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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청소년정책의 미래: 기본계획을 넘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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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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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 청소년연합학술대회의 주관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시설환경

학회의 홍영균 회장입니다.

처음 2008년에 청소년학술대회를 같이 시작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 40개

월의 코로나 비대면사회가 끝나고, 제19차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성가족부 김현숙장관님과 김권영국장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

철원장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손연기이사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공동주최를 

하는 5개 학회 회장님들과 발표, 토론 및 준비를 맡아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개회의 변은 초대의 글에 있는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시작됩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 덕분에 다듬어진 청소

년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7차 기본계획이 일반 국민

들과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들을 선도하여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청소년 사업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가족부 부처의 존폐 여부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아동,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탈학교정책 등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와중에 청소년에 대한 국

가적인 차원의 배려는 실종된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새정부의 청소년업무가 빨리 정

착되어, 신명나는 청소년판이 움직이게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쓰나미같이 밀어닥친 4차산업사회, 저출산⦁초고령사회, 다문화⦁국제화사회속의 청소

년들은 엄청난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학교, NEET족의 증가 및 1인 가구의 증

대 등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막중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무한책임으로 청소년을 포용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을 위해

서라기보다도, 청소년의 미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지원 그리고 연

구과제가 넘쳐나는 남은 2023년 그리고 2024년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홍영균 회장 



축  사

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2023년 청소년의 달은 더욱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위축되어 있던 청소년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으며 4년 만에 대면

으로 청소년박람회가 실시됩니다. 특별히 5대 청소년학회 연합학술대회를 통해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분야의 발전에 대한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청소년계의 

일상으로의 회복과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심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린 왕자’로 유명한 작가인 생텍쥐페리(1900~1944)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시인, 기자이자 

비행사였습니다. 어린 왕자의 삽화 일부도 그가 그린 그림이었다고 하니 미술가적 재능도 충

분했던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요샛말

로 하면‘프로 n잡러’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에게 나무를 모아오라거나 일을 나눠주거나 명령을 

내리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광활하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줘라.”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우리는 간절한 동경심, 즉 꿈을 갖게 되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잠

재력을 끌어올리고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

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막연히“꿈을 찾아라, 꿈을 가져라”라고 말한다면, 청소년들은“꿈을 

어떻게 찾아요?”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초 단위로 발전하는 기

술의 혁신,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 도전해 본 적 없는 영역,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

은 세계… 이러한 세계에 적응하면서 ‘꿈’을 찾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탐색과 

직·간접적인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는 청소년축제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을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미래혁신, 진로드림, 행복동행, 창의재능, 안전

누리, 국제교류’ 등의 다양하고 새로운 체험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드론존, 인공암벽, 소화전체험, 캠핑안전교육, 지진안전체험’ 등이 청소년

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변화에 적응하는 능

력과 새로운 체험의 장과 함께 학술제가 운영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계획된 정책 방향과 수립된 

과제가 차근차근 추진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하기에, 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기반이 더욱 단단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금번 연합학술대회의 주제도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복지의 



과제, 활동 공간의 변화.... 그 변화와 과제 추진에 추진체가 되는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논의

와 2023년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인공지능(AI)인 쳇

GPT(ChatGPT-3.5)를 활용한 청소년지도 사례연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청소년활동, 미래 청소년을 논하면서 디지털, AI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

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는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개념을 논했지만, 최근에는 이보

다 한 단계 더 확장된 개념인 ‘인더스트리 5.0’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그 변화

의 속도가 놀랍습니다. 인더스트리 5.0은 인간중심, 지속가능성, 탄력성의 핵심 요소가 추가

되어 로봇과 공존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시켜주어 

조만간 “K-청소년,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미래 청소년활동은 현재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금일 청소년연합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의미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 진화에 한걸음 한걸

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손연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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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중장기계획과 청소년지도사

배정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협회장

1. 문제의 제기 (2003년 9월 어느 날 오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혹은 양성에 대한 언급은 1991년 수립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사의 정의, 양성과 배치, 연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후 꼬박 30년,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12월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66,095명이며, 연간 배출 인

원은 4,000여 명에 이른다. 더불어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해 1991년부터 신설되기 시작하였던 청소년 관련 학과(대학 및 대학원 포함)도 전

국 13개 시·도에 총 56개교에 설치되었다(2021 청소년백서, 2022). 매년 발행되는 청소년백

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을 설명하면서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

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30년의 세월이면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조직의 

운영이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청소년지도사들의 30년은 어떠할까? 

2003년 9월의 어느 날 오후는 엄청나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날은 아니다. 다만 그날 진

행된 한 간담회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2003년 9월 20

일 오후 2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의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 오페라하우스에서 5명의 전문

가가 모여 ‘한국사회의 청소년지도사’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고, 그 자세한 내용이 동 

연구소가 발간하는 청소년문화포럼(2003) 제8권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학교수, 한국청소년개

발원(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 청소년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일정한 형식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청소년지도사의 위상과 역할, 

청소년지도사의 배출현황,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청소년지도사의 양성과 자격검정, 청소년

지도사를 둘러싼 문제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와 사회적 위상, 청소년분야 시장의 확장(청소

년 영역의 개발), 교육의 대안적 영역 개발의 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의 많은 이야기를 나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1년에 약 850명 정도 배출되던 청소년지도사의 일자리 문제, 

전문적인 조력자로서 전문성 확보의 문제, 자격 도입 후 10년 동안의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 결과에 대한 진단과 문제, 지도사의 현장 배치 소홀 문제, 전문가로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개념 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검정 기준 강화, 교과목 내용의 표준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청소년정책 예산 확보를 위한 대안, 청소년지도사의 급여,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

도사 근무 비율, 평생노동이 가능한 근무환경으로의 개선, 봉사가 아닌 노동으로의 인식 전

환, 청소년지도사 노동시장의 불안과 비전의 부재, 현안을 공론화 할 통로의 부재. 청소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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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운영 경비의 공적 부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해 11월 어느 날에는 같은 연구소의 주최로 청소년학과 재학생들과 청소년 현장 근

무자 등 8명이 모여 ‘청소년지도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논의의 자리를 가진다. 청

소년학 전공이 생기고 청소년지도사가 배출된 지 10년째를 맞아 청소년학을 공부하는 전공

생들과 전공 후 현장에 진출한 지도사들의 대화를 통해 의미를 찾고자 했던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학 선택의 계기, 청소년학에 대한 기대와 실제, 청소년지도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청

소년학의 필요성, 실습제도의 문제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문제들과 대안, 청소년지도사

의 차별적 전문성,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현장의 요구, 청소년 ‘지도’의 개념, 청소년지도사

의 미래를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진다(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03). 

2023년 5월 오늘. 그날의 논의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 그때 그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제기

했던 문제들은 얼마나 해결이 되었을까? 전공생과 현장 지도사들이 안타까워하고 고민했던 

것들은 얼마나 변하였을까? 오늘 이 현장에는 그날 진지하게 포부와 다짐을 밝히던 그들 중 

몇 명이 남아있을까? 청소년지도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 하였지만 그 범위를 청소년지도자

로 확장하여도 여전히 같은 의문이 남는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상당한 수준의 양적인 성장

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청소년지도사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주제들은 20년 전 그날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그 영향 요인 중 하나로 국가의 청소년

분야 중장기계획을 지목하며 이 글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책 전반이 아

닌 청소년지도사에 한정하여 살펴볼 것이며, 청소년지도사의 소진, 이직 의도, 직무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처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처우에 관한 개별 법안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차용하여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가청소년중장기 계획과 청소년지도사 

국가는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즉각 대처하기도 하지만 대체

로 중장기계획을 통해 예측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이러한 

중장기계획은 그 비전이나 전략, 세부 추진과제들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김민, 2008). 그런 

의미에서 한 분야의 국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은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그 주제나 

분야를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최초의 중장기계획은 1991년 수립되어 1992년부터 2001년을 그 시행

시기로 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그리고 ‘독

자적인’청소년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김민, 2008) 10개년 계획으로 기간이 너무 길고, 

수련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조혜영, 2018). 이후 한국

청소년기본계획의 보완을 위해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명칭의 변경

과정을 거쳐 현재의 제7차 한국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으로 이어진다. 한국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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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과 이의 보완계획으로 이어진 제1차 및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과 명칭을 바꾼 제

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청소년지도사와 관련하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언급되고 있을 

뿐 지도자의 복지나 처우를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08년 발표된 제4차 청

소년정책기본계획은 국가 청소년중장기계획 중 처음으로 청소년지도사의 복지 개선을 언급

한다. 즉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

장환경 조성과 함께 5대 분야 중 하나로 제시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분야’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인 청소년시설·단체·전문인력의 역량 제고의 세부과제로 청소년지도사·청소

년상담사 복지 개선을 포함한다. 그 실천 방안도 아래의 <표 1>과 같이 국가표준임금기준표 

마련, 경력인정기준표 마련, 활동진흥센터 등 관련 시설과 기관의 인력 배치기준 마련과 강

화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초로 언급되었다는 의미부여만 했을 뿐 이 과제와 

실행방안은 실현되지 못하고 만다.

분야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실행방안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정비

청소년시설·단체·

전문인력의 역량제고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복지개선

-국가표준임금기준표 마련

-경력인정기준표 마련

-활동진흥센터 등의 인력

 배치기준 마련·강화

출처: 여성가족부(2010)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에서 정리

<표 1>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지도사 복지 개선 관련 내용

 

  2013년부터 2017년을 범위로 만들어진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기존 복지개선이라는 

단어 대신 처우개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의지를 조금 더 강화한 느낌을 준다. 5대 영

역 중 하나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청소년지원 인프라 보강의 

세부추진과제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와 함께 청소

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행방안으로 제안된 연

수와 보수교육 지원은 일부 이루어졌으나 직무표준화나 표준임금기준 마련, 배치기준 강화와 

국비지원 확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맞이하게 된다.

분야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실행방안

청소년정책 

추진체계강화

청소년지원 인프라 

보강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전문연수, 보수교육 지원 

 및 포상강화

-직무표준화, 표준임금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

-청소년지도자 배치기준 

 강화 및 국비지원 확대추진

출처: 여성가족부(2012)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정리

<표 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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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2022년을 시행기간으로 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5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의 한계 및 향후 과제의 하나로 청소년지도자 현실적인 처우개선 노력 미흡을 적시하며 

4대 정책목표 아래 12대 주요 과제로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포함하고, 144개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명시하였다. 이전과 다른 점은 우선 전차 기본계획에 대

한 평가에 지도자 관련 부분을 포함한 것과 단독과제로 처우개선을 제시한 점이다. 시행방안

도 보다 더 보강되었는데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목표에 임금기준표 마련뿐 아

니라 지자체 청소년정책 성과평가 도입 시 임금기준표 적용 여부의 지표화를 제시하였고, 청

소년지도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라는 목표 아래 시설 종사자를 위한 ‘쉼과 치유’ 

프로젝트 운영, 청소년지도자 공제회 설립 방안 모색 등을 포함시켰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

본계획에 처음 언급되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까지 이어온 표준임금안은 2019년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와 각계의 노력으로 여성가족부를 통해 권고안으로 발표되어 그 결실

을 맺게 되고 현재까지 매년 제시되고 있다. 

정책목표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실행방안

청소년정책 

추진체계혁신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청소년지도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확대

출처: 여성가족부(2018)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정리

<표 3>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관련 내용

 

  2023년 시행을 시작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내용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직무분석이나 

배치실태와 직무현황에 대한 데이터 집적·관리와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강화를 위한 정책방

안 마련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6차까지의 방안을 반복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제6차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책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던 표준임금 적용여부가 사라졌고, 

수립단계에서 제안되었던 2년 혹은 3년 주기의 지도자 처우 실태 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검

토단계에서 포함되었다가 최종안에서는 누락 되었다.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실행방안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청소년정책 인프라 

개선

청소년지도자지원 및 

전문성 제고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청소년지도자 직무현황 분석 및 처우 

개선

출처: 여성가족부(2023)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정리

<표 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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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여 년간 국가의 청소년분야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청소년지도사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지난 시간이 아주 의미 없거나 아무런 발전이 없

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으나 청소년지도사의 위상과 처우,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꾸준히 개선되어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선과 변화

가 법과 제도의 기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책결정자나 입안자의 선의에 기대온 바가 크다는 

것도 사실이다. 청소년기본법(제23조)은‘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전담공무원의 지위나 

보수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검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천시 등 3곳에 불과하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전담공무

원의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순천시는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의 보완이나 별도의 명확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잘 말

해주는 것으로 법률 제정 혹은 개정의 필요성은 유사한 과정을 거쳤던 사회복지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의 사례를 통해 보는 처우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국내에서 특정 직종을 의해 개별 법률을 제정한 예는 총 4건으로,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

위향상을 위한 법률」, 2015년 제정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그리고 2018년 개정된 대학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등이다(권

부천, 2022). 이 중 사회복지사는 청소년지도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종사 

기관, 수행 업무는 다르지만 첫째, 국가의 사무를 사실상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점, 둘째, 업

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공공과 민간도 지역별, 시설별로 차

이가 있다는 점, 셋째, 보수 등 처우가 공무원 동일 직종이나 사회일반과 비교할 때 상대적

으로 낮다는 점, 넷째, 상이한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시설 간 임금 편차가 나타난다

는 점이 그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산발적인 문제 제기 수

준이던 논의가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항이 등장하면서 본격적

으로 시작된다. 당시 처우개선에 대한 주요 골자는 임금이었다 하고, 국가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주장 하였으며 이 논의는 1990년대까지 이어졌으나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

었다(김아래미 외, 2019).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논의의 초점이 임금에서 노동조건, 직무로 

확장되었고,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처우의 대

상이 사회복지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1년 「사회복

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다. 허수정(2017)

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이 법률 제정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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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처우 관련 법의 제정이나 개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대면하게 될 상황을 일부분 

예측할 수 있다. 정책흐름모형이란 문제의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들이 상호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 진행되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교차될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이 이루

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문제의 흐름은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관련 통계현황 등 지표와 

문제의 심각성이 표출된 극적인 사건, 이해당사자의 정책대안과 의견제시를 말하는 환류로 

구성되고 정책의 흐름은 문제와 관련된 정책공동체의 형성(사회복지사협회 등)과 공동체 내

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대안의 흐름을 말하는 정책대안으로 구성된다. 정치의 흐름

은 관련 사안을 다루는 국회 구성의 변화 등 관련 행위자의 위치변화를 나타내며 이 요소들

이 모여서 만들어진 정책의 창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혁신가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다음의 <표 5>는 정책흐름모형의 세부 분석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세부 요인 분석자료

문제의 

흐름

지표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관련 통계, 지표 연구자료, 신문기사

극적인 사건 문제의 심각성이 표출된 사건 신문기사 등

환류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의 대안 및 행위자의 의견

연구자료, 신문기사,

공청회 자료집,

인터넷 정보검색 등

정책의 

흐름

정책공동체 문제와 관련된 정책공동체의 형성

정책대안
정책 공동체 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되고 

있던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국회 구성의 변화 등 관련 행위자의 위치 변화

정책의 장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요소

정책혁신가의 역할
국회 회의록

출처: 허수정(2012)정책흐름 모형을 통해 살펴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과정 분석

<표 5> 정책흐름모형의 각 흐름별 세부 분석요소

이 분석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우선 문제의 흐름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이직율 증가에 대한 보도와 

문제제기,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 문제, 인근 직종 종사자와의 임

금실태 및 근로환경 비교 연구 등을 통한 심각성 부각과 같은 지표가 나타나고 사회복지종

사자의 1인시위, 포럼 등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다. 더불어 2007년과 2010년 

이미 제시되고 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의 적용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다는 연구와 가이드라인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지자체 예산의 부족이라는 연구 등을 통해 

기존 대안에 대한 평가와 의견들이 제시된다. 빈번해진 의견의 개진과 논의는 사회복지사협

회 등 유관 협회와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오고 그 결과 2002년 노무현 후보와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포함되는 정책의 흐름을 일으킨다. 보수체계의 단일화, 보수 수준의 

현실화를 위한 단계적 보수상향, 가이드라인 현실화, 보수 현실화를 위한 특수기금의 마련, 

보조금 지급방식의 변경, 업무 평가를 통한 적정한 보수적용 관련 제도적 검토, 급여 조정위

원회 설치 등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기존의 법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6개의 서로 다른 법률로 발의되게 되고 소위의 조정과 통합, 

