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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aims to utilize the history and culture of cities as resources and to solve the 

problems of modern urban environment which can produce non-personal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is study deals  the Sustainable Urbanism and Architectural System in the Historical city ;  First, Historic resources 

and its spatial characteristics. Second, reused resources and remodeling of existing building. Third, Sustaiabl design 

component and management process.  

Historic resource are not only a cultural and spatial aspects but also it have potential importance in environmental 

aspects. Sustainable urbanism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 are cultural resource and it can be enhanced by long term 

established spatial orders. In order to keep the order, rehabilitation, reuse, remodeling of urban space should be 

managed by various participations which concerned with the city and urban architecture. That can be say systematic 

approach for the sustainabl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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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

도시는 인류문명의 가장 한 업 이다. 그 안에 역사

와 술이 있고 기술과 사상, 정치와 종교 등 인간집단의 

발자취를 가늠할 수 있는 모든 단서들이 녹아있기 때문이

다. 특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조형되는 역사도시의 경우 

이미 도시 자체가 그 안에 담겨진 개인과 집단의 속내 깊은 

사연들을 증언하는 기록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1)

오래된 인간의 삶의 흔 을 담고 있고 역사  환경은 오

랜 세월에 걸쳐 그 지역 고유의 문화로 발 되어 온 것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 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서 인구집 에 따른 과 화, 자동

차의 증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많은 문제 들을 안게 되

고, 이러한 시 변화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이유, 혹은 역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로 차 

통 인 도시구조와 가로 사드, 도로체계, 도시 외부공간 

등은 완 히 해체되어 가고 있다. 

특히 신도시나 신개발 주의 도시정책과 기존 도심의 

기반시설 개선을 한 미약한 투자와 근  이후 기능주의나 

 ＊정회원(주 자), 동신 학교 문화건축학부 박사과정

** 정회원(교신 자), 동신 학교 문화건축학부 교수, 박사

1) 김 진(2002.5), 역사도시와 건축가의 역할, p.93

국제주의 양식의 건축물들로 무분별하게 채워지고, 역사

으로 의미 있는 도시공간과 건축물들이 괴되면서 모두 

같은 개성 없는 도시로 퇴락해 왔다는 에 하여 많은 논

란과 역사도시의 잠재력은 새로이 인식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자기 문화, 지역성에 맞는 보존방안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국제 인 논의거리로 발 되면

서 우리나라도 국제 인 흐름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의 문제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 , 도시 계획가, 

건축가 등 문분야에서도 역사 인 의미 이해와 이를 도시

구조에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부족하 고 도시화에 따른 문

제를 해결하는 데 경제 인 으로 시민들의 의견에 합류

하면서 도시구조를 바탕으로 한 역사의 의미는 거의 상실되

어 가고 있다. 한 몇 안 되는 역사물은 독립 으로 남아 

박물  시형태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 듯 우리가 경제성장이 우선시된 고 도 주의 도심

개발사업과 도시 기반확충의 명목으로 도시외곽의 개발에만 

을 돌리고 있을 때, 역사성의 단 을 비롯하여 심각한 환

경오염과 에 지 문제, 역사도시의 정체성의 상실을 래하

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럽이나 일본 등은 환경공생과 에

지보존 등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개발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의 역사  요성을 일 이 인식하여 역사도시의 아름

다운 도시경 , 역사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역사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시스

템을 발견하고 이를 보존 활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

기 한 방안모색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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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역사도시건축의 특성

1. 베니스 헌장

베니스 헌장은 각국의 고유문화와 통속에서 역사 거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동시에 범세계 인 

지역사회차원에서 그러한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이 문서는 보 을 하기 한 규범과 건축행 의 지침

서역할을 수행하 다.2)이러한 역사  배경을 지닌 베니스 

헌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 인 건물의 정의를 개인의 건축작품은 물론 

역사 인 도시환경에까지 그 범 를 넓혔다. 이로 인해 많

은 국가에서 지역 인 보존정책을 시행하도록 유도하 다.

둘째, 역사  건물의 보존은 역사의 증거는 물론 술작

품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

셋째, 역사  건물을 복원에 하여서는 인식의 환이 

필요하다. 건물이 다양한 양식을 지니고 있을 때, 이에 한 

가치 단은 역사  가치, 미  가치, 그리고 구조 으로 안

정한 실용  가치에 따를 수 있다.

