률은 많은 
나라에서 
철폐되었음

예술적 자유가 
국가 인권의 
프레임워크와 
전략에 통합되고 
있음

그리고 문화 단체와 인권 단체들 
간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음

54%

경 과

예술적  
자유의 구성은:

1
예술적  

표현의 자유

시민사회

특히 가장 어려운  
지역의  

시민단체를 지원

예술인 지위법 채택 및 
개정, 그리고 인권법 안의 

예술적 자유 포함

입법

부처 간, 그리고 여러 
이해당사자 간 협업 조성

협업

권고 사항

데이터 및 정보 격차 예 술 가 에  대 한  공 격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은, 
검열에서 살해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진전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자유라는 
용어는 아직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이해를 얻지 못함

53%
의 당사국만이  
침해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는 독립적 
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겨우

2018 673

771

978

2019

2020

도 전

지속적인  
정보 격차는  
보다 표적화된 
정책 개발을 
저해함

온라인에서의  
예술적 자유 보호 보장

온라인에서의 자유

2
예술가의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

               의 
국가가 예술가의 
지위 향상을 위한 
경제적 조치에 대해 
보고함

예술가들의 지위 향상을 통해 
이들에게 다른 노동자들과 비슷한 
권리와 혜택을 제공함

?

코로나19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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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 영국 2인조 뮤지션은 국내외에서 소규

모 라이브 공연을 하며 경제적으로 불안정

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코로나19가 

터지자 급작스레 아무런 공연을 할 수 없

게 되었고 그들의 주 수입원은 하룻밤 사

이에 사라졌다. 이미 수입이 별로 없었고 

홍보를 위한 무료 공연을 많이 했기에 의

지할 자원도 없었다. 보건 비상사태에 직

면한 정부가 그들과 같은 예술가들에게 긴

급 구호를 제공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

다. 그때까지 그들은 친구들이 기증한 음

식에 의존해야 했고 집세를 낼 수 없어 집

을 잃을까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이 재

난을 피하려면 헬프 뮤지션(Help Musi-

cians)의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기금에

서 보조금을 신청해야 했다. 이 독립적인 

자선 단체는 2020년 3월부터 영국 전역

에서 1,100만 파운드(약 1,460만 달러)

가 넘는 경제적 어려움 기금으로 19,000

명 이상의 음악가를 지원했다1. 

2인조 뮤지션은 이미 온라인에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방에서 라이브 스

트리밍 공연을 시작했다. 시청자들의 자

발적인 후원금으로 약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시청자가 후

원하지는 않았다. 공연 제한이 완화되면

서 2인조 뮤지션은 살아남았지만 투어나 

공연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해

도 갚기 어려울 큰 빚을 안고 있다. 그들

은 늘 불안정하고 과소평가된 음악계에서

1. www.helpmusicians.org.uk/

의 일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

들은 이 경험을 통해 대중과 정부가 위기 

속 예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위기를 통

해 예술가가 공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음악가치사슬에서의 변

혁이 일어나길 바란다. 

예술적 자유를 살펴보면  

한 지역의 인권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술가들이 직면한 이러한 어려움은 문

화·창의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한 금

액을 동원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국가에

서 예술가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의 심

각성을 암시한다. 더욱이 인터넷 접근이 

여전히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생계를 꾸려갈 기회가 모든 예술가에게 주

어진 것도 아니다.  

2018년 글로벌 리포트 발간 이후,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황폐해지고 2021년 12

월 기준 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등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특히 문화 분야는 

(1장에서 설명한)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니

라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도 큰 타격을 받

았다. 이는 정부의 위기 대처를 비판하는 

작업을 하다가 구금된 경우가 많다는 보고

에서 찾아볼 수 있다(Freemuse, 2021).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예술가들은 

대부분의 문화 분야 업무의 비공식적 특성

으로 인해 수입은 물론 의료보험 또는 고

용보험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글을 쓰는 이 시점에도 이

어지고 있다.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

설적이게도 문화분야의 어려움은 기존 문

제에 대한 대중의 더 넓은 인식으로 이어

졌다. 이 장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적 자유

에 대한 권리의 노력은 국가적, 국제적 차

원에서 지속되고 있다. 2018년부터 정부

는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가 항상 직면

해 온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지위법(Status of the Artist laws)과 메

커니즘을 제정했거나 준비 중이다. 예술적 

자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

약(ICCPR)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 검열, 

정치적 간섭 또는 비정부 행위자의 압력 없

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상상, 창작 및 배

포할 수 있는 자유이다. 여기에는 모든 사

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포

함된다(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15조 1항 (a)). 

이처럼 예술적 자유는 문화권의 기본적 측

면이며 예술적 자유를 살펴보면 한 지역의 

인권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장에서 언급했듯이 2018년 글로벌 

리포트 이후 4년제 정기보고서 프레임워

크는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

워크와 일치하도록 재설계되었다. 이 프

레임워크에서 당사국의 예술적 자유 이행

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

는 정책과 조치, 그리고 예술가와 문화 분

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증진

하고 보호하는 정책과 조치를 다루는 두 

가지 주요 지표에 따라 측정된다.

핵 심  지 표

창작, 표현 및 문화생활 참여의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http://www.helpmusicians.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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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따라서 당사국이 예술적 자유와 관련된 조

치의 이행에 대해 특정 질문을 받은 것은 

최근의 보고 기간(2018-2020년)이 처음

이며, 이전 글로벌 리포트와 비교해 새로

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입법 및 조치

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개선되었지만 예

술적 자유에 대한 모니터링은 몇 가지 지

속적인 문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용

어가 151개 협약 당사국 간에 아직 공통

된 이해가 없다는 점이다. 예술적 자유에 

대해 보고된 114개 조치 중 20%가 예술

가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보호와 관련된 

반면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는 

14%이고, 25%는 예술적 자유라는 개념

에 어울리지 않는 취약계층의 문화 참여

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나 문화적 감수성

을 일깨우기 위한 조기 예술 교육 훈련 프

로그램과 관련되었다(그림 10.1).

유네스코는 정부, 시민단체 및 예술가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과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예술적 자유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활동으로

는 2021년 4월 나미비아(Namibia)의 빈

트후크(Windhook)에서 세계 언론 자유

의 날(World Press Freedom Day) 국

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개최

된 예술적 자유에 대한 국가 훈련이 있다.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유네스코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모

두 포함하는 예술적 자유를 옹호하는 데 

중요한 발전을 도모했다.

유네스코 <1980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와 협약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

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정의와 사회적 지위의 경계

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예술가를 위한 

규정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항

상 명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예술적 자

유를 측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 권고는 

국가가 예술가를 정의하고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법적·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인정

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인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 권장사항은 작품의 창작과 보급을 포함

하여 문화적 표현을 증진하고 예술가가 자

신의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

치에 대해 정의한 협약 제7조와 함께 한

다. 결과적으로 이 권고와 협약은 고용 및 

노동권, 근로 조건 보장, 정보 접근 및 기

본적 자유 보호와 관련된 유엔(UN) 지속

가능발전목표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이는 국제적·지역적 인권 메커니즘과 결

합하여 예술적 자유를 증진 및 보호하고 

국가가 조치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

는 실질적인 국제적 도구를 형성한다(글

상자 10.1).

예술적 자유의 증진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

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창작하는 동안 생존에 필요한 자유나 사회

적·경제적 조건 없이는 예술가가 의미 있

는 예술 작품을 생산할 수 없다. 적절한 지

원 수단의 부족으로 일부 사회 집단 또는 

지역의 예술가가 창작하기 어려우며, 이는 

궁극적으로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을 박탈

할 위험이 있다. 학계나 비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보고한 조치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2018년 글로벌 리포트 이후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경제적 권리

에 관한 발전과 정책 변화를 다룬다. 코로

나19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

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기에는 아

직 이르지만, 이 장은 위기 속 예술가와 문

화 분야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

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결론짓고자 한다. 

그림 10.1

예술적 자유와 관련하여 보고된 조치의 유형
 

출처: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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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

위험에 처했거나 망명한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예술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프레임워크

표현의 자유 보호 조치

일반적인 예술적 자유를 인정하는 프레임워크

시민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프레임워크

정부 자금 지원에 대한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한 조치 및 이니셔티브

지식재산권 보호(저작권)

예술가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보호 조치

25%기타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다원주의와 민

주적 과정의 활력을 상실한다. 예술적 자

유의 생태계는 교육, 문화 발전, 사회경제

적 수준, 웰빙, 삶의 질 및 사회적 결속력

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2020년 11월에 시작된 디지털 시대의 예술과 

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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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표현의 자유 보호: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 

법과 실행 사이의 지속적이고  
우려스러운 불일치

대부분의 협약 당사국은 헌법과 법률에 표

현의 자유를 포함하며 법률 문서에 명시되

지 않은 경우에도 종종 이 권리를 예술적 

자유에 적용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은 주로 뉴스 매체가 직면한 문

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인에 대

한 많은 공격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는 있

지만 법률 상에서 이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으면 예술적 자유가 간과되거나 덜 중요

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유네스코에 제출된 4년제 정기보고서에

서 거의 모든 협약 당사국(150개 국가와 

유럽연합(EU) 포함)은 검열로부터 자유

로운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또

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기에 그

들의 작품이 전파되고 공연화되거나 대중

이 문화 생활에 제한없이 접근하고 예술 

작품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 언급한

다. 그러나 이전 글로벌 리포트에서와 마

찬가지로 예술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 남용

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법과 실행 사이에 우려할만한 단절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는 전 세계 창작분야 전반에 걸쳐 예술

가를 향한 공격에 대한 연간 통계를 생성

하는 기관인 프리뮤즈(Freemuse)의 연

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검열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공격, 즉 투

옥, 구금 및 기소는 최근 몇 년 동안 모두 

증가했다. 신체적인 공격과 위협, 온라인

상의 공격, 작업금지 및 공연 중단, 라이

선스 거부,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을 포함

해 다른 형태의 억압이 대부분의 학대를 

구성한다. 

글상자 10.1 • 예술적 자유와 관련된 UN 제도

세계 인권 선언(1948)

•  표현의 자유(제19조)

•  사회보장(제22조)

•  노동과 공정한 보수(제23조)

•  정신적, 물질적 이익 보호 권리(제27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1966)

•  유리한 근로조건(제7조)

•  노동조합 결성(제8조), 사회보장(제9조), 문화 생활 참여(제15조)

•  예술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받을 권리(제15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1966)

•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

계없이 모든 종류의 저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제19조)

멕시코 시티 문화정책 선언문(1982) 

•  예술가의 창작활동에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다(제27조)

•  예술적, 지적 창조를 촉진 및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확립한다(제28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1996)

•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자는 판매나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해 저작물의 원본 및 사본을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배타적 권리를 누린다(제6조).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2001)

•  작가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인정(제8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시청각 퍼포먼스에 관한 베이징 조약(2012)

•  공연자의 경제적 권리와 별도로,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양도된 후에도 공연자는 시청각 고

정물에 고정된 공연 또는 라이브 공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공연 사용 방식에 의해 생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공연의 공연자로 식별되도록 주장

하는 권리

•  시청각 고정물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의 명성에 해를 끼치는 왜곡, 훼손, 또는 기타 

공연 수정에 반대하는 권리(제5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2015)

•  목표 8.5 - 동일 임금의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  목표 8.8 - 노동권 및 근로조건 확보

•  목표 16.10 - 정보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접근 보호

유엔국제노동기구(ILO) 폭력과 괴롭힘 협약 및 권고 (206호) (2019)

•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근로 환경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제4조)

•  직업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며 성평등

을 추진하는 접근 방식을 개발할 필요성(협약 제4조)

•  광범위한 개인보호 범위(협약 2조) 및 민간 및 공공분야 관계없이, 공식적이고 비공식적

인 경제 모두에서 ‘업무중, 업무 관련하여, 또는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폭력 및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협약 제3조)

•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폭력과 괴롭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는 분야나 직업 및 

작업에 대한 적절한 조치 채택(권고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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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높은 수치는 부분적으로 프리뮤즈와 

같은 곳의 모니터링 증가에 기인한다는 점

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격 

횟수가 실제로 높을 가능성도 있다(어쩌

면 수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높을 수 있음). 

표현의 자유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는 많은 국

가에서는 검열 기관이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검열

위원회의 승인 없이 노래와 영상을 발표

한 예술가가 형사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받

은 사례가 있는데 이는 결국 (지역 및 국

제법에 위배되는) 사전 검열로 귀결된다. 

실제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구체적으

로 언급했듯이 사전 검열은 인명이나 재

산에 대한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의 임박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여야 한다(Shaheed, 2013). 이처럼 

예술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

은 예술적 자유에 대한 제한적 조치가 아

니라 보호적 조치를 취하려는 정치적 의지

의 필요성이다.

예술적 자유의 퇴보는 전 세계적으로 표현

의 자유 상태가 쇠퇴하는 것으로도 증명된

다. 예를 들어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에 기

반을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는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모니터링 

대상인 170개국에서 학문과 문화의 자유

가 3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Alizada et 

al., 2021). 예술적 자유의 침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예술가가 기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관객의 능력

에 명백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사회 전반

에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에

티오피아 예술가 하찰루 훈데사(Hachalu 

Hundessa)는 역사적 불의에 초점을 맞

춘 노래 때문에 2020년 6월 의문의 공격

자들에 의해 총살당했다(Ayana, 2020). 

그의 죽음으로 폭력적인 봉기가 일어났고 

2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 사

례는 예술가의 생명과 표현의 자유를 보

호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고 정치적으

로 노출된 예술가의 살해가 끔찍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폭력 단

체로부터 예술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국 안팎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

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

고할 때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시

행된 새로운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

한 국가는 거의 없었고 몇 년 전에 통과된 

법안을 언급한 국가도 있었다. 또한 최근의 

보고 기간 동안 보호를 위한 기본권으로서 

예술적 자유를 위한 입법을 확대했다고 보

고한 국가가 없다는 사실도 유감이다. 개선

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

시아에서는 예술적 자유 부문을 포함한 인

도네시아 인권위원회(Kommas HAM)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2021

년 5월 하원에서 승인되었다(UNESCO, 

2021e).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는 현재 

유네스코와 함께 관공서에서 예술적 자유

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

다. 다른 국가에서 칭찬할 만한 유사한 조

치에 대한 보고가 부족한 것은 부처 간 협

력과 소통이 제한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

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지만, 이것

이 예술적 자유를 보호하는 조치로 간주되

지 않을 수 있다. 

글상자 10.2 • 스웨덴의 예술가에 
대한 혐오 표현 및 위협 대처

스웨덴 보조금위원회(Swedish Arts Grants 

Committee)의 2017년 근로 환경 설문조

사에 따르면 응답한 예술가의 3분의 1이상

이 위협, 폭력 및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스웨덴 정부는 혐오 표현과 위협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위협

은 관객이 특정 유형의 작품과 사회적 논평

을 박탈당함에 따라 예술가뿐만 아니라 민

주적 대화, 대중적 참여 및 예술적 발전에 영

향을 미치는 자체 검열로 이어졌다. 이에 맞

서 스웨덴은 혐오 표현의 영향에 대한 더 많

은 지식, 위협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언론인과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한 더 큰 국

제 협력을 포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출처: Sweden QPR

그림 10.2

2018년-2020년, 예술적 자유에 대한 공격
 

출처: 프리뮤즈 예술적 자유에 대한 연간리포트, 2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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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

한 조치를 취한 국가가 반드시 데이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국가의 헌

법이 예술적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록 중요한 조치이긴 하지

만 불행히도 이것이 기본적 자유의 침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2. 이러한 요소들은 

분석을 복잡하게 하여 오늘날 예술적 표

현에 대해 명확한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올바른 방향을 향하는 입법 단계

앞서 언급한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

난 4년 동안 특히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유해한 법률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법률이 

크게 개선되었다. 

일부 국가는 신성 모독 또는 
종교에 대한 모욕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했다.

