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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인공지능(AI) 관련 조례 제정 
동향 및 함의

김 종 성* / 강 현 철**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교수·학습방법과 교육과정 개발의 도구로 활용하는 측면을 인공지능 기반 교육으로 정의

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된 관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한 선행연구의 분석 틀을 기반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

공지능 기반 교육 관련 조례의 분석항목을 조례의 정의와 목적, 법과 제도의 관계, 구성체계,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 7건, ‘4차 산업혁명 교육’ 13건, ‘디지털 미래인재’ 3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인공지능 기반 교육 관련 조례７건 분석결과 구성체계는 목적, 

정의, 교육감(시장)의 책무, 교원연수, 협력체계 구축 등은 비교적 중복이 되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여건 및 현안에 따라 

조례의 구성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13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협력체계, 교원연수, 시행규정 등은 비교적 중복이 되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여건 및 현안에 

따라 조례의 구성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미래인재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 3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공통적으로 목적, 정의,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탁 및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 분야 인공지능 관련 조례는 2020년부터 제정된 ‘4차 산업혁명 교육’ 조례와 2023년부터 제정된 ‘인공지능 

기반 교육’, ‘디지털 미래인재’ 관련 조례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부 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판단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내용처럼 교원의 업무경감 및 저작권 침해교육 등의 내용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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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fines AI-based education a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 a tool 

for developing teaching, learning methods, and curricula. It selected the relevant ordinances 

enacted by local education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as the analysis subjects, and proposed 

policy implications. To derive the study results, an analysis framework from previous studies, 

which analyze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was used. The framework's analysis items for AI-

based education-related ordinances from education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include the 

definition and purpose of the ordinance, the relationship with laws and regulations, structure, 

scope of application, support targets, and content of support. The study analyzed a total of 

23 cases, including seven ordinances on “AI-based education,” thirteen o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ducation,” and three on “digital future talent.” The analysis of the seven AI-based 

education ordinances revealed that while the components such as purpose, definition, duties of 

the education superintendent (or mayor), teacher trai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s were relatively overlapping, the structure of the ordinances varied depending on the 

conditions and issues of the respective local education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Similarly, 

the analysis of thirteen ordinances related to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ducation from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showed overlaps in components such as purpose, 

definition, duties of the superintendent, cooperation systems, teacher training, and enforcement 

rules, but with structural differences based on the local education offices’ conditions and issues. 

Analyzing three ordinances related to digital future talent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revealed 

common components such as purpose, definition, scope of support projects,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upport plans, delegation and support,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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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드론,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의 

기술은 현재 우리의 생활과도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래

에 따라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이와 연계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기존 교과목의 교육과정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구로서 활용하거나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을 습득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기

술 중 인공기능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 및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2017년 구글(Google)의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를 시작으로 

2022년 OpenAI가 개발한 챗GPT(Chat GPT)의 공개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뿐

만 아닌 전 인류는 미래사회에 인공지능과 인간은 공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 정

부도 인공지능 관련 전략들을 수립하였다. 2019년 12월에 사람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할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목적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

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9.12.17.). 

또한 2020년 8월 교육문화, 학교, 일터, 지역사회, 가상공간을 기준으로 ‘전 국민 AI·SW 교육 확산

방안’을 발표하였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0.8.7.), 2020년 11월 교육부는 신산업 성장

의 가속화에 기여할 미래인재와 국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11.20.). 본 보고서에서는 핵심 추진과제로 인간에 집중하는 교육

을 실현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을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기술과 결합하는 교육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를 통해 5년 후 학생이 경험하게 될 미래와 달라지는 모습들을 기대효과로 제

시하였다.

이후 2023년 교육부 보도자료(2023.2.23.)에 따르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정책을 수립하였

으며, 기존의 공공 학습데이터 플랫폼에서 AI 기반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으로

의 변화 정책을 수립하였다. 도입 교과목으로는 수학, 영어, 정보 교과목이고 2028년 전면 도입을 계획

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기술 기반 인간적인 지도가 가능한 교사 그룹을 양성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교

수·학습모델과 디지털 기기 과몰입과 과의존을 방지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육 분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과 인재양성 

관련 조례들을 제정하였으며, 관할 교육청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를 관련 조례라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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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교수·학습방법의 적용, 교육과정의 적용, 인공지능을 내용으로 한 교

육과정의 개발 등에 관한 논문이 다수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수립과 실행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과 관련된 조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교수·학습방법과 교육과정 개발의 도구로 활용하는 측면을 인

공지능 기반 교육으로 정의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된 관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선

정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교육 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 및 관련 정책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공지

능 국가전략’ 보고서의 정의에 따르면,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주어진 상황을 이해할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을 내리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적이고 감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까지 포함된다고 정의하

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9.12.17.).