최종안 도출을 거쳐 결국 2011년 3월 11일 제29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30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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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원 중 299명의 찬성, 1명의 기권으로 원안 통과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세부 내용

문제의 

흐름

지표

Ÿ 92년 연합뉴스 사회복지 종사자 이직률 증가 보고 및 문제제기

Ÿ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기존 처우 문제가 지역 간 격

차 문제로 확산

Ÿ 교사, 간호사,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임금 실태 및 근로환경 비교를 

통해 심각성 부각

극적인 사건

Ÿ 2003년 처우개선 주장 사회복지사 1인시위

Ÿ 각종 포럼과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관련 문제의 심각성 환

기

환류

Ÿ 200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 적용율 50% 미만

Ÿ 201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 적용율 30%

Ÿ 가이드라인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지자체 예산 부족

Ÿ 가이드라인 준용은 관련 행정체계의 문제와 관련성을 가진다는 환류

정책의 

흐름

정책공동체

Ÿ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빈번해지면서 사회복지사협

회 등 유관 협회의 관심 증가

Ÿ 관련 문제가 지역사회 포럼들을 통해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이 관심

Ÿ 2002년 노무현, 2007년 이명박 후보의 공약

Ÿ 2003년 지방선거 일부 후보자의 공약으로 포함

Ÿ 학계, 협회, 관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정책공동체로 활동

정책대안

Ÿ 보수체계의 단일화, 보수수준의 현실화를 위한 단계적 보수 상향, 가

이드라인 현실화, 보수 현실화를 위한 특수기금의 마련, 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경, 업무 평가를 통한 적정한 보수적용 관련 제도적 검토, 

급여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안

Ÿ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회복지사 공제회 도입 논의

Ÿ 정책공동체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대인들이 18대 국회에서 각각의 

법률안으로 논의

Ÿ 사회복지관협회는 제정안을 선호, 사회복지사협회는 개정안을 선호

정치의 흐름

Ÿ 2002년 노무현후보 공약: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수립되나 변화 부족

Ÿ 2007년 이명박후보 공약: 전재희 장관 통해 논의 지속

Ÿ 18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법안 상정

Ÿ 5명의 의원 중심 논의 진행,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의 상임위 변경으로 

더욱 활력

정책의 장

Ÿ 18대 국회에서 총 6개의 개정 및 제정안이 상정

Ÿ 법안의 구성 내용에는 모두가 동의했으나 기존 법안을 개정할 것인

지 새로운 법안으로 제정할 것인지를 두고 숙의의 과정

Ÿ 정책혁신가로서 상임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의 강력한 추진으로 제정

안 통과  

Ÿ 특정 직업군을 위한 개별 법률안의 제정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폐기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들어 소위 통과후 본회의 

통과
출처: 허수정(2017)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정리

<표 6> 정책흐름모형으로 분석한 사회복지사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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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지도사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 법률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상황이 매우 부러울 법 하

지만 법률의 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사법 제정 후 10년이 넘은 

지금에도 여전히 처우의 열악함을 호소하는 기사와 조사 결과가 나타난다.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조사하여 발표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를 보면 서울, 광주, 제주, 대전, 세종을 제외한 12개 시도의 평균 준수율이 보건복지부 인건

비 가이드라인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체계의 문제점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49.7%가 ‘보수 수준 자체가 낮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6.1%는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

인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것 이라고 응답하였다(박영민·문진영, 2022). 그럼에도 불구

하고 법 제정 이후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

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박영민·문진영, 2022), 3년 주기로 실태 조사가 시행

되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점 등은 

긍정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제 단순히 임금을 중심으로 한 처우의 문

제에서 일자리의 질을 중심으로 처우의 재개념화를 시도하는(김아래미 외 3, 2019) 연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박영민·문진영, 2022; 김광

병, 2018),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를 보장하거나 강제화 하기 위한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김광병, 2016)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4.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마련 

 사실은 이 법률(안)은 청소년지도사가 아니라 청소년지도사 등이나 청소년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자라는 큰 틀에서 연대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흐름에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오늘의 이 논의의 자리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뿐  

청소년상담사나 다른 자격을 가진 지도자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도 없거니와 그들의 의견을 

조사해 본 바가 없어 우선 청소년지도사로 한정했음을 밝힌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과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또는 일부는 개정을, 일부는 제정을 하

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법의 제정과정에서도 추진의 용이성이나 특정 분야만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기존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

이 갈려 각각의 입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1) 기존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안)

기존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

도사 보수체계 개선방안(최창욱·김기헌·김인규, 2018)에 잘 나타나 있다. 연구자들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사의 보수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타 직종과의 보

수체계 비교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3개의 안으로 제시하

고 정책제언으로 안정적 보수체계 유지를 위한 법·제도 완비를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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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첫째로 청소년지도사 보수수준의 책정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권고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의 3항을 적극적인 조항으로 개

정하는 것을 제시한다. 이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보수 수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수준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개정 전 개정 후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

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이 보수가 제 

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

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일

반직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청소년지도사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 

즉, 청소년기본법 제23조의 4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지도사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파악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개정 전 개정 후(신설)

관련 조항 없음

④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신설)

관련 조항 없음

제O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

소년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청소년지

도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

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

는 청소년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

관 또는 청소년단체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청소년수련시설평가에 보수수준 지표 반영, 조례 제정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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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하여 표준보수체계에 따른 보수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의 근거마련, 각종 수당의 산출

과 지급이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법에 따라 명확히 지급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

안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 현장의 자발적인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는데 청소년지도사 

협의체의 구축과 운영, 정당한 보수 체계 확보를 위한 활동 강화와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 적

극 참여, 학습동아리를 통한 개별역량 증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안은 청소년지도자 등

의 처우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나 신분보장이나 처우개

선위원회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보완이 겸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별도 법률 제정(안) 

 여러 가지 제약사항과 어려움이 예상되나 별도의 관련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별도의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은 나왔으나 구체적인 성안이 되어 제시된 경

우는 없었다. 사회복지사법을 참고하여 다소 엉성하나 그 안을 제시해 본다.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청소

년지도자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 등이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등 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기본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외부의 부당한 압

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일반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

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지도사 등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처우개선위원회) ①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

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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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5조(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①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

발·보급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하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제6조(청소년지도자공제회) ① 청소년지도사 등은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

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지도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

립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청소년지도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청소년관련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2.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제9조(조직 등)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

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0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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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률안은 당연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법이 사실상 사회

복지공제회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처럼 이 법안도 공제회에 대한 내용을 제외

하면 한 장짜리 매우 단촐한 법안이 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협회와 관련된 내용이 이 법률에 포함되어 있어 매우 어색한 상황이다. 그

러나 부족하고, 보완할 점이 많지만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청소년관련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

성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

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행정조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배정수 ❘ 국가청소년중장기계획과 청소년지도자

23

누군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서 사회복지사법의 제정과정

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제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이 정치의 흐름과 만나 정책의 창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본다. 

5. 정리하며

  2013년 9월 어느 날 가졌던 간담회의 내용을 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의 청소년

중장기 계획 속에 언급된 청소년지도사 관련 부분을 탐색하는 한편 우리보다 앞서 유

사한 상황을 겪고, 대처해 가고 있는 사회복지 영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어설프게 

법률안도 제시해 보았다. 이제는 의무화되어 2년마다 참석하게 되는 청소년지도사 보

수교육 참가자를 분석하여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현황 변동을 조사한 연구(이은숙, 

2018)에 따르면 매 2년마다 현업 종사자(보수교육대상자)의 10˜15%가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고를 쓰면서 책장 구석에 쌓여 있던 오래된 자료들을 들춰보았다. 1999년 국립평

창청소년수련원에서 함께 했던 자격연수 자료집과 참가자명단, 2004년 문화관광부가 

배부한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안내책자, 한국청소년학회가 주최한 제41회 21세기 

청소년포럼 토론회 발표자료, 2003년 일본의 4개 지역 6개의 청소년시설을 방문했던 

기록을 담은 청소년지도자 해외연수 보고서,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이 펴낸 청소년

정책론 교재 등. 명단 속에는 아직도 현장에 남아 땀 흘리는 분도 있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분들도 있다. 현실에 대한 실망, 좌절, 

비판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변하여 왔고 발전해 왔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현재의 

세대가 은퇴하고 새로운 세대가 청소년현장에 들어올 때는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

하기 위해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이 논쟁하고 더 많이 부딪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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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청소년복지의 과제

조성희, 조규필, 정경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초당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1990년 전까지 청소년정책은 그 목표를 보호․선도․교화로 정하고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에 

중점을 둠으로써 청소년들의 현재의 삶이 유보되어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근원

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문화관광부, 1998). 1984년 「청소년 문제 개선 종합대책

(1985~1987)」 추진방안이 청소년의 정책계획의 첫 수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추진방안 제

목에서 사용된 용어에서도 사회가 바라보는 청소년에 대한 관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1991년에 청소년기본법의 제정과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이 수립되었으며, 1993년부터

는 5년 단위의 청소년육성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2022년까지 총 6차례의 걸친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그리고 2023년 3월 여성가족부 장관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

로벌 K-청소년”이라는 제목의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7차 

기본계획은 2023~2027년에 정부에서 추진할 청소년정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중

앙부처, 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세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와 중

요성이 있다. 

이번에 발표된 7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청소년 성장 기회 제공”과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며 1)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2)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3) 청소

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4)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5)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의 5개의 대과제에 14개의 중과제를 제시하였다. 7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5년 동안 어떤 청소년정책이 연차별 실행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될 것인가

를 전망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실천현장에서 청소년정책을 참고하여 실제 사업을 적용함

에 있어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정책 실행 과정 중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

여 예방, 적용시킬 수 있다. 

본 발표문은 7차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향후 5년의 청소년정책 가운데 청소년 복지 영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

서 정부에서 2023년 발표한 7차 기본계획과 6차 기본계획의 비교․분석을 통해 청소년복지 영

역이 정책적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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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관점과 내용

7차 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상 ‘기본이념’에 따른 4개 분야와 정책기반을 포함한 

총 5개 분야 기준으로 5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39개 소과제 및 108개 세과제로 구성되어 

있다(정부부처합동, 2023). 7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5개의 대과제에 14개의 중과제의 

주요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정책과제 

출처: 관계부처합동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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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과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과제1

건전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이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확대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청소년활동

기반 보강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과제2

청소년보호 

및 선도 

강화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 

중심의 

수련활동 

체계 구축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청소년복지

와 인권향상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과제3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친화

적 환경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과제4
청소년교류 

확대사업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강화와 

참여 확산

청소년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과제5

국민참여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추진체제 

정비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표 1> 제1~7차 기본계획 비교

통상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본계획에는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가장 먼저 제시된다(진미정, 2021). 7차 기본계획에서는 활동-지원- 보호- 참여 순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기존 기본계획에서 복지 용어는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제로 언급되지 않고, 2

차부터 6차까지는 2번째 혹은 3번째 과제로 언급되었다. 

7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며 청소년 성장기

회 제공과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복지 영역은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7차의 과제의 복지 영역 특징은 복지라는 용어 대신 지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7차 기본계획의 복지 영역은 무엇보다 복지 지원 체

계를 더욱 촘촘하게 정비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그 지원 체계는 근거 기반의 정책 지원이라

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7차 기본계획에서 복지 영역은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정책과제 하위에  ‘위기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의 

3가지 과제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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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구분 내용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과제1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

Ÿ 위기청소년 발굴 및 치유지원 강화

Ÿ 지역 중심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Ÿ 정보시스템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운영

과제2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Ÿ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Ÿ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Ÿ 후기 청소년(19~24세) 안정적 삶 지원

과제3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Ÿ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Ÿ 청소년(한)부모 생활‧양육 지원

Ÿ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

Ÿ 장애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표 2>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의 과제

3. 제6차 기본계획과 제7차 기본계획의 비교 분석틀과 결과 

1) 기본계획 연구분석 틀

이경호, 조대연, 장은하(2023)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비교 분석틀로 제시한 Mintzberg, 

Ahlstrand, & Lampel(1998)의 전략적 사고 모형(Strategic Thinking Model), Cooper, Fusarelli 

&Randall(2004)의 4차원 정책분석 모형(The Four Dimension Model), 그리고 Stufflebeam(1973)

의 CIPP모형을 조합하여 제시한 정책 연구분석 틀을 참고로 분석하고자 한다. Mintzberg, 외

(1998)의 전략적 사고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세 쌍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Above와 

Below로 숲과 나무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전체와 부분에 대한 균형 잡힌 고려를 의미한다. 

둘째, Ahead와 Behind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과거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셋째, Beside와 

Beyond로 기존의 정책에 대한 대안적 접근과 정책 형성의 맥락과 관련된다. 이러한 세 쌍의 

요인은 평생교육정책 분석과 관련하여 정책 이념 목표, 정책 구조 영역, 정책 주체 대상이라

는 측면에서 분석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이경호 외, 2023). Cooper 등(2004)은 기존의 정책 

분석이 특정 이론 중심으로 협의적으로 보는 경향성을 지적하면서 여러 관점들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정책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다차원의 분석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범적 

차원(Normative Dimension)에서는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 철학 등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분석하고, 구조적 차원(Structural Dimension)에서는 정책 형성과 실행을 위한 조직구조가 어

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관심을 두면서 이러한 측면을 지원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기

술적 차원(Technical Dimension)에서는 체계이론(Systems Theory)적 관점에서 일련의 자원 투

입(Input), 실행 과정(Process), 평가(Evaluation)라는 과정을 분석하며, 구성적 차원(Constit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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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 및 활동에 관심을 두고 이들이 어떠한 상호관계를 

맺고 활동하는가를 분석한다(이경호 외, 2023). CIPP모형은 상황(Context), 투입(Input), 과정

(Process), 산출(Product)이라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경호 등(2023)의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Mintzberg 외(1998)의 전략적 사고 모델과 

Cooper 외(2004)의 4차원 정책분석 모델, 그리고 Stufflebeam(1973)의 CIPP 모형을 조합하여 

정책 분석의 틀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경호 등(2023)에서 사용한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

되 정책 목표, 영역, 정책 대상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맞게 연구자가 범주를 재구분하였으

며 그 내용은 <표 3>와 같다.

분석차원 이념- 목표 과정 영역 대상

분석요인
Ÿ 개인성장

Ÿ 환경조성

Ÿ 환경(상황)

Ÿ 기회확대(투입)

Ÿ 질 제고(과정)

Ÿ 결과인증(산출)

Ÿ 추진체계

Ÿ 발굴

Ÿ 지원․치료

Ÿ 자립

Ÿ 일반청소년(청년)

Ÿ 위기청소년

Ÿ 소외(취약)청소년

Ÿ 제공자

<표 3> 연구분석틀

첫째, 분석준거인 정책 이념 목표 분석차원에서는 청소년정책이 추구하는 이념 및 목표를 

분석의 차원으로 고려한다.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

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이며 정책목표는 청소년 자립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7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으로 비전을 제시하였고, 

목표는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과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념- 목표 차원에서는 청소년 개인의 성장과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해 줄 환경 조성이 어떻

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 영역은 추진체계, 청소년 복지 대상의 발

굴, 지원 및 치료, 청소년 자립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다. 셋째, 분석준거인 정책 대

상 분석차원에서는 기본계획의 복지 영역 수혜 대상을 구분하여 일반청소년(청년), 위기청소

년, 소외(취약)청소년, 제공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정책 과정 분석에서는 Cooper 외

(2004)의 다차원분석모형과 Stufflebeam(1973)의 CIPP모형에서 제안하는 분석요인들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한다. 정책 과정을 분석하는 구체적 요인들은 환경(상황), 기회확대(투입), 

질 제고(과정), 결과인증(산출)인데, 환경(상황)은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기반 강화에 해당하

며, 기회확대(투입)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 질 제고(과정)는 그간 진행된 계획의 질 제고 차원

의 내실화 강화, 결과(산출)는 청소년복지의 최종적인 투입에 대한 결과 분석이 포함되는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

제6차와 제7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각 정책과제들이 본 연구분석 틀의 어느 영역에 해당하

는지를 체크하고 분석틀에 맞게 분석 요인들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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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기본계획의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이념 목표 차원에서 개인 성장과 환경 조성

을 목표로, 개인성장 목표 20개 항목, 환경 조성 목표 9개 항목의 세부 과제가 추진되었다. 