넷째, 복원을 할 때 원래 그 로의 재료나 근거있는 문서

나 도면같은 자료에 충실해야 한다.

다섯째, 건물의 건축특성을 보호해야 하며 구 으로 본

존하기 한 조치가 필요하며 비록 잔재만 존재할 지라도 

보존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존은 최우선 이어야 한다고 하

다. 

베니스 헌장은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각 

나라, 도시  지방에 따라 그 문화는 고유하고 그러한 특

수성으로 인해 건축의 특성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공통 으로 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 인 가치의 문제이다. 역사

 가치는 반드시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으며 각 지역은 이

러한 보편 인 가치를 기 으로 새로운 역사  가치를 발견

해야 할 것이다.

2. 역사도시의  활용

역사  환경이 도시생활에 미치는 요한 가치로는 첫째, 

한 장소에서 성장 는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한 개인에 의한 

정신  가치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를 유지하는 기반이

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수 있는 상징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도시, 시골이나 

기타 지역공동체의 정신  가치이다. 

셋째는 상기 기술된 가치보다 실성이 강한 가치로서 

새로운 건축물과 도로만으로 조성된 가로보다는 오래된 건

축물과 공존하는 가로에서 즐거움과 정감을 느끼게 된다.3) 

2) Cherie Wendelken-Mortensen, Living Whith the past: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in japanese Architecture and 

Town Planning, 1994, MIT

3) 임만택(1997.6),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한 연구, 한국

역사도시건축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 등으로 인한 충

분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런 요소를 찾아서 계발하

고 발 시킬 수 만 있으면 된다.

오르세 미술 4)은 원래 기차역에서 화 촬 장, 시장

으로 사용되다가 1977년 지스카르 데스탱 통령이 근․

미술 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매력 인 술 

공간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장소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 

그리고 공간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변화의 가치를 통해 재

활용으로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a) 변경 

  

b) 변경 후

그림1. 오르세이 미술 의 변경 , 후

 루 르 박물 5)은 옛 건물을 그 로 유지하고 유리 피라

의 설치로 인한 지하공간의 활용으로 신, 구의 조화를 유

도한 건축이다. 유리로 된 피라 은 진입공간이면서 지하에 

형성된 공간에 충분한 자연채 을 유도할 뿐 아니라  

인 기능을 지하로 연결시킴으로서 기존의 분 기를 그

로 살릴 수 있으며 주변 시장을 잇는 순환터미  역할을 

한다.

그림 2. 루 르 박물 모형 

Ⅲ. 자원재활용으로서의 도시재생

환경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 , 사회 ,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질문명을 포함하는 복합 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요소 에서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2권 제3호(통권 89호),  p.219

4) Orsay Museum(건립년도: 1978-1986년)

5) Grand Louvre(건립년도: 1983-1989),작가: I. M. 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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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름탱크,주거시설로 

리모델링, 국

그림 5. 랑스 리근교 

있어서 공간 인 측면만이 아니라 생존에 한한 모든 조건

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도시와 건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 으로서 자연

환경과 사회 인 환경에서 종합 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

리고 지역의 재료를 활용하여 조성되어진 도시는 그 지역의 

독특한 색깔을 나타내며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다. 

하지만 환경에 한 인간의 태도가 자연의 거 한 힘에 

응하며 살았던 환경결정론에서 문명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연환경을 개조할 수 있다는 인간주도론  생각으로 바

었다. 도시화 산업화가 속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연이 

인간이라는 생명체에 주는 생존  생활환경을 기술과 설비

수법에 의존하는 비 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공해, 지구자원

의 이용한계, 인간의 생존의 한계 등을 인식하면서 환경에 

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상호작용론) 

.6) 지구자원은 무한정하지 않다. 기하 수 으로 증하는 

지구 인구와 인류발 은 건축과 도시의 개발필요성을 높이

고, 결과 으로 지구자원을 무한히 사용하므로써 지구가 인

간을 포용할 수 있는 한계치에 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

 인식은 개발지상주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고 

자원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개발로의 환이 실하다.