2020년 11월 교육부의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이 교육 분

야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11.20.). 보고서에서 분석한 인공지

능의 영향은 첫째, 인공지능의 분석능력은 인간보다 정확하고 빠르므로 인간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더 

인간적이고 인간만의 특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설

정능력, 소통능력,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필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인간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인

공지능 관련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은 학습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구애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공교육의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개념의 도입은 교육

계와 산업계가 상생할 수 있고, 공교육 자체의 혁신적인 변화에도 기여가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학교와 교사에게도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교육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학사 제도 또한 유연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 전망하였다.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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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기능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타 분야 행정시스템 혁신에도 폭넓게 사용될 것이며, 교육 분야 또한 교육데

이터의 생산과 축적, 활용, 분석 등이 가능하고 이에 빅데이터의 관리와 유통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모두를 위한 교육 기본권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새로운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정책(교육부 보도자료, 2023.2.23.)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에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공통, 일반선택과목)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필기내용과 음성을 인식하고, 대화형 인공지능, 확장현실, 메타버스,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등을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에 도입하고 학습데이터의 표준을 마련할 예

정이다. 이에 교육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고, 디바이스 보급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에서 인공지능기반 교육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 또한 수립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과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경기도교육청의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과학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도입되어 경제 및 사회 시스템에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의미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기술을 교육방법과 평가, 교육과정, 교육

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외 

우리나라의 1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조례의 경우에도 경기도교육청

의 조례와 유사한 의미로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상술한 4차 산업혁명 교육과 유사한 개념인 디지털 미래인재의 정의와 정책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024년 제정된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

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인 소양과 과학기술의 창의적 역량을 갖추고,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다

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 인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2022년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였고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디지털 인재양성’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

요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에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수자의 디지털 능력개발과 교

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디지털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교육

부 보도자료, 2022.9.18.). 교육부의 본 정책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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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학교와 학생뿐만 아닌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의 의미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은 2026년까지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고등교육

기관의 4차 산업혁명 선도학과와 디지털 관련 학과의 정원을 유연화 하는 사업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의 분야 창업지원, 영재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또

한 비전공자를 위한 디지털 교육과정과 디지털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

해 교수자의 디지털 전문성 향상,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교육데이터 표준화,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혁명 등의 과제를 설정하였다.

학교의 4차 산업혁명 교육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실현을 위해 2023년 9

월 교육부는 ‘에듀테크 진흥방안’ 정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부 보도자료(2023.9.18.)에 따르면 에듀테크

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 기반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품과 서비

스를 총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광의의 개념으로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전반의 교수, 학습, 평가, 행정, 정책 등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에듀테크 진흥 정책은 학교뿐만 아닌 교육과 에듀테크 관련 산업분야와 교육부, 학교의 3

주체가 상생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학생 맞춤 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교수자가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교육에서의 에듀테

크 활성화뿐만 아닌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K-에듀테크 수출 활성화를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교육

부는 에듀테크 진흥의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표준 및 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국가 차원

의 에듀테크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에듀테

크 생태계를 조성하는 흐름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내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한정윤·허

선영(2021)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관련 선행연구는 인공지능을 내용으로 다루는 

연구와 인공지능을 교육의 도구로 다루는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

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방향에 따라 인공지능을 내용으로 다루는 

측면보다 인공지능 기술을 교수·학습방법과 교육과정 개발의 도구로 활용하는 측면을 인공지능 기반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연구의 목적인 교육 분야 인공지능 관련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검토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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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 결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교육을 키워드로 설정한 연구는 2017년부터 활성

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송선영(2017)의 연구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와 도덕교육적 전

망을 살펴보고 내재된 의미를 도출하였다. 인공지능형 로봇은 시민 윤리적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교육

과 연계가 가능하며 다양한 교육방법에 적용이 가능하고 교육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이현주(2020)의 연구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내 영어 학습의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는데, 영어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연구는 2018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 교육에 주로 사용되는 

도구는 챗봇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공지능 기반 영어교육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이 언어 능력 향상과 정

서적인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하였다. 