정책과정을 살펴보면 환경(상황) 측면에서 6개의 세부 과제, 기회확대(투입) 측면에서 19개의 

세부 과제, 질 제고(과정) 측면에서 4개의 세부 과제가 추진되었다. 또한 정책영역으로는 추

진체계 영역에 5개, 발굴 영역에 2개, 지원 및 치료 영역에 16개, 자립 영역에 5개의 세부 과

제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정책대상의 경우에는 일반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세부 과제가 

3개, 위기청소년 대상 9개, 소외(취약)청소년 13개, 제공자 4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확인되었

다.

제7차 기본계획의 분석결과는 <표 5>에서와 같이, 이념 목표 차원에서 개인 성장과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인성장 목표 19개 항목, 환경 조성 목표 10개 항목의 세부 과제가 추진되

었다. 정책과정을 살펴보면 환경(상황) 측면에서 10개의 세부 과제, 기회확대(투입) 측면에서 

17개의 세부 과제, 질 제고(과정) 측면에서 2개의 세부 과제가 추진되었다. 또한 정책영역으

로는 추진체계 영역에 9개, 발굴 영역에 6개, 지원 및 치료 영역에 7개, 자립 영역에 7개의 

세부 과제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정책대상의 경우에는 일반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세부 

과제가 4개, 위기청소년 대상 10개, 소외(취약)청소년 7개, 제공자 8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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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념, 

목표
정책과정 정책영역 정책대상

추진과제

개

인

성

장

환

경

조

성

환 

경

( 상

황)

기

회 

확

대

( 투

입)

질

제

고

( 과

정)

결

과

인

증

( 산

출)

추

진

체

계

발

굴

지

원 ․
치

료

자

립

일

반 

청

소

년

( 청

년)

위

기

청

소

년

소

외

청

소

년

제

공

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을 활

용, 위기 청소년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운

영

o o o o

위기청소년 발굴-진단-분석평가 체계 고도화 

및 혁신
o o o o

사회안전망과의 조기 연결을 위한 현장 아웃리

치(거리･사이버) 활성화
o o o o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서비

스 제공
o o o o

주거우선(Housing First)의 자립 여건 마련을 위

한 청소년(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o o o o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19~24세) 사회진출 지원 o o o o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한 학업 중단 예방
o o o o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연계
o o o o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학업･취업･자립 등 맞춤

형서비스 지원
o o o o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 전환 o o o

청소년쉼터 전문화･특성화 및 이용 문턱 낮추기 o o o o

주거 취약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위기의 회전문 차단
o o o o

비행 예방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강화 o o o o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 강화 o o o o

학교에서의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o o o o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

공
o o o o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 o o o o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및 사회적응 지원 o o o o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o o o o

청소년 한부모 자립기반 지원 o o o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강화 o o o o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상 각종 교육비 지

원 확대
o o o o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o o o o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 o o o o

미취업 저소득 청소년 구직활동비용 지원 o o o o

저소득층 취업 청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기반 지원
o o o o

초등돌봄서비스 단계적 확대 o o o o

취약계층 돌봄공백 해소 지원 강화 o o o o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 추

진
o o o o

합계 20 9 6 19 4 5 2 16 5 3 9 13 4

<표 4> 제6차 기본계획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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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념, 

목표
정책과정 정책영역 정책대상

추진과제

개

인

성

장

환

경 

조

성

환 

경

( 상

황)

기

회 

확

대

( 투

입)

질

제

고

( 과

정)

결

과

인

증

( 산

출)

추

진

체

계

발

굴

지

원 ․
치

료

자

립

일

반 

청

소

년

( 청

년)

위

기

청

소

년

소

외

청

소

년

제

공

자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상담 지원 확대 o o o o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특화서비스 제공 o o o o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유인프라 확대 및 지원 o o o o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o o o o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확대 운영 o o o o

전문기관-학교 간 청소년 위기 공동대응 협력 o o o o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o o o o

청소년상담1388 시스템 고도화 o o o o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협력 강화 o o o o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진로지원 확대 o o o o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 o o o o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프라 확대 o o o o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o o o o

가정 밖 청소년 경제 및 주거지원 확대 o o o o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기반 강화 o o o o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이용 지원 내실화 o o o o

후기 청소년 진로 직업교육 실시 o o o o

후기 청소년의 창업시장 진입 지원 o o o o

후기 청소년 취업 지원 o o o o

후기 청소년 건강 및 주거 지원 o o o o

다문화가족 청소년 학습 및 사회적응 지원 o o o o

이주배경 청소년 종합 통계 구축 및 지원 o o o o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및 학업 지원 o o o o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o o o o

가족돌봄청(소)년 실태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 o o o o

가족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o o o o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 o o o o

채무상속 위기청소년 법률지원 제공 o o o o

장애청소년 부모 지원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

원방안 마련
o o o o

합계 19 10 10 17 2 9 6 7 7 4 10 7 8

<표 5> 제7차 기본계획 분석 결과 

제6차 기본계획과 제7차 기본계획의 분석틀에 따른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제6차 기본

계획과 제7차 기본계획 모두 환경 조성보다 개인성장에 대한 과제 비율이 높은 편이다. 7차

는 6차에 비해 환경 조성에 대한 과제비율이 높아, 정책과정에서도 환경(상황)에 대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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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6차 기본계획에 비해 70% 향상되었다. 정책영역에서는 제6차 기본게획은 지원․치료의 

직접적 개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제7차 기본계획은 추진체계 영역이 가장 높은 비율

을 나타냈다. 정책대상은 제6차 기본계획은 소외청소년과제가 가장 많았으나, 제7차 기본계

획은 위기청소년 과제가 가장 많았고, 시스템 구축 부분의 강화로 복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도화된 정보활용 및 데이터 기반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제 비율이 제6차 기본계획

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6차 기본계획 7차 기본계획

이념 및 목표
개인성장 20 19

환경조성 9 10

정책과정

환경(상황) 6 10

기회 확대(투입) 19 17

질 제고(과정) 4 2

결과인증(산출) - -

정책 영역

추진체계 5 9

발굴 2 6

지원․치료 16 7

자립 5 7

정책대상

일반 청소년(청년) 3 4

위기청소년 9 10

소외청소년 13 7

제공자 4 8

<표 6> 제6차 기본계획과 제7차 기본계획의 분석결과

4. 제6차 기본계획과 제7차 기본계획 복지 영역 정책 내용 비교를 통한 향후 정책 제안

4장에서는 제6차 기본계획과 제7차 기본계획의 복지 영역의 과제별 주제 주요 키워드를 

비교해 보고 각각의 과제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1) 과제1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

(1) 치유 인프라 확대 추가

-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경우 기존 상담복지센터 지원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해왔으나, 

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고위기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쉼터에서 

조기발견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스크리닝 수준에서 심도있는 상담 및 치료가 이루

어지기 위해 고위기 문제 관련 전문인력의 확충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원활

한 연계가 요구된다.

- 정서행동특성검사는 기존에 실시해 오던 것을 기본계획에 포함한 것으로, 검사 자체보다

는 검사 후 실질적인 고위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7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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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리사의 배치 및 심리외상 지원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정서행동특성검사 : CPSQ(초등생), AMPQ(중고생)

-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 내 “약자 프렌들리 사업”의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 밖 

청소년(꿈드림) 및 가정 밖 청소년(쉼터)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부처 협력사업

으로 연계운영하는 것이 아닌 예술치유사 파견 등을 제공하는 치유 프로그램으로의 실시를 

제안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 협력으로 위센터, 위클래스, 위스쿨 등을 대상으로 

치유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청소년동반자의 맞춤형 사례관리 및 위기수준별 상담

- 청소년동반자(YC)는 6차 계획 시기에 1,146명(‘17) -> 1,363명(’22)으로 5년간 19% 증

가하여 수요가 입증되어 왔다. 제7차 계획에는 맞춤 사례관리 및 위기수준별 상담을 위해 동

반자 확대 및 처우개선을 제시했으나, 동반자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인과성이 다소 모호한 제

안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의 역할 수행을 위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인원 확대와 전문

성 증진이 요구되는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청소년동반자 인원 : 1,146(‘17) → 1,261(‘18) → 1,313(‘19) → 1,349(’20) → 

1,354(‘21) → 1,363(’22)

(3)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의 확대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에 따라 지자체에서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가 위기청소년 보호

라는 공적 사무를 시행할 주체임에도 초기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작되었기 때

문에(김지연, 2021) 운영지역이 아직 전국 지자체의 1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지자체 : 9개(’20) -> 15개(‘21) -> 20개(‘22) -> 22개(‘23)

- 지자체 합동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예산을 지원하며(국비와 지방비 각 50%), 운영

지역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법조문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 성격이

므로 7차 시기에도 역시 전국적인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기존의 청소년안전망 협의체(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가 2021년 법개정을 통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2021년 변경되었으나, 그에 따른 역할 변화로 어떻게 청소년안

전망 운영을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위기사례 발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역할 개선이 명시

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중심의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위기 사례관리

- 6차 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로 확대 설치된 청소년안전망이 7차 시기에는 내실을 

기하고, 고위기 청소년 대응에 특화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안전망 설치 : 224개(‘17) → 226(’18) -> 231(‘19) → 236(’20) → 2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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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22)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0개소 설치

-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유형별 지원기관 연계 및 공동대응이 필요한데, 이를 통제 조율할 

거버넌스 역할이 요구되지만, 제7차 계획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지자체 청소

년안전망팀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설치된 지역이 제한적이

라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7차 기본계획에 ‘단계적 확대’라는 모호한 표현보다 좀 더 구체적인 설치 목

표를 제시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통해 예산 확보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청소년안전망데이터센터가 설치되어 

‘23년 상반기 오픈 예정으로, 위기청소년 지원 시설(기관)별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 

이력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고, 위기유형에 따른 맞춤식 통합 사례관리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적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2항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신설(’21.3.23)

- 현재까지 주로 여성가족부 지원 시설들 간의 DB 연동이 구현되어 있는데, 제7차 기본계

획에는 위기청소년 발굴단계에 있는 타 부처 연계 대상에 대한 DB 연동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드림스타트 및 아동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 학업중단 학생(교육부), 심리취약 

병역의무자(병무청), 선도프로그램 이수자(경찰청) 등 타 부처 연계 대상 DB와의 연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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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2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협력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인 연계와 연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보 연계 가능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및 고교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방안의 검토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과 위기청

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연계가 추진되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관련 정보가 곧장 

연계되도록 교원연수활성화 및 정보연계 모니터링 강화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홍

보 활성화가 추진되었다.

-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

되고 추진되어 온 것에 비해 연계 가능 대상의 확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위기청소년통합지

원정보시스템에 학교 밖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사각지대발굴에 있어 제도인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차원

에서 교원연수활성화 및 정보연계 모니터링 강화 및 센터 홍보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 온 것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①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진로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학자금 지원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추진, 청소년생활기록부 인정 반영하는 대학 단계적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

소년 학업과 진로 지원 강화가 추진되었다. 

-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과 진로탐색과 개발을 통한 취업 강화, 청소년 작업장, 

내일이룸학교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취업 지원 강화의 방향에 더하여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비대면 교육 강화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온

라인 교육플랫폼 구축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며, 학자금 지원 제도의 개선, 대학 입시에서의 차별 완화 역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

신들의 계획에 따라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제7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

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동안 주요하게 관심을 두고 추진해 온 

심리적 지원과 진로 탐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요와 학습 역량을 충분히 감안한 교육 내용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학습이 가지는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

의 병행과 학자금 지원 제도의 개선 및 청소년생활기록부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의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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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노력과 실제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③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인프라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전용 공간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종사자의 단계적 확충 및 청소년복지시설과의 연계 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대될 것

으로 기대되며, 종사자의 확충과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역량도 증대될 것

으로 판단된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시설 및 인적 인프라의 제약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를 기반으

로 한 구체화된 목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종사자의 단계적 확충과 함께 현재 청소년지

도자들의 처우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유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와 함께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성과

와 발전 방안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기반으로 콘텐츠의 개발과 고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2)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①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안정적 토대 마련

- 가정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강화 및 안정적 자립의 토대 마련을 위하여 대학 장학금 및 

행복기숙사 우선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원금 제공, 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 확

대 및 지자체 자립정착금 확대, 자산형성 및 관리 사업 연계,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추진되어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안정성과 학업 및 취업을 포함한 진로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 이전에 추진되었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한 주거 우선 지원 미 복지시설 이용의 병행

에 비해 주거지원의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지자체 자립정착금의 경우 실제 지원 

규모가 안정적 주거 형성에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지자체간 지원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방안으로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학업 및 취업 등의 진로

지원 강화에 있어 지원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학업 유지의 상황에 기반한 제도 

보완과 프로그램 참여 이후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

다.

②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기반 형성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기반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한 복지시

설 입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구체화, 자립지원관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게 되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의 제도적 접근의 토대 형성과 지원 인프라의 확대에서 긍정적인 효

과가 예상된다.

- 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보호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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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차이를 보이는 심리적 자립에 영향을 주는 가족 관련 이슈 및 심리정서적 이슈에 대

한 지원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전국적인 확대

와 함께 해당 기관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후기 청소년(19~24세)의 안정적 삶 지원

① 후기 청소년의 진로·직업 교육 및 취창업 지원

- 후기 청소년의 안정적인 삶을 형성하는 소득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공간을 중심으

로 한 진로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기업가 정신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청소년창업사관학

교 운영, 일자리 경험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 후기 청소년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된다.

- 후기 청소년의 경제적인 안정을 높이기 위한 진로·직업 교육 및 취창업 지원에 있어서 

후기 청소년들의 수요와 노동시장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한 교육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과 창업에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류의 과정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

한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② 후기 청소년 건강 및 주거 지원

- 후기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건강과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마음건강바우

처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상담과 군상담관 제도를 활용한 군복무 후기 청소년 지원, 

공공임대 및 청년유형 전세임대를 통한 주거지원을 통해 후기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건강

과 주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후기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건강과 관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군상담관의 경우 

지속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처우와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상담에 대한 충분한 슈

퍼비전을 통해 실효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임대 및 청년유형 전세

임대의 경우 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후기 청소년들이 실제 해당 정책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해당 정책 수요를 토대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3) 과제3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1)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가족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다

문화 가족 자녀의 차별은 증가(2015년 6.9%-> 2018년 9.2%)하기에 인종차별과 관련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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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한국어교육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레인보우스쿨은 

2022년 기준 15개 지역, 27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결혼이민자 

자녀성장 프로그램은 2020년 196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족센터는 전국 2023년 기준 243개소가 운영 중이다(가족센터 홈페이지 참고). 전국의 가

족센터에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고 

찾아가는 교육과 원격학습 콘텐츠 제공 등이 제시되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장 큰 어

려움은 한국어 사용이지만 이 언어 문제만의 접근으로 이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족센터의 접근성과 인적, 물적 자원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들과 협업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한)부모 생활‧양육 지원

- 청소년한부모 가정에게는 일반 가정의 아동수당(2023년 만 8세 미만 10만원)보다 소득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으로 아동양육비를 2023년 자녀 1인당 20만원을 1년간 지급하고, 이

후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

다. 아동 양육 수당의 차별적 제공 외에 청소년한부모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돌봄과 생계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감당해

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제7차 기본계획에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통

합사례관리가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한부모들의 각 가정을 월 1회 방문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자녀 양육 및 실질적 지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시

행이 필요하리라 본다.  

(3)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

-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은 제7차 기본계획의 새로운 정책과제이다. 신 소외 청소년

이라는 지원은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 발굴이며 소외받지 않고 촘촘하게 정책을 실행하려는 

노력이라 환영하는 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 신 소외 청소년의 발굴 조

사 및 정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발굴한 후 지원체계 마련 및 운영이라고 대부분 명시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살펴보기 어렵다.  

- 신 소외 청소년을 포함하여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통합 사례 관리를 할 수 있

는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기존 조직을 활용한다면 청소년 영역에서는 일시청소년

쉼터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지원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청

소년복지센터로 기존 시설들을 통합 구성하여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센터는 청소년 자녀가 있으면 보호자이든지, 청소년이건 상

관없이 누구든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창고이며, 사례관리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사례관리를 포함하여 복지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은 필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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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된다. 