이전 글로벌 리포트는 명예훼손, 모욕, 테

러 및 신성 모독에 관한 법률이 예술적 자

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지하

고 오용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법

률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명예훼

손법의 검토는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에 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에 관

한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4호에서 명시

적으로 권고하여 그러한 법이 표현의 자유

를 억압하지 않도록 했다(Human Rights 

Committee, 2011). 그러나 아직도 이러

한 우려가 남아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러한 법률의 공식화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적용 시에는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반대의견

을 침묵시키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 

2.  프랑스 상원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22개 주에서 예
술적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다(Sénat Français, 
Direction de l’Initiative Parlementaire et des 
Délégations, 2016)

이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그러한 법

률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신성 모독이

나 종교 모욕과 관련된 법률을 수정하거

나 폐지했다(Cuny, 2020). 프리뮤즈는 

2020년 보고서에서 종교가 (정치와 외

설에 이어) 예술가를 침묵시키는 세 번

째 원인이라고 언급했으며, 종교 단체에

서 항의하고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

는 작품에 대한 금지를 요청한고 밝혔다

(Freemuse, 2020c). 

유사하게 형사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

는 정부 및 각료들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

는 데 사용되며, 종종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모욕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2020년 

프리뮤즈는 감옥이나 법원에 수감된 전체 

예술가의 약 절반이 정부에 대한 비판으

로 기소되었다고 보고했다(Freemuse, 

2020c). 코로나19 시국 동안 수많은 예

술가들이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

를 냈다는 이유로 침묵을 지켰다. 프리뮤

즈에 따르면 ‘최소 65명의 예술가가 자국

의 전염병 조치 방식에 대해 목소리를 높

였다는 이유로 구금, 기소 또는 투옥되었

다’(Freemuse, 2021). 

감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몰디브 등 명

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국가가 증가하면

서 최근 몇 년 동안 긍정적인 발전을 보

였다. 아프리카인권위원회(ACHPR)가 

2019년에 발표한 아프리카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에 관한 원칙 선언은 아프리

카 연합(AU) 회원국들이 법령집에서 형

사상의 명예훼손을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ACHPR, 2019). 2018년에 채택된 르완

다의 새로운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을 범죄

화하는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르완다, 대

통령실, 2019). 카자흐스탄에서는, 명예

훼손을 범죄화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안

이 2020년 6월 채택되었는데, 비록 민법

에 의해 여전히 벌금이 부과될 수는 있지

만, 대통령과 공무원에 대한 모욕죄를 범

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개정안에 포함되었

다(Kumenov, 2020).

노르웨이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북

유럽각료회의3 의장직을 맡는 동안 ‘노르

딕의 포용적 문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

다. 이 이니셔티브는 모든 북유럽 출신 예

술가들이 무대에서 동등하게 자신을 표현

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에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문화 정책을 촉진하는 것이

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적 자유에 대

한 권리를 법과 실행을 통해 보호해야 하

고,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으로부터 예술

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

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정

부와 수많은 권고 사항이 공유되었다(Arts 

Council Norway, 2020b). 노르웨이는 

또한 2021년 6월 외교정책과 개발 정책에

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 전

략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예술적 자유가 중

요한 역할을 하며 예술가의 국내외 권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예술적 표현의 자유 모니터링 

예술적 자유를 보호하는데 있어서의 문제

는 많은 국가들이 기본권을 전담하는 독립

적인 감시 기구의 부족으로 인해 이 주제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3.  북유럽각료회의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

웨이, 스웨덴, 페로 제도, 그린란드, 올란드로 구성

된다.

법령집에서 신성 모독에 대한 언급을 제

거하는 것은 신념에 대한 공격이 아니며 

하나의 가치관을 다른 가치관보다 우선

시하려는 의도도 아니다. 이는 단순히 신

성 모독 개념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그 개

념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 특정 종교에 대

한 충성과 융합되었던 과거에 뿌리를 두

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스탠튼 (David Stanton)
법무부장관, 2019년 9월에 시아나드 에이리안
(Seanad Éireann, 아일랜드 상원)과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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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약 당사국의 겨우 절반 정도(53%)

가 불만을 접수하거나 예술적 자유에 대

한 침해 및 제한을 모니터링하는 독립 기

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많은 예술

가들이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를 신고할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림 10.3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 및 태

평양 지역 33%부터 서유럽 및 북아메리

카 지역 75%까지 지역별 비율이 매우 상

이하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신고할 곳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NCHR)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넘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보장한다. 소수의 국가인권위원회

(NCHR)가 예술적 자유를 권리로 규정하

는 반면, 대부분은 표현의 자유라는 넓은 

범위 내에서 권리의 위반을 포함한다. 그

런 국가 중 하나가 감비아이며, 2017년

에 독립적 인권위원회가를 설립하여 예술

적 자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피해자 

보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NHRC, 

2020). 

있다. ‘예술지지(Stand for Art)’ 프로그램

은 위기에 처한 예술가들에게 생활비, 항

공료, 법률 지원, 의료비 등 재정적 지원과 

아랍 국가 및 해외 국가의 레지던시를 지

원한다. 

재정과 전문지식에 관한 제한된 자원은 특

히 개발도상국에서 예술적 자유가 일관적

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 

작업이 더 큰 문화 프로그램의 일부이 일 

때, 인권에 대한 전문 지식이 거의 또는 전

혀 없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이 작업이 인

권 프로그램 내에 있을때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전문 지식은 문화분야에 대한 지

식이 적은 미디어 권리 옹호에 있다. 

특정 국가의 정치적 위기와 억압의 증가는 

일부 조직의 활동을 폐쇄하거나 축소해야 

했으며 이는 시민 공간이 축소되는 일반적

인 세계 패턴의 일부이다. 유엔의 2020 인

권을 위한 행동 방안(Call to Action for 

Human Rights)인 ‘최고의 열망(The 

Highest Aspiration)’에 명시된 바와 같

이 시민사회 행위자가 정보에 접근하고 대

화에 참여하며 의견 불일치를 표현하고 함

께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정치, 경

제 및 사회 생활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자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UN, 2020b).

예술적 표현의 억압 규모를 완전히 이해하

려면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가 중

요하다. 그러나 국내외 차원에서 이 문제

를 모니터링하고 옹호하는 권리 단체는 상

대적으로 적고, 조직 간의 협력 부족으로  

투쟁이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

술가의 안전을 위한 합동 플랫폼과 유엔 실

천계획(언론인의 안전을 위해 수립된 것과 

유사)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데 전적으

로 전담하는 조직(연구 및 옹호, 거주 및 

이주 보조금, 위험에 처하거나 망명 상태

에 있는 예술가와 문화 노동자에게 안전

한 장소 제공)은 대부분 북반구, 특히 독

일, 스칸디나비아, 영국,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덴마크의 ‘프리뮤즈

(Freemuse)’, 핀란드의 ‘위험에 처한 예

술가(Artists at Risk)’, 노르웨이의 ‘이

코른(ICORN: 국제 난민 도시 네트워크; 

International Cities of Refuge Net-

work)’, 미국의 ‘위험에 처한 예술가 연결

망(Artists at Risk Connection)’, 독일의 

‘마틴 로스 이니셔티브(Martin Roth Ini-

tiative)’, ‘국제펜클럽(PEN Internation-

al)’ 등이 포함된다. 

아랍 국가의 예술적 창의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 단체인 ‘문화 자원(Al-Mawred 

Al-Thaqafy)’과 같은 주목할 만한 조직도 

그림 10.3

예술적 자유에 대한 침해와 제한에 관한 불만사항을 접수 및 모니터링하는 독립기구
 

출처: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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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7%

59%

75%

53%

아랍 국가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동유럽 국가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전 세계

국제 예술인 공동체에서 우리 자신의 권
리나 상황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동료들
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모든 동료
들이 직면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디야 칸(Deeyah Khan)
예술적 자유와 창의성을 위한 유네스코 친선

대사, 2020년 4월 15일 유네스코 리질리아트

(ResiliArt) 온라인 토론 ‘예술가와 창의성, 

위기를 넘어서' 연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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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금의 제한, 외국 대리인 등록 요

건,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의 일반적인 위

협, 인권 단체를 테러와 연결하려는 시

도 등 시민단체에 대한 압력은 다양하다

(Buyse, 2018). 이러한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 인권을 지키고자 할 때 시민단체

의 업무 범위가 제한되거나 축소되기까

지 한다.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예술적 

자유를 위해 일하는 조직이 부족하기에 

일부 예술가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역량 증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21년 

스웨덴예술위원회는 스웨덴국제개발기

구(Sida)가 지원하는 3년 짜리 프로젝트 

‘예술적 자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

다. 이는 예술가들이 위협이나 괴롭힘 없

이 자신의 작품을 창작, 전시 및 배포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에 지원금을 제공하며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춘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 수

준에서 역량과 네트워킹을 늘리는 프로

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예술가의 근로조건 개선 방

법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지식을 개발할 

것이다. 따라서 협업은 (예술을 통해) 표

현의 자유와 대중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

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 보호

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6.10을 충

족하기 위한 조치이다.

유네스코는 또한 예술적 자유에 대한 약

속을 재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2017년 재설계된 이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유네스코 아쉬버그

(Aschberg) 프로그램은 예술적 자유에 

대한 역량 구축 데이터를 개발하고 에티

오피아, 가나, 인도네시아 및 나미비아에

서 워크숍을 실시했다. 2021년에는 역

량 강화, 법률 설계 또는 개정, 연구 및 

모니터링,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소통 및 

인식 제고를 통해 예술적 자유를 위한 적

절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와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연간 기술 

및 재정 지원의 새로운 구성 요소가 프로

그램에 추가되었다. 

예술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회 보장, 사회 혜택 및 작업의 보수에 대한 국가의 인정 같은 (일

찍이 다른 분야에서 오래 전에 싸워서 얻은) 권리들은 문화 분야, 특히 문화예술 활동이 다른 

종류의 경제 활동처럼 생산적인 산업이라는 개념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으로 남는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심각한 위기는 처음에는 가장 취약한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안타깝게도 예술가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우

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팬데믹은 문화적 표현에 대한 특별한 감

사와 동시에 음악가 등 전반적인 예술가에 대해 불호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팬데믹 한가운

데서 우리 에콰도르 문화부는 음악가들이 어머니의 날 주말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

을 제안했으며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 거리에서 세레나데를 연주하며 그날의 주인공들에

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우리의 제안은 공중 보건의 불필요한 우려와 조치로 무산되었고, 몇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절망적인 음악가들에게는 공감하는 이는 전혀 없었다. 

마찬가지로 예술가가 일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그들 역시 사회적·경제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추세는 주요 통신 및 케이블 TV 다국적 기업의 논리로 확장된다. 최근에 다

른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다국적 기업 중 하나가 

에콰도르에서 음악 및 시청각 콘텐츠 제작자를 대표하는 집단을 고소하기로 했다. 그들의 주

장은 이러한 종류의 창작물에 대한 청구는 남용이라는 것이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예

술가가 우리 사회의 삶과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예술가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모든 시민과 동등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후안 페르난도 벨라스코(Juan Fernando Velasco)

싱어송라이터이자 전 에콰도르 문화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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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문화권 옹호자로서의 예술가

최근 몇 년 동안 더 넓은 인권 프레임워크

에 예술적 자유를 포함시키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보인다. 예

술적 자유와 유엔 메커니즘, 특히 표현의 

자유와 문화권 특별보고관과 활동하는 비

정부기구(NGOs) 간의 참여가 심화되었

다. 예를 들어 비정부기관의 의견은 당시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빗 

카예(David Kaye)가 발표한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이 보고서는 광범위한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 내에서 예술적 자유의 

중요성을 탐구하였다(Kaye, 2020). 같

은 해 문화권 특별 보고관이었던 카리마 

비나운스(Karima Bennoune)는 보고서

에서 (예술가 포함) 문화권 옹호자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인권 운동가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

다(Bennoune, 2020b). 글상자 10.3에

서 볼 수 있듯이 예술적 자유는 여러 지역 

인권 문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모든 예술가가 인권 운동가로 보이기를 원

하지 않고, 정치 참여로 인해 예술적 자유

가 침해되거나 심지어 위험에 처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연결고리를 

만들 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권 

운동가와 예술가를 연결하는 것은 안전한 

피난처나 권리 옹호 등 서로 다른 요구와 

지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다(Cuny, 2020). 그러나 이러한 그룹 

간의 지식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 즉, 인권 보호 프레임워크 내에

서 일하는 전문 지식과 예술문화 노동자의 

특정 요구 및 과제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연

결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의 관점에서 예

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를 구성하는 것은 

예술적 자유를 동등한 중요성의 인권 문제

로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술적 자유를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유엔 메커니즘 

사이에 긴밀한 참여가 있다

예술과 인권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서 비

롯되는 긍정적인 반향의 조짐이 이미 나

타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일반

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

들은 문화 정책 관련 조직들과 공유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이점은 짐바브웨에 기반을 

둔 범아프리카 시민단체 ‘님베 트러스트

(Nhimbe Trust)’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2020년도에 님베 트러스트는 2019년에 

발효된 헌법 개정 과정에서 예술적 자유

의 범위를 탐구한 정책 문서를 발간했다. 

그 권고에는 입법적 변화가 예술적 자유

의 보호를 포함해야 하고 추가 수정은 정

부가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촉진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

을 포함한다.

벨기에의 ‘컬쳐 액션 유럽(Culture Action 

Europe)’ 네트워크도 기본적 권리로서 예

술적 자유를 포함하여 예술에 대한 접근과 

문화 참여를 지지한다. 2021년 3월, 유럽

경제사회위원회(EESC)가 주최한 ‘시민사

회의 날’의 워크숍을 공동 주최했으며, 유

럽 연합법에 따른 회원국의 법적 의무에 

대한 핸드북 등 예술적 자유에 대한 권리

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여러 권고사항

을 유럽위원회(EC)에 제시했다(Europe-

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9).

증가하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지역 및 국가 이니셔티브의 수

인권 단체의 활동에 예술적 자유를 포함

시키는 것은 많은 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이 인권 시민단체(CSOs)는 지식, 경험 및 

협력을 공유함으로써 문화권 옹호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범아프리카 

인권옹호자 네트워크(Pan-African Hu-

man Rights Defenders Network)는 

예술가를 포함한 인권운동가의 작업을 홍

보하는 소지역 그룹의 연합체이다. 2021

년 4월 그들은 아프리카의 인권과 민주주

의를 증진하기 위한 문화와 예술의 역할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2019년 12월 유럽 외 지역으로는 처음

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세이프 헤븐스 컨퍼런스(Safe Havens 

Conference; 문화 창작자, 언론인 및 학

계의 글로벌 네트워크) 연례 회의를 개최

하였다. 여기서 10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

아마니:아프리카 크리에이티브 보호 네트

워크(Amani: Africa Creative Defense 

Network)’가 나왔고, 이 중 5개의 조직은 

아프리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글상자 10.3 • 지역별 인권 규범에서의 예술적 자유

•  미국 인권 협약 (1969), 제13조(1) 

•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CHPR), 표현의 자유 및 아프리카 정보접근 원칙 선언 (2019), 원칙 10

•  아랍인권헌장 (2004), 제42조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2000), 제13조

법률 전문가와 예술가 사이의 더 큰 대

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문제에 대한 접

근 방식과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는 예술계가 권리와 정의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법조계는 예술적 실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야마맘 알주바이디(Yaman AlzubIDI)
유럽문화실(Al-Zubaid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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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피난처(placement)는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예술가의 숨통을 

터주고, 트라우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네트워크는 모니터링, 경고 및 개입(법

률 지원, 옹호, 내부 재배치 및 심지어 초

국가적인 재배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Cuny, 2020).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인권, 예술적 자유, 

문화 정책에 관한 조직들 간에도 연합

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라틴아메

리카 개방 및 개발 센터(Center for the 

Opening and Development of Latin 

America)’와 프리뮤즈가 아메리카 대륙

의 예술적 자유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에 대

한 협력이 있다. 이 프로젝트와 라틴아메

리카의 예술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탐구

하는 스페인어 팟캐스트 펜아메리카의 위

험에 처한 예술가 연결망(PEN America/

Artists at Risk Connection: ARC) 시리

즈인 ‘¡El Arte no Calla!’(예술은 침묵하

지 않는다)와 같은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예술적 자유에 대한 작업을 개발하는 데 기

여하고 있다. 

