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신민선 서울여자대학교



1. 왜 지자체인가?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
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성과

첫째, 지역단위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사회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

둘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독려하여 더욱 촘촘한 지역 평생

교육 인프라 구축

셋째,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참여의 동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이 단순

한 여가교육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

평생학습도시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

지정연도 자치구명

2005 남구

2006 광산구, 동구

2011 북구

2015 서구

기초자치단체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최초의 광역시



2. 왜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인가?

평생교육법 제20조(시 · 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설치 등)① 평생교육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광주광역시인재평생
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
제15조(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2010년 조례 제정
2013년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개원 
2015년 재단법인 광주광역시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2023년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및 기능강화



행정 조직 교육부-광역자치단체/시·도교육청-기초자치단체/지역교육지원청

전담 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평생학습관-읍·면·동평생학습센터

심의·협의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읍·면·동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 추진체제



3. 왜 대학인가?

• 대학은 교육기관 중 가장 우수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신기술 분야 재교육 ·향상교육 등에 가장 적합

• 그러나 대학 교육환경은 아직 학령기 및 학위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어, 
대학은 성인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교육기관

• 대학을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학의 위기, 
지역 인구소멸 위기 등에 대처할 필요

• 특히, 지역과 지역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성장,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은 상생적 국가 균형발전 전략

학위과정 중심의 대학

평생학습

대학이 재교육 향상교육

의 상시 평생학습 플랫폼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 교육체계를 성인학습자까지 확대하여, 평생학습 거점으로서 대학의기능과 역할 강화

언제든 대학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대학을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으로 개방〮유연화



4. 왜 지자체와 대학인가?

인구,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대학의 공동위기 극복 필요
제20대 대통령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추진

2025년부터 지역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하여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시행

▪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선포(’23.9.14.)를 통해 중앙정
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 본
격화

▪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시 ·도별 
RISE계획 수립시 지역의 산업 ·문화 ·지역혁신 정책
과 연계된 지역대학 지원 필요

▪ ’25년 RISE체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
체 역량 강화, 추진체계 구축 및 행 · 재정적 지원과 더
불어 범부처 연계 · 협력 추진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23년~’27년)



1차(‘02~’06) 2차(‘08~’12) 3차(‘13~’17) 4차(‘18~’22) 5차(‘23~’27년)

비전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

배우는 즐거움, 
일구어 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

회

핵심 지역, 사회통합, 
성인교육 기반

창조적 학습자, 
사회통합

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

누구나, 일자리, 
지역, 기반

지속가능성, 기회, 
연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1차~5차)



차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주요 내용

1차

(´02~´06)

①(평생학습 지역화)* 평생학습마을 및 도시 조성, 평생학습축제 개최

②(사회통합 증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및 방송고 지원, 여성 평생교육 진흥 및 국민 문해교육 전개

③(지식기반사회 부응) 학점은행제 내실화, 원격대학 확대, 교육계좌제 도입

④(직업교육 확대) 사내대학 설치 활성화, 기술계 학원 육성

⑤(평생학습 기반 구축) 평생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평생교육 전담 지원기구 설치

2차

(´08~´12)

①(생애 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 신설, 성인후기 평생학습 구체화, 재직자 교육접근성 증진을 위한 

학원 활용 등

②(평생학습 관련기관 참여 및 연계)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다문화 등 소외계층 평생학습 안전망 구축,풀뿌리민주시

민교육 지원 등

③(평생학습 인프라 구축)평생교육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평생학습도시 확산 및 내실화, 국가 자격 체제와 학습계좌제 연계 등

3차

(´13~´17)

①(대학중심평생교육체제)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지역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NCS기반 학습·자격 연계 강화

②(온오프라인 평생학습 통합지원체제 구축) 온라인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기초-광역 지자체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등

③(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사각지대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경력단절 

극복 지원 등

④(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지역주민의 인문역량·시민역량 강화,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차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주요 내용

4차 

(´18~´22)

①(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국민 평생학습권 보장, 소외계층 평생학습 사다리 마련

②(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산업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③(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지역 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