(4) 장애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 장애청소년의 경우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경계선 지적 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의 줄임말인 경계선 지능은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다. 경계선 지능의 출

현율은 전체 인구의 13%(서해정, 박현숙, 이혜수, 2019)이다. 학교에서는 느린 학습자며 학습

적 지원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들이 성장하여 중․후기 청소년이 되면 범죄의 피가해자, 고용과 

남자 청소년의 입대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고립과 피해가 예상된다. 생애주기별 맞춤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 최근 청소년복지시설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입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복

지시설 등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사례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것보

다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 투입의 1.5~2배 실무자들의 노력이 요구되기에 실질

적인 지원비 증액이 요구된다.     

복지영역에서는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기 전엔 학생이기에, 학교에서 초기 지

원 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사회복지사 운영 강화와 

청소년지도사 학교 파견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개입으로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청소년이 속한 가족 단위의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정책적 대

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구분 6차 7차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치유

조기발굴

○ 아웃리치+사이버아웃리치

학교전담경찰관(경찰청)

유해환경감시단 연계

광역 아웃리치 위한 거점 쉼터 지정

랜덤채팅앱, 검색포털 이용자 대상 위기

개입

○ 아웃리치+사이버아웃리치

유해환경감시단 연계

1388 청소년지원단

Wee센터 등 위기학생 상담(교육청)

인터넷카페, SNS 활용

고위기 

치료지원
 미제시

○ 고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개입

위기진단 및 연계

  * 쉼터 등 위기스크리닝 척도 검사(자

살, 학교폭력, 학대 등)

  * 초·중·고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상담복지센터 내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임상심리사 배치

전문기관 연계 청소년 심리외상 지원 추

진(법제화 추진)

치유 

인프라
미제시

○ 정서행동문제 치유인프라 확대

- 디딤센터 : 중앙(‘12 용인), 경상권

(’21 대구), 호남권(‘26 익산, ’27 광

주)

산림(숲)교육·치유 인프라 확충

  : 행위중독 예방특화 프로그램, 생활권 

<표 7> 6차 기본계획과 7차 기본계획의 복지 영역의 과제별 주제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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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차 7차

주변 산림교육·치유 인프라 확대

상담채널
○ 1388, 문자, 사이버상담, 성매매피해

상담 등 초기개입

○ 청소년상담 1388 시스템 고도화

- 비대면 상담채널(전화, 모바일, 사이버) 

시스템 통합

  * 도서산간 화상상담 구축

24시간 전문상담인력 확충 : 상담 대기

시간 단축

지역중심 

위기

청소년 

지원확대

청소년

안전망

○ CYS-Net 전국 확대

○ 상담복지+활동 통합운영 유도

○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아동학대, 가정폭력, 재소자가정, 보호관

찰, 자살 유가족 등의 복합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위기유형별 지원기관 연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센터, 쉼터, 드림마을 등)

○ 전문기관-학교 위기 공동대응

-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교육청 협업체계 구축

청소년

동반자

○ 고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군장병 

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 및 위기수준별 상담

청소년동반자 확대 및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서비스 기반 구축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 CYS-Net 운영 활성화

학교 안팎의 청소년폭력이나 위기 사안에 

대해 협의체(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작

동

○ 사회·심리적 외상 대응

광역단위 긴급지원팀 구성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확대

  : 22개(‘23) -> 단계적 확대

  : 전담공무원,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배치 확대

○ 학교 안 위기사례 발굴을 위해 협의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등에 교육청 적

극 참여

위기

청소년

정보

시스템

위기

청소년 

DB

○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

스템 구축

 - 상담복지개발원 중기 정보화전략 추

진(‘18년~)

 - 빅데이터 분석기반 상담복지센터 이

용자 특성분석을 통한 상담서비스 질 제

고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

축·운영(‘23 오픈예정) : 서비스이력 

관리

 - 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쉼터, 자립지원

관, 회복지원시설 등

 - 개발원 내 청소년안전망데이터센터 

설치

 - 사후관리 추진

○ 위기청소년 DB 통계분석 기능

 - 위기청소년 정형·비정형 통계 생산

으로 맞춤형 분석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학교밖청

소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작업

장’ 활성화

: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작업장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

교’ 운영 활성화

: 직업 교육의 연계 체계 강화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취･창업기반조성 및 

자립동기 강화

: 진로탐색 및 설계 지원 및 진로 체험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협력 강화

: 고등학생까지 확대 및 고교 미진학 청

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위기청소년통합

지원정보시스템 연계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진로지원 확대

: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사회성 훈련 프

로그램 개발

: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 학자금 지원 확대

: 청소년생활기록부 인정 대학 확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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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차 7차

: 전용 공간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

인 플랫폼 고도화

: 종사자의 단계적 확충 및 청소년복지시

설과의 연계 강화

가정밖청

소년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 전

환

: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명칭 변경

: 가정밖 상활에 맞춘 지원보호대핵 마련

: 입소기간 중심의 시설 구분을 기능 중

심으로 개편

청소년쉼터 전문화·특성화 및 이용 문턱 

낮추기

: 보호청소년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

스 제공

: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쉼터 확대

: 거리상담 현장전문인력 확보

: 길거리 배회 및 성매매 유입 등의 유해

환경 노출 방지

주거 취약 가정 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한 주거 우선 지

원

: 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

담·직업훈련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안정적 토

대 마련

: 대학 장학금 및 행복기숙사 우선 지원

: 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 확대 

및 지자체 자립정착금 확대

: 자산형성 및 관리 사업 연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기반 형성 경

제 및 주거지원 확대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한 복지시

설 입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 구

체화

: 자립지원관의 전국적 확대

후기청소

년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청소년(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　‘워크넷’과 연계한 정보제공 및 참

여 신청 편의성 제고

: 청소년(청년) 특화 “청년내일찾기패키

지”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취업 인프라 개선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취업 확대추진

: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고졸채용 유도

청소년(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중소기

업 청소년(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도입

: 청소년(청년)구직촉진수당 확대 개편

: 블라인드 채용 등 청소년(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

: 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소년(청년) 의

무 고용제 내실화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체계적 창업 준비 교육 및 지원 내실화

: 창업교육 및 동아리 활동 내실화, ‘대

학창업펀드’ 조성

: 창업교육 수료 후 부처간 연계를 통해 

단계별 창업 지원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벤처 

기업 자생력 제고 

[후기 청소년(19~24세)의 안정적 삶 지

원]

후기 청소년의 진로·직업 교육 및 취창

업 지원

: 청소년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진로프

로그램 및 교육 지원

: 기업가 정신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청소년창업사관학교 운영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지속

후기 청소년 건강 및 주거 지원

: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및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통한 상담

: 군상담관 제도를 활용한 군복무 후기 

청소년 지원

: 건설형 공공임대 및 청년유형 전세임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강화



조성희, 조규필, 정경은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청소년복지의 과제

43

구분 6차 7차

: 청년 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창업 노하우 공유･축적 될 수 있는 협

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 확산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 조성

: 대학 및 연구소의 스타트업, 벤처투자 

환경 개선

: 글로벌 스타트업 성장채널 구축 및 현

지진출 활성화

: 창업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소시키

기 위한 제도적 지원마련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 학교협동조합 활동 지원 방안 모색

: 청소년시설 내 청소년협동조합 활동 장

려

: 청소년시설의 청년 사회적 경제활동 거

점화

청소년 

유형별

(대상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다문화교육

교원의 다문화 역량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한국어 교육

학습지원

사회적응

진로지원 

멘토링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학습 지원

사회적응

이주배경청소년 종합 통계 구축

한국어 교육

심리상담

진로지도

청소년(한

)부모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양육비 지원

양육환경 개선

무료법률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

임대주택 지원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 생활‧양육 지원]

자립지원 통합사례관리

학습(학업)지원

양육비 지원

저소득층- 

신소외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생활비, 치료비, 학업 및 교육비, 구직활

동, 자립 지원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돌봄서비스 지원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가족 위기 청소년 지원- 수용자 자녀 현

황 조사 및 지원, 자살사고자 유족 청소

년 사례관리

은둔형 청소년-실태조사 및 지원

채무상속 위기청소년 법률지원

장애 및 

경계선지

능 청소년

-

[장애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중증장애아동 가족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조기 확인 및 지원(학교 

및 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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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오며

본 발표문은 제6차 기본계획과 제7차 기본계획의 정책 내용을 분석틀에 따라 분석해 보며, 

함께 과제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방향 설

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제공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다만 기본계획을 분석함에 있어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본 발표문은 청소년육성의 범주를 

활동, 보호, 복지로 구분하는 청소년기본법의 구분에 따라 기본계획 내 청소년복지 타이틀로 

구분되는 영역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복지 분야의 범위는 학자마다 바라보는 관점

이 달라 범위 설정의 적절성 등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6차 기본계

획과 제7차 기본계획 비교만 이루어졌기에, 제1~7차 기본계획의 복지, 보호, 활동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거시적으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

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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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공간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

강영배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1. 서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청소년계에는 주기적으로 시련의 역사적 경험들이 존재

해왔다. 19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로 인해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이 사망한 사고, 2013년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실시된 사설 해병캠프에 참가한 고등

학생 5명이 사망한 사고,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던 세월호의 침몰로 인해 성남 단

원고 고등학생 325명을 포함한 29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그리고 2022년 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접촉 제한 등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률이 급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은 심각한 경영 악화, 존재감 약화 등과 같은 고난의 시

간을 경험하였다.  

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 이런 것일까? 2020년 봄부터 시작된 암울했던 코로나19 시대가 

최근 들어 엔데믹(endemic)의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서서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고 있다. 몇 년에 걸쳐 펜데믹(pandemic)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는 청소년시설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시설 및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대비될 만큼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강영배, 2023).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 청소년활동 영역에서는 ‘오프라인(off line)에 기반을 둔 대면(face to face) 

활동’이 상수였으나, 청소년시설에서는 본의 아니게 오프라인과 대면을 대체할 수단을 강구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초기 단계였던 2020년에는 청소년시설들이 

기존의 시설 및 공간으로는 비대면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라인

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시설과 종사자들은 변

화하는 시대 및 사회 환경에 대한 대응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

로나 시대, 즉,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

게 되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22)가 발간한 『2022 청소년수련시설 통계편람』

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813개소이

며, 이 가운데 청소년수련관이 195개소(24.0%), 청소년문화의집 313개소(38.5%), 청소년수련원 

156개소(19.2%) 그리고 청소년야영장 32개소(3.9%), 유스호스텔 103개소(12.7%), 특화시설 14

개소(1.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시설 가운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각각 

4개소, 18개소 증가하였으나,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은 각각 4개소, 5개소로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숙박을 동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과 유스

호스텔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 관련 안전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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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일부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수가 감소한 경우는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매년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청소년수련시설 연도별 설치 현황

출처: 김경준 외(2021)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64%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반에 건립된 상태로, 청소년시설의 디지털전환 관련 인프라 확충은 일부 신축건물에 위치한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또한 디지털 전환 관련 인프라 

확충은 국립시설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간 및 시설 재구조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의지

와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 기관 및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재구조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이며, 청소년시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

한다. 

올해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첫 해이다. 비전을 비롯하여 주요 정책과제

에 디지털이라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키

워드가‘디지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역량, 디지털 기반 활

동, 디지털 교육, 미지털․미디어 문해력,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윤리규범, 디지털활동 공간 

구축 등 청소년시설 및 활동과 관련하여 디지털이라는 표현을 빼놓고서는 청소년시설과 활

동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다섯 가지 

대과제 가운데 하나인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제시된 중과제를 중심으로 청

소년수련시설의 공간 및 시설의 재구조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청소년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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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수련시설과 정책환경

먼저,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은 1992년 청소년기본법 시행 이래 현재까

지 양적 성장을 이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은 어떠한가? 앞에

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는 1991년 12월,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현재 전국에 813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한

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자료1)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2년 이전 청소

년수련시설은 총 155개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에는 560개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전국에 813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 운영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생활권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숙박을 동반하지 않

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덜 겪는 편이다. 

즉,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은 자연권 수련시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

건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 이용률의 변동폭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적 흐름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 기

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그리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상에 제시된 청소년시설 운영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http://youthnet.or.kr/?page_id=80&page=4)

주 요 내 용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3-2017)

Ÿ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사회청소년센터’로 개편하고 종합지원 기능 

강화 및 설치 확대 추진

Ÿ 특성화된 국립청소년시설 확충

Ÿ 수련시설 안전점검․종합평가 주기 강화(3년→2년)

Ÿ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community workplace) 추진(제6차 기본계획에 

반영, 지자체 주도)

Ÿ 청소년 직업체험으로 특화된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 건립 추진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8-2022)

Ÿ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을 놀이․여가 공간 개선 및 확충

Ÿ 청소년수련시설 등 STEAM․ 메이커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및 

활동모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Ÿ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청소년활동 성과의 집적 및 공유기반 마련

Ÿ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청소년센터, 청소년자유공간, 

청소년아카데미)

Ÿ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공간 확충

Ÿ 청소년인구,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3-2027)

Ÿ 디지털 기반 활동 기회 확대(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통해 코딩, 드론체험, V

R․AR 등 디지털 관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확대 등)

Ÿ 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 구축

Ÿ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활동공간 구축

Ÿ 청소년 수련시설 내 체육관 등을 활용하여 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스포츠 및 

생활체육 활동 지원

<표 1> 청소년정책기본계획(5차-7차)에 언급된 청소년시설․공간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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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5차, 제6차,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발췌

먼저,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소년시설 관련 과제의 핵심은 안전점검 강화, 국

립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의 재검토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수

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상 차이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

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재편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

계획까지 이어지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조리공간 등 진로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확충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내 공간의 재구조화에 대한 시

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 공간 내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는 휴게 및 힐링 공간의 조성과 더불어, 메이킹, 미디어 콘텐츠 제작 체험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기술을 체험하거나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디지털 플랫폼에 탑재하여 

관리,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유튜브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형태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구성 

및 설비 확충,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간 조성 등의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시설의 가장 큰 

책무로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된 내용에는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디지털 활동 공간을 구축한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공간 구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에서 기존의 시실 및 공

간으로는 이러한 활동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의 소규모 도시에 설치된 청소

년시설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 공간 그리고 장비의 준비

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지역의 경우, 재정적 여력의 부족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을 재구조화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

이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의 청소년활동역량지표에는 디지털 관련 역량이 포함되어 있

지 않기에 지표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디지털역량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시설․공간과 디지털 전환

한편, 정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

Ÿ 청소년수련시설 정보관리 체계화

Ÿ 지역 내 소규모 청소년활동 공간 설치․운영

Ÿ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 내 청소년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후기청소년 진로프

로그램 지원

Ÿ 청소년지도자 대상 디지털 전문교육 역량 제고 지원

Ÿ 청소년수련시설 용어 개선 및 맞춤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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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월 2023년부터 2007년까지 적용되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이 발표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디지털(digital)’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이라

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적 장비들의 정보처리방식이 디지털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즉, 현대사회는 디지털의 사회이며,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이 상수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것이다. 최근 들어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역량

(digital literacy) 라고 하는 용어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살아갈 시대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정도, 방식 등이 삶

의 질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표 2> 디지털 전환 개념 정의

출처: 신기윤, 여영준, 이정동(2020), p. 4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제

시하고 있다. 청소년분야에서 이들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은 청

소년시설 및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시설, 공간 그리고 장비 수준으로 현대 사회

가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 함양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디지털 전환의 요구가 3년간에 걸친 코로나19 상황을 

거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2013-2017년의 핵심적 화두가 되는 것은 지극

히 상식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청소년분야에 있어 중요한 화두는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일 것이다. 2015년 UN에서 2030년까지 성취해야 할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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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목표 17가지를 제시하였고, 각 국가, 지자체 그리고 기관별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청소년분야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 

급격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청소년시설의 지속가능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

지는 합계출산율이 1점대(1.52)를 유지하다 2019년부터(0.918) 0점대로 진입한 이래 매년 감소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요 이용자가 청소년이란 점에서 인구

의 감소는 청소년 이용률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감소는 청소년

분야 생태계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간과 

설비 등이 청소년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여 구축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설치 기준

(개별 기준)은 청소년시설의 공간 구성의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거나 개별 시설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청소년수련시설 설지 기준(개별 기준)

출처: 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한편, 김경준 외(2021)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시설 내 가장 필요한 시설․공간이 무

엇인지 그리고 청소년시설 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설․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