그림 3. 건물의 생애

 그림은 건물을 짓는 순간부터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천연

자원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에 지, 자원 등의 순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는 건물의 수명이 다했을 때에도 우

리는 건물을 해체하고 폐기하기 에 재순환과정이 가능한 

건축시스템의 채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에서 역사건축물을 새롭게 재탄생 시킨다

는 것은 도시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에 지를 약한다는 지

속가능성을 제시하는 요한 가치도 재평가 되고 있다.

 험시설, 오시설인 기름탱크를 활용한 공동주택과 폐공

6) 손승 (2004), 나무심는 건축인 심포지움, 주518기념 , 

주건축단체연합회 청특강

장 지역의 건물을 재생하여 외 은 공장의 모습을 그 로 

유지하면서 내부공간의 변형을 통한 기존 건축물의 활용 활

용방안은 기능이 폐지된 시설물을 가치있는 환경으로 바꾸

어 주는 유익한 안이 될 수 있다. 

Ⅳ. 도시건축디자인 실천 방안

1 .  도시설계 1 0  원칙

왕립 도시계획가 회 회장이기도 하고(1988년), 국의 

도시설계 운동의 주역이기도 한 란시스․티볼즈의 도시설

계원칙 따르면 건축물의 형태․디자인 평가는 구체 으로 

수치화 된 기 에 비추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도시설계

(urban design)라는 개념(concept)을 핵심으로 하여 형태, 

디자인이 체 으로 평가되는 방향이  강화된다.7)

사람들이 사용하고 유하면서 이루어지는 공간은 근

도시의 공간존닝이 아닌 혼합용도로서 생활문화의 지속성을 

가지며, 그시 의 공간들이 혼합되면서 다양한 공간이 공존

하는 장소에 시간  공존의 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다양성

이 존 되고 각기 부분이 다양한 역사와 도시의 숨은 얘기

를 하게 되면서 도시의 생명은 문화로 확산된다.(표1참조)  

원 칙 내  용

1 사람들에 의해 나타난 공간 

2 과거로부터의 학습과 상황(context)의 존

3 혼합용도

4
높이 규제에 의한 휴먼․스 일과 

가로차원의 친근감

5 아 이드, 정 등 보행자 동선의 치 한 조화

6 모든 연령층, 소득층에 한 배려

7 알기 쉬운 환경, 랜드마크, 망, 건물 기능

8 수명이 긴 건물

9 통합과 규모의 규제에 의한 소규모 개발의 추진

10 색, 패턴, 장식, 기술 등의 진

표 1. 도시설계 10  원칙

7) 송인성 외1인 譯. 국의 도시기본계획(Master plans). 

pp16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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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메이지무라, 일본

2. 재생 수법

문화와 통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고 있

는 유럽의 도시형태를 보면 문화유지형, 문화 충형, 새로

운 문화로의 환형태로 크게 세가지로 나 어 볼 수있다.8) 

 첫째, 문화 유지형은 로마와 하이델베르그 처럼 인습

인 범주에 머무르면서 기존의 통  유산이나 문화 상을 

보존,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나 기존도시의 문화의 

범  내에서 인 기능을 잘 소화해 냄으로서 도시를 

 자원화 시키는 형이다.

 둘째, 문화 충형은 리와 런던처럼 기존의 통 인 문

화와 새로운 이념의 충을 시도하는 도시형이 있다. 도시

의 발 과 인 기능의 수용을 해 기존의 통 인 

도시를 존 하는 맥락내에서 인 도시를 생성해가고 

있다. 

 셋째, 새로운 문화로의 환형이다. 카 리와 소 토 등 그 

지역 특유의 통과 문화를 충분히 재인식하면서 새로운 문

화도시로 탈바꿈하는 도시형이다. 자연발생 인 성격이 강

하나 처음부터 역사와 통과는 거리가 있고, 단지 휴식이

라는 목 을 해 형성되어진 건축물들의 조합은 시간과 장

소성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고 있다.

그림 6. 문화와 통보존 도시형태의 다이아그램

 각 지역의 문화와 자연조건을 고려한 도시는 오직 그 도시

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색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서 인구집 에 따른 과 화와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들은 안게 되었다. 