④(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평생교육 투자 확대 및 체계적 관리

5차

(´23~´27)

①(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대학 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환경

②(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성인 역량향상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위한 대학

의 역할 강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③(3050 생애 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3050 생애도약 기 평생학습 지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④(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 정책 강화, 장애인을 위한 평생 학습 집중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 대, 성인문해교육 지속 확대 및 다양화,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의 평생학습

지원 강화

⑤(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국가 학습경험인정제 신설, 디지털 분야 온라인강의 조합형 학위제도 신설, 학점은행제 

학점원 확대 및 글로벌화,

⑥(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인공 지능 기반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구축, 평생학습 이력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



< 제1~5차 계획의 지향점 >

 첫째, 공공성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체제 구조화

 둘째,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및 사회통합

 셋째,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역발전과 도시 건설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의 핵심 과제 제시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 평생학습 진흥 구조 개편



중요 정책 사업

1.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2.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
3.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신설(범정부 협업)
4. 3050 생애 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5.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6.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신설

뒷받침 과제

7. 사회부총리 중심의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

관계부처합동(2022).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 평생학습진흥방안



디지털 대전환 등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를 시대적 요구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평생학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대전환





•  광역 지자체: 행정지원

• 기초 지자체: 평생학습 도시 운영

• 지역 대학: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학습 데이터 누적

• 기업 및 기관: 취업 지원, 채용 연계

앞으로 고려해야 할 다자간 추진주체별 구체적 역할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hub)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

 인구·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대학의 공동위기 극복 긴요 

• 제20대 대통령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추진 
•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교육〮산업〮연구계 등 전문가 포함 인재양성

전략회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방안”, 발표(’23.2.) 
• 교육부는 ’23.2월 7개 RISE 시범지역(부산, 전남 등) 선정, ’23.8월 전국지자체 

협의회 개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 역할 중요성 부각

•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대학의 혁신적 기능 확대 및 변화 요구 추세
• 세계 각국은 미래산업 동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 협업 강화

(EU)Horizon Europe: 27sus까지 130조 투자, 회원국〮대학 협업 기술혁신, 
인력양성 추진

(독일)Industry 4.0: 기업-대학-연구기관 협업 테스트베드 81개소, 연간 
100억 유로 가치 창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2024년 5월 현재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 완료

•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

• 지역라이즈센터 15개 시도에서 지정 완료(광주, 세종 완료 계획)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실시



https://blog.naver.com/moeblog/223489501584



교육부 보도자료(5. 1)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24.5.1.)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본계획

서울특별시(경제실) (2024.8.)



광주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본계획(’24. 5. 16.)











지역 기업 및 기관

지역대학과 산학 협력 공동 교육과정 

개발
지역대학과 공동 기술개발 협업 지역 인재 확보 지속가능한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지역 대학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대학 위상 제고

(지〮산〮학 협업체계 구축)
대학별 특성화 중심 전략적 대응

평생교육 친화적 대학 체제 전환

(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

다양한 계층의 지역 수요 친화형 

평생교육 기회 제공

지자체

대학, 기업 및 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지역 정주 여건 제고 우수 대학 육성 지역 기업 경쟁력 확보

앞으로 고려해야 할 다자간 추진주체별 구체적 역할



왜,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거버넌스 이론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부만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아니며, 
정부의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민간부문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다양한 수준의 정부 간의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거버넌스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명석 <거버넌스 신드롬>



• 행위 주체들 간의 상호 연계 및 협력

•  각 주체들의 민주적 참여를 우선시

•  공동 운영 및 공동 책임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지자체

기업

대학



협력기관 간의 지역사회 생태계 이해 및 연계 협력 자세 필요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훈련 및 교육 필요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에서 우려되는 한계

• 실적과 성과 내기에 집중하는 분위기

• 협의체의 밀도 높은 논의 등한시



네트워크는 유기적인 생태계 

출처: 네트워크의 기초 (tistory.com)

https://onlylucky.tistory.com/78


http://saesayon.org/wp-content/uploads/2020/07/issue_brief_200727.pdf출처: Arnstein, Sherry R.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35, No. 4, July 1969, pp. 216-224

http://www.planning.org/
http://www.planning.org/


지역 거버넌스를 네트워크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역정부 수준에서 정부, 민간, 제3부문의 주체들이 상호 간 네트워크의 구성 및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다양한 주체의 공동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형노, 2021:90)