과, 먼저 필요한 시설 및 공간으로는 공통적으로 활동시설과 휴게실이라고 응답하였다. 여기

서 말하는 활동시설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

2)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2023년 4

월 24일 인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실내집회장 활동시설 생활관

체육활동장 휴게시설 식당

자치활동실 위생시설 실내집회장

특성화수련활동장 기타시설 야외집회장

상담실 체육활동장

휴게실 수련의 숲

위생시설 강의실

지도자실 특성화수련활동장

기타설비 지도자실

휴게실

비상설비

기타시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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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공간 및 시설을 희망하는 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시설 및 

공간으로는 휴게실과 댄스 및 악기 연주 연습이 가능한 공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흔히, ‘인식은 경험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다. 즉, 청소년들은 디지털 기

술이 접목된, 힐링이 되는 그리고 창의적이며 영감을 주는 공간적 체험을 한 경험이 부족하

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4> 청소년수련시설 내 가장 필요한 시설․공간

출처: 김경준 외(2021)

<표 5> 청소년수련시설 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설․공간

출처: 김경준 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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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청소년센터 주요 기능(예시)

출처: 여성가족부(2020), 보도자료(2020. 5.11)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인 2021년 5월 11일 발표한 보

도자료에서‘청소년 친화적 시설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보도자료3)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시설을 디지털․글로벌화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환경으로 개선하여 청소년 스스로 찾아가고 싶은 공간으로 변모를 추진한다’라고 언급

하면서,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체험 공간을 구

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에 설치된 청소년시설을 미디어 제작 및 활용이 가능

한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청소

년수련시설의 경우 시설재구조화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를 통해 조달이 가능하지만, 공립시설

의 경우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4. 청소년시설․공간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분석

1) 조사개요

대구시 지역에 소재한 청소년센터 공간 및 시설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디지털 스마트 센터 

모델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3월-4월이며, 조사대상은 대구

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성인이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임의표집방식으로 이루어졌으

며, 조사방식은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이다. 조사도구는 백기웅 외(2021)가 청소년센터의 

스마트 모델 개발 구축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토대로 연구자가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사

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3) 출처: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07( 인출일: 2023년 4월 26일)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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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청

소

년

성별
남 145 43.4

여 189 56.6

연령

초등학생 98 29.5

중학생 131 39.5

고등학생 98 29.5

대학생 4 1.2

기타 1 0.3

시설이용

경험

이용경험 있음 170 52.6

이용경험 없음 153 47.4

합    계 334 100.0

성인

성별
남 19 18.6

여 83 81.4

연령

30대 18 17.5

40대 78 75.7

50대 7 6.8

시설이용

경험

이용경험 있음 77 77.8

이용경험 없음 22 22.2

합    계 103 100.0

<표 6>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조사결과

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청소년센터에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청소년들의 경

우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현대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도,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에 개선 요구가 매우 

높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관심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 ‘온라인 청소년활

동 연결플랫폼의 간편성’ 등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 및 학부모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현대화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 7>,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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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청소년센터 향후 개선 사항(청소년)

번

호
문항

매우 

충분

조금 

충분

보통

이다

조금 

필요

매우 

필요
평균

1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20.1 16.9 31.7 16.9 14.4 2.89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현대화 21.3 17.6 30.7 15.0 15.4 2.86

3  청소년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응답 24.5 18.9 34.6 12.3 9.7 2.64

4  청소년의 질문사항에 대한 정확한 응답 24.5 17.6 34.8 13.2 10.0 2.67

5  나의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시 23.3 22.0 34.3 13.5 6.9 2.59

6  나의 질문에 대한 1:1 대화 이상의 정보제공 22.9 22.9 36.4 10.3 7.5 2.57

7  온라인 청소년활동 연결플랫폼의 간편성 25.2 17.0 32.7 14.5 10.7 2.69

8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관심주제의 자유로운 정

보교환
23.3 17.4 34.7 12.3 12.3 2.73

전체 응답률 및 평균 23.14 18.79 33.74 13.50 10.86 2.71

(단위 : %/점)

<표 8> 달성군청소년센터 향후 개선 사항(학부모)

번

호
문     항

매우 

충분

조금 

충분

보통

이다

조금 

필요

매우 

필요
평균

1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4.9 19.6 40.2 18.6 16.7 3.23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현대화 8.9 22.8 34.7 16.8 16.8 3.10

3  청소년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응답 17.0 18.0 29.0 20.0 16.0 3.00

4  청소년의 질문사항에 대한 정확한 응답 14.9 17.8 35.6 15.8 15.8 3.00

5  나의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시 12.7 13.7 39.2 20.6 13.7 3.09

6  나의 질문에 대한 1:1 대화 이상의 정보제공 13.9 21.8 30.7 19.8 13.9 2.98

7  온라인 청소년활동 연결플랫폼의 간편성 12.0 19.0 31.0 13.0 25.0 3.20

8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관심주제의 자유로운 정보교환 11.9 13.9 31.7 16.8 25.7 3.31

전체 응답률 및 평균 12.03 18.33 34.01 17.68 17.95 3.11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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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이용 시 희망하는 공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 경우 방송 ‘콘텐츠 

공간’,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경우 ‘4차 산업혁

명 공간’, ‘방송 콘텐츠 공간’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및 학부모 모두 영상을 제작 및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부모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시설 및 공간에 AR, VR 그리고 IT 관련 기술 등과 같이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요구

하는 기술들이 접목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부

모들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현대적’ 체험을 통해 디지털 역량의 함양과 더불어 진로탐색

에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청소년시설 이용 시 희망하는 공간(청소년)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4차 산업혁명 공간(IT관련 활동 공간) 4.8 5.2 38.2 18.8 33.0 3.70

2  방송 콘텐츠 공간(유튜버, 영상장비 등) 2.7 4.8 33.5 19.3 39.6 3.88

3  문화예술 공간(댄스, 밴드, 연극 등) 4.5 5.2 28.2 22.4 39.7 3.88

4  소모임 및 동아리활동 공간 4.2 5.8 30.6 24.8 34.5 3.80

5  학습 공간 8.5 8.2 32.9 19.6 30.8 3.56

전체 응답률 및 평균 4.94 5.84 32.68 20.98 35.52 3.76

(단위: %/점)

<표 10>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희망공간(학부모)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4차 산업혁명 공간(IT관련 활동 공간) 2.0 3.0 18.8 28.7 47.5 4.17

2  방송 콘텐츠 공간(유튜버, 영상장비 등) 1.0 5.8 23.3 30.1 39.8 4.02

3  문화예술 공간(댄스, 밴드, 연극 등) 4.9 5.8 20.4 32.0 36.9 3.90

4  소모임 및 동아리활동 공간 4.9 2.9 31.1 31.1 30.1 3.79

5  학습 공간 7.0 6.0 28.0 30.0 29.0 3.68

전체 응답률 및 평균 3.96 4.70 24.32 30.38 36.66 3.91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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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에서는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만약 청소년센터가 기존의 공간을 디지털 스마트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지에 대해 물었다. 먼저, 청소년의 

경우 미래 직업이 체험 가능한 공간과 더불어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체험이 가

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는 미래 직업 체험이 

가능하며,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체험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1> 청소년센터 디지털 스마트 공간 구축 시 기대항목(청소년)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미래 직업을 체험 가능 0.9 3.3 19.9 24.4 51.5 4.23

2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0.9 3.3 24.2 27.8 43.8 4.10

3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함양 1.2 4.8 24.8 26.6 42.6 4.05

4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체험 

가능
0.9 3.0 18.2 23.3 54.5 4.28

5  맞춤형 청소년서비스 제공 0.9 4.8 28.6 23.5 42.2 4.01

6
 온라인/비대면의 장점을 극대화한 

청소년활동
2.4 4.2 31.4 23.9 38.1 3.91

전체 응답률 및 평균 1.20 3.90 24.52 24.92 45.45 4.10

(단위: %/점)

<표 12> 달성군청소년센터 디지털 스마트 공간 구축 시 기대항목(학부모)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미래 직업을 체험 가능 1.0 3.9 11.7 17.5 66.0 4.44

2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1.9 1.9 8.7 21.4 66.0 4.48

3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함양 2.0 3.9 6.9 20.6 66.7 4.46

4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체험 

가능
2.0 3.9 6.9 13.7 73.5 4.53

5  맞춤형 청소년서비스 제공 2.0 2.9 11.8 22.5 60.8 4.37

6
 온라인/비대면의 장점을 극대화한 

청소년활동
2.9 5.8 10.7 23.3 57.3 4.26

전체 응답률 및 평균 1.97 3.72 9.45 19.83 65.05 4.42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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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센터 디지털 스마트 공간이 청소년의 역량 함양에 기

여하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경우 창의력, 상상력, 문제해결 역량 등의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부모들은 창의력, 응용력, 상상력, 인지력, 문제해결 역량 등 

역량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표 13> 청소년센터 디지털 스마트 공간이 청소년 역량 함양 기여 정도(청소년)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창의력 향상 0.9 2.5 23.1 23.8 49.7 4.19

2  응용력 향상 1.2 0.9 24.6 31.8 41.4 4.11

3  상상력 향상 0.6 1.9 23.8 23.1 50.6 4.21

4  인지력 향상 0.6 0.9 27.8 27.8 42.8 4.11

5  비판력 향상 0.6 4.0 32.1 25.5 37.7 3.96

6  사회성 향상 0.9 3.1 27.7 20.9 47.4 4.11

7  문제해결력 향상 1.2 1.9 22.7 25.2 48.9 4.19

전체 응답률 및 평균 0.86 2.17 25.97 25.44 45.50 4.13

(단위: %/점)

<표 14> 청소년센터 디지털 스마트 공간 청소년 역량 함양 기여(학부모)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창의력 향상 - 3.1 11.3 23.7 61.9 4.44

2  응용력 향상 - 1.0 10.4 24.0 64.5 4.52

3  상상력 향상 - 2.1 13.5 31.3 55.2 4.39

4  인지력 향상 - 1.0 10.4 33.3 55.2 4.43

5  비판력 향상 - 3.1 24.7 24.7 47.4 4.16

6  사회성 향상 1.0 2.1 18.6 30.9 47.4 4.21

7  문제해결력 향상 1.0 3.1 9.3 27.8 58.8 4.40

전체 응답률 및 평균 0.29 2.21 14.03 27.96 55.77 4.36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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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요도-기대도 분석(IEA, Importance-Expectation Analysi)을 활용하여 청소년

센터의 디지털 스마트화 관련 과제의 중요도-기대 정도를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기관의 운

영전략 및 교수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중요도-성과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주로 사용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 및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주안점

을 두었기 때문에, 성과(Performance) 대신 기대(Expectation) 정도를 평가하는 형식으로 질문

을 구성하였다. 질문은 청소년들의 맞춤형 자료 수집과 서비스 제공, 청소년활동공간의 스마

트화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총 7개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총 7개 항목 모두에서 중요도-기대

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요도와 

기대 수준 모두가 높게 나타난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활동공간의 스

마트화,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맞춤형 자료 

수집과 서비스 제공, 미래사회에 대비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의 4가지 항목이 중요하

며, 기대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인

공지능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청소년활동공간의 스마트화, 미래에 대비한 청소

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중요시하며 기대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와는 달리 학부모들은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사업연계 강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센터가 디지털 스마트화되었을 경우, 학교와의 사업연계 강화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청소년센터 디지털 스마트화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기대도 분석(청소년)

영    역

중요도 기대도 중요도-기대도

M SD M SD
평균 

차
t p

청소년들의 맞춤형 자료 수집과 서비스 제공 4.09 .98 4.09 .99 .00 .000 1.000

청소년활동 이용시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시스템 4.03 1.01 4.07 .99 -.04 -.936 .350

청소년 활동공간의 스마트화 4.12 .95 4.12 .97 .00 .000 1.000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

는 프로그램 
4.11 .96 4.10 .98 .01 .322 .748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사업연계 강화 4.02 .97 4.04 .98 -.01 -.359 .719

달성군 지역과 청소년시설의 사업연계 강화 4.01 .97 4.00 .97 .00 .148 .882

미래사회에 대비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4.07 .94 4.10 .98 -.02 -.609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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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청소년 대상 청소년센터 디지털 스마트화에 대한 중요도-기대도(IPE) 차이 분석 결과

<표 16> 청소년센터 디지털 스마트화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기대도 분석(학부모)

영     역

중요도 기대도 중요도-기대도

M SD M SD
평균 

차
t p

청소년들의 맞춤형 자료 수집과 서비스 제공 4.26 .97 4.19 .96 .068 .943 .348

청소년활동 이용시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시스템 4.26 .93 4.17 1.02 .068 1.044 .299

청소년 활동공간의 스마트화 4.45 .72 4.41 .80 .039 .533 .595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

는 프로그램 
4.53 .71 4.44 .79 .097 1.393 .167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사업연계 강화 4.41 .76 4.33 .76 .078
.1.26

9
.207

달성군 지역과 청소년시설의 사업연계 강화 4.36 .80 4.30 .83 .058 1.029 .306

미래사회에 대비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4.48 .75 4.36 .83 .12 1.97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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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부모 대상 청소년센터 디지털 스마트화에 대한 중요도-기대도(IPE) 차이 분석 결과

5.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가능한 발전

2015년 UN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17가지 과제가 제시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가 설정되었으며, 각 지자체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대학교의 경우4), 학내에 지속가능혁신센터를 설치하고, 대학에서 실천 가

능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3번 과제인 건강

증진과 웰빙 과제 달성을 위해 학생 대상 자살예방, 성범죄 예방 및 금연 교육 실시, 9번 과

제인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과제의 실천을 위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 사업 추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등과 같은 과제를 실

정, 실행하고 있다.

청소년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개념적 이해와 이를 주제로 하는 활동프로그램

을 개발하였으며 그리고 청소년들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방안을 모색하

4) 출처: https://wwwk.kangwon.ac.kr/www/selectBbsNttList.do?bbsNo=369&key=2271&searchCtgry=SDG9(2023년 4

월 21일 인출)

https://wwwk.kangwon.ac.kr/www/selectBbsNttList.do?bbsNo=369&key=2271&searchCtgry=SDG9(2023��


강영배 ❘ 청소년시설ㆍ공간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

61

기 위한 연구(황세영, 김남수, 2016) 등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청소년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과제의 설정과 실천 노력에 대한 논의는 어떠한가?