2020년 말 지역 네트워크 포럼아시아

(Forum Asia)와 위험에 처한 예술가 연

결망(ARC)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 워크

숍인 메콩문화허브(Mekong Cultural 

Hub)에서는 아시아의 예술적 자유를 탐

구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예술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연합을 구축하

기 위해 보고서와 일련의 권장 사항이 작

성되었다(ARC, 2021). 더 나은 예술 생

태계를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인도네시아 

조직 코알리시(Koalisi, 연합)는 2020년

도에 협약의 예술적 자유에 관한 유네스코 

주도의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선진국에 기반을 둔 

이니셔티브와 병행하여 실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앞서 언급한 프리뮤즈와 

국제펜클럽(PEN International)으로 두 

기관 모두 국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21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국제

작가협회 국제펜클럽은 표현의 자유를 수

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광범위한 회원을 조직

했다. 2017년에 설립된 펜아메리카의 위

험에 처한 예술가 연결망(ARC) 프로그램

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지역 대표와 함께 예술적 자유에 관여하

는 조직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17

년도에 설립된 네트워크 플랫폼 오스트

리아예술권리정의(Arts Rights Justice 

Austria)는 국가의 예술적 자유 침해에 대

한 기록을 체계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도구

를 개발하고 국내외적으로 아이디어를 교

환하며 예술적 자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기 위한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억압적 관행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국가 내의 네트워크 및 협력 플랫

폼은 예술 분야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이해

하고 모니터링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며 필

요한 다양성과 행동을 반영하는 예술적 자

유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데 적

합하다. 미디어의 자유에 비해 예술적 자

유를 위해 일하는 조직은 여전히 부족하지

만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 주제와 관

련된 이니셔티브의 성장은 유망하다. 또한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언론인의 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위한 역량 구축 활

동은 이미 150개국의 23,000명의 심사위

원, 검사, 기타 사법 관계자 등을 동원한 유

네스코 심사위원 이니셔티브와 같이 예술

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역량 구축과 관

련이 있을 수 있다. 

안전한 피난처와 도시는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위험에 처한 예술

가를 돕는 것은 여전히 예술적 자유를 보

호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안전한 피난처

(placement)는 단기 일자리라 하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예술가의 숨통을 터주고, 트

라우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27%의 당사국만이 예술가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구축했거나 지원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그림 10.4에서 볼 수 있듯이,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같은 일부 지역의 비율이 다

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  

안전한 피난처와 관련하여, 예술가를 위

한 쉼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직과 인권 

운동가를 지원하는 조직 간의 협력이 증가

하고 있다는 움직임도 보인다. 여기에는 

‘옹호자보호(ProtectDefender.eu)’와 ‘

최전방 옹호자(Front Line Defenders)’

가 포함되는데 둘 다 일반적으로 인권 운

동가를 위한 캠페인을 하며 예술가와 문

화권 활동가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한 조

직이다. 2019년 2월, ‘아프리카옹호자들

(African Defenders)’은 아프리카 대륙 

내 피난처를 제공하는 예술가를 포함한 인

권 운동가를 위한 아프리카 기반 이동지

원프로그램인 ‘우분투 허브 시티(Ubuntu 

Hub Cities)’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아비장,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캄팔라, 프리토리아, 튀니스 등 6개 도시

에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0.4

지난 4년간 위험에 처하거나 망명 중인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이 개발
하거나 지원한 이니셔티브들
 

출처: BOP Consult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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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국가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동유럽 국가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전 세계 총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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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이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 예술가들이 자신

의 대륙에서 망명할 곳을 찾을 수 없을 거란 

편견에 맞선다. 그들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51명의 운동가이 지원을 받았다. 

이코른(ICORN: 국제 난민 도시 네트워

크) 은 위험에 처한 작가, 언론인 및 예술

가를 위한 장기적이지만 임시적인 피난처

를 제공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 남아 있다. 

네트워크에는 브라질, 유럽, 멕시코 및 미

국의 70개 이상의 도시가 포함되어 있으

며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피난처의 절

반 이상을 제공한다. 헬싱키의 ‘위험에 처

한 예술가(Artists at Risk)’ 네트워크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10개국에 레지던시를 

두고 있으며, 본국을 떠난 예술가들이 네

트워크와 기술을 구축하여 계속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3년부터 시작된 스웨덴 말뫼의 ‘세이

프 헤븐스(Safe Heaven’s)’ 프로젝트는 

망명 예술가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예술가, 비정부기구(NGOs) 및 공무원의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는 박해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변호할 때 그들의 목소

리가 고려되도록 한다. 이 프로젝트는 예

술가들이 망명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

라 박해 받는 예술가들이 작업을 이어갈 안

전한 장소를 제공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인간의 행동과 지식을 보존하는 역할

을 한다(UNESCO, 2020d).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오랜 기간의 망명 생활로 

추가적인 외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 내에서 안전한 장소를 

제공받는 혜택이 요구된다

특히 고국의 갈등으로 망명을 강요 받는 

예술가들은 더욱 취약하다. 일부는 수용

국에서는 모든 망명 신청자와 난민이 이

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이용할 수 있지

만 리허설 공간 비용, 재료 구입, 에이전트 

고용 및 기타 수수료와 같이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전문 비용을 감당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추방된 예술가의 특

별한 요구 사항을 식별하고 제공하는 프로

젝트는 창의성과 문화를 유지하는 데 특히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작곡작사

가협회는 체류 기간 동안 스웨덴 예술가와 

동등한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가능한 경우,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이 고

향에서 멀리 떨어진 오랜 기간의 망명 생

활로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입지 않기 위

해 자신의 지역 내에서 안전한 장소를 제

공받는 혜택이 있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

을 받는 파나크펀드(Fanak Fund)는 아랍

권 분쟁 지역의 예술가와 문화 활동가, 그

리고 해당 지역에 망명 중인 중동 및 북

아프리카 예술가를 지원한다. ‘아나하우나

(Ana Houna)’ 프로젝트를 통해 다후크(

이라크), 이스탄불, 레바논의 파트너와 협

력하여 3~6개월 정도의 숙소, 직장 및 작

업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한다. 

디지털 환경의 어려움 

예술적 자유에 대해 더 중요해지는 분야

는 디지털 영역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영

감과 예술적 교류는 물론 예술가들이 자

신의 작품을 전시, 배포 및 판매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과 젠더 문제를 탐구하는 행동주의 예술

작품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

업의 검열 위협을 초래한다. 더 광범위하

게 말하자면 장르와 지리적 지역 전반적

으로 다양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대규

모 디지털 플랫폼이 부상하는 가운데 예

술가는 본인 작품을 자체 검열하거나 청

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업적인 형식으로 조율할 필요성을 느

낄 수 있다. 민간 기업도 문화 콘텐츠 규

제에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온라인에서 유해한 콘텐츠(성적 학대, 폭

력 선동 및 혐오 표현)를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인터넷 회사는 부적절한 

데이터가 사이트에 게시되지 않도록 하

려고 한다. 

글상자 10.4 •  독일 -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지원하는 여러 이니셔티브 

독일 정부는 국내외에서 수많은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조치를 통해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증

진한다. 집권연합의 2018년 협정은 ‘문화 및 과학, 미디어 및 교육에 관한 정책은 열린 사

회, 의견의 자유, 과학 및 예술적 자유를 위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용기 있게 비판의 목소

리를 내는 전 세계의 예술가, 지식인, 언론인, 과학자 및 학자들의 위험을 감안하고 우리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망명자를 포함한 예술적, 과학적 자유, 언론의 자유, 의견

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책임은 2018년 마틴 로스 이니셔티브(Martin Roth Initiative)의 외교연구소(In-

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와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의 공동 프로젝트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수행되었다. 그들은 예술적 자유 증진 분야의 국내외 실천가를 

위한 자문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이벤트 등의 활동을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박해를 받고 있

는 국가에서 온 40명 이상의 예술가들을 도왔으며, 그들 중 약 60%는 독일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예술가가 귀국할 수 있을 때까지 자국 밖에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귀

국이 불가능한 경우 주최국에서 작업의 기반을 닦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초점에 두고 있다. 

한편 2019년 베를린은 이코른(ICORN)과 함께 박해받을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에게 수여되

는 펠로우십 웰토펜 베를린(Weltoffenes Berlin: 범세계주의적 베를린) 이니셔티브를 시작

했다.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적 삶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문 프로젝트

와 함께 베를린의 문화 행위자와 협력하여 매년 12~18개의 펠로우십이 수여된다. 

출처: Germany Q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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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사용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이터에 플래그

를 지정하는 조합을 통해 수행된다. 특히 

로봇은 시각 데이터를 다룰 때 구어체와 유

머의 미묘함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

지능(AI) 사용이 복잡하다(Kaye, 2020). 

또한 사용자 알람에 의존하게 되면 여론에 

의한 검열이 발생할 수 있다. 두 가지 형태

의 콘텐츠 삭제는 규범에 도전하는 예술, 

특히 여성, LGBTQ+ 개개인 및 기타 소수

자가 제작한 예술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경우, 예술가는 삭제할 수 있는 

항목을 명확히 한 기업 커뮤니티 가이드라

인이 모호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예술가

는 자신의 작품이 삭제된 설명도 듣지 못하

고 항소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는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는 예술가와 가

장 광범위한 형태의 예술에 참여할 기회가 

거부된 관객에게 마비 효과를 줄 수 있다. 

디지털 검열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검열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인

식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는 표현

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관한 원칙을 수

정하며 온라인에서의 자유를 포함했다. 

특히, 국제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당화되

지 않고 데이터가 ‘임박한 위험, 사망 또

는 심각한 위해의 실제 위험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콘텐츠 삭제 요구를 

하지 말라고 국가에 요청했다(ACHPR, 

2019). 여성 언론인에 대한 온라인 폭력

에 관해 유네스코가 의뢰한 대규모 글로벌 

연구의 일부인 125개국 901명의 언론인

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거의 4

분의 3이 온라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

했다(Posetti et al., 2021). 여성 예술가

의 상황이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 예술적 자유에 관

한 비정부기구 (NGOs)는 콘텐츠 관리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SNS 플랫폼에 로비

를 하고 있으며 예술가에게는 디지털 검열

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펜아메리카의 ‘온라인 폭

력 현장 지침서’와 프리뮤즈의 ‘디지털 툴

킷’이 포함된다. 분명한 것은 디지털 검열

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2월, 제1회 ‘대규모 콘텐츠 관리

(Content Moderation at Scale)’ 컨퍼

런스가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단체, 옹호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

규모 개인 워크샵의 형태를 취했다. 본 컨

퍼런스는 콘텐츠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에 

관한 산타클라라 원칙4의 공식화로 이어

졌다. 이 원칙에 따라 기업은 콘텐츠 지침 

위반으로 인해 삭제된 게시물과 계정 정지 

수를 게시하고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

고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 이니셔티브를 지원하

는 조직은 2019년에 12개 회사가 원칙을 

승인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으며 레딧

(Reddit)은 이 원칙을 완전히 이행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유

럽에 기반을 둔 6개의 예술적 자유에 관한 

단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인 ‘예술을 지

우지 마세요(Don’t Delet Art)’5로, 디지

털 플랫폼에서 검열된 예술 작품을 보여주

는 가상 갤러리를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

는 또한 SNS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예술

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일

련의 원칙을 만들었다. 

직접적인 검열 외에도 온라인 영역에서는 

학대와 괴롭힘을 야기한다. 여성 예술가 

경우 특히 성적취향이나 성 불평등에 대한 

4. www.santaclaraprinciples.org.

5. https://dontdelete.art.

의견을 표현할 때 온라인에서 더 취약해진

다. 프리뮤즈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혐오

적 온라인 학대 및 위협에 매우 취약’한 것

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성은 예술가

가 온라인상 위협과 협박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여성은 특히 이러

한 괴롭힘과 검열의 영향을 받는다. 정부

는 종종 사회의 보다 급진적이고 목소리가 

높은 분야의 견해에 의해 주도되는 커뮤니

티 사용 정책에 따라 결정을 외부에 위탁

한다(Freemuse, 2019). 예를 들어 많은 

정부는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품

위’ 관련 규제 등을 사용한다.

여성 예술가 경우 특히 성적 

취향이나 성 불평등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때 온라인에서 더 취약해진다

디지털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물리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규제가 너무 많으면 온

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규제가 없으면 잘못된 정보와 유해한 콘텐

츠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려

운 입장에 처해 있다. 2021년 5월 3일 발

행된 유네스코 이슈 브리핑 ‘디지털 시대

의 투명성과 책임성(Letting Sun Shine 

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Digital Age)’에서는 인권에 대한 

불균형한 제한을 초래한 국가의 콘텐츠 과

잉 규제와 혐오 표현 및 허위 정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해결하

지 못한 방임 사이의 제3의 방법으로 투명

성 강화를 제시한다(UNESCO, 2021f).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은 유

해한 법안이 철폐되었고 인권 단체들의 예

술적 자유를 위해 벌인 투쟁을 통해 희망을 

볼 수 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

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예술적 자유의 풍경을 어떻

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http://www.santaclaraprinciples.org
https://dontdelet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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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권리가 아닌 평등한 
권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예술에 대한 대중 인식은 생산적이지 않

은 ‘놀이’나 사랑의 노동으로, 보수가 매

우 적거나 전혀 없어도 수행될 수 있는 작

업이라는 견해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

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작업을 만들고 배포할 자유부터 시

작해서 다른 분야에는 당연시 되는 것들, 

곧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사회복지와 보

호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권을 부여 받

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2019년에 의뢰한 52개 회원국과 3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NGOs)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기반의 한 ‘예술가를 위한 문

화 및 노동 조건 연구’에서는 전 세계 예

술가들이 다른 노동자와 동일한 사회 보

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 예술가가 미래 수입과 본업으로 생계

를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

고 있다’고 강조했다(Neil, 2019).

전 세계 예술가들이 다른 노동자와 
동일한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많은 

국가에서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상

황이 바뀌고 있다는 긍정적인 징후가 있

다. 2018-2020년 기간 동안 예술적 표

현의 자유 증진과 관련된 조치보다 예술

가에 대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보호와 관

련된 조치가 더 많이 보고되었다. 

프리랜서, 비정규 계약 및  
저임금 또는 무보수

문화 분야의 프리랜서 근로자 비율이 다

른 분야보다 더 높다. 유엔국제노동기

구(ILO)는 유럽의 창의분야 근로자의 

30~50%가 자영업자이며 개발도상국에

서는 40~60%로 증가하였고 여성이 남성

보다 프리랜서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정한다(Galian, Licata, & Stern-Pla-

za, 2021). 프리랜서 계약과 불규칙한 계

약이 늘어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예측하

기 어렵고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저임금

의 만연, 심지어 무보수로 일하기까지 하

는 상황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프리랜서 계약과 불규칙한 계약이 

늘어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보장되지 않는다

여러 국가에서 최저 임금을 도입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임금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아일랜드 예술위

원회(Arts Council of Ireland)는 2022년 

말까지 위원회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

젝트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도입

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예술

가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들의 가치를 알며 

전문 협상 및 계약 단계를 더 능숙히 이끌 

수 있다고 느끼길 원한다. 이 정책을 통해 

예술가도 동등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타

당하다는 상식을 장려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Arts Council Ireland, 2020b).’ 마

찬가지로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정부가 

2025년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급여

와 조건을 보장하는 공정 근로 행동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문화 분야 전반

에 걸쳐 공정한 업무 관행을 보장할 스코

틀랜드의 문화유산 공공기관으로 확장된

다(Scottish Government, 2020). 웨일

스 예술위원회(Arts Council Wales)는 업

계 최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프로젝

트는 지원하지 않는다. 반면 영국 예술위원

회(Arts Council England)는 최소한 국가

의 최저 임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Redmund, 2019). 유사하게 리투아

니아에서는 2018년 협정 각서에 따라 단

계적으로 시에서 고용한 문화 노동자의 급

여가 평균 임금의 최소 90%에 도달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많은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근로자도 일반

적인 노동에 적용되는 필수 기준 미만의 소

득으로 인해 건강, 실업, 퇴직 및 기타 혜택

을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한다. 특정한 예술 

형식, 가령 무용수는 조기를 은퇴해야 하고 

음악가는 외부에서 인식되지는 않지만 음

악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미한 손 부상 등 

직업적 건강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문화 노동자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며 예술가의 사회적 보호는 한 국

가의 사회적 보호의 위상을 반영한다. 따라

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는 특정 예

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와 그렇지 않은 

조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예술가의 지위 향상 

예술인 지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을 제공한다(표 10.1). 이는 예술가가 문

화 노동자로 간주될 권리와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경제적 이점을 누릴 권

리가 있다는 원칙에 기초한 유네스코 <1980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참조한다. 