지역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상호 간 협력을 통해 해
결하는 방식(최보희, 2014: 12) 

지역 평생교육 거버넌스

지역의 평생교육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상호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

이형노(2021). 외국인 노동자 사회통합을 위한 로컬거버넌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역량,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최보희(2014). 로컬거버넌스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다양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정책을 생산하고 

함께 사업을 구상했던 경험이 있는가?

사진: 2024 일본사회교육연구집회



대화의 두가지 길: 숙고(熟考)와 숙의(熟議)

숙고: 코기토(Cogoto 나는 생각한다)
내가 깊이 생각함.
주체 스스로가 자기 경험과 타자의 경험을 자기안에서 통합하여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함

숙의: 코기타무스(Cogitamus 우리는 함께 생각한다)
우리가 함께 생각함.
차여자들 상호간 협력적 대화에 의해 상호이해를 지향함.
함께 생각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결정함.

양세진. ESG시대, 사회가치조직의 거버넌스 이해와 적용, 제3차 열린 포럼 발표자료.(2024. 10.15)



사진: 2024 일본사회교육연구집회

지역사회 내 이해 당사자/관계자가 참여하는 충분한 숙의의 장 필요



모두가 기억해야 할 
체스판의 오류



시스템에 갇힌 사람은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한다. 
시스템에 갇힌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말의 이동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에 말을 갖다 놓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한다.

시스템에 갇힌 사람은 이 거대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자기 멋대로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체스판의 말들을 손으로 배열하는 것처럼 
말이다. 체스판의 말들은 오직 사람의 손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그러나 인간 사회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는 모든 말 하나하나가 자율성을 
갖고 있다. 즉, 입법기관이라는 외부적 힘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율성과 외부적 힘, 그 두가지가 서로 일치하고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인간 사회라는 게임은 편안하고 조화롭게 진행될 것이다. 게임의 결과 또한 
행복하고 성공적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거나 다르다면, 인간 사회라는 게임은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 사회는 최악의 무질서 상태에 처할 
것이다.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



지식

가능성

0세 어른어른 0세

박용현 <책은 도끼다>



체스판 말들의 독립성, 
법이나 정책이 항상 의도한 결과를 내지 않는다



자율성과 외부적 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관계 2. 내용 3. 방식 4. 원칙



보다 공동의사결정 방식의 거버넌스 검토 및 재구조화 필요

거버넌스 : 현재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정책을 결정하는데 수
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해결하며, 책임을 지는 공동의사 결정방식

1. 관계
2. 내용
3. 방식
4. 원칙

기계적 결합 / 화학적 결합
결과중심 / 과정중심, 사업중심 / 정책중심
방식: 전달식 / 토론식
원칙: 수용 / 비판

1. 거버넌스 이해를 위한 학습
2. 수평적 파트너십 이해 학습
3. 사회적 신뢰와 관용을 위한 학습
4. 합의의 원칙을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



기계적 결합

화학적 결합

1. 관계
1. 관계



2. 내용

과정중심 보다   결과중심
정책중심 보다   사업중심

뿌리 없이 

열매를 맺는다



3. 방식

대화와 토론이 어색한 의사결정방식

“바쁜데 빨리 결론을 내라” 

  속전속결의 회의 방식 선호
  협의의 무늬를 띈 통보의 협의회
  협의가 없는 협의회
  제시된 회의 주제와 시나리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225515953



4. 원칙

비판없이 협력파트너를 강조하는 구조

논쟁을 피하기 위한 다수결의 원칙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
ode=1700&key=20140110.22023192111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평화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그 자체에도 변혁이 필요하다

교육의 미래보고서-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으로 하여금 삶의 운동이 되게 하라, 

봄 꽃이 피어나듯, 

바람이 불 듯, 

소리 없이 곡식이 익듯, 

변화가 홀연히 찾아오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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