 시 변화욕구에 처하지 못한 도시와 시간과 장소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한 도시의 통 인 가로 사드

와 도로체계, 그리고 외부공간은 완 히 해체되었고,  새로

운 건축물과 지역에 하여 상 으로 낙후된 상으로 인

식되면서 철거 상으로 락하는 경우가 하나의 사회  병

리 상이면서 성장과 발 을 보여주는 척도로 인식되었다. 

(1) 역사  환경 내에서의 신축

8) 진 서 (2004.10). 건축과 도시에서의 문화  통. 한건

축학회 추계학술발표 회 세미나.

유럽의 부분의 도시들에서는 인 하는 건축물과 건축시기

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체 으로는 인

된 건축물과 어울리는 연속된 가로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서 오랜시간동안에 하나의 가로경 을 형상하고 연속된 

가로경 은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성을 강하게 달하는 특

징을 가지게 된다.

그림 8. 가로건축, 국    

 

그림 7. 도기쯔 가나리 홀

일본의 도기쯔 가나리 홀은 극장을 비롯 지역의 문화시설로

서 용도상 규모가 큰 건물이  일반 이다. 그러나 기존주변

환경이 층주거지이여서 지형으로 낮게 건축물의 볼륨을 

정하 다. 결과 으로 오랜 시간동안에 형성된 도시의 장소

성을 살리는 건축으로 건축되어 있다..

(2) 문화자원의 보존(메이지무라)

메이지무라는 나고야 근교의 

지역에 메이지시 의 건축물

을 집단 으로 이 하여 메이

지시 의 시 상을 보여주는 

특별한 지역이다.

원래의 건축물의 입지는 아니

지만 동일한 장소로 이 된 

메이지시 의 건축물들은 하

나의 공통된 시기를 심으로 

새로운 문화  자원을 형성하

고 있다.

건축물의 입지변화는 장소성

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왜곡된 것일 수 있으나, 한 시  

건축양식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으로, 

자원으로 활용하는 이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한 것이

다.

3. 가로경 의 지속성과 건축 디자인

도시 내의 각 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진 건축

물의 다양한 디자인 형태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으며 볼륨과 지붕형태를 비롯해 창호, 그리고 주변과 

어울리는 재료의 사용  색채계획을 통한 도시 체의 통일

감과 연속성을 부여해 다.

도시 체를 구성하는 디자인은 각 지역의 특성과 지 

치  가로와의 계별로 다양하지만 도시, 블록, 모퉁이, 

가로, 디테일로 구분해보고 어떻게 디자인 하는지 그 형태

를 사례를 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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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 디자인

역사도심의 거주환경을 개선시키고 상가의 도입을 통해 

상주인구의 확보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주변의 역사 인 골

구조를 모티 로 활용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꽤하고 있으며 

오래 부터 그 곳에 있었던 것처럼 블록디자인9)을 통해 역

사  콘텍스춰리즘을 유지시키는 방안이다.

(2) 모퉁이 건축

아 트와 오피스의 기능이 혼용된 건물10)로 폭과 성격이 

다른 두개의 도로에 한 지에 따른 디자인 방안을 제시, 

각각의 도로에 맞는 가로의 맥락을 고려해 차가 다니는 길

과 보행자가 우선인 길에 한 디자인을 달리해 으로써 역

사  가로의 맥락을 최 한 살린 디자인 방안이다.11)

(3) 가로 건축

역사도시에 건축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도시의 가로에 한 해석이다. 이것

은 건물이 도시가로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큰 물리  요

소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건축물로 인해 그 가로의 성격이 

바 기도 하고 반 로 살아나기도 한다. 

일본의 나이쿠 오하라이마치의 통거리12)는 1979년 8월, 

옛날의 모습의 보 과 재생을 하여 나이쿠몬젠마치 재개

발 원회가 결성되어 보 의 한걸음을 나아갔다. 

재 이 활동은 나이쿠몬젠마치재개발회의가 하고 있으

며 1987년에는 도시지역계획나카무라연구소가「나이쿠몬젠

마치 모습 조사보고서」를 발간, 1992년에는 “ 주를 없애

는 공사」, 1993년에는 ”도로재포장(장방향의 돌)공사“를 완

료 시키는 등 주민, 행정이 같이 되어 오하라이마치의 보

과 재생을 하여 노력하고 있다.

a) 변경 

  

b) 변경 후

그림 10. 변경 과 후의 오하라이마치의 통거리

㉠ 사드 구성방안

형태와 색채, 그리고 볼륨의 다양한 반복을 통한 가로구

성으로 1층과 상층부, 그리고 지붕의 사드 분류와 창호의 

크기를 통한 역사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9) BIRKHAUSER PP 208-209  

10) Innenstadtqartier Valentinskamp, 1995-1997. 