위의 질문에 대하여 우선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공공성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김형주 외(2017)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청소년수련시

설의 유지를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운영한 필요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 

설치 시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이 필요하다는 점

을 지적한다. 부산지역에서도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제 도출을 위한 연

구(이진숙, 김성순, 2020)를 진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공간의 재구조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인 과제로는 4차 산업

혁명 관련 활동이 가능한 공간 및 설비 구축, 비대면활동을 위한 설비 추가, 온라인 접근의 

용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의 구축 등과 같은 과제가 수행되었을 때, 청소년수련

시설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2021

년 공공성의 관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강영배 외, 2021)

를 진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청

소년들이 VR, AR 등과 같은 현대적 장비가 갖추어진 공간과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

는 공간 및 설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지역의 보다 많

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이를 위한 공간 및 

설비의 재구조화, 시대적, 사회적 흐름과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이상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명시된 청소년시설 및 공간 관

련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시점에서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시설 및 공간도 시대적,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변모, 혁신을 거듭하지 않

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과 학부모는 청소년시설의 현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에서 4차 산업 관련 기

술을 접목한 체험을 희망하고 있다. 코로나 19기 초기에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설치

한 미디어 제작 관련 공간 구축 민 장비 마련만으로는 시설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없

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하니까, 댄스 또는 밴드 

연습을 할 공간이 없기 떄문에 청소년시설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존재의 이유를 찾는데 안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현재 사회 상황을 반영한 청소년역량 개념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이에 디지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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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핵심역량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의 

개념 및 지표 개발이 시급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2005)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y) 프로젝트에서 핵심 역량(Key Competency)이 제기된 이래 청

소년 분야에서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기헌 외

(2005)의 연구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한국의 청소년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의 개념에 관한 논의

가 활발해졌으며, 김기헌 외의 연구에서는 지적도구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그리

고 사고력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생애핵심역량을 개발하였다. 또한, 2018년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을 ‘급변하는 사회에서 직면하는 현실과제 및 진로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가 해결해나가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에서 길러

져야 할 능력’ 이라고 정의하고,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회정서, 진로개발, 협업,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의 6개 요소로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을 정의하였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이경상 외(2018)의 연구에서는 현대사회를 지능정보사회로 보고, 청소

년들이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컴퓨팅 사고력, 융

합적 사고, 공익적 사고, 디지털 리터러시, 글로벌적 사고, 협업 및 소통능력의 6개적 요인으

로 구성된 디지털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18년 한국청소년활동 핵심역량에 

2018년 이경상 외가 개발한 청소년디지털역량을 접목한 언데믹 시대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청소년핵심활동역량 및 디지털역량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9), 김민(2022)  

셋째,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청소년시설․공간의 구축에 있어 ‘지역간 격차(regional 

divide)’, ‘시설간 격차(facility divide)’, ‘예산 격차(budget divide)’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시설의 재구조화,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의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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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지체

가 비용을 부담하여 청소년시설 및 공간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디지털 전환, 디지털 역량, 미래역량 등을 

강조하고 있고,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 공간만으로 대응이 힘들며, 상당한 수준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간을 

재구조화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별, 운영주체별로 예산 투자 여력에 격차를 보

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중소도시 및 농어산촌 지역 등에 설치된 청소년시설의 경우, 

공간 구성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이 법정 최소기준만을 충족하고 있는 실정에서, 수도권 

수준의 공간 및 설비를 갖춘다는 것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실

행과제를 숙제처럼 제시하고 검사를 하는 구조가 아닌, ‘선지원, 후평가’의 입장에서 청소

년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시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현

실화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서 명시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편람」 평가지표 ‘4.1 직원 확보율’, ‘4.1.2 수용정원대비 청소년지도사 확보율’에서

는 법정 최소기준을 충복할 경우, 보통 수준(3)으로 보고 있다. 최우수 점에 해당하는 5점을 

받기 위해서는 편람에서 제시한 계산식을 적용한 결과, ‘2.5%’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편람상의 계산식을 적용하면 시설등록증상 수용인원 500명인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법정 최소충족인원은 4명인데, 최우수 수준인 5점을 받기 위해서는 12-13

명 정도의 청소년지도사가 필요하다. 쉽게 설명해서 필자는 4명과 12-13명의 괴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청소년수련시설에만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용인원의 구간을 100명단위로 구분하여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을 설정하거나, 최소기준 자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에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적용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하는 주제는 학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시설에서는 지속가

능한 개발목표가 무엇인지, 본인 거주 있는 지역에서 실천 가능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찾아 실천하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시설에서 17개 실행과제를 청

소년시설 버전으로 설정하여 실천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향후 지방 중소규모도시, 농

산어촌 지역 등에서 인구소멸, 인구급감으로 인한 청소년시설 이용률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 전환은 청소

년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에 있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아울러, 청소

년지도사의 디지털 역량 함양, 디지털 관련 콘텐츠의 개발 등과 동반해서 수행되어야 할 과

제이자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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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수용정원 500명 이하 수용정원 250명 당 배치기준(추가)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3급

수련관

4명 1명 1명 2명

1명 1명

4명 1명 2명 1명

4명 1명 3명 -

4명 2명 2명 -

4명 3명 1명 -

수련원

2명 - 1명 1명

1명

1명

※ 최초 500명 초과시 

1급 배치

2명 - 2명 -

2명 1명 1명 -

2명 1명 - 1명

2명 2명 - -

유스호스텔 1명 1명 1명 1명*(1급 또는 2급)

야영장 1명 1명 - -

문화의집 1명 1명 - -

특화시설

2명 - 1명 1명

- -
2명 - 2명 -

2명 1명 1명 -

2명 1명 - 1명

2명 2명 - -

<표 17> 청소년수련시설 종류 및 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출처: 여성가족부(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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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 방향과 과제

- 청소년 권한 부여가 요체인 청소년참여 정책 -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본고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몇 가지 주요 관점과 현재 정책 참여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청

소년참여조직과 현장의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가의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내용 중 청소년참여와 관련한 내용을 근거로 몇 가지 과제를 제언하고

자 한다.

2. 청소년참여 관점과 개념

1) 청소년참여 관점

참여(participation)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같이 한다(share)’ 혹은 ‘부분을 취한다

(take part)’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참여(participation)의 개념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우선 

어떤 활동에 단지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한 형태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진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관

여하거나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청소년참여 논의의 주요 관심은 두 번째 정의

에 있지만, 첫 번째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예컨대 장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상적 활동

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McNeish & Newman, 2002; 천정웅, 2021 재인용). 

청소년 또한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

로 행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개념이 점차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터넷과 SNS 사용

을 일상화하는 디지털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참여는 정보와 소통, 그리고 표현권

의 실현 등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이해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정

치적 생활에 활발히 참가하는 수 많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는 일은 국가의 청소년정책에서 우선순위로 자리잡고 있다(Clark & 

Percy-Smith, 2006; Hart, 1997; Landown, 2001; O’kane, 2003). 

청소년이 연령범주이든 세대의 효과이든 간에 참여는 청소년 연구의 주요 개념이며 연구

와 정치 어젠다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Kovacheva, 2005). 하지만 그동안 청소년의 사회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며, 청소년의 참여 담론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지

배적이었다. 청소년은 단순가담자, 감정적 동조자 혹은 부재자로 간주 되어 왔으며, 기성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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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배질서에 대한 청소년의 반감이나 집단적 저항, 대안적 역량의 기획 등은 쉽게 간과되

어 왔다. 청소년의 참여 및 공공 담론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예외가 아니었다(장경섭, 2005). 

부정적 관점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띤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 담론에

서 청소년세대는 주로 문제의 차원에서 이해 된다(윤명희, 2009). 이러한 문제적 차원과 함께 

한편에서는 선거나 정당, 전통적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들고 청소년참여가 감소하

여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청소년 정치참여의 변화된 형태는 이전 세

대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참여방식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이 양립하고 있다(Gauthier, 

2003; Forbrig, 2005). 

2) 청소년참여의 개념

청소년참여의 개념에 대해 Winter(1997)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

하는 기회라고 정의했으며, Hart(1997)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

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1993)에서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허용되

고, 조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참여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청소년의 직접

적인 관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여는 자문과 다르다. 자문은 전형적으로 성인 의

사결정자가 동원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견해를 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반면 참여는 청소년의 삶과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서의 공유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Hart, 1997). 참여는 성인들이 책임을 포기하고 청소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는 청소년이 궁극적인 권위를 지닌 성인의 지지와 지

도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문성호, 2006). 한편, 청

소년참여는 그들의 삶의 공간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권리와 책임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 시민

으로서 그들의 다양한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 전문적 기술을 통해 도와야 한다(정건희, 2014). 

또한 청소년참여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지, 비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정

부 주도와 비정부기관 주도의 참여 형태로도 분류된다. 또한 참여활동과 조직 구성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제도화된 참여의 형태와 비제도화된 참여의 형태로 구분되기도 한다(김형주 

외, 2003; 조혜영·최창욱, 2008). 참여와 관련된 관여, 개입, 권한부여 등 유사한 관점과 개

념적 정의를 연구자들마다 다른 특성과 관점으로 해석했다. 예를 들면 청소년개입(youth 

involvement)은 청소년참여(youth participation)의 한 형태로서 청소년서비스 제공기관이나 행

정기관 등에서 청소년참여의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 권한부여(youth 

empowerment)는 일반적으로 고도로 구조화된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특정한 문제를 사

고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집단의식을 갖고 대응

할 수 있도록 개인을 개발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천정웅, 2011). 이러한 청소년참여와 관

여, 권한부여 등을 규정하는 데에도 차이가 존재하며 연구자마다 참여의 수준을 계층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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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적(비계층적)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청소년참여의 계층과 유형의 다양한 관점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배

우는 환경과 기회를 강조하며, 특히 성인들이 가진 힘을 나누는 것에 중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참여의 용어적 개념에서도 관여(engagement)와 참여(participation), 개입

(involvement), 권한부여(empowerment) 등이 복합되어 사용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학문적 배

경 및 연구 주체에 따라 청소년참여의 다양한 개념적 접근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소년시민참여와 시민적관여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라는 용어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시민적 영역(civic doamin)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활동에 참여(participation)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행동

들을 포함한다(Sherrod & Lauckhardt, 2008). 그러나 청소년은 이러한 활동에의 참가가 제한

되는 발달적 사회적 제약요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적 관여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정치학자와 발달심리학자들 간에 논쟁거리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정치학자들은 청소년의 형식적 정치제도에 대한 투입(investment)과 기여(contribution)를 관

여(engagement)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관여를 증대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한 기

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alston, 2001). 반면 발달심리학자들은 관여를 보다 

넓게 정의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단체 등과 같은 집단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투입과 기여를 관

여로 본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단체에 가입하는 기회를 증대시키고 책임을 느끼게 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Sherrod, 2007).

시민적 관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진 다차원적인 구성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시민적 

관여의 구성요소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대체로 네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는 것

으로 논의할 수 있다(Flanagan & Faison, 2001; Sherrod & Lauckhardt, 2008). 첫째는 시민적 

지식(civic knowledge)과 문해(literacy)이다. 민주적 과정과 개념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을 말

한다. 둘째는 시민적 기술(civic skills)과 의견(voice)으로, 정보를 얻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는 시민적 태도(civic attitude)와 애착(attachment)이

다. 사회 또는 지역사회에 정서적인 연결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는 시민적 행태(civic 

behaviors)와 참여(participation)이다. 지역사회의 일에 개입(involvement)하거나 시간과 재정

을 들여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명분에 기여하는 것이다. 좋은 시민(good 

citizens)이란 정치, 민주주의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좋은 시민은 의사소통능력과 분석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공공선(common good)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변화를 신봉하고 여러 가지 일에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발언과 참여 현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

다.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주요한 이유는 청소년 스스로 시

민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시민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과 공공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체임을 사회참여와 발언을 통해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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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고 주장하는 것이다. 시민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의 주체이다. 공동체 의사결

정의 주체로서 지위와 권한을 지니는 시민에는 포함과 배제의 문제가 수반된다.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오늘날 국가를 중심으로 볼 때, 성인들은 시민범주에 포함된 반면 청소년들은 제외

되어 있다. 이런 기성세대 중심의 사회 구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들도 시민임을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와 발언 현상이다(김영인, 2010).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

타나는 이러한 청소년의 다양한 시민참여적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결국 청소년들의 시민참여 현상은 이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

어 내는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즉, 청소년이 능동적인 시민이 되도록 기회와 도전의 제

공이 이루어져야 함(김영인, 2010; Holden & Clough, 1998; Winter, 1997)과 동시에 청소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에서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The World Bank, 2006). 따라서 청소

년들의 적극적 시민성을 강화하는 일이 청소년의 참여와 발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식

시키는 지름길일 수 있다. 청소년의 일반적인 부정적 견해는 대부분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근

거로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시민성을 강화하는 과정에 민주국가에서의 실제적인 사회변화

를 이루는 정책 제안과 실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청소년 참여의 과정일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시민성을 향상시키는 활동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민참여의 확산과 함께 민주주

의 발전을 이루는 과정이며 경제와 문화 등의 성장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즉, 청소년은 문화활동이나 소비행동, 사이버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표현적 참여

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앞으로 개별화되고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적극적 시민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양한 참여와 정체

성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최윤진, 

2011; Siurala, 2002). 

3. 청소년참여기구 및 지역사례

1) 청소년참여기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지원하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

편, ‘청소년에 관한 UN총회 특별 세션’과 ‘UN 세계 청소년포럼’ 그리고 ‘UN 세계 청

소년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리스본 선언’ 등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 사회참여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청소년참여기

구’를 운영하여 왔다.

UN에서는 각 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홍보하고 격려

하고자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s: UN PSA)’을 시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의 



정건희 ❘ 청소년참여 방향과 과제

71

결실에 따라 2012년 6월 ‘공공행정상’의 정책결정 참여부문에서 한국은 청소년참여기구 

중심의 청소년정책으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

년정책이 체계화ﾷ활성화 되는 가운데, 기관ﾷ단체ﾷ학계 등 현장의 지지와 추진동력을 확보하

여 청소년정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21).

(1)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참여기구

이다. 정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청소년이 주체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권익증

진 도모를 목적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 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12년 2월에는 기본적 권리로서 청소년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청소년복지 지원

법」에 있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근거법령을 「청소년 기본법」 으로 이관하였으며,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법제화되었다(「청소년 

기본법」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여성가족부, 2021)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 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임시회의를 통한 청소년정

책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 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 프로

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기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총 240개가 운영 지원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

체에 따라 ‘청소년자치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등의 명칭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별 운영규모는 10~30명 내외이며, 공개모집, 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성된 4,100여 명의 청소년이 2021년 현재 활동하고 있다. 2021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예

산은 17개 시·도에서 각 1천만 원(국비 5백만 원, 지방비 5백만 원), 216개 시·군·구에서 

각 2백 80만 원(국비 1백 40만 원, 지방비 1백 4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 17 9 10 6 6 6 1 32 19 9 16 15 23 24 20 1

<표 1> 2021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현황(중앙참여위원회 제외)

(단위: 개)

자료: 여성가족부(2021)

(2) 청소년운영위원회 

전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에는 「청소년활

동 진흥 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1998년도 「제2차 청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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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5개년 계획」의 정책기조가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에 따라 

2000년도부터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을 사업 지침에 담아 권장함으로써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4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급속도로 

확대 설치되었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여 청소

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시설 운영 전반에 참여함은 물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청소년 대표로서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위원

의 임기는 1년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 2021년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 331개소에서 청소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의 전용공

간 확보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 제안·참여·평가, 홍보활동 등 다

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을 개

최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참여 청소년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

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전국 청소년운

영위원회를 대상으로 매년 5개소씩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발하고, 그 운영 결과와 성과

를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공유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5 15 10 13 7 11 8 2 64 34 17 15 18 16 15 17 24
33

1

<표 2> 2021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개)

자료: 여성가족부(2021)

(3)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

의 전문가가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

책화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참여기구이다.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청소년 기본

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선정된 정책의제에 

따라 청소년 의견수렴과 토론,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한 후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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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절차

여성가족부(2001)

2021년에는 청소년위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5~10월까지 예비회의, 본회의를 통한 논의 

및 온라인 정책제안 활동을 거쳐 선정된 5개 영역 30개의 정책과제를 결과보고회에서 보고

하였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583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한 결과 약 89.4%인 521건의 

정책과제가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

2017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란 청소년참여제도의 공고화를 위해 모든 시·도 

및 시·군·구가 청소년참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컨설팅, 운영모델 제공, 모니터링 

등 체계적 지원을 명시하면서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

영, 전국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전

과 다른 것은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으로 해당 시도의 모든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위원장 또는 부위원장)가 참여해야 하고, 위촉직으로는 관내 교육(지

원)청과 학교 추천(학생회 대표 등), 지역 청소년 선거 등을 통해 위촉이 가능하다. 다문화, 

북한이탈, 근로,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을 10% 이상의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8).

2) 청소년의회

(1) 민간단체 주도의 청소년의회

민간 주도의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한 선거인단이 선출한 청소년의원으로 

구성된 모의 의회를 통칭해 이르며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이 지니는 역할을 가지지는 않는다. 

현 시점에서 가장 오래 운영하는 민간단체 청소년의회의 경우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등

록) 청소년의회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청소년회의가 있다. 2000년 들어 서울특별시, 광주

광역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산하에 청소년의회를 시험적으로 운영한 것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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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의회 조직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를 시작으로, 민간에서는 최초로 출범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는 회의체로서 

총 구성인원은 50명 내외다. 선발방식은 회원단체 및 기타 청소년자치위원회 임원 등 청소년

위원이나 각 대학 청소년(지도)학과 재학생 및 일반청소년 중에서 청소년을 선발해 위원으로 

삼는다.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발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필요한 청소년의 인권신장과 정치참여, 시민성 함양 등이 청소년 의회라

는 틀로 가능할 수 있고, 청소년의회라는 참여의 틀이 지니는 시민교육적 가치가 큼을 인식

한 전국사회교과모임은 2003년 들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준비위원회 활동 결과 청소년의회는 2003년 5월에 전국사회교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정의교육시민연합,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회업의 주관으로 전국 온라인 선

거를 통해서 출범하였다. 이렇게 출번함 청소년의회는 활동의 목적으로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청소년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및 또래지도자 양성, 청소년의 자

율적 의사표현과 정책 반영, 청소년 인권의 보호와 주체적인 문제해결 능력 신장 등을 내세

우고 있다(대한민국청소년의 회 홈페이지).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03년 출범하고 2010년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으로 등록된 단

체로서, 사회적 의사결정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신

들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 함으로써 청소년의 삶

의 질을 제고하며,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실현으로 디지 털 시대에 맞는 청소년의 민

주적 참여의식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홈페이지). 