87개 국가 중 54%가 지난 4년 동안 새로

운 경제 조치 또는 수정된 경제 조치를 채

택하여 예술가의 지위 개선을 위한 조치

를 취했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유사한 조

치에 추가되는 점진적고 고무적인 추세이

며 2020년 코로나19의 도래와 함께 추가

적인 자극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

(50%)보다는 선진국(61%)의 수치가 약

간 높다(그림 10.5). 

이러한 국가 중 하나는 스페인으로 2019

년 1월 예술인 법령을 구성하는 조치에 대

한 왕립 법령이 승인되어 '급속도로 변화

하는 작업 환경, 특히 문화적 소명이 오해

받는 작업'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75개의 조치를 도입했다. 여기에 ‘문화 분

야 종사자는 종사자는 공정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고 다른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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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에는 창작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

면, 비활동 시의 사회보장제도, 퇴직연금

과 문학계의 중요한 소득인 저작권을 통한 

소득의 양립, 연금법 상 이전에는 고려하

지 않았던 제도 등이 있다(Rico, 2019).

그림 10.5

2017-2020년에 예술가의 지위를 고려
한 경제적 조치를 채택하거나 개정한 국가
 

출처: BOP Consulting (2021). 

사이프러스, 오만, 폴란드, 세네갈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도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거

나 고려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폴란드에

서는 전문 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안이 

2021년 의회의 입법 절차에 회부되었지

만 입법 진행이 더디거나 예술 분야 내 자

금 또는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구현이 지

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술인 지

위법에 따라 관련 실용적인 조치와 자금이 

뒤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인 지위법의 핵심 요소는 예술가가 무

엇인지 정의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많은 

국가에서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공식적인 직업적 지위가 요

구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술가를 더 잘 

정의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최근 페루에서는 예

술가와 공연자에 관한 법률을 확대하여 ‘

예술가’ 자격을 갖춘 직업의 전체 목록을 

제공했다. 일부는 기존의 범주를 벗어나 

노동, 도덕적, 재정적 권리 자격에 대해 명

확히 했다. 마찬가지로 2019년 알제리에

서는 창의 분야의 180개 직업이 사회복지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61%

54%

선진국

전 세계 총계

50%개발도상국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저작권청(BBDA)이 

예술가 회원의 저작권과 사회복지를 감

독할 책임이 있다. 각각 기술과 재정 지

원을 제공하는 문화예술관광부 및 경제

재정개발부와 협력하여 저작권청은 노

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건강 보험 지

원 및 사망 수당에 대한 기부금을 관리하

고 감독한다. 이는 저작권 지불에서 법정 

기부금을 통해 지불된다. 알제리에도 유

사한 사례가 존재하며 저작권 국립사무

소(National office on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지불된 로열티의 

10%가 연금, 건강 및 사망 혜택을 제공하

는 데 사용된다. 

표 10.1

전 세계 예술가의 지위법 

국가 관련 법령

오스트리아 법적 사회 보험을 위한 독립 예술가 기부 촉진을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연방법

벨기에 2002 프로그램 법률의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장

베냉 예술가 지위 법령

불가리아
자유 직업을 가진 사람과 해외에서 일하는 불가리아 시민의 사회 보장에  
관한 노동법 조례

부르키나파소 예술가의 지위 법령

캐나다 예술가 지위법 

크로아티아 독립 예술가의 권리와 문화예술적 창의성 증진에 관한 법률

에스토니아 창의적 인물 및 예술가 협회법

프랑스 비정기적 시스템

독일 예술가의 사회 보장법

헝가리 간소화된 공공부담분담금(EKHO) 법률

라트비아 창의적 개인 및 전문적 창의적 조직의 지위에 관한 법률

리투아니아 예술 창작자와 그 조직의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전문 공연 예술에 관한 법률

룩셈부르크
독립 전문 예술가 및 간헐적 공연자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조치 및 예술적  
창작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마다가스카르 예술가의 지위 법령

말리 예술가의 지위 법령

모로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법

니제르 예술가의 지위 법령 

페루 공연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한민국 예술인 복지법

슬로바키아 예술 기금에 관한 슬로바키아 공화국 국가 위원회의 법률

슬로베니아 문화분야의 자영업자에 관한 법령

스페인 예술 창작 및 촬영에 대한 긴급 조치를 승인하는 왕실 법령

네덜란드 예술가 근로 및 소득법

우루과이 예술가의 지위 및 관련 무역법

* 4년제 정기보고서 및 1980년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이행에 관한 2018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문화와 시청각에 
관한 유럽 전문가 네트워크’의 2020년 보고서 ‘예술가와 문화·창의분야 전문가의 지위 및 근로 조건’의 내용으로 보충  

출처: BOP Consultin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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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은 국립예술문학협

회(Conseil National des Arts et des 

Lettres)의 회원 자격에 달려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예술가의 지위를 확인하

고 인증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이용한다. 

크로아티아에서 프리랜서 예술인이 사회

복지 자격을 얻으려면 크로아티아 프리랜

서 예술가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자

의 활동 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예술

가를 포함하여 문화부 회원과 4명의 다른 

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패널이 심사를 맡

는다. 

예술가의 사회복지 접근성 보장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 고용의 산발적이고  

저임금이라는 특성은 근로자가 사회복지 

혜택이 충분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에 맞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

자가 그 분야를 계속하거나 그 분야에 진

출하는 것의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다

른 재정적 수단이 없는 이들에게 문화 분

야의 예술적 표현을 박탈한다는 뜻이다. 

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 유엔국제노동기구

(ILO)는 문화 작업의 비정형적 특성을 반

영하기 위해 기여 및 비기여 메커니즘을 

모두 포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Galian, 

Licata and Stern-Plaza, 2021). 예를 

들어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자격을 갖추

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소득 기준을 유연

하게 만드는 것은 문화 노동의 비공식적

이고 비정규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실질적

인 방법이 될 것이다. 우루과이에서 좋은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총 근무일수가 150

일 미만이더라도 최소 150일의 근무일을 

기여하거나 연간 4건의 계약을 체결한 예

술가는 1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2018년 이래로 35개 국가에서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새

로 만들거나 수정했다고 보고했다. 2018

년에 오스트리아는 예술가의 고용과 소득 

상태를 검토하여, 공정보수 전략과 사회보

장, 연금, 실업수당, 보다 관대한 비상자금 

조건을 개발하였다. 세네갈에서는 2019

년에 450명 이상의 노동자가 문화 활동

가를 위한 새로운 의료혜택을 받았다. 마

찬가지로 인도는 기성 예술가를 위한 연금 

기금과 의료 지원 기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했다. 코스타리카, 오만, 폴란드, 대한민국

(글상자 10.5) 및 스위스도 예술가를 위한 

사회복지 조항을 검토했다고 보고했다. 예

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유럽연합 이사회의 2019-

2022 문화를 위한 작업 계획에도 포함되

었으며, 이는 유럽위원회(EC)와 유럽 국가

들에게 문화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제공

했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8). 이 작업 계획의 여러 요소는 2020

년 수행한 연구와 2021년 3월에 시민사

회 주도의 브레인스토밍 보고서인 '문화

의 목소리(Voices of Culture)'를 포함하

여 이미 실행되었으며, 예술가와 문화·창

의분야 전문가의 지위와 근로 조건에 대한 

권고 사항을 유럽위원회(EC)에 제시했다.   

2018년 유네스코는 <1980 예술가의 지

위에 관한 권고>의 이행에 관해 회원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약 당사국의 42개 응

답 중 11개는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

를 위한 특별 조항과 함께 사회 보장 조치

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 대부분은 사회

보험 및 퇴직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숨겨진 

노동 시간 동안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실업 제도를 시행했다

소득 보장이나 경력 전환 계획을 제공한

다고 보고하는 국가는 드물다. 그러나 창

작 활동에는 작품 개발, 홍보 기간, 레지던

시 참여 등 프로젝트 개발 시간이 필요한

데 이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없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기 마련이다. 일부 국가에

서는 이러한 숨겨진 노동 시간 동안 예술

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실업 제도를 

시행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벨기에는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단축할 수 있는 

다른 고용을 요하지 않고 창작개발 작업

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EENCA, 2020). 

여러 아프리카 정부에서도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를 지원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창의 산업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

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개발하는 

데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글상자 10.5 •  대한민국의 예술인 복지법 

대한민국에서는 예술인 복지법이 2012년에 발효되어 2,500달러씩 5,500명의 예술가에

게, 무려 총 2,500만달러 이상의 저소득 보조금을 전달했으며 240명의 고령 예술가에게

는 추가 지원을 제공했다. 법이 제정된 후로 21,5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았다. 

2019년에 시작된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건강, 등록금 또는 거주지가 필요한 예술가에게 

2.2%의 유리한 이자율로 약 4,000달러의 긴급 대출을 제공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대출액은 거의 두 배로 높였고 이자율은 절반으로 내렸다. 2019년의 마지막 6개

월 동안에만 1,497건의 대출이 승인되었다. 2019년에는 산업재해 보상이 50%에서 90% 

사이로 감소했고 3,236명의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았다. 2020년 5월에는 약 75,000명의 

예술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업무의 불안정한 특성

이 인정되어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예술가들은 이제 대한민국 평균 월 소득의 약 60%에 해

당하는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처: Republic of Korea QPR; Kim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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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배우, 음악가, 화가, 코미디, 만화, 풍자 등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용기 있게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억압된다

면 어떻게 새로운 서사를 형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며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창작의 자유 없이는 다양한 표현을 모두가 

듣고 보고 즐기고 감상할 수 없을 것이다. 창의성은 다양성을 키우고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의 자유의 본질이다. 예술적 

자유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에 관한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모든 사람은 문화 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즐길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대담한 아이디어를 촉발시킨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위협, 투옥 및 공격을 받고 있다. 예술적 자유는 세계 여러 곳

에서 위험할 정도로 쇠퇴하고 있다.

여성 예술가는 이러한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 젠더 정의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A/76/258)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의 의견

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여성의 도전과제에 전념했다. 필자가 그 보고서에서 썼듯이 페미니스트 예술가와 활동가들은 규범과 관행

을 파괴하고 재구성하고 사회문화적 서사와 권력 구조에 도전하며 다양한 맥락에서 개인과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는 대화를 촉발하려고 한

다.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종교적 해석, 전통적 가치,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를 이용하여 여성과 성별 불응자의 예술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

압한다. 여성 예술가와 여성 권리에 대한 예술 작품도 온라인에서 불균형적으로 검열되고 있다. 검열은 종종 SNS 플랫폼의 불투명한 알고리즘

과 일관되지 않은 콘텐츠 관리 정책에 의해 촉진된다. 여성 및 LGBTQI 아티스트가 자체 검열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 공간이 주

요 문화 교류의 장이 된 코로나19 시국 동안 더 악화되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최초의 여성으로서 임무의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깊이 헌신하고 있다. 예

술은 선택이 아니라 여성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여성의 창의성이 무시된다면 성평등과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약속은 충족될 수 

없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유네스코, 유엔 인권 시스템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예술가가 붓을 사용하고, 노래를 부르며, 

시와 산문을 창작 및 출판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두려움 없이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아이린 칸(Irene Khan)
의견과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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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조합의 자유 및 단체 교섭

많은 전문 분야는 더 나은 급여, 복리후생 

및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 교섭

에 의존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예

술가들이 집단 행동을 할 권리가 없어 해

당 분야를 전문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효과

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1980년 권고가 고

용 및 노동 조건 보호에서 전문직 및 노동

조합 조직의 역할을 인정하고 예술가에게 

회원이 되고 집단 행동을 취할 권리를 부

여할 것을 국가에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말이다(지침 원칙 VI. 4). 

일부 국가에서는 단체 교섭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고 있다

좋은 노동 관행을 수호하는 노동조합 역할

의 중요성은 특히 칠레에서 명백하게 드

러난다. 칠레에서는 배우 조합 ‘시다르떼

(Sidarte)’와 공연예술 플랫폼이 노동조

합과 분야 대표들을 모아 보호 및 규정 준

수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 시다르떼는 

노동법의 불일치를 식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는 일부 예술가가 추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에 법이 개정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미디어및 창의산업 노동

조합 ‘신디카시(SINDIKASI)’는 문화 노

동자를 위한 문제와 해결책을 찾는데 중

요한 역할을 했다. 저임금, 과로, 계약체

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권리, 분쟁해

결, 성희롱 등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

하는 안내서를 발간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체 교섭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고 있다. 예

를 들어, 2019년 콜롬비아는 단체 교섭에 

대한 행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보

장 혜택에 대한 접근을 더 잘 규제하기 위

해 사회보장법을 개정했다(Cuny, 2020). 

2016년 모로코에서는 음악 및 공연예술

분야와의 협의를 통해 기술자, 감독 및 중

재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근로자를 포괄하

는 노동법 개정안이 도입되었다. 이제 노

동법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조직을 구성하

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과 사

회보장권의 실질적인 인정이 포함된다.

디지털 영역에서의  
공정한 급여와 복지 보장

디지털 영역에서도 예술가의 작업 환경은 

열악하다. 디지털 변혁과 혁신이 문화 분

야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대중과 

청중에게 더 큰 창의성을 향유하게 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온

라인 및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전환

은 종종 창작자에게 거의 또는 전혀 보상

을 제공하지 않는다. 

디지털 변혁과 혁신이 문화 분야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대중과 청중에게 더 큰 창의성을 
향유하게 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음악 및 영화 산업이 직면한 이러한 특정 

문제에 대응하여 쿠바는 2019년에 독립

적인 시청각 및 영화 회사에 법적 인정을 

확대하고 대부분이 민간 분야인 이 업계

의 근로자에게 사회복지 권리를 확대했

다. 이탈리아도 2020년 초 전국 단체 노

동 협약을 갱신하면서 디지털 분야의 문화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확대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

합하지 않은 기존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법 

개정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다. 파일 공

유 또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을 포

함하여 온라인 영역에서 매일 수백만 건

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Geiger, 

2014). 호주, 독일, 케냐, 노르웨이는 모

두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

권법을 수정했다고 보고한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경제적,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여 무단 사용으로부터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작물의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경제적,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여 무단 사용으로부터 창작

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창작물의 가치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도

구이다. 그러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창작자의 공

정한 보상과 다양한 문화·창의분야의 궁

극적인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국가들은 신규 또는 기존 저작권법을 강

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

고 있다. 예를 들어, 바베이도스, 콜롬비

아, 가봉, 멕시코, 탄자니아에서는 창작자

와 공무원 모두가 저작권법을 이해하지 못

한다면 입법이 거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중과 공무원에게 저작권에 대해 

가르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 관련 문제의 조직

을 개선했다고 대해 보고한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와 지부티에서는 새로운 공동 

관리 조직이 설립되었다.  

많은 공동 관리 조직의 결정적인 문제는 

사용자가 지불을 거부할 때 저작권 정책

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콜롬비아, 코모로, 우간

다는 모두 저작권법 시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한다.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는 경찰과 우간다 영화산업

연맹(Uganda Federation of Movie 

Industry) 간의 고무적인 협력을 통해 

우간다 경찰청 산하에 지적재산권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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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Intellectual Property Enforce-

ment Unit)이 설립되었다.  