11) BIRKHAUSER PP,78-79 

12) 손승  외 1인. 역사문화환경과 지속가능한 역사도시 관광자

원화 전략(나주시 적용을 중심으로),2004.12. p4

    

그림11. 도시내 사드 구성방안13)

㉡ 재료

형태는 다르지만 역사 인 건축물의 재료를 그 로 활용

하면 재질과 색을 통한 신구 건축물의 완벽한 통일성을 보

여 다. 이와는 반 로 상이한 재료를 사용하여 역사 인 

형태를 새로운 건물에 용하되 새로운 재료의 사용으로 차

별화를 주면서 유리라는 재질로 인한 역사 인 면을 투 시

키는 방안도 제시된다. 

그리고 재료는 동일하지만 색을 달리한 건축물과 재료는 

다르지만 색의 조화를 꽤한 건축디자인으로 가로의 사드

의 유사함과 창호의 형태를 통해 주변건축물과의 조화와 통

일성으로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있다.

4 .  계획정비 시스템과 진행과정

시민과 사업가, 정부 등이 수용하는 개발계획수립 원칙은 

비용과 단순함과 검소함, 그리고 속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부실공사를 자 한 난

개발이 아니라 철 한 감리 감독 속에 이루어지면서도 개발

의 발 단계를 요구자에세 신속히 보여  수 있어야 한다.

문가와 비 문가의 이러한 의견소통은 이상 인 환경

조성을 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는 출발 이 되고 목표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한 출발 이 된다. 

㉠ 가로의 장소성을 악-도식화  모형화 작업을 통한 

가로경 의 문제 을 악한다.

㉡ 가로별 기술개발은 역사  맥락과 장소성에 한 이

해를 바탕으로 실행, 역사 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에 

한 조사를 시행한다.

㉢ 통 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방안제시로 용도, 규

모, 형태(지붕 등), 폭, 수평과 수직, 창호, 가로별 색채, 재

료 등에 기 를 마련해야한다.

㉣ 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를 장소성을 고려한 

새로운 계획의 도식화  모형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개발 

기부터 여시킨다.

㉤ 노후화 정도와 개발계획 여부 악하고 신축, 개축, 

13) 양동양 편 , 도시․주거 단지계획, 기문당.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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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리노베이션 등의 개발방향을 결정한다.

㉥ 과 건축가, 건축주, 개발 계자와의 의 하에 역사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가로경 조성에 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최 한 반 하도록 한다. 

도시의 정체성과 지속 인 목표는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

어야 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각 분야 련자의 인 구성이 

바 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지속 으로 지향하기 하여 커

뮤니 이션이 용이한 매뉴얼형의 커뮤니 이션 소통과 의사

결정과정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논문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에 한 도심재생방

안 검토, 개발과 경제성 주의 도시개발로 잃어가는 도시

에 역사성과 장소성 회복을 통한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역사도시의 구축방안을 고찰하 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도시는 그 지역 고유의 통과 문화를 발  계

승시킴으로서 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  가치를 지닌다. 

둘째, 역사도시의 보존을 물리 인 특성에 국한하지 않고 

장소와 시간, 그리고 공간  질서체계를 고려한다면 보다 

더 풍요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셋째, 역사도시환경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 발 되어

온 역사도시환경은 도시를 재생하는데 있어서 건축물의 자

원을 효율 으로 이용하는 자원재활용률이 높다.

넷째, 건축가로서 역사도시를 변하는 가로건축 디자인 

방안에 있어 가로의 연속성을 통한 주변과의 조화와 디자인 

요소에 있어 도시  근방법이 역사도시를 더욱 풍요롭게 

발 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앞으로 지역  연구의 필요성을 역

설하며 개념  연구보다는 창조 인 연구를 통한 결과와 평

가를 반복 으로 수행하고, 지역의 정체성 확보시스템을 축

척해 나가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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