권정민·이영선(2020)의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순기능을 기반으로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

능 활용 동향을 분석하였다. 문헌조사 방법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장애인의 이동성을 보조하고, 의사소

통 기회를 확대시키며, 독립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오석환·김현진(2021)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목에서의 인

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인공지능이 적절한 

문제를 추천해 주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공지능 활용 맞춤형 수업 또한 학

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최숙영(2021)은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연구결과로 인공지능 기반 교육에

서의 고려사항 6가지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고려사항으로 인공지능의 데이터에 대한 신뢰, 교육이론의 

부족,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윤리적 측면, 편향된 데이터와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결론도출의 타당성에 

관한 딥러닝의 블랙박스 문제, 교수자의 자신감과 응용된 교수방법이 있었다. 이재호·정홍원(2022)은 

키워드 분석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교육 정책의 확산과 안착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하지은·정재삼(2023)의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학습 촉진과 인적자원개발을 위

한 메타버스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고, 박정기(2024)의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른 디자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기존의 인공지능과 교육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교육과정 

내 적용,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 논문이 많다. 하지만 지방자치

단체에서 인공지능 기반 교육을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

한 연구는 전무하고, 정책적·법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반 교육을 분석한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한 것

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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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는 관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기반 교육 관련 조례의 내용분석을 통해 향후 해

당 단체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반 교육 관련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 조례 분석에서는 분석 기준과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고 적용할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강현철·김시준, 2021). 마을만들기 조례의 특성(태윤재·박소현, 2010)연구를 살펴보면 분석항목을 조

례의 정의와 목적, 법과 제도의 관계, 구성체계,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여관

현·계기석(2013)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정의와 목

적, 구성체계, 지원대상과 내용을 분석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강현철·최조순(2014)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조례 동향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조례의 정

의와 목적, 법과제도의 관계, 적용범위, 지원대상과 내용을 분석항복으로 설정하였다. 중장년 지원 조

례 분석(문정화, 2020)과 경기도 드론 조례 내용분석(강현철·김시준, 2021)의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분석항목과 비슷한 항목으로 조례 내용분석 연구의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한 선행연구의 분석 틀을 기반으로 교

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기반 교육 관련 조례의 분석항목을 조례의 정의와 목적, 법과 제도의 

관계, 구성체계,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인공지능 기반 교육 관련 조례 분석 틀

구분 정의 목적 법·제도 구성체계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내용

분석항목 ◯ ◯ ◯ ◯ ◯ ◯ ◯



교육 분야 인공지능(AI) 관련 조례 제정 동향 및 함의 | 9 

Ⅲ. 국내 교육 분야 인공지능 관련 조례 현황 및 내용분석

1. 국내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본 연구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관련 조례가 분석의 대상이며, 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교육 분야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 미래, 코딩 등 지칭하는 단어가 포함된 조례를 모두 검색한 후 연구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 인재’라는 유사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024년 

9월 현재, 4건의 조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

터 자치법규 홈페이지에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 ‘디지털 인재’ 등의 유사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인공지능+교육’ 6건, ‘4차 산업혁명+교육’, 13건의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별 교육 분야 인공지능 관련 조례 운영 현황

은 <표 1>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 분야 인공지능 관련 조례명은 생성성 인공지능 교

육, 코딩·인공지능 교육, 4차 산업혁명 교육,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디지털 미래인

재 양성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교육’ 관련 조례의 경우 경기도 오산시의「오

산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최초인 것으로 보아 그 이전까지는 관련 조례가 전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교육’ 관련 조례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가 최초이고, ‘디지털 미래인재’ 관련 조례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인 것으로 보아 그 이전까지 관련 

조례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디지털 미래인재 관련 조례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것으로 

조례의 효과성이 극대화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검색한 

‘인공지능 기반 교육’ 7건, ‘4차 산업혁명 교육’ 13건, ‘디지털 미래인재’ 3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2021년 3월에 경기도교육청에

서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경기도 오산시에서 전국 

최초로「오산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미래

인재의 경우에도 전체 3건의 관련 조례 중에서 2건이 경기도 기조 지방자치단체에 제정한 조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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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 분야 인공지능 관련 조례 운영 현황

구분 법률 및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최신)

인공지능 
기반
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 2024.07.15 2024.07.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2024.06.28 2024.06.28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2024.03.14 2024.03.14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 2024.02.15 2024.02.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23.12.22 2023.12.2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20. 2023.12.20.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코딩·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23.07.17 2023.07.17.