초기 민간단체들이 연대하여 청소년의회 활동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관 주도

의 청소년단체들과 차별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초에 의회를 구성하려는 목적에서부터 

청소년의 참여의식 고양, 또래 지도자 양성, 자율적 의사표현과 정책 반영, 청소년 인권의 보

호와 주체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분명히 하였고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민간단체들의 주도하에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자율성이 부각 

되었다(김영인, 2007). 

민간의 청소년의회의 가장 큰 장점은 의회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회는 다양

한 민주주의 제도들 중에서 시민의 의사를 전사(轉寫)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조지형, 2007). 민간의 청소년의회의 의원들은 직접 선거

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참여 동기의 자발성 측면에서 다른 유형의 참여보다 장점을 갖는

다. 그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심의와 

의사결정과정을 청소년들이 주도하며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실천한다

(김명정, 2009). 그렇지만 그동안의 활동 속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조직과 활동 방식을 모방함으로써 나타나는 지나친 형식주의, 대부분이 

학생·청소년이라는 신분 제약 속에서 나타나는 활동의 한계, 의원들 간의 소모적 갈등 양

상, 2년마다의 주관 단체 변경으로 인한 지원시스템의 불안정,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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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분포로 인한 의사소통과 대면 활동의 한계, 일부 의원과 전문위원이 보인 권위주의적 

태도, 비법제 임의기구에서 나타나는 정책 투입과 정부 지원의 한계, 의원 리더십 형성을 위

한 자체 연수 기회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의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김영인, 2007). 결국 주관 단체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지나

친 간섭 등의 문제로 인해 제4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주관 단체와 결별을 선언하였다(위키

백과).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0년 2월 제12회 임시회의 시점부터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사무처

를 구성하였다. 현재 단체 등록 명칭은 공히 대한민국청소년의회로서 과거 의원들이 구성한 

사무처(성인)로 구성되어 주관 단체에서 독립된 하나의 법인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5개 

단체가 운영하였던 청소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4~18세의 국민이라면 선거권과 피선

거권을 가졌다. 이때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정원은 총 100명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청소년

의회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3~18세의 국민이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017년 기

준으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제9대 청소년의원 200여 명이 활동 중이다(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홈페이지).

(2)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청소년의회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

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하고, 어린이와 청소

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조례). 어린이·청 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치·사회 참여의식을 높이고,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

년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건전한 토론 문화, 민주적 의사결정 체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의 역

량을 습득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목소리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권리 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운영목적으로 하고 있다(군산시, 

2017c).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기 위한 지자체에서 청소년의회를 조례 통해서 만

들고 있다. 최근 수년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증가하고 있다. 성북구는 2013

년 국내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이후 군단위 완주군, 시단위 군

산시가 최초로 인증을 받는 등 2022년 12월 현재 7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고, 37개 

지역이 추진하고 있다(http://www.unicef.or.kr).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

장하고 발달하여 아동·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 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

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다(UNICEF, 2005). 유니세

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0가지 기본 원칙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와 정책 등을 실제화하기 위한 주요한 역할로서 각 지자체별로 아동·청소년

의회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회 운영은 군산시, 완주군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은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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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청소년을 모집하여 구성하는데, 서울의 금천구, 광주광역시 등 몇 지자체는 청소

년들의 선거를 통하여 구성하기도 한다. 청소년의회가 본래의 자치적인 조직으로서 어느 수

준 의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정책 

중심으로 예산안감시,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소년자치활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청소년의회 활

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된다.

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참여조직

(1)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청소년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민들이 자

발적으로 십시일반하여 세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공간이다. ‘달그락달그락’에서의 

청소년자치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참여하고 모든 생명과 공존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청소년참여를 넘어 자치하여 청소년친화적인 사회를 목적으로 민간단체가 운영

하는 청 소년자치 플랫폼이다.

‘달그락달그락’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활동을 하고, 스스로를 대표하

는 조직을 선거로 선출한다. ‘달그락달그락’의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지

는데, 활동의 후반기에는 ‘청소년참여 포럼’을 통해서 그간의 활동 내용들을 토대로 지역

사회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한다.

‘달그락달그락’에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돕기 위한 비청소년인 기성세대의 

지원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지원조직은 청소년위원회와 실천연구위원회, 미디어위원회, 교육

자치연구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범위한 후원자 그룹이 있다. 상근활동가들은 청소년

과 지역사회구성원들과 연결하여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 주된 역할은 달그락의 비전을 나누

고 함께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자치기구로 조직화하여 그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참여하도

록 돕는 활동을 주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연대하여 청소년과 지역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데 주력한다(정

건희, 2017: 황여정, 2017).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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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청소년자치기구 ‘달그락달그락’ 운영 지원체계

이를 기반으로 그 동안 달그락달그락의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1). 

2015년 4월부터 진행된 달그락 자치기구 활동을 바탕으로 한 첫 달그락 청소년참여포럼이 

열렸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중 상당수가 지자체에 실제 반영되었다. 군산시에서는 청소

년들이 포럼에서 논의하고 토론한 내용을 시의원과 군산시의 관련 과에 내용을 보내어 받은 

답변을 청소년자치연구소에 보내왔다. 2016년에는 청소년들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 의회 조례

가 통과되어 청소년 의회가 운영되었으며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었고 10대 청소년들도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기도 했다.

2016년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사무국 운

영을 맡았다. 이후 전국 146개 기관단체가 연대하여 만 18세 선거권 통과에 나름의 기여를 

하게 된다. 지역에 청소년들도 총력을 다해 18세 선거권을 얻기 위해 활동을 진행했다. 이 

당시 달그락 청소년은 지역의 청소년들도 자신들과 같이 지역 정책에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청소년이 참여하고 자치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추진위를 구성하였고 

조례를 만들었고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전국 유일의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킨다.

2017년에는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한 마을’을 주제로 군산시 청소년 친화 정책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염두하고 연초에 청소년 추진위원회

를 구성했고, 인권참여, 문화, 경제, 복지와 안전, 교육과 진로 영역을 나누어 관련 주제를 가

지고 여러 차례 포럼을 진행했다. 각 포럼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실제 꾸준히 활동했던 

1) 청소년자치이야기. https://babogh.tistory.com/13747945

https://babogh.tistory.com/1374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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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역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제를 하고 토론했다. 이 과정

에서 약 120여 개의 청소년 의제를 발굴하였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군산지역 약 

1,000명의 청소년 대상으로 본 의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정리된 5개 영

역 45개 정책을 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실제 당선 후 진행하겠다는 협약도 맺게 된다. 이

후 당선된 강임준 군산시장은 달그락 청소년 제안 정책을 상당수 반영하였다. 그동안 발표한 

청소년과 전문가, 학계 연구자, 정치인의 글을 모두 취합 정리해서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

복한 마을”이라는 정책제안집을 출간하게 된다.

2018년과 2019년 진행된 달그락 청소년 참여 포럼의 주된 방향은 그동안 제안하여 반영한

다고 했던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재요청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군

산시장 및 군산 교육장과의 간담회도 이어졌으며, 민선 7기 청소년 공약 정책질의문서를 작

업하여 지자체의 담당 주무 부서에 제출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질의에 관련된 군산시 

관련 과에 내용을 보냈고 받은 답변을 달그락에 보내왔다.

2020년에는 제21대 총선이 있었다. 달그락 청소년참여포럼 추진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달그

락에서 발굴하고 제안해 온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전국 단위의 이슈나 정책을 정리하면서 

교육 기본수당 등 당시 상황에 따른 정책들도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만든 정치, 교육, 복

지, 경제, 환경 영역의 정책 우선순위 내용을 또래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물어 정리했다. 관련

해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정책이 변화해야 하는 점을 모임, 자료조사, 설문조사 등을 진행

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 안전, 문화, 경제 영역에서 코로나19 이후 바뀌어야 할 청소년 정

책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안내했고 중앙정부 차원에 관련 정책을 정리해서 국회의원 후

보들을 직접 찾아가 제안했고, 달그락에 초대하여 결과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는 청소년 마을 

방송도 진행했다.

2021년은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 경제, 교육, 

교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2021년 달그락 청소년 제안 정책으로 발

굴 제안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여러 사회적 문제 가운데 청소년의 정

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위가 구성되었다. 연구소의 실천연구위에서 매달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면서 건강권에 대한 의제를 청소년추

진위가 받았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청소년 간 토론, 자료조사를 진행했다. 청소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의원이 달그락 청소년추진위에 도움을 주면서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코로나 관련한 조례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고 최종 ‘청소년 외로움 방지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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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22년 달그락청소년정책 제안집 

출처. 청소년자치이야기. https://babogh.tistory.com/13747945

7년여 청소년 정책 제안 활동은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달그락 구

성원의 실질적인 청소년 참여 과정이었다. 2022년 대선을 거쳐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

속해서 있었다. 그동안 제안했던 청소년의 많은 정책 중 미진한 부분과 반영되지 않은 의제

와 보완할 부분을 다시 정리했다. 코로나19 상황과 심각한 환경 문제에 맞추어 현시대에 맞

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6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직접 제안하고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달그락 청소년 친화 정책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두 개 조직으

로 달그락 대표자회의 청소년 중심으로 중심적인 활동을 진행할 추진위를 구성했고, 이들을 

지원하는 비청소년 추진위를 따로 구성했는데 구성원은 연구소에 각 위원회와 자원활동가 

대표가 참여했다.

청소년들은 달그락의 담당 활동가와 그동안의 정책내용을 검토하여 진행된 내용과 미진한 

것을 분류 검토했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에 이동권과 청소년 기본소득 등 주요 내용을 포함

하여 정책을 만들어 냈고 이를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설문하고 추진위에서 토론하여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최종 10개의 정책을 뽑아내, 10대 달그락 청소년 친화 정책을 개발하게 된

다. 이를 중심으로 추진위에서 지역에 출마한 대부분 주요 도지사 후보, 시장 후보, 교육감 

후보들을 만나서 정책을 제안했고 당선 후 진행하겠다고 협약을 맺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집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달그락 청소년정책 제안집은 부록과 함께 두 권으로 이루

어져 있다. 10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앞권에 수록되어 있고 부록은 그동안 청소년

들이 작성한 정책 제안에 대한 바탕이 되는 글과 자료들이 나름 정리해서 가능한 한 옮기려

고 노력했다.

https://babogh.tistory.com/1374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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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참여정책

1) 제7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 목표에서의 청소년참여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수립 방향2)은 첫째,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과제로 청소년의 수요 다양화와 디지털 역량 중요성 확대에 따

라 관련 청소년 역량 제고와 활동을 적극 확대하고,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안팎 연계 강화, 둘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지원망 구축을 대과제로 청소년의 새로운 위기 심화와 복지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존 정책대상 지원은 더욱 촘촘하게 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

로운 위기 유형 발굴 및 지원 추진, 셋째, 증가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

호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강화를 대과제로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유해환경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유해환경과 행위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

형태 다양화에 따른 보호 내실화, 넷째 청소년참여정책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있게 성

장할 수 있도록 참여 권리 보장 강화를 대과제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권리 보장 강화를, 다섯째, 청소년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총괄 조정 기능 내실화를 청소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정책 인프라를 개선하고 현장감 제고를 위한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과제로 했다.

비전은 디지털 세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 목표는 청소년 성장기회를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하는 것이로 앞에 방향에 따른 대과제를 기반으로 중과제가 14개 설정되었고 

그 중 청소년참여‧권리 보장은 중과제로 청소년참여활동 강화, 청소년 권익 증진을 제시하였

다. 이에 따라 5년 후 주요 전망에서 참여‧권리의 성과지표는 청소년 참여 보장 인식 수준을 

72.6%(2021)에서 2027년에는 84.6%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치로 잡았다. 

이 중 7차 계획으로 발표된 청소년참여에 관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2) 관계부처합동(202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4-1.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

◈ 법제, 예산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를 통해 참여 활성화

◈ 청소년 참여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효성 제고

①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기회 활성화

□ 청소년 자치활동 참여 확대(여가부, 지자체, 교육청)

ㅇ 활동프로그램 등 개발 시 청소년 자치조직 제안 및 참여 보장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설계단계부터 청소년 주도의 자치조직 참여 및 의견수렴이 이뤄

지도록 지원

ㅇ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및 확대를 위한 관련지침 개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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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생회·학급회의 등 학교 내 학생 자치 참여기회 확대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확대(여가부, 지자체, 교육부(교육청))

ㅇ 지역 내 청소년이 자신과 밀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

통할 수 있도록 참여모델 확대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대상 지자체 확대

ㅇ 지역 내 청소년 참여활동 간 교류 및 소통 지원

- 지역 내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체 구성, 정책제안 교차검토 등 참여기구 간 교류 및 연

계 활성화

- 청소년 특별회의 참여위원회 구성 시 학생회 등 학교자치회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

록 연계 및 지원

- 학교와 지역 내 청소년 참여 관련 활동정보 공유방안 마련

ㅇ 청소년의 정책 참여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권고

  * (사례)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에 대한 정책 환경에 맞는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및 모니

터링 지원

□ 청소년정책 참여활동 지원(지자체, 여가부, 법제처)

ㅇ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운영 실태 파악 및 활성화 지원

  * (사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ㅇ 청소년이 법제 관련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운영

  * (어린이법제관)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법 퀴즈 대회 등 입법활동과 법제교육 지원

    (청소년법제관)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법안 만들기, 진로탐방 간담회 등 입법활

동 지원

ㅇ 청소년참여예산제 정착 확산 위한 제도적 지원

  * 청소년참여예산제 ‘표준 조례 모델안’ 제시, 참여예산학교 활성화 등

② 청소년 참여 역량 제고 및 소통 강화

□ 청소년 참여역량 강화(여가부, 지자체)

ㅇ 참여기구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 실천적 참여 학습 프로그램개발 운영

ㅇ 참여기구 활동 인재 DB를 구축하고 멘토링의 밤 개최 등 참여기구 청소년과 사회 진

출 선배와의 네트워킹 지원

ㅇ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내 정책제안교육 등 참여 관련 교육 운영 확대, 참여 지도인

력에 대한 컨설팅 등 통해 참여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청소년 간 소통 강화 및 공동체 역량 함양(여가부, 지자체)

ㅇ 청소년 참여포털*을 통한 청소년 의견 상시수렴 통로 활성화

 * 청소년 참여포털 : youth.go.kr/ywith

ㅇ 청소년 주도의 권역별 청소년 원탁회의, 청소년 축제, 포럼 등 개최 등 통해 청소년 

참여 관련 소통 및 협력 확대

ㅇ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등 대상으로 관계성 역량 함양을 위해 단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소년이 상호 이해 및 존중의 자세를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소통 중심 단체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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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2018~2022)의 평가 및 향후 과제(여성가족부, 2022)에서 ‘청소년

활동’영역에서 최근 급변하는 사회 여건과 수요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활동프로그

램·시설운영 다변화 등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첫째, 청소년 규모 감소와 코로나

19로 청소년 활동 관련시설 수요·이용률 감소 추세,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둘째, 기후환경 변화 등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청소년들이 직접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했다. 셋째, 청소년 

참여활동이 ‘청소년참여기구’에 대부분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기구에 

대한 인지도·참여도마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건변화 및 수요 대응을 위한 활동프로

그램 및 참여기제 개편, 활동 인프라 수요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안내했

다. 2022년 12월 7차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현재의 주인공으로서

의 청소년 성장을 함께 하는 기본계획”, 추진전략은 “변화에 시의성 높게 대응하고 청소년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추진으로 설정했다(여성가족부, 2022). 관련해서 청소년참여 정책

은 ‘활동’분야에 ‘청소년 역량강화 및 성장지원’에서 네 번째 ‘청소년 자치 및 정책참

여 활동 확대’에 명기되어 있다. 그 세부 내용(여성가족부, 2022)은 다음과 같다. 