케냐에서는 2019년 저작권법이 개정되

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저작

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

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 관리 조직 개

편, 예술가의 재판매권(resale royalty 

right, 추급권) 포함돼 온라인 저작권 조

항과 함께 저작권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S)

에 대한 유럽의 저작권 지침 반영하여 

창작자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접한 작

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단 접근을 차단하여 예술가와 대형 테

크 회사 간의 공정한 파트너십을 구축

하도록 한다. 지침 17조는 온라인 콘텐

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업로

드할 때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동시에 무단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새로운 

규칙은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창작자 간

의 관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유럽 

시민의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완

전히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와 예술인 지위법 및 

예술가의 사회복지 접근성 개선은 디지

털 환경을 포함하여 예술가 및 문화 분

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권리가 진

지하게 고려되기 시작했다는 유망한 신

호이다. 이러한 개선은 문화 분야의 이

미 급속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 코로

나19 팬데믹에 비추어 특히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전쟁통에(하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는 이미 시작됨) 두 개의 가면 

(하나는 웃고 다른 하나는 우는)을 쓰며 베이루트(Beirut)에서 연극을 하는 것은 전쟁에 저

항하는 행위이다. 전쟁은 기억의 도구를 파괴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파괴하기에 예

술가들은 전쟁에 저항한다. 그들은 멸망할 운명, 사람, 이야기를 취하고, 공연의 공간에서 무

기와 군대가 저지른 일을 되돌려서 전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면 안된다는 것을 볼 수 있

는 맥락을 만든다. 

한 배우로서 관객들과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꿈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두려

움은 나의 두려움이며, 그들의 미래도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더 이상 문학적이거

나 오락적인 연극을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실생활에 몰입하는 것은 창작 에

너지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는 예술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 고유한(지적 및 예술적) 에너

지를 공유하는 시인, 시각 예술가, 음악가, 비디오 제작자 및 기타 예술가와 교감하면 문화를 

재창조하고 사람들의 어려움과 희망을 전달할 수단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성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에게 필요

한 도구(공간, 장비, 물류)를 제공하고 수련과 작업 보급에 필요한 시설과 그들의 아이디어

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후원이 창의성을 근본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면 추후에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명확한 목표는 다양성을 보

호하고 장려하고 문화적 욕구를 자극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촉진하는 것이다.

로저 아사프(Roger Assaf)
배우 겸 연극 연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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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2022

문화·창의분야는 사람들에게 유연하고 독립적인 작업의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성장 중인 고용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일부 근로자, 특히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는 사회적 대화 참여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 산업 보건 및 안전 또는 안정적인 보수에 접

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가는 사회 보장을 해당 분야로 확대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세계적 팬데믹과 그 사회경제적 결과

로 인해 사회 보장 범위와 자금 조달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이 드러났다.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특성에 맞

게 조율하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동성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문화·창의분야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절하

며 지속가능한 사회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성, 청년과 더불어 장애인, 이주 노동자, 불안

정한 고용 상태의 사람들, 저임금 직종의 종사자, 부적절한 보호 또는 부재로 인해 불균형한 타격을 입는 비공식적 경제 근로자 등 취약한 상황

에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어야한다. 

이 분야의 빠른 기술 변화로 인해 노동 조건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보호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 보호는 직장에

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양질의 노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 조직 간의 

사회적 대화는 문화·창의분야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과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 경제는 일자

리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해당 분야의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유엔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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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조치 및 경험 공유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래하면서 문화계 

종사자와 예술가들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개정이 시급

해졌다. 코로나19는 갤러리, 워크샵, 레

지던시 및 라이브 공연의 갑작스러운 폐

쇄로 업계가 피해를 입었다(1년 이상). 

직업, 정신 건강 및 기타 사회적, 경제적, 

복지 비용에 대한 완전한 영향은 팬데믹

이 진정될 때까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

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문화예

술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Walk-

er, 2021). 

디지털 플랫폼에서 배포되는 

작품에 대한 지불은 물리적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온라인 제작 

및 배포는 대면 행사의 수익을 

대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반면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의 성장을 촉진

하여 작품의 지속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

고 대중이 봉쇄 중에도 작품을 접할 수 있

게 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배포

되는 작품에 대한 지불은 물리적 플랫폼

을 통해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

에 온라인 제작 및 배포는 대면 행사의 수

익을 대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봉쇄 기

간에도 작품을 만들고 전시할 수 있는 기

회는 매우 소중했지만 인터넷 서비스 사업

자(ISPs)가 지불하는 로열티가 적고, 대

중 후원을 장려하기 어렵기에 생계를 유

지할 수 있는 예술가는 손에 꼽는다. 팬

데믹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코로나19

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관련성이 더욱 

높아졌다.  

정보접근과 팬데믹 대응에 관한 정부 정책

에 대한 어려움은 여러 국가에서 심각하

게 축소되어 바이러스에 대한 혼란과 잘못

된 정보를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언

론인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는 표면적으로는 허위 정보 

근절을 위해 가짜 뉴스로 인한 체포와 조

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부의 팬데믹 

정책에 대한 비판의 상대로 너무 자주 이

용된다. 다른 곳에서는 위기의 시기에 합

당한 제한을 과하게 초과하는 비상 입법을 

시행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팬데믹을 오랜 

경력의 비평가를 탄압하기 위한 기회로 사

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낳고 있다. 공공장

소와 모임에 대한 제재는 대중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 역

시도 제한했고 이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도 영향을 미쳤다(Jacobsen, 2020). 프

리뮤즈는 2020년에 코로나19에 대해 발

언한 예술가에 대한 위반 사례 65건을 보

고했다(Freemuse, 2020c). 코로나19 

이후 몇 년 동안 정부와 법원은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내린 결정과 인권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코로나19 시국에서도 표

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이러한 기본적 인권

을 옹호하는 일탈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법 

운영자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Barata, 

2020). 

코로나19 이후 몇 년 동안 정부와 
법원은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내린 결정과 인권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많은 정부는 

보조금 또는 대출, 면세, 재정적 의무(예: 

사회보장연금) 및 임대료 지불 연기 등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 노동자와 예

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예

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지원하기 

위해 일종의 조치를 취한 반면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지원한 사례는 훨씬 적다.

팬데믹의 첫 물결에서 많은 국가와 시민

단체는 팬데믹이 문화 분야에 미치는 영

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러한 연구는 위기 동안 예술가의 다양한 

요구를 결정하는 데 중요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위해 팬데믹 가운데 예술가와 소

규모 문화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

하고자 2020년 4월에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1,450개 이상의 응답 중 나타

난 가장 큰 어려움은 고정 비용, 특히 임

대료, 직원 급여 및 청구서를 충족해야 하

는 필요성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2020

년 5월에 국립창의구호프로그램(Na-

tional Creative Relief Program) 창설

의 기초를 형성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개

인 및 소기업이 팬데믹 영향에서 살아남

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2020년 4월, 유네스코는 협약 당사국이 

제공한 정책 및 조치에 대한 데이터를 보

완하고 팬데믹에 대처하는 이니셔티브

를 추적하는 웹페이지인 ‘코로나19 대응 

플랫폼(COVID-19 Response Plat-

form)’6을 개시했다. 

6. https://en.unesco.org/creativity/covid-19

이제 각 아프리카 국가는 예술가와 창작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직

업을 가지지 않고도 창작 과정에 계속 참

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이다. 예술

가의 국가 경제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

률이 필요하다.

아비나쉬 티럭(H.E.Mr. Arinash Teruck) 

모리셔스 예술문화유산 장관, 2020년 7월 
28일 유네스코 리질리아트 ‘아프리카 지역 
예술가의 지위’ 온라인 행사 연설 중

https://en.unesco.org/creativity/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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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추적하는 조치 중에는 긴급 보조

금, 사회 보장 혜택의 연장 및 위기 동안 예

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State) 위원회를 

포함하여 개별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

를 직접 지원하는 조치가 있다. 여러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는 관련 연구와 정책 문서뿐

만 아니라 분야별 요구사항과 채택된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했다.  

긴급 보조금은 위기 상황에 소득을 보장하

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

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하여 새

로운 작업을 만들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재

구성하는 작업 방식을 장려하는 데 최대 미

화 3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89개 예술 단

체에 제공했다. 그리고 팬데믹의 직접적인 

결과로 막대한 소득의 손실을 겪고 있는 개

인을 위해 최대 미화 3만 6,000달러의 긴

급 구호 보조금도 제공했다. 또한 행사, 엔

터테인먼트, 관광, 접객 분야의 모든 근로

자에게 12주 급여 보조금을 제공했다.

긴급 보조금은 위기 상황에 소득을 

보장하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는 예술가도 복지

와 노동력의 다른 부분에 제공되는 긴급 

혜택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르

헨티나에서는 국립 영화 및 시청각 예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inema 

and Audio-Visual Arts)가 아르헨티나 

영화산업연합(Argentine Film Industry 

Union)과 영화 분야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의

료, 의약품 및 기타 직접 지원 비용을 위

해 미화 약 64,000달러를 연속 3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지급한다(Télam Digital, 

2020). 마찬가지로 아이슬란드에서는 매

년 해당 분야의 자영예술가에게 급여를 할

당하는 예술가 급여 기금을 팬데믹에 대응

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에게 총 2,200

개월을 할당했는데, 이는 전년도 할당된 

1,603개월에서 37%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해당 분야에 대한 팬

데믹 영향의 긴급성에 국가가 대응한 혁신

적인 방법의 일부일 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정신 건

강에 대한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초기 연

구에서 보고된 우울증 사례가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2019

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하기도 (Abbott, 

2021). 문화 분야에 대한 영향은 특히 

심각했다. 튀르키예 음악가 및 연주자 연

합(Turkish Musicians and Perform-

ers Union) 무직센(Muzik-Sen)에 따

르면 튀르키예에서 100명 이상의 음악

가가 음악 활동을 계속 할 수 없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Tokyay, 2020). 호주

에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 음악 산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증가했는

데 이 안타까운 패턴은 다른 국가의 문화 

분야에서도 보였다(Marrozzi, 2021).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예술 분야에서 증

가하는 정신 건강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에서는 문화 분야의 예술가, 장인 및 전

문 종사자에게 심리사회적 상담을 제공

하기 위해 퀘벡 예술가재단(Fondation 

des Artistes)에 미화 261,705달러

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마찬가지로 남

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실라파 웰니스

(SILAPHA Wellness) 프로그램이 정

신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전례 없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

다. 유네스코의 공헌은 2020년 4월 코

로나19가 문화 분야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조명하기 위한 가상 토론의 리질

리아트(ResiliArt) 글로벌 운동을 시작했

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15개국 이상에

서 1,000명 이상의 문화 분야 종사자들

이 정보를 공유하고 지지 활동을 할 수 있

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건강 위기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허위 정보를 퇴치

하는 데 있어 창의성의 역할부터 팬더믹 

이후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275개

의 토론이 주최되었다(41.7% 시민단체

가 조직하거나 공동 조직했다).  

이 위기의 교훈은 창의분야의 취약한 
생태계가 미래의 충격을 견디려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위기의 교훈은 창의 분야의 취약한 생

태계가 미래의 충격을 견디려면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기가 닥

쳤을 때 프리랜서의 숫자와 같은 해당 분

야의 기존 데이터에 접근하면 해당 분야의 

생존을 돕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공

공장소, 공연장, 극장, 갤러리 등의 갑작스

러운 폐쇄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 중 

하나인 만큼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이

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코로

나19로 잃은 예술가에 대해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국제 사회와 우리 

모두가 그들의 작품을 기념하고 예

술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지원하

며 모두를 위한 문화 생활을 촉진하

고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추억

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카리마 베누네(Karima Bennune)
전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2020 세이프 해
븐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연설 중(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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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권고사항

이 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진 예

술적 자유 분야의 발전을 살펴보았다.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예술적 표현

의 자유와 사회적·경제적 권리(전 세계 

예술가들이 여전히 안전망과 공정한 급여

를 받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악

화됨) 측면에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예술적 자유의 두 

측면에서 정책적 개선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일부 국가에서 신성모독법을 없애

고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예술 단체와 인권 단체 간의 협력

이 증가하고 있으며 후자는 예술적 자유

를 위한 투쟁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있

다. 국가가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문제

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며 예술적 표현보다도 이와 관련된 새

로운 조치를 더 많이 보고했다. 여러 국

가에서도 예술인 지위법을 제정하거나 수

정했다. 

예술적 자유와 관련된 정책과 조치에 대

한 일관된 보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진행 상

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볼 수 없다. 

이러한 지식 격차를 해소하여 예술적 자

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예술가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예술인 지위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채택하여 예술가를 정

의하고 고용의 비정형적 특성을 인식

하며 이 법률이 이 분야의 국제 및 지역 

표준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에 

관한 신규 및 개정 법률에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 국제 및 지역 조직과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는 현장에서 예술적 자유를 

모니터링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문화권 

및 인권 조직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

록 해야한다.

 ¡국가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는 피난

처 제공 계획을 포함하여 위험에 처한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를 보호하

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장해

야 한다.

 ¡국가는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 그들이 누굴 대표하는지, 또 특정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 및 

매핑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는 공식적인 근로자이든 프리랜서

이든 상관없이 모든 문화 노동자에게 

전문가 조합의 회원이 되고 단체 행동

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도록 보

장해야 한다. 

 ¡국가는 문화 노동자가 일반적인 노동

에 제공되는 사회 보장, 연금, 건강, 실

업 및 기타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

장하는 동시에 그들의 비정형적인 작업 

패턴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는 온라인으로 배포되는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저

작권 및 관련 보호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창조하는 권리와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와 

역량 강화 및 이 분야 관련 조치 등 예

술가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한 더 큰 이

해도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예술적 자유가 정책 결정에 포

함되도록 문화부와 사법, 고용, 노동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타 부처 간의 협

력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부, 예술가 및 문

화 분야 종사자, 언론인, 국가인권위원

회, 인권 운동가 및 기본권을 촉진하는 

기타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 기관 간

에 예술적 자유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예술가가 

자신을 표현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일

원이 되어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권

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문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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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집필자 소개

루이스 A.알보르네스
스페인 마드리드 카를로스 3세 대학(UC3M) 시청각 다양성 연구 그룹 소장

제2장 • 미디어에서의 다양한 의견 보장 

스페인 마드리드의 카를로스 3세 대학교(UC3M)의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연구학과 교수로서 루

이스 A. 알보르네스는 시청각 지정학 강좌를 가르친다. 그는 미디어 연구 분야의 박사 과정 부주임

이자 음악산업 및 음향연구 분야의 석사 학위 담당자이다. 루이스 A. 알보르네스는 국제 미디어 커

뮤니케이션 연구 협회(IAMCR)의 선출회원이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에서 커뮤

니케이션 과학 학위를, 마드리드 콤푸텐스 대학교에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및 광고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최근 저서로는 파워, 미디어 및 문화(Palgrave/IAMCR, 2015), 다양성과 영

화 산업(UIS, 2016), 다양성 산업 시청각: 엘데사피오 문화 델실로 XXI(FCE, 2017), 시청각 산업 

및 다양성: 디지털 시대의 경제 및 정책(Routledge, 2019)과 역동적인 그룹(Routledge, 2020) 

등이 있다.

조르디 발타 포르톨레스 
문화정책 및 국제문제에 관한 국제 컨설턴트 및 연구원

주 편집자  

조르디 발타 포르톨레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로스피탈레트 데 요브레가트에 기반을 둔 문화관

리 회사인 Trànsit Projectes에서 문화정책 및 국제문제의 컨설턴트, 연구원 및 트레이너로 일하

고 있다. 그는 지속가능한 개발, 문화다양성, 문화적 권리 및 국제문화 협력에서 문화의 역할에 특

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문화위원회의 전문가이며 유럽, 아프리

카,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의 다양한 조직에 컨설팅을 했다. 그는 바르셀로나의 블랑케르나 라몬 

룰 대학(Blanquerna - Universitat Ramon Llull(URL))에서 국제관계 학위와 여러 대학원 과정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정치학 학사(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 유럽 문화정책 석사(영국 워릭 

대학교)를 마쳤고, 스페인 지로나 대학교(University of Girona),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박사과

정을 밟고 있다. 