4차 산업
혁명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4.06.12 2024.06.1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3.11.03 2024.06.0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 양성 조례

2020.12.11 2024.1.18.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3.05.22 2023.05.22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3.3.01 2021.11.05.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0.07.08 2022.04.13.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1.11.04 2021.11.04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1.09.30 2021.09.30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1.08.10 2021.08.10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1.07.16 2021.07.16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1.03.16 2021.03.16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0.12.10 2020.12.10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 2020.06.01 2020.06.01

디지털 
미래인재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7.19 2024.07.19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7.01 2023.07.01

서울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3.17 2023.03.17

1) 인공지능 기반 교육

(1) 구성체계

인공지능 기반 교육 조례 내용분석의 대상인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6건의 조례와 기초지방자치

단체 1건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

청의 경우 조례명에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공지능·코

딩’이 포함되어 있다. 오산시 조례의 경우 인공지능과 코딩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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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 활용 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조례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목적, 정의, 교육감(시장)의 책무, 교원연수, 협력체계 구축 등은 비교

적 중복이 되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여건 및 현안에 따라 조례의 구성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

산광역시교육청이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

치도교육청이 다음으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산시의 경우는 디지털 학습 도구와 장비를 제공하

여 첨단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각 학년별로 디지털 교육 환경을 테스트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사의 업무를 효과적으

로 줄이도록 학교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

청의 경우 교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침해 문제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표 3> 인공지능 기반 교육 관련 조례의 구성체계

구분

조례 내용

목
적

기
본
이
념

정
의

교
육
감 
책
무

운
영
방
안

계
획
수
립 

사
업
추
진

교
원
연
수

사
무
의
 위
탁

협
력
체
계 
구
축

자
문
단
설
치

개
선
방
안

교
원
업
무 
경
감

표
창

저
작
권
침
해
교
육

보
조
금
지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제9조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8조 ◯ ◯ ◯ ◯ ◯ ◯ ◯ ◯

울산광역시교육청 제8조 ◯ ◯ ◯ ◯ ◯ ◯ ◯ ◯

전라남도교육청 제9조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9조 ◯ ◯ ◯ ◯ ◯ ◯ ◯ ◯ ◯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1조 ◯ ◯ ◯ ◯ ◯ ◯ ◯ ◯ ◯ ◯ ◯

경기도 오산시 제8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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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분석대상 중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조례의 목적은 디지털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

으로 학교현장에 적용하여 교육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조례 

별로 문장의 의미의 차이는 있으나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광역지

방자치단체 교육청별로 제정 목적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오산시 조례의 경우 목적에서 인공지능과 코딩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의 대상이 학생이라면 오산시는 학생뿐만 아닌 오산시민도 포함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조례 목적의 경우 인재양성뿐만 아닌 ‘교육 혁신’을 명

시하고 있어 기존의 공공 학습데이터 플랫폼에서 AI 기반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 디지털 교과서 플랫

폼으로의 변화 정책을 소개하는 2023년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과 연계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 인공지능 기반 교육 관련 조례의 제정 목적

구분 제정 목적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디지털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교육청
•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맞춤

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학교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

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부산광역시교육청
•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

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오산시
• 코딩·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 시민과 학생이 4차 산업혁명을 견

인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창의적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함

(3) 정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조례의 정의는 모두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에 따르면 생

성형 인공지능이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문맥과 의미를 이해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의 개념을 생성형 인공지능과 구분하여 정의한 3건의 조례에 따르면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인지,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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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학습과 같은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모방하여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조례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6

건 모두 학교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오산시는 ‘인공지능 교육’의 정의도 명

시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이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과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 디지털 혁신 교육과 연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의 원리, 응용 

방법, 윤리적 문제 등을 가르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조례에서의 생성형 인

공지능교육의 정의는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정책(교육부 보도자료, 2023.2.23.)와 유

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정책발표 이후인 2024년 6월에 제정되어 교육부의 정책을 반영하였다고 판

단된다.

<표 5> 인공지능 기반 교육 관련 조례의 용어 정의

구분
핵심 용어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교육 학교 인공지능

인천광역시교육청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

울산광역시교육청 ◯ ◯ ◯

전라남도교육청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경기도 오산시 ◯ ◯

(4) 지원사업 범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디지털 학습 도구와 

교육 기자재의 지원, 학년별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범 사업 추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 교사와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인재 양성을 위한 탐방 및 교류 프로그램 

발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기타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지원사업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조사 수행, 생

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제공,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

발, 도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업을 명시하고 있

다. 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 2곳만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인 지원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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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공지능 기반 교육 관련 조례의 지원사업 범위

구분

조례 내용

목
적

기
본
이
념

정
의

교
육
감 
책
무

운
영
방
안

계
획
수
립 

사
업
추
진

교
원
연
수

사
무
의
 위
탁

협
력
체
계 
구
축

자
문
단
설
치

개
선
방
안

교
원
업
무 
경
감

표
창

저
작
권
침
해
교
육

보
조
금
지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제9조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8조 ◯ ◯ ◯ ◯ ◯ ◯ ◯ ◯

울산광역시교육청 제8조 ◯ ◯ ◯ ◯ ◯ ◯ ◯ ◯

전라남도교육청 제9조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9조 ◯ ◯ ◯ ◯ ◯ ◯ ◯ ◯ ◯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1조 ◯ ◯ ◯ ◯ ◯ ◯ ◯ ◯ ◯ ◯ ◯

경기도 오산시 제8조 ◯ ◯ ◯ ◯ ◯ ◯ ◯ ◯

2) 4차 산업혁명 교육 

(1) 구성체계

디지털 미래인재 조례 내용분석의 대상인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13건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제6

조에서 제18조까지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협력체계, 교원연수, 시행

규정 등은 비교적 중복이 되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여건 및 현안에 따라 조례의 구성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주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그 뒤를 잇

고 있다. 조례 내용상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7곳으로 전체 13곳 중에서 

54% 정도이다. 본 조례에서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위원회의 임기, 직무, 운영, 

간사, 보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위원회가 부재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자체에서 직

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의 효율적 조성 등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범사

업은 본 정책의 전면적인 집행에 앞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공공자원의 낭비 등을 피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특정정책의 효과나 작동기제를 사전에 측정 또는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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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엄격한 사전설계를 바탕으로 집행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삼열 외, 2009). 또한 부산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지수를 운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감은 내실 있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추진을 위하여「초·중등교

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 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격차 등을 줄이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충청

남도교육청은 충남형 미래교육지수 검사도구 개발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표 7>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조례의 구성체계

구분

조례 내용

목
적

정
의

교
육
감 
책
무

기
본
계
획 

실
태
조
사

위
원
회

자
문
위
원
회

미
래
교
육
지
수

중
점
교
육

지
원
사
업

시
범
사
업

교
육
시
설

지
원
센
터

사
무
위
탁

프
로
그
램 
개
발
보
급

협
력
체
계

학
교
밖 
청
소
년 
교
육

표
창,
포
상

교
원
연
수

시
행
규
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17조 ◯ ◯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14조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3조 ◯ ◯ ◯ ◯ ◯ ◯ ◯ ◯ ◯

대구광역시교육청 제8조 ◯ ◯ ◯ ◯ ◯ ◯ ◯ ◯

충청북도교육청 제10조 ◯ ◯ ◯ ◯ ◯ ◯ ◯ ◯ ◯ ◯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7조 ◯ ◯ ◯ ◯ ◯ ◯ ◯ ◯ ◯ ◯ ◯

경상남도교육청 제8조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1조 ◯ ◯ ◯ ◯ ◯ ◯ ◯ ◯ ◯ ◯