집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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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리시오 델핀 
페루, 태양 시민협회의 문화 관리자, 사회 연구원 및 이사

제4장 •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개방 

마우리시오 델핀은 시민사회, 디지털 기술, 문화 거버넌스를 전문으로 하는 문화관리자이자 사회연

구자이다. 그는 문화 프로젝트를 위한 예술 관리 및 정보시스템 설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

고 있다. 마우리시오 델핀의 관심분야는 문화민주주의의 진화하는 개념과 시민참여와 개방적인 문

화통치 사이의 관계이다. 그는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인류학과 국제개발 연구 분야에서 공동 명

예 학위를,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미디어,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레

알다드 비주얼(Realidad Visual)(2001-2010), 페루 국립 문화 정상회의(2011-2014), 시민사회

가 설계하고 유지하는 문화정보 시스템인 Culturaperu.org(2009-2015)를 공동 설립하고 감독했

다. 마우리시오 델핀은 Tándem(탄뎀:문화정책 싱크탱크)의 연구원과 라 팩투라(La Factura)의 연

구 개발 전략가로 일했다. 그는 바니에 스콜라(2014-2017), 미국 기구(OAS)의 개방형 정부 펠로

우(2015), 라틴아메리카 개방형 데이터 이니셔티브(ILDA)의 차세대 펠로우(2020)였다. 2017년

부터 2019년까지 페루 문화단체연합(APOC) 기술서기(technical secretary)을 지냈다. 그는 또

한 문화 분야의 개방적인 정부 원칙과 관행을 홍보하는 비영리 단체인 아소시아키온 시민 솔라의 설

립자이자 이사이기도 하다.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유네스코 전문가 기능 프로젝트(EU/UNESCO Expert facility)의 회원이며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박사과정 중이다.

리디아 들루모
문화통계 부전문관,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제6장 •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세계적인 흐름: 여전히 일방적인 무역 

리디아 들루모는 15년 이상 문화전문가로 활동한 경제학자이자 통계학자이다. 그녀는 유네스코 통

계연구소(UIS) 문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문화 및 자연 유산(지속가능발전목표 11.4.1), 장편 

영화, 문화 고용 및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무역에 대한 지출에 대한 방법론 및 지표 작업을 이

끌고 있고 그 주제에 대한 보고서와 분석 기사를 쓴다. 2007년부터 그녀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관련된 측정 작업에 참여해 왔다. 그녀는 경

제에서 문화 부문의 기여뿐만 아니라 문화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한 문화통계 및 지표에 대한 교육

과 기술 지원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고 있다. 그녀는 2009년 유네스코 문화 통계 프레임워크(FCS)

의 공동 저자이다.

베로니크 게브르몽 
국제법 교수, 라발대학교 법과대학, 캐나다

제7장 •  다양성보호: 협약의 프레임워크 외에도 정당한 공공의 정책목표를 여전히 추구할 수 

있다

베로니크 게브레몽은 캐나다 퀘벡주 라발 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이다. 그녀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

성에 대한 유네스코 의장이며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국제 관측소(OBVIA/

OIISIAN) 내 예술, 미디어 및 문화다양성의 공동 리더를 맡고 있다. 베로니크는 파리 1 대학교 팡테

옹-소르본 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부터 국제문화 및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다. 2003년부터 2005

년까지 그녀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협상 기간 동안 유네스코의 전 문

화정책 및 문화 간 대화 분과에서 협력 전문가였다. 가장 최근 연구 및 출판물은 문화적 권리, 무역 

협정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취급,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

발의 문화적 차원에 중점을 두었다. 2015년부터 그녀는 협약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유네스코 전문

가 기능 프로젝트(EU/UNESCO Expert Facility)의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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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리 카마라 
독립 문화정책 연구원 겸 고문, 수필가 및 문학 번역가

제8장 •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야리 카마라는 부르키나파소에 거주하는 독립적인 문화정책 연구원이자 고문이다. 그녀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 간의 연결을 전문으로 하기 이전에 광범위한 개발 개입 쪽에서 일했다. 그녀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 영국 국제개발부, 프랑스 개발청(AFD), 

여러 아프리카 정부 기관에서 일했고 국제환경개발연구소의 전 연구원이었다. 문화 분야에서 그녀는 

2004년부터 유네스코와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문화다양성기금(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의 전문가 패널로 활동하고 문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 지식 플랫폼의 

내부 구성을 지원했다. 야리 카마라는 경험이 풍부한 학제간 전문가로 Institut Free Afrik의 연구원

이자, 수필가이며 문학 번역가이다. 그녀의 업무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어이다.

막달레나 모레노 무지카 
국제예술위원회문화기관연합 사무총장

제1장 •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창의분야의 구축 

막달레나 모레노 무지카는 국제예술위원회문화기관 연맹(IFACCA)의 사무총장으로 70개국 이상의 

문화 및 정부 문화기관 부처를 맡고 있다. 그녀는 전 칠레 국립문화예술위원회(CNCA - 현재 문화

예술유산부)의 국제업무 책임자이며 국제협력에 관한 장관 자문역이었고, 당시에 칠레의 국제 예술 

및 문화 전략을 감독했다. 제6회 예술과 문화 세계 정상 회담의 프로그램 디렉터를 역임했고(2014

년 산티아고); 세 번의 베니스 비엔날레에 칠레의 참여를 관여했다; 칠레 이미지 재단(Fundación 

Imagen de Chile) 이사회 위원이었고, IFACCA 이사회에서 CNCA를 대표했다(2012-2014). 이

전에 막달레나 모레나 무지카는 호주에서 일하면서 예술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원하는 국가 '최고' 기

구인 Kultour의 CEO였다. 그녀는 또한 창의 호주(Creative Australia)를 위한 국가 문화정책 태스크

포스(National Cultural Policy Taskforce)의 일원이었고 개발도상국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이끌었다('South Project', 2004-2008).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대학교에서 학사 학

위를 받았으며, 아시아링크 리더 프로그램(2008년)과 호주예술위원회 이머징 리더 프로그램(2010

년)의 졸업생이며, 다이버시티 아트 오스트레일리아(Diversity Art Australia)(2016년~2018년)를 

포함한 여러 이사회에서 활동했다. 현재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유네스코 전문가 기능 프로젝트(EU/UNESCO Expert Facility)의 회원이다.

오조마 오차이 
나이지리아 CC Hub의 창의적 경제 실천 매니징 파트너

제3장 •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및 창의산업을 포괄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 

오조마 오차이는 역량 강화,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기술 지원, 문화·창의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프

로젝트 주도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창의경제의 발전을 지원한 15년 이상의 경

험을 가진 창의경제 전문가이다. 그녀는 나이지리아의 음악 및 영화 분야에 대한 세계은행 지원과 스

웨덴 예술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국제 예술, 창작 및 디지털 분야 개발 노력에 참여했다. 오조마 오차이

는 영국문화원에서 수년간 근무했으며 가장 최근의 기관 직책은 2021년 10월까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예술 및 창의경제 프로그램 지역 이사였다. 그녀는 영국문화원에서 2010년 퓨처 어워즈: 

올해의 영펠로우 후보에 올랐으며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DEVOS 예술경영 연구소의 펠로우, 나이지

리아 리더십 연구소의 어소시에이트 펠로우 그리고 아프리카 기술 및 창의 그룹의 이사회에 선임되었

다. 오조마 오차이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유럽연

합/유네스코 전문가 기능 프로젝트(EU/UNESSO Expert facility)의 회원이다.

부록 • 집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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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파마 세카르 
초국가적 문화협력 전문가 및 전 아시아유럽재단 문화부 이사

제5장 • 예술가 및 문화분야 종사자를 위한 이동성 재해석

아누파마 세카르는 개발도상국-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 초국가적 문화협력의 전문가이다. 2015년

부터 유럽연합/유네스코 전문가 기능 프로젝트의 회원으로서 그녀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

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정부를 지원하는 기술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아누파마 세카르는 아시아와 유럽의 51개국에서 문화 분야 종사자, 예술 단체, 박물관 

및 공공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ASEF(아시아 유럽 재단)의 문화부서 이사를 역임했다. 그녀는 현

재 동남아시아의 예술 비평을 장려하는 ArtsEquator(예술평등위원회)의 이사이다. 아누파마 세카르

는 영문학과 국제학 학위를 취득했고 인도 고전무용 바라타나티암 전문 무용수이다. 그녀는 인도 시

민이며 현재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다.

안나 비야로야 플라나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유럽문화연구자협회 회장

제9장 • 성평등: 한 걸음 전진, 두 걸음 후퇴

안나 비야로야 플라나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경제학과 부교수이자 젠더 연구: 문화, 사회 

및 정책 박사 과정의 학술 코디네이터이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문화경제학과 문화정책 과정을 가르친

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문화활동 및 참여, 문화 고용에서의 성 불평등 및 문화의 사회적 가치 등이 포

함된다. 그녀는 유럽문화연구자협회(ERICarts Network) 회장이자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정보, 커뮤

니케이션 및 문화연구센터(CRICC) 소장이다. 그녀는 바르셀로나 대학의 '정보 및 미디어 연구의 젠

더 관점'(GENDIMS)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책임자이자 ERICarts와 유럽 평의회에서 발행한 문화정

책 및 동향 개요서 내 스페인 프로필의 공동 저자이다. 그녀는 문화정책 및 문화 경제학과 관련된 다

양한 주제에 대한 수많은 기사와 서적의 관련 챕터를 저술했다.

사라 와이어트 
연구원 겸 국제펜클럽 부국장, 연국 

제10장 • 창작의 자유 보호

사라 와이어트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운동가이자 연구가이다. 특히 국제펜클럽에서 표

현의 자유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20년 이상 활동했고, 그 전에는 국제사면위원회의 아시아 연구 부서

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했다. 국제펜클럽에서 그녀는 글로벌 회원 자격으로 국제별 이슈 및 위험에 처

한 작가들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프리랜서 컨설턴트로서 프리뮤즈, 유럽문화행동, 

펜클럽, 그리고 스웨덴 예술위원회, 유럽 평의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녀는 2005년 <문화

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유네스코의 2018 글로벌 리포

트 문화정책의 재구성 중에서 발전을 위한 창의성 향상의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장을 집필했다.

부록 • 집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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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로벌 리포트 시리즈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2005년 

941개 협약 당사국이 제출한 96개의 4년

제 정기보고서(QPR)2를 바탕으로 분석

한 내용이다. 이번 제3판에서 이루어진 

분석은 1980년의 <예술가의 지위에 관

한 권고>3의 이행 상황을 분석한 2018년

에 시행된 유네스코 글로벌 설문조사 결

과(아래 참조, 이 리포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시행됨)와 다수의 최신 업데이

트된 맞춤형 글로벌 데이터를 활용했고, 

그 외에도 1차 및 2차 데이터를 더 풍부

하게 활용하였다.  

4년제 정기보고서의 분석

본 판에 대해 분석된 정기보고서는 2020년 

11월 1일 기준으로 149개 협약 당사국 

중 63%으로부터 받았다. 이들 중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가 가장 적다.

그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국가의 당사국

(59%),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아

시아 태평양 국가(각각 67%); 동유럽 

국가(71%); 및 아랍 국가(79%)(그림 

11.1)이다. 따라서 조사대상 당사국에 

1. 협약 제9조<정보 공유와 투명성>에 따라 ‘당사국은 

4년마다 자국 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해 

유네스코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4년마다 열리는 정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절

차는 제9조의 운영지침에 설명되어 있으며, 제3차 회

의(2011년)에서 당사국 총회가 승인하고 제7차 회의

(2019년)에서 개정되었다. 이 지침은 또한 4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프레임워크도 포함되어 있다. 

2. 두 당사국은 보고 기간 동안 첫 번째 보고서의 제출이 

늦어져 두 개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3. 1980년 권고안의 이행에 관한 2018년 유네스코 글

로벌 설문조사는 모든 유네스코 회원국과 관련 비정

부기구(NGO) 및 국제비정부기구(INGO)에 발송되

었다. 총 52개 회원국, 39개 NGO 및 2개의 INGO

가 응답했다.

대한 본문 안의 참조는 본 보고서의 샘플

에만 특별히 적용되며, 협약의 모든 당사

국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샘플에는 제출 당시 유네스코에서 사용

중인 템플릿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정기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분석 전략은 가

장 최신 보고 형식, 즉 2019년 6월 제7

차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된 형식의 정보

를 기반으로 했다. 이는 협약의 모니터

링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도록 개선된 것

이다. 이 판에서 다루는 정기보고서의 

82%가 이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전 보

고 형식으로 제출된 나머지 보고서에 포

함된 정보는 전체 분석에 통합될 수 있도

록 내용 분석을 거쳤다.

이번 판의 결과들은 2021 정기보고서 

양식에 포함된 일련의 폐쇄형 질문들에 

대한 응답 분석을 기초로 했다: 일반적

으로 이항(예/아니오) 또는 문화 영역4에 

관해 단순하게 응답한 것이다. 따라서 달

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그림에 사용된 

샘플은 정기보고서 관련 핵심 질문에 제

공된 총 응답 수에 해당한다. 폐쇄형 질

문을 포함하지 않는 형식으로 제출된 나

머지 21개의 정기보고서는 보고된 정보

의 내용 분석 대상이었다.

4.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조치

에 대한 4년제 정기보고서 프레임워크는 영화 및 시청

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및 시각예술과 같은 문화적 영역을 파악한다.

연구방법론

그림 11.1

글로벌 보고서 제3판을 위해 4년마다 검토되는 정기보고서 개요
 

Source: UNESCO (2021).

제출 당사국 협약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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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질문과 동일한 범주 데이터인 경

우, 해당 특정 범주에 대한 긍정적인 답

변으로 간주하고 분석했다. 정기보고서

에 보고된 관련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정성 

정보 분석도 진행했다. 분석은 공통적인 

특성을 식별하고, 유형 개발, 빈도를 정

량화하고 트렌드 및 예시를 파악하는 것

이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형식으로 제출

된 정기보고서에 제공된 통계의 품질을 

평가했다. 최대한 데이터는 다른 외부 데

이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집했다.

이 보고서 전체에서 출처가 지정되지 않

은 경우 이는 정보가 정기보고서에서 가

져온 것임을 의미한다.

이번 글로벌 리포트 시리즈에서는 이러

한 결과를 그래프, 사례 연구, 국가 사례 

및 통계 수치로 제시한다. 정량적 데이터

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총계, 지역별 분류
5 및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분류로 표시

된다6. 

1980년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이행에 관한 2018년 글로벌 
조사 분석 

정기보고서의 분석은 1980년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이행에 관한 2018

년 글로벌 설문조사의 데이터로 보완되었

다. 설문조사에 답변한 53개 유네스코 회

원국 중 42개국이 협약 당사국이다. 그들

의 응답내용은 글로벌 리포트의 여러 장

에서 분석되었다. 또한 총 32개국이 정기

보고서와 그 조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

고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정보의 삼각측량

을 가능하게 했다. 

5. 이 판의 지역 분류는 유네스코 선거 그룹을 따른다: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Group I), 동유럽 국가
(Group II),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Group III),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Group IV), 아프리카 국가
(Group Va), 아랍 국가(Group Vb).

6. 유엔 M49 통계 분류 체계에 따른다.

다른 주제별 데이터 활용

두 가지 주요 데이터들, 즉 1980년 <예

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이행을 위한 

정기보고서와 글로벌 설문조사 외에도, 

몇몇 다른 주제별 데이터들이 글로벌 리

포트 이번 판을 위해 개발되었다. 글로벌 

리포트 이전 판에 대해 수행된 여러가지 

분석 또한 추세를 탐색하고 결과를 확증

하기 위해 반복되었다. 

시민사회에서 수집한 정보 분석

2019년부터 시행되어 이번 판에서 다루

는 대부분의 정기보고서에서 사용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4년제 정기보고

서 프레임워크에는 당사국들이 시민사회 

단체의 기여를 공유하는 섹션이 포함되

어 있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 중 79%는 시민사회단체가 수행

한 조치 또는 이니셔티브를 포함했다(이 

판에서 고려된 국가 보고서의 65%를 대

표함). 이 양식의 정보는 이 판의 모든 장

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량적, 정성적

으로 사용되었다.

본 판의 제4장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문

화 거버넌스 개방’을 알리기 위해 시민사

회 설문조사를 설계, 보급 및 분석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협약과 상호작용하는 1,319개의 시민사

회단체를 직접 초청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측면에서의 활동과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 표본 

중 62개국 158개 시민단체로부터 답변

을 받았고, 응답률은 12%였다. 

주요 행사 분석

이번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20개 아트 비

엔날레7와 60개 공인 영화제8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영화인의 성별 대표성과 이동성

을 분석한다. 

아트 비엔날레에 대한 데스크 리서치는 

14개의 아트 비엔날레를 다룬 2018 글

로벌 리포트에서 한 것과 반복되는 리서

치이다. 마라케쉬 비엔날레(그 이후로 다

시 개최되지 않음)를 제외하고 동일한 아

트 비엔날레가 새로운 샘플에 보관되었

다. 더 광범위한 국제적 균형을 위해 아프

리카, 아랍, 아시아, 태평양 및 동유럽 국

가의 7개 비엔날레가 샘플에 추가되었다.

7. 방콕 아트 비엔날레, 하바나 비엔날레, 상파울루 비엔
날레, 남미 국제 현대미술 비엔날레(BIENALSUR), 
아프리카 미술 다카르 비엔날레(DAK’ART), 도큐멘
타(Documenta), 광주 비엔날레, 카사블랑카 국제 
비엔날레, 이스탄불 비엔날레, 캄팔라 비엔날레, 고
치-무지리스 비엔날레, 리옹 비엔날레, 매니페스타, 
리가 국제 현대 미술 비엔날레, 상하이 비엔날레, 샤
르자 비엔날레, 싱가포르 비엔날레, 시드니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휘트니 비엔날레.

8. 베를린 국제 영화제*, 탈린 블랙 나이츠 영화제, 부산 
국제 영화제*, 카이로 국제 영화제*, 카르타헤나 국
제 영화제*, 카르타고 국제 영화제*, Cinedays (스
코프제)*, 코펜하겐 다큐멘터리 영화제(CPH:DOX), 
Docaviv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더반 국제 영화제, 
엘 고나 영화제, 유라시아 국제 영화제(아스타나)*, 
칸 영화제*, 도미니카 공화국 국제영화제(Festival 
de Cine Global Dominicano)*, 로카르노 영화제*, 
키츠뷔엘 영화제( Film festival Kitzbühel)*, 히혼 
국제영화제(Gijo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과
달라하라 국제 영화제(Guadalajar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홍콩 국제 영화제, 핫독스 캐나다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국제 안탈리아 국제영화제
(International Antalya Film Festival)*, 인도 국제 
영화제(Goa)*, 케랄라 국제 영화제(Trivandrum)*,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이스탄불 영화제, 예루살렘 영
화제, 카를로비바리 국제 영화제*, 콜카타 국제 영화
제*, 키이우 국제 영화제 리스타파드 민스크 국제영
화제(Listapad Minsk International Film Festi-
val)*, 마르델 플라타 국제 영화제*, 멜버른 국제 영화
제, 모렐리아 국제 영화제*,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 
Motelx-리스본 국제 호러 영화제*, 뭄바이 영화제*, 
나무르 국제 영화제*, 누아르영화제(코모, 밀라노)*, 
산세바스티안 국제 영화제*, 사라예보 영화제, 상하
이 국제 영화제*, 싱가포르 국제 영화제, 시체스 국
제 판타스틱 영화제(Sitges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of Catalunya), 소피아 국제영화제l*,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outhby Southwest), 스
톡홀름 국제 영화제*, 선댄스 영화제, 시드니 영화
제*, 타이페이 금마장 영화제, 티라나 국제 영화제*, 
토리노 영화제*, 토론토 국제 영화제*, 트란실바니아 
국제 영화제*, 트라이베카 영화제 영화제, 발렌시아 
국제 영화제, 시네마 조브 영화제(Cinema Jove)*, 
베니스 국제 영화제*, 바르샤바 영화제*,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국제 영화제작자 연맹
[FIAPF]이 승인한 영화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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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비엔날레 외에도 60개 국제영화제 

수상자와 본상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데

스크 리서치를 진행하여 다른 분야에서

도 같은 연구결과가 재현됐는지를 조사했

다. 이 분석은 이번 글로벌 리포트의 제

5장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이동성 재해석’과 제9장 ‘성평등: 한 걸

음 전진, 두 걸음 후퇴’에 대한 정보를 제

공했다. 

미디어 규제기관 및 콘텐츠 쿼터 분석

미디어 규제기관 분석은 106개국을 대상

으로 했을 때 이미 2018년 글로벌 리포

트에 포함되었으며, 추가로 59개국을 포

함하도록 업데이트 및 확장되었다. 2018

년 이후 콘텐츠 쿼터 법 조항의 변경사항

을 확인하고, 국가 미디어 규제기관의 거

버넌스 및 목적과 관련된 법률까지 포함

하도록 분석 범위를 넓혔다. 이 분석은 이

번 판 제2장에 ‘미디어에서의 다양한 의

견 보장’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국가개발계획 및 지속가능개발전략 
분석

정기보고서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글로벌 리포트에 포함된 국가개

발계획(NDP) 및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

(NSDS)에 문화를 통합하는 전 세계 동향

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계획과 전략이 만료된 경우 국가개발계

획(NDP) 또는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

(NSDS)이 이전에 없었던 국가에 대한 

새로운 계획 문서를 포함하면서 이를 대

체하는 최신 계획으로 대체했다. 업데이

트된 분석에는 127개 당사국의 국가개

발계획(NDP) 및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

(NSDS)에 대한 데스크 리서치 및 분석

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65개는 2018년 

글로벌 리포트를 위해 마지막으로 수행된 

이후에 발표되었다. 이번 샘플 127개 중 

개발도상국의 계획 문서는 92개(72%), 

선진국의 문서는 35개(28%)였다. 

이번 글로벌 리포트 제 8장 ‘문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잠재

력’의 기초가 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문화9가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가

지속가능개발전략(NSDS)에서 언급이 

되는지 여부

 ¡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가지속가능개

발전략(NSDS)이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 계획을 설명했는지 여부

 ¡문화 또는 문화 프로그램이 언급된 사

회·경제·문화·환경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9. 문화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4년제 정기보고서 프레임워크에서 

확인된 하나 이상의 영역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글로벌 리포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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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2005 년 10월 3일부터 10월 21 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제33차 총회는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본질적인 특성임을 확인하고,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

히 간직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으며, 

문화다양성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 

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므로, 공동체, 민족 및 국가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임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관용, 사회 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은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의 평

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세계인권선언」과 그 밖의 보편적으로 승인된 문서에서 선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

을 기리고, 

또한 빈곤퇴치에 역점을 둔 「국제연합새천년선언 (2000)」을 고

려하여, 국제개발협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국제 개발정책에 있어 

전략적인 요소로서 문화를 통합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양식을 가지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회의 정체성 및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

과 다원성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무형적 부의 원천인 전통지식, 특히 토착민 지식체계의 중요

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여 그리고 그 전통지

식의 적절한 보호와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특히, 소멸이나 심각한 훼손 가능성으로 문화적 표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

기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과, 특히 사회에서 여

성의 지위와 역할 강화를 위한 문화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문화다양성이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강화되고 문화 간 지속

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육성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 안에서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매체의 다양성과 함께 

사고, 표현, 정보의 자유를 재확인하며, 

전통적 문화 표현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민족과 개인

들로 하여금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하고, 

언어의 다양성이 문화다양성의 기본 요소임을 상기하고,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교육이 담당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재

확인하며, 

전통적 문화 표현을 창작, 보급 및 배포하고, 그 문화적 표현들을 

그들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그들의 자유에 나타

나 있는 바와 같이, 소수자와 토착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서 문화 생명력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문화적 표현을 육성하고 새롭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 진보를 목

적으로 문화 발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을 강화시켜 주는 문화

적 상호작용과 창의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문화적 창의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정체성,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경

제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단순한 상업

적 가치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촉진된 세계화의 과정이 문화 

간 상호작용의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부

국과 빈국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

한 도전이 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말과 영상에 의한 생각의 자

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것이 유

네스코의 특수 임무임을 인식하며,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네스코가 채택

한 국제문서의 규정, 특히 2001 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의 규

정들을 참고하여 

2005 년 10월 20 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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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과 이행원칙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b)  문화가 번성하고 서로 호혜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여건 형성 

(c)  문화간 존중과 평화의 문화 추구를 목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균형잡힌 세계 문화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 간 대화 장려 

(d)  민족 간 유대 형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 간 상호작용을 원

활히 하기 위한 문화상호성 강화 

(e)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증진 및 지방, 국가, 국

제적 차원에서 그 가치에 대한 인식 고취 

(f)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와 개발 간 연계의 중요

성을 재확인하고, 그 연계가 지닌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활동 지원 

(g)  정체성,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에 대한 인정 

(h)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

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유지, 채택 및 실행하는 데 있

어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재확인 

(i)  특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개발

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정신으로 국제적 협력 및 연

대의 강화  

제2조 이행원칙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원칙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표현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능력뿐만 아니

라 인권 및 표현 정보, 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

거나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거

나 그 범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 협약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2. 주권 원칙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 인정과 존중 원칙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은 소수자와 토착민의 문화

를 포함한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과 존중에 대한 인정

을 전제로 한다.  

4. 국제적 연대와 협력 원칙  

국제적 협력과 연대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초기단계에 있거나 확립되어 있는 문화

산업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수단 마련과 강화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5.  개발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상호보완성 원칙  

문화는 개발의 원천이므로 개발의 문화적 측면은 경제적 측면만

큼 중요하며, 개인과 국민들은 이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

본적 권리를 갖는다.  

6.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문화다양성은 개인과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다. 문화다양성의 보

호, 증진 및 유지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요건이다.  

7. 공평한 접근 원칙  

전 세계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그 

표현 및 보급 수단에 대한 문화의 접근은 문화다양성율 진흥하고 

상호이해를 장려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8. 개방과 균형의 원칙  

국가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때, 세계의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방

법을 강구하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

에 기여하도록 한다.  

Ⅱ.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과 관련

하여 당사국이 채택한 정책과 조치에 적용된다.  

Ⅲ. 정의  

제4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아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299부록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1.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승된다.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

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작, 생

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2. 문화콘텐츠  

“문화 콘텐츠”란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

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3. 문화적 표현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

로서 문화 콘텐츠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4.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란 그 당시 특성, 용도 또는 

목적을 고려할 때 그 상업적 가치에 관계없이 문화적 표현을 구

체화하거나 전달하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문화활동

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고,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생산

에 기여할 수도 있다.  

5. 문화산업  

“문화산업”이란 위의 제 4항에서 정의한 문화상품 또는 문화서비

스를 생산, 배포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문화정책과 문화조치  

“문화정책과 문화조치”란 지방, 국가, 지역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

화서비스의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 등을 포함한 개인, 집

단, 사회의 문화적 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입안된 문

화 관련 정책과 조치를 말한다.  

7. 보호  

“보호”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존, 보호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하다”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8. 상호문화성  

“상호문화성” 이란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공평한 상호작용 그리

고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한 문화적 표현의 공유 가능성을 말한다.  

Ⅳ.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일반규칙  

1.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 및 보편적으로 승

인된 인권 문서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

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문화조치를 채택

하고, 또한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

화하는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정책

과 조치는 이 협약의 규정에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국가적 수준에서의 당사국 권리  

1.  각 당사국은 제4조 제6항에서 정의한 문화정책과 문화조치의 

틀 안에서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국 영

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2.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 

(b)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에 사용되는 언어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서 국내 문화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위하여 이용 가능

한 모든 기회를 국내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조치

(c)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독립적 문화산업과 활동이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생산, 보급 및 배포수

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d) 공공 재정지원 제공을 위한 조치 

(e)  비영리 조직, 공공기관, 민간기관, 그리고 예술가와 기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생각, 문화적 표현,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

고 증진하며, 또한 그들의 활동에 창의적이고 기업가적 정신

을 고무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 

(f) 적절한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g)  예술가 및 그 밖의 문화적 표현의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h)  공영방송 활용을 포함한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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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문화적 표현의 증진을 위한 조치  

1.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에게 다음 사항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a)  소수자와 토착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집단과 여성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국의 문화적 표현의 창

작,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 

(b)  자국 영토 내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

에의 접근  

2.  또한 당사국은 예술가 및 그 밖의 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들, 문화 공동체와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중요한 

기여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육성하기 위한 그들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조치  

1.  이 협약 제5조와 제6조를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당사국은 자

국 영토 내의 문화적 표현이 소멸할 위기 또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1 항에 규정

된 상황에 처한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모

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조치들을 

제23조에 따른 정부간위원회에 보고하며, 동 위원회는 적절

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 9조 정보공유와 투명성  

당사국은:  

(a)  자국 영토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

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4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한다. 

(b)  이 협약과 관련하여 정보공유를 책임지는 연락관을 지정한다. 

(c)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한다. 

제10조 교육과 공공인식  

당사국은: 

(a)  특히, 교육 및 공공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적 표

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고 

증진한다. 

(b)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 및 국제적, 지

역적 기구와 협력한다 

(c)  문화산업 분야에서 교육,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

여 창의력을 증진하고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제11조 시민사회의 참여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시

민사회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12조 국제협력의 증진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8조와 제 17

조에 따른 상황을 유념하면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에 필

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양자간,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을 강화

하도록 노력한다. 

(a) 당사국 간 문화정책에 대한 대화 촉진 

(b)  전문적,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문화 분

야 공공 기관의 공공 부문 전략 및 경영 능력의 강화 

(c)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강화 및 증진에 있어 시민사회, 비정부

기구, 민간부문간의 협력강화 

(d)  신기술의 활용 촉진, 정보공유와 문화적 이해를 고양하기 위

한 협력 장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 

(e) 공동 제작 및 공동 배급에 관한 협정의 체결 장려  

제13조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문화 통합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차원에서 문화를 자국의 개발정책에 통합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프레임워크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측면을 장려한다.  

제14조 개발을 위한 협력  

당사국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특정한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

법을 통하여 역동적인 문화 부문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

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감소를 위한 협력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a) 다음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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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발도상국의 문화 생산 및 배급 역량 형성과 강화 

(ii)  개발도상국의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세계시

장 및 국제적 배급망에 대한 접근성 확대 

(iii) 가능성 있는 지방 및 지역 시장형성 

(iv)  가능한 경우, 개발도상국의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

비스의 자국 영토 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선진국의 적절

한 조치 채택 

(v)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의 창작 작업

을 위한 지원제공 및 이동성 촉진 

(vi)  특히, 음악 및 영화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적절

한 협력 장려  

(b)  특히, 전략과 경영 역량, 정책 개발과 시행, 문화적 표현의 증

진 및 보급, 중소영세기업의 개발, 기술 활용, 기능 개발 및 이

전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정보,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류와 인적자원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c)  특히, 문화산업과 기업 분야에서 기술과노하우 이전을 위한 

적절한 장려 조치 도입을 통한 기술 이전  

(d) 다음을 통한 재정지원 

(i) 제18조에 따른 국제문화다양성기금 설치 

(ii)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

절한 공적개발원조의 제공 

(iii)  저금리 대출 보조금 및 기타 기금조성 기제를 포함한 그 외 

형태의 재정지원 

제15조 협력관계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

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부문 및 비영리 기구 간

의 협력관계 개발을 장려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협력관계는 개

발도상국의 실질적 요구에 따라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

스의 교류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인적자원 및 정책의 개발에 역

점을 둔다.  