충청남도교육청 제12조 ◯ ◯ ◯ ◯ ◯ ◯ ◯ ◯ ◯ ◯ ◯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17조 ◯ ◯ ◯ ◯ ◯ ◯ ◯ ◯ ◯ ◯

경기도교육청 제18조 ◯ ◯ ◯ ◯ ◯ ◯ ◯ ◯ ◯ ◯ ◯ ◯

전라남도교육청 제6조 ◯ ◯ ◯ ◯ ◯

광주광역시교육청 제13조 ◯ ◯ ◯ ◯ ◯ ◯ ◯ ◯ ◯ ◯ ◯

(2) 목적

조례의 목적은 각 지역교육청 별로 문장과 의미의 차이는 있으나, 지향하는 방향과 가치는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정목적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례제정 목적에서 제

주시교육청처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세부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례도 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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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최근 우리나라 교육여건 및 트렌드에 부합하는 문구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

체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필요를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인 지역주민의 안정

과 복지향상에 공헌하도록 되어 있는데(소순창·이진, 2011), 조례 목적에 대한 문구에 지방자치단체 명

칭이 포함된 사례가 제주도교육청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조례의 원래 특성인 지역여건 반영이라는 방

향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만의 여건을 반영하고 교육여

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8>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조례의 제정 목적

구분 제정 목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융합의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을 제주에 적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적
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

바지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교육청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

충청북도교육청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교육청
•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
바지함

경상남도교육청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교육청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이바지함

충청남도교육청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교육청
• 초연결·초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

경기도교육청
• 초연결·초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

전라남도교육청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

성에 이바지함

광주광역시교육청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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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3건의 조례에서 디지털 미래인재 관련 핵심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교육’. ‘학교’, ‘창

의융합형 인재’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 용어의 경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의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적용하여 융합

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례에서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6곳의 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서 가장 중요시하는 인재상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설정하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

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미래인재는 융합과 창의성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소통능력과 

복합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이다(하종범·이영환, 2018). 교육부는 지난 2015년에 이미 학생들의 

교과과정을 개편하면서 핵심을 ‘창의융합형인재’로 제시하고, 이 교육과정을 통해 육성해야 하는 핵심 

역량 6가지(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를 제시한바 

있다(매일경제, 2019.07.17.).

<표 9>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조례의 용어 정의

구분
핵심 용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교육 학교 창의융합형 인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 ◯

충청북도교육청 ◯ ◯ ◯

부산광역시교육청 ◯ ◯

경상남도교육청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 ◯ ◯

충청남도교육청 ◯ ◯ ◯ ◯

인천광역시교육청 ◯ ◯ ◯ ◯

경기도교육청 ◯ ◯ ◯

전라남도교육청 ◯ ◯ ◯ ◯

광주광역시교육청 ◯ ◯ ◯ ◯



18 | GRI연구논총 2024년 기획호

(4) 지원사업 범위

조례에서 지원사업의 의미는 실제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지

원해주는 명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1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중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물론 지원사업이 아닌 개별 지원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 4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모두 4차 산업혁명 교

육 진흥에 관련된 사업 모델의 개발과 보급, 필요한 자문과 컨설팅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

크 구축,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다만 충청

남도교육청은 지원사업을 진흥사업으로 명명하여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10>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지원사업 내용

구분

지원사업 내용

교육
정책 모델 

교육
컨설팅 
지원

자문 및 
정보제공

학교 지원
홍보 및 
교육

역량강화 
연수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기타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 ◯ ◯ ◯ ◯

충청북도교육청 ◯ ◯ ◯ ◯ ◯ ◯

충청남도교육청 ◯ ◯ ◯ ◯ ◯

3) 디지털 미래인재 

(1) 구성체계

디지털 미래인재 조례 내용분석의 대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 3건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 강남

구가 제12조, 그 외 경기도 파주시와 광주시가 제8조로 구성되어 있다. 3건의 조례 모두 공통적으로 목

적, 정의,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탁 및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은 포함

되어 있다. 