제16조 개발도상국 우대  

선진국은 적절한 제도적 ·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개발도상

국의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

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활동가를 우대하여 개발도상국과의 문

화교류를 촉진한다. 

제17조 문화적 표현에 대한 심각한 위협 상황에서의 국제협력  

당사국은 제 8조에 따른 상황에 처한 경우 상호간, 특히 개발도상

국에게 지원을 제공하는데 협력한다. 

제18조 국제문화다양성기금  

1. 국제문화다양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유네스코 재정 규칙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으로 구

성된다 

3. 기금의 재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당사국에 의한 자발적 분담금 

(b) 유네스코 총회에서 동 목적을 위하여 승인한 기금 

(c)  다른 국가, 국제연합의 기구와 프로그램, 기타 지역 및 국제

기구, 공공 및 민간단체 또는 개인들에 의한 기부금, 증여 또

는 유증 

(d) 기금의 재원으로부터의 이자 

(e) 모금 및 기금을 위하여 기획된 행사에 의한 수입 

(f) 기금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그 밖의 재원  

4.  이 기금 재원의 사용은 제22조에 따른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

한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정부간위원회가 결정한다.  

5.  정부간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특정한 사업을 승인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일반적, 구체적 목적을 위하여 기부금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6.  동 기금의 기부금에는 이 협약의 목적과 배치되는 정치적, 경

제적 또는 다른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7.  당사국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기적이고 자발적인 기부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9조 정보 교환. 분석 및 보급  

1.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및 그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

범사례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통계에 관하여 정보 교환과 전

문지식 공유에 동의한다. 

2.  유네스코는 사무국 내 기존 기제를 활용하여 관련된 모든 정

보, 통계 및 모범사례의 수집, 분석 및 보급을 촉진시킨다 

3.  또한,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영역과 관련된 여러 부문들

과 정부, 민간 및 비영리 기구 등에 대한 데이터 은행을 설치하

고 최신 정보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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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는 지원을 요청하

는 당사국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특별히 유념한다. 

5.  이 조항에 규정된 정보 수집은 제 9조에 따른 정보 수집을 보

완한다.  

Ⅴ. 다른 협약과의 관계  

제20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상호지원성. 보완성 및 비종속성  

1.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모든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 협

약을 다른 조약에 종속시키지 아니하면서, 

(a)  이 협약과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 간의 상호보완성을 

증진하고,

(b)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

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  

2.  이 협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국제적 협의와 조정  

당사국은 다른 국제적 장에서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목

적과 원칙을 명심하면서 상호 협의한다. 

Ⅵ. 협약의 기관  

제22조 당사국 총회  

1.  당사국 총회를 설치한다. 당사국 총회는 이 협약의 전체회의

이며 최 고기구이다. 

2.  당사국 총회는, 가능한 한 유네스코 총회와 함께, 2 년마다 정

기적으로 개최된다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되거나 정부간위원

회에 당사국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회의를 개

최할 수 있다.

3. 당사국 총회는 자신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4. 당사국 총회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출 

(b) 정부간위원회가 제출한 협약 당사국 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c)  당사국 총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간위원회가 마련한 운영지

침의 승인 

(d)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모

든 조치 강구 

제23조 정부간위원회  

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정부간 위원회’’라 한다)는 유네스코 내에 설치된다. 동 위원

회는 제 29조에 따른 이 협약 발효 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4

년 임기로 선출된 18개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2. 정부간위원회는 매년 개최된다. 

3.  정부간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권한과 지시에 따라 기능하며, 

당사국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협약 당사국의 수가 50 개에 이르는 경우, 정부간위원회의 위

원국 수는 24개로 증가한다. 

5.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선출은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과 순환

제 원칙에 근거한다. 

6.  이 협약에 의하여 부과된 다른 책임을 침해함이 없이, 정부간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같다.  

(a) 이 협약의 목적 증진 및 그 이행의 장려와 감시 

(b)  당사국 총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 규정의 이행과 적용을 위한 운영지침의 마련

과 제출 

(c)  당사국 보고서를 정부간위원회의 의견 및 요약본과 함께 당

사국 총회에 전달 

(d)  이 협약의 관련 규정, 특히 제 8조에 따라 당사국이 유의하여

야 하는 상황에서 취하여야 할 적절한 권고 제시 

(e)  다른 국제적 장에서 이 협약의 목적 및 원칙 증진을 위한 협

의 절차와 기제의 마련 

(f)  당사국 총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모든 과제의 수행  

7.  정부간위원회는 그 의사규칙에 따라 언제든지 공공 및 민간 기

구 혹은 개인들에게 특정사항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8.  정부간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의

사규칙을 마련하고 제출한다. 

제24조 유네스코 사무국  

1. 협약의 기관은 유네스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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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네스코 사무국은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위원회의 문서 및 회

의 의제를 준비하고, 그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고 보고한다.  

Ⅶ. 최종조항  

제25조 분쟁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들 사이에 분쟁

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교섭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2.  분쟁 당사국들이 교섭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분

쟁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제 3자의 주선을 모색하거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3.  주선이나 중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교섭이나 주

선, 중개를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이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성실히 고려한다. 

4.  각 당사국은 비준·수락·승인·가입 시 상기 조정절차를 승인

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은 유

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

할 수 있다. 

제26조 회원국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1.  유네스코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이 협약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다 

2.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탁

된다. 

제27조 가입  

1.  이 협약은 유네스코의 비회원국이지만 유네스코 총회가 가입

을 초청한 국제연합이나 그 전문기구의 회원국 모두에게 가입

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또한 이 협약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안 1514(XV)에 따라 완전

한 독립을 얻지 못하였지만 국제연합에 의하여 완전한 내적 자

치권율 가진 것으로 인정받으며 이 협약이 다루는 문제에 대

해 조약 체결 능력을 비롯한 권한을 가진 영토의 가입을 위하

여 개방된다.  

3. 다음 규정은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적용된다. 

(a)  그 어떤 지역경제통합기구도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아

래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국가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기속된다 

(b)  그러한 기구의 회원국 하나 이상이 이 협약 당사국인 경우, 해

당 기구와 회원국은 이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을 결정한다. 이러한 책임배분은 (c)호에서 규정한 통고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해당 기구와 회원국은 

협약상의 권리를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지역경제

통합기구는 그들의 위임 범위에서 회원국 중 이 협약의 당사

국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동 기구의 회원국 중 하

나라도 그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동 기구는 그 투표권을 가질 

수 없고,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c)  (b)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책임배분에 동의한 지역경제통합기

구와 회원국은 제안된 책임배분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i)  해당 기구는 가입서에 협약이 다루는 문제에 대한 책임배분

을 구체적으로 표명한다. 

(ii)  추후 책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각

각의 책임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는 

그 변경사항을 당사국에통보한다. 

(d)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은 동 

기구에 대한 권한의 이전이 구체적으로 수탁자에게 표명되거

나 통보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권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  “지역경제통합기구”는 해당 지역의 주권국가, 국제연합이나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들이 구성한 기구로서, 회원국

으로부터 이 협약이 관장하는 사안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

고, 그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자격

을 갖는다.  

4. 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28조 연락관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면, 각 당사국은 제9조에 따른 연락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29조 발효  

1.  이 협약은 3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

된 날 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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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발효한다. 그 외의 당사국에 대해서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부터 3개월후 발효한다. 

2.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어떤 문

서도 동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부가적인 것으로 고려

되지 아니한다. 

제30조 연방제 또는 비단일 헌법제도  

국제협정이 당사국의 헌법제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구속력을 갖

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다음의 규정은 연방제 또는 비단일적 헌

법제도를 가진 이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적용된다: 

(a)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 그 이행이 연방 또는 중앙의 입법권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연방 또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b)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 그 이행이 연방의 헌법제도에 의하

여 입법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주(州), 군(郡) 등

과 같은 개별 구성 단위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경우, 연방정

부는 필요에 따라 주(州), 군 (郡) 등과 같은 구성단위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동 규정의 채택을 위한 권고와 함께 동 규정

을 통보한다.  

제31조 폐기 

1. 이 협약의 어떤 당사국도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며 동 문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

탁된다.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접수부터 12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폐기는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까지는 폐기를 행하는 당

사국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2조 수탁자기능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서 동 기구의 회원국, 제 

27조 에 따른 동 기구 비회원국과 지역경제통합기구 및 국제연합

에 제 26조 및 제 27조에 따른 모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

입서의 기탁 및 제 31 조에 따른 폐기를 통보한다. 

제33조 개정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개정을 서면 통

보를 통하여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통보를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통보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국

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 사무

총장은 토의 및 채택을 위해 차기 당사국 총회에 동 개정안을 

제출한다. 

2.  개정안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3분의 2의 찬성에 의하

여 채택된다. 

3.  이 협약의 개정안이 일단 채택되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을 위하여 당사국에 제출된다. 

4.  이 협약의 개정안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

하여, 이 협약의 개정안은 당사국 3분의 2 이상이 이 조 제 3

항에서 언급한 문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

다. 그 후 개정안에 대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각 당사

국에 대하여, 해당 개정안은 해당 당사국이 비준서, 수락서, 승

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조 제 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수와 관련한 제 23조의 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개정

안은 회원국이 채택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이 조 제 4항에 따라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이 협약의 당

사자가 되는 제 27조상의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다른 

의도를 지닌 표현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a) 개정된 이 협약의 당사자 

(b)  개정안의 기속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서는 개정

되지 아니하는 협약의 당사자  

제34조 정본  

이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로 작성되며 6개 원본 모두는 동등하게 정본이다.  

제35조 등록  

「국제연합헌장」 제 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유네스코 사무총장

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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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사항

조정절차 

제1조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일방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구성된다. 동 위

원회는 당사국들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이 

지명한 2명의 위원과 그 위원들에 의하여 선정된 의장 등 5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 위원회 위원  

분쟁 당사국이 둘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가 동일한 당사국들은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위원을 지명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

사국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위원을 

각각 지명한다.  

제3조 지명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사국들에 의

한 지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동 

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당사국이 요구할 때 향후 2개월 이내에 위

원을 지명한다  

제4조 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동 위원회 위

원장이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일방 당사

국이 요구할 때 향후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을 지명한다. 

제5조 결정  

조정위원회는 위원 투표의 과반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위

원회는, 분쟁 당사국들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절차를 정한다. 위원회는 분쟁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고, 당사국

들은 이를 성실히 고려한다.  

제6조 의견불일치  

조정위원회의 권한 여부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하여는 동 위원

회가 결정한다. 



글로벌 리포트2022



307부록 • 약어

약어

ACP  아시아·태평양 방송연합

ACHPR  아프리카인권위원회

ACTED  기술협력개발청

AEdiM 마다가스카르 출판 협회

AFAC  아랍 예술 문화 기금

AfCFTA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역설립협정

AFD  프랑스 개발청

AI  인공지능

APF  프랑스어권 세계의회

ARC  위험에 처한 예술가 연결망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F  아시아 유럽재단

ATI  정보에 대한 접근 

ATIGA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AU  아프리카 연합

BBC  영국방송협회

BBDA  베를린 국제영화제

BITs  양자투자협정

BOP  번스 오웬 파트너십

CARICOM 카리브공동체

CBF 공동체 미디어 기금(호주)

CCEBA 스페인 부에노 아이레스 문화센터

CISAC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COMTRADE 국제 연합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

Convention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SA  시청각물 최고위원회, 프랑스

CSOs  시민단체

CUSMA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

DEPA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 파트

너십 협정

DESA 유엔 경제사회국

DG INTP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 파트너십 사무총장

EAO 유럽시청각기구

EBOPS 국제수지확대서비스

EBU 유럽방송연합

EC 유럽위원회

ECOSOC 유럽경제사회이사회

EENCA 유럽문화 및 시청각 전문가 네트워크

ENACOM 아르헨티나 국가통신국

ENCC 유럽문화센터네트워크

EPA 경제동반자협정

EU 유럽연합

Eurostat 유럽통계청

FATS  외국인 계열사 무역통계

FCS 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워크

FDI 외국인직접투자

FICCD 국제문화다양성연합회

FLACSO 중남미사회과학원

Fondart 국립문화예술진흥기금(칠레)

FTA 자유무역협정

G20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

G7 선진경제국 G7

GAIFF 예레반 국제영화제

GAN 생성적 대립 신경망 

GDP 국내총생산

GiZ 독일국제협력공사

GMMP 글로벌미디어모니터링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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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 글로벌웹인덱스

HRC 유엔인권이사회

IADB 미주개발은행

IAP2 공공 참여를 위한 국제 협회

IAWRT 국제 여성 라디오 및 텔레비전 협회

ICEC 카리브해 국제 창의교류

ICOM 국제박물관협회

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RN 이코른: 국제 난민 도시 네트워크

ICT 정보통신기술 

IETM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

IFACCA 국제예술위원회문화기관연합

IFCD 국제문화다양성기금

IFPI 국제음반산업협회

ILO 유엔국제노동기구

IPBES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간 과학정책 플랫폼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IC 국제표준산업분류

ISP 인터넷접속서비스

ITC 국제무역센터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LDCs 최빈국

LGBTIQ+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퀴어, 

인터섹스 

MCM 문화장관회의(호주)

MENA 중동 및 아프리카

MERCOSUR 남미공동시장

MFN 최혜국

MOM 미디어소유권모니터

MoMEx 모로코음악수출국

MONDIACULT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

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

MSMEs 중소기업

NCHR 국가인권위원회

NDP 국가개발계획

NFB 국립영화협회(캐나다)

NFT 대체불가능한 토큰

NGO 비정부기구

NSDP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

ODA 공적개발원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I 이베로아메리카국가기구

Ofcom 영국방송통신규제기관

OGP 열린정부파트너십

OHCH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OIF 국제프랑코포니기구

OPOOP 류블랴나 현대 섬유 예술 및 디자인 연구소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

PACE 전아프리카 크리에이티브 익스체인지

PACER Plus 보다 긴밀한 경제관계에 관한 태평양 협정

PASOC 시민사회지원프로그램

PMA 공공미디어동맹

PRAI  시청각 분야 규제 기관을 위한  

이베로 아메리칸 플랫폼

PSM 공공미디어서비스 

QPR 4년제 정기보고서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SF 국경없는기자회

SAMRO 남아프리카음악권리 기구

SASFED 남아프리카영화 연맹

SDG 지속가능발전목표

Sida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

SIIC 종합문화정보시스템

SINDIKAS 미디어·창의산업노동조합(인도네시아)

SMEs 중소기업

SVOD 가입형 주문형비디오

TFEU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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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스위스 유니언 은행

UCC 우간다 통신위원회

UCL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영국)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UIS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 유엔

UNCTAD 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DP 유엔개발계획

UNGA 유엔총회

UNICEF 유엔아동기금

UNSD 유엔통계국

UWTO 세계관광기구

VAT 부가가치세

V-Dem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스웨덴)

VLR 자발적 지역보고

VNR 자발적 국가보고

VOD 주문형 비디오

VR 가상현실

WACC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협회

WAVE 여성 시청각교육

WCT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WEF 세계경제포럼

WHO 세계보건기구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TO 국제무역기구

XR 확장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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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과 

문화·창의분야가 <UN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 

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22년 발간되는 제3판은 두 가지 주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화·창의분야의 현황은 어떠한가? 

문화 분야의 정책은 지속가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고, 평등한 문화적 

기회 및 자원 접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화해 

왔으며, 이해관계자들의 협약 이행과 책임의식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2015년과 2018년 발간된 보고서와 같이, 이번 

제3판은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근의 정책 

개발 상황을 소개하고, 디지털 환경, 미디어 다양성, 

지속가능발전,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양성 평등 및 예술의 자유와 같은 분야의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조명한다.

2022년 발간되는 본 보고서에 소개되는 트렌드, 

우수 사례, 국가 간 격차, 그리고 권고사항은 

유네스코의 <문화 정책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MONDIACULT 2022)>의 정책 토론에서 

다룰만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30 어젠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공공정책 스펙트럼에서 더 넓게 문화와 

창의성을 정착시킬 방안에 대해 더 나은 이해와 

새로운 문화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en.unesco.org/creativity

9 789230 0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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