강남구 조례가 타 지자체 조례보다 위원회 설치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 운영, 수당지급 및 위원장

의 직무에 이르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문위원

회 설치를 통해 정책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 디지털 미래인

재 양성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

성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2023년 8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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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디지털 미래인재 관련 조례의 구성체계

구분

조례 내용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지원사업 지원계획 위탁지원 위원회 자문위원회 수당 시행규칙

경기도 파주시 제8조 ◯ ◯ ◯ ◯ ◯ ◯ ◯ ◯

경기도 광주시 제8조 ◯ ◯ ◯ ◯ ◯ ◯ ◯ ◯

서울시 강남구 제12조 ◯ ◯ ◯ ◯ ◯ ◯ ◯ ◯ ◯ ◯

(2) 목적

조례의 목적은 3건 모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

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없다. 조례의 목적

이 궁극적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현재 조례의 목적

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목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내용이 일치한다. 

최근 사회수요에 대응하여 AI 등 디지털 분야에서 활약할 다양한 수준의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

는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전국민 AI·SW교육 확산 방안」

(2020.8.),「AI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2020.11.)로 디지털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SW·AI 등 디지털 산업분야 뿐 아니라, 일반산업 및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역량을 보유한 인력수

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관계부처 합동, 2022.8). 지역별 맞춤형 인재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제정 당시의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책적 수요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교육분야 디지털 체제

로의 전환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조례특성 중 하나인 지역성 반영이라는 방향성과 일치할 수 있

다(최조순 외, 2022).

(3) 정의

3건의 조례에서 디지털 미래인재 관련 핵심키워드로 ‘학교’, ‘학생’,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교

육’, ‘디지털 미래인재’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인 디지털 미래인재 용어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고 언

급하고 있으며, 3건의 조례에서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 다만 학생의 정의에서 서울시 강남구에서

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4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학령인구의 2.6%에 해당되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에서(아시아경제, 2024.04.25.)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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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지원사업 범위

본 조례의 적용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실제 지방자치제도의 개념을 살

펴보면, 일정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 나

가는 제도를 말한다(김경숙, 2022). 즉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는 행

정적인 범위 내에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원사업의 범위 또한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육과

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지원,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 등으로 공통적으로 내용이 일치하고 있

다. 다만 사업참여자들에게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주시는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참여자들에게 파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파주시 포상

조례 제4조에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제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한 

혜택이라고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교수·학습방법과 교육과정 개발의 도구로 활용하는 측면을 인공지능 기

반 교육으로 정의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된 관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정

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한 선행연

구의 분석 틀을 기반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기반 교육 관련 조례의 분석항목을 조례

의 정의와 목적, 법과 제도의 관계, 구성체계,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검색한 ‘인공지능 

기반 교육’ 7건, ‘4차 산업혁명 교육’ 13건, ‘디지털 미래인재’ 3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공지능 기반 교육 관련 조례７건 분석결과 구성체계는 목적, 정의, 교육감(시장)의 책무, 교원연

수, 협력체계 구축 등은 비교적 중복이 되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여건 및 현안에 따라 조례의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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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사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학교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례의 목적은 디지털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학교현장에 적용하여 교육혁신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조례 별로 문장의 의미의 차이는 있으나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13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협력체계, 교원연수, 시행규정 등은 비교적 중복이 되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여건 및 현안에 따

라 조례의 구성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 내용상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교

육청이 7곳이고, 3곳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의 효율적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의 목적은 각 지역교육청 별로 문장과 의미의 

차이는 있으나, 지향하는 방향과 가치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우리나라 교육여건 및 트렌드에 

부합하는 문구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의의 경우 6개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는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창의융합형 인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

술에 대한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지니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다양한 지식을 융합

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디지털 미래인재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 3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공통적으로 목적, 정의, 지

원사업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탁 및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의 목적은 3건 모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

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없고 핵심키워드로 

‘학교’, ‘학생’,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교육’, ‘디지털 미래인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교육 분야 인공지능 관련 조례는 2020년부터 제정된 ‘4차 산업혁명 교육’ 조례와 2023년부터 제정

된 ‘인공지능 기반 교육’, ‘디지털 미래인재’ 관련 조례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부 정책의 목

적과도 어느정도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일부 조례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만의 여건을 반영하고 

교육여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내용처럼 교원의 업무과중 및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 등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역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항목이 명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에듀테크 진흥 정책인 에듀테크 

관련 산업분야와 교육부, 학교의 3주체가 상생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에 따라 

조례 내용과 대상의 범위 관련 개정 시 정책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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