1-1-4. 청소년 자치 및 정책참여 활동 강화

▢ 청소년 자치 참여활동 활성화

∘활동프로그램 등 개발 시 청소년 자치조직 제안 및 참여 보장

 - 프로그램·사업의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을 넘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설계단계부터 청소

년 주도의 자치조직 중심 참여가 이뤄지도록 지원

∘청소년활동 시설 내 청소년자치조직 운영 확산

 - 청소년활동 시설 내 다양한 청소년자치조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

 - 청소년활동 시설 평가 기준에 청소년자치조직 운영에 대한 항목 추가 및 구체적 평가 기

준 마련 검토

▢ 청소년 정책참여 관련 활동 지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운영 실태 파악 및 활성화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소년의회 구성·

운영 관련 조례 운영 중

∘청소년이 법제 관련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운영

∘청소년참여예산제 정착 및 확산 위한 제도적 지원

▢ 청소년참여기구 실효성 확보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역단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내 정책제안교육 등 참여 관련 교육운영 확대, 참여 지도인력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ㅇ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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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2022년 12월23일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제7차 청

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청소년 정책참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론

으로 유성렬(2022)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안)에서 아쉬운 것

은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던 청소년 권리‧참여 관련 계획이 추진기반의 

하위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특히 청소년권리와 관련한 계획은 디지털 

저작권 인식교육 강화, 디지털 환경 내 윤리원칙 내재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통한 권

리 확산, 청소년 대표성 강화의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바, 제6차 기본계획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영역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U는 물론 미국의 청소년정책의 주요 아

젠다 가운데 하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도 최근 투표연령의 하향 조정 등 청소년의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참여를 중요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참여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전

략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이후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1월 더불

어민주당 양이원영‧장경태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청소년정책참여

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 의장단, 청소년정책위원, 각 시‧도 대표 청소년 

등이 제안한 토론회가 열렸고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 때 정건희(2023)는 청소년참여

정책에 대한 후퇴에 대해서 비판하며 청소년참여 정책의 보완을 요청했고, 참여한 대표 청소

년들 또한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한 정책 보완과 제안을 이어 갔다.

2) 제7차 기본계획에서의 청소년참여 정책 분석

최종 발표된 7차 기본계획에서는 공청회에서 비판 받았던 청소년참여권리 정책을 상위 영

역으로 올렸으나 오히려 청소년참여, 특히 정책 참여와 주도적 활동 등의 계획은 이전과 크

게 변한 것은 없고 오히려 이전 정책에 비해 후퇴한 것은 아닌가? 

7차 기본계획 공청회 이후 청소년참여에 대한 정책이 지난 6차 기본계획 이전까지 꾸준히 

상징적으로라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던 추진 기반의 하위 영역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비판

하였고 이 후 현장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바 상위 영역(대과제에 네 번째  청소년의 

참여‧권리보장 강화)으로 올라 갔으나 공청회에서 제안한 수준의 하위정책에서 오히려 더 후

∘청소년 참여기구 간 활동교류 및 연계체계 마련

 - 지역 내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체 구성, 정책제안 교차검토 등 참여기구 간 연합활동 기

반 구축

 - 학교와 지역 내 청소년 참여 관련 활동정보 공유방안 마련

∘ 청소년 참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원

 - 참여기구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 및 선배위원 멘토링 등 교류 지원

∘ 지자체가 청소년특별회의 등 참여기구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모니터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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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자치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보이지 않는 등 변

화 없이 정책이 발표되었다. 

 7차 기본계획에서 본래 활동, 참여, 권리를 제안 했던 연구진들은 청소년활동의 정체성에 

‘참여’를 두고 활동 전반에 청소년의 권리, 주도성, 참여, 자치를 체계화 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자 논의가 이어 졌다. 청소년참여 관점과 개념에서 대부분 공통된 의견은 청소년이 

존재하는 공간(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 의사결정 구조에서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는 바,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 부여가 요체임을 인식하고 설정

해야 하나 이전보다 청소년의 권한이 더 부여되거나 높아진 정책 내용을 찾기 어렵다.

청소년참여는 단순히 ‘청소년참여기구’로서의 역할에서 국한되는 게 아닌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 주도의 참여를 중심으로 정책을 체계화해 나가야 하지

만 이번 7차 계획에서도 이전과 다르지 않게 참여기구를 넘어선 기조로 한 정책을 찾기 어

렵다. 오랜 시간 앵무새처럼 대뇌었던 청소년프로그램 설계에서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상징적 

수준에서 머문 점도 아쉽다. 더군다나 지난 12월 공청회에서 7차 기본계획에서 청소년참여 

부분에서 제안했던 “청소년활동 시설 내 다양한 청소년자치조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청소년활동 시설 평가 기준에 청소년자치조직 운영에 대한 항목 추가 및 구체적 평

가 기준 마련 검토”에 대한 내용이 삭제 되었다(못 찾은 건가?). 청소년자치활동은 청소년참

여 수준이 높은 청소년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기관에서 동아리, 참

여기구 등 자치조직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전반적인 청소년 참여 수준이 

상승 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삭제한 것 또한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또한 <청소년 참여 역량 제고 및 소통 강화>에서 ‘참여기구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 실

천적 참여 학습 프로그램개발 운영’, ‘참여기구 활동 인재 DB를 구축하고 멘토링의 밤 개

최 등 참여기구 청소년과 사회 진출 선배와의 네트워킹 지원’,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내 

정책제안교육 등 참여 관련 교육 운영 확대, 참여 지도인력에 대한 컨설팅 등 통해 참여 전

문인력 양성 지원’ 등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청소년 간 소통 강화 및 

공동체 역량 함양(여가부, 지자체)’을 위해서 ‘청소년 참여포털을 통한 청소년 의견 상시

수렴 통로 활성화’또한 이미 가동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인 정책과, 지역 별 청

소년 주도의 청소년 원탁회의, 청소년 축제, 포럼 등 개최 등 통해 청소년 참여 관련 소통 

및 협력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어려울 뿐더러, 이미 지자체나 관련 기

관단체에서 꾸준히 원탁토론회 등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등 대상으로 관계성역량 함양을 위해 단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양성평

등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확산”은 청소년참여활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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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 및 제언

본고는 청소년참여의 관점과 개념, 참여기구 및 최근 확산되고 있는 지자체 중심의 청소년

의회와 청소년 중심의 민간 지역청소년참여 사례를 살피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정책 중 청소년참여와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과제를 제

언하고자 한다. 

1) 청소년활동 전(全) 영역에 참여권 강화 및 확대

청소년활동에 ‘참여’ 정체성 강화하고 활동 전반에 참여수준을 향상하며, 청소년이 활동

하는 모든 기관에 청소년 참여권을 실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 전반에 ‘참여’ 정체성을 강화한다. 청소년활동에 청소년참여라는 정체

성을 명확히 부여하고 참여 수준을 강화한다. 그 동안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참여기구에 한정

되어 운영되어 온 바 오히려 청소년활동에 실제적인 ‘참여’를 포괄적으로 적용시키는데 

방해한 측면이 있으므로, 청소년참여는 활동 전반에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강화하

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에 청소년의 참여를 담보하며, 활동 

전반에 청소년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모든 과정에 청소년참여에 따른 보편적 가치를 적용한다. 청소년 체험

활동의 양만이 문제가 아니라 체험활동의 질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청소년활동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청소년참여, 참여시간, 참여빈도와 프로그램 특성과 연

결 되는 바, 청소년참여로서 활동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활동 프로그램의 기준을 청소년

참여로 설정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기관·단체 운영에서의 청소년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 한다. 청소년기관시설에 

청소년의 운영에 관련한 실제 권한을 부여·확대 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시설의 청소년운영위

원회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대상으로 참여나 단순한 제안에 그치고 있어 실제적인 운영 권한

이 없다. 청소년활동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대표성 있는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의 예산

권 등 기관 운영에 따른 구체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센터에 성인으로 구

성된 운영위원회에 청소년 대표를 몇% 이상은 참여하도록 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청소년단

체 법인 이사회 또한 대표성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성과지표로 청소년활동 전반에 청소년참여를 명시하는 평가체계 마련 및 시행

하고, 청소년활동 기관에 예산운영 등 실제 권한을 청소년에게 부여할 수 있는 법안 등 방안

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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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자치활동의 다변화 및 자치조직 권한강화

청소년자치조직을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청소년참여수준을 향상하고, 지역에 다양한 청소년

참여조직을 네트워크하여 대표성 확보하며, 마을 중심의 청소년활동과 시설의 다양화·특성

화를 통한 활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을 체계화한다. 

① 청소년자치조직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의 지원체계 구축하는 것3)이다. 이는 청소년활동

이 동아리, 참여기구, 의회 등 자치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이 프로그

램과 사업의 대상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크므로 가급적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자치조직 중심으

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 확립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활동 전반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을 청소년지도자 중심으로 개발 지원하는 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로

서 청소년과 지도자가 함께 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도 동아리, 참여기구, 의회, 단체회원 

등 다양한 자치조직 청소년의 활동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시설과 함께 지역

에 다양한 청소년자치조직 또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확대한다. 

② 청소년활동시설에 자치조직 활성화를 통해 운영이 되도록 체계화하고, 활동시설에 자치

조직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한다. 7차계획 과정에 반영하였으나 단순 양적평가로서 청

소년 수로 평가하는게 아닌 실제 참여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동아리 등 자치조직이 자발적으로 운영 되는 과정을 해석하고 

변화를 안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활동시설에 청소년자치조직에 대한 구체적

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참여기구의 개편 및 연대를 통한 대표성을 확보한다. 

① 청소년 참여기구의 명칭을 참여기구가 아닌 청소년정책제안 기구로 변경하여 본래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청소년활동 전체가 ‘참여’가 중요한데 청소년참

여기구라는 명칭 때문에 다른 활동은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부르기도 하므로 

본래의 목적대로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로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한다. 또한 청소년 

자치조직도 정책제안할 수 있으나 본래 참여기구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의미로 정책제

안기구로서의 명칭 부여하는 것이다. 

② 청소년참여를 위한 조직과 영역을 다각화하고 확대하여 대표성 확보한다. 이는 청소년

활동 시설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참여기구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교육청 소속의 기관, 

지자체에 조례로 만들어진 청소년의회 등 지역사회 전체를 볼 때 청소년정책 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기구가 다수 있어 이를 모두 연대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지역의 

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를 구성 지원한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 학생참여위원회, 지자체 조례

를 통해 구성되는 어린이(아동)의회, 청소년의회, 민간의 청소년단체와 학교밖청소년연합회, 

3) 형식적으로 자치조직 회원이 몇 명이 구성되어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기관에서의 자치조직의 참여수준과 활

동 내용을 근거로 평가기준을 구체화 해야 한다. 단순 숫자로서의 양적 평가에서 질적평가로 한 단계 넘어갈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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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청소년 조직 등 다양하게 구성 운영 중인 청소년참여 조직이 연대하도록 지원체계를 구

성한다. 

셋째, 소규모 청소년활동시설 특성화 및 확대다. 

청소년센터(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의 활동을 재정립하고, 지역에 다양한 소규모 청소

년활동 공간을 지원하여 공공의 청소년활동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역사회에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원 등의 공간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교육 관련 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운영하며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전북 군산에 민간의 ‘사)들꽃청소

년세상’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과 교육청에 운영지원하는 청소년

자치배움터 자몽, 완주군청에서 운영하는 고래,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야호학교와 익산에 최

근 지역 중장기 정책에 따라 만들어 가고 있는 청소년자치공간 다꿈, 지리산에 명황성 등 전

국에 다양한 청소년활동 공간이 이미 폭넓게 진행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소규모 청소년활

동시설이 기존의 센터 운영에 비해 작은 예산으로 청소년활동 본래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플랫폼 형태를 띠는 작은 활동 공간으로서 청소년자

치조직에 집중하여 참여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간 혁신이 가능하도록 설계 확산한다. 기

존의 청소년활동시설의 문제 중 청소년수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중심의 시설이용 행태

를 보임으로써 불만의 목소리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방학 프로그램에서 초등 저학년 위

한 강사 중심의 학원식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는 현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저예산 공간과 지도자 지원을 위한 활동 공간을 혁신하여 설계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규모의 

대형화가 역설적으로 청소년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대형 청소년활동시설이 대부분 프로그램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자신이 자유롭게 

안정적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기 어렵다. 이에 청소년활동 공간은 청소년문화의집보다

도 규모가 작게 하고 시설을 새롭게 건축하지 않아도 기존의 50평 내외의 공간에 청소년활

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이 긴밀한 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 

운영한다. 청소년이 마을, 동네 곳곳에 있는 이러한 작은 청소년 활동시설을 거점으로 청소

년지도자와 밀접하게 만나면서 청소년자치조직을 강화해서 활동의 목적을 성취하며 청소년

의 역량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넷째, 청소년활동의 탈시설화 및 마을중심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① 마을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영역을 확장이다. 이는 소규모 활동 공간과 다양한 거점, 청

소년조직을 중심으로 활동 공간을 시설에서 마을 중심으로 이동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가

급적 탈시설화 하고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조직을 지원 또는 조직화 활성화하고, 청소년과 관

련한 다양한 민간 조직과 연대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직무를 지원한다.

② 청소년지도자의 직무에서 청소년동아리, 참여기구,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자치조직의 

조직화에 집중하면서 청소년이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성과지표로 첫째, 청소년자치조직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의 지원체계 재편 여부, 둘째, 지역 

청소년자치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 여부, 셋째, 청소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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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자치조직 운영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 마련 여부, 넷째, 청소년참여기구의 명칭을 

청소년정책제안 기구로 변경하는 법률개정, 다섯째, 지역사회 청소년참여 조직을 전체를 네

트워크할 수 있는 연합회 구성하여 대표성 확보할 수 있는 지자체별 법 및 정책 시행여부, 

여섯째, 소규모 청소년활동시설 시스템 설계 및 매뉴얼 작업 및 배포여부, 일곱째, 청소년센

터(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의 활동을 재정립(기존의 청소년센터의 역할을 현재 사업과 함

께 진행하며 지역에 소규모 청소년활동시설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하는 형태)할 수 있는 매뉴

얼 개발 및 배포, 여덟째, 청소년지도자 직무를 청소년자지조직 활성화에 맞추고 이들 자치

조직이 마을(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이 되도록 운영체계 보완 및 매뉴얼 작업하여 배포이다. 

3) 청소년정책 참여예산제의 내실화4)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실현을 통하여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청소

년이 원하는 정책에 예산 편성권을 통하여 참여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추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참여예산제의 실제화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참여기구에서 정책을 제안하나 

현장에서 대부분 프로그램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미미하므로, 청소

년의 정책 제안 활동이 실제화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이

루어야 하므로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실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①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청소년 참여권 부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에 청소년분과 

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개정 등 지원방안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청

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표준 모델안 제시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참여예

산제 도입에 필요한 운영 매뉴얼 개발하며, 청소년 참여예산학교(프로그램) 지원하다. 

둘째, 지역 및 중앙정부 청소년예산 편성권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예산편성 참여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청소년 예산 배정을 보장하는 조

항을 조례안에 포함시켜 청소년의 예산편성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

자체 청소년정책 예산에 매년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방안 마련하고, 

모든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사업 예산 중 몇 %를 임의로 설정하여 각 기관의 대표성 있는 

청소년들이 기관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매년 사업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성과지표로 첫째,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청소년 참여권 명시 여

부하고, 둘째, 지자체별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개정 여부, 셋째,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표준 모델안 개발 및 배포 여부, 넷째,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에 

4) 7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참여예산제는 이미 5차계획부터 포함되어 있던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형식적으로 

포함하여 아무런 정책 활동이 없을 경우 유명무실해 지기에 실질적인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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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배표 여부, 다섯째, 지자체 청소년정책 예산에 매년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방안 마련 여부, 여섯째,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사업 

예산 중 청소년이 원하는 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명시 여부다.

4) 청소년 참여 방식의 확장 및 내실화

청소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스템 구축하고, 청소년 정책참여를 내실화하여 

관련된 모든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① 청소년 의견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도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단체를 모두 알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하고, 어플 및 소셜미

디어 등의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 의견 상시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② 청소년 의견을 정책계획 당사자들이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한다. 청소년 정

책반영이 가능한 관계자들이 꾸준히 청소년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여 청소년

의 정책참여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책반영이 가능한 교육장, 지자체장, 시도의원 등이 학교 

및 청소년관련 기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청소년 대표단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

견 청취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정책반영이 가능한 관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찾

아가서 청소년을 만나고 소통할 수도 있으나 줌(Zoom)이나 메타버스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

해서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자체별 청소년이 정책 

제안하고 반영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년이 제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이유를 어플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

도록 체계화한다.

둘째, 청소년 정책참여의 내실화다. 

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에 청소년(15세~24세) 위원 위촉 

권고5)해야 한다.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중앙행정

기관 및 지자체 위원회 청소년 참여 현황 파악, 청소년 분과 위원회 운영 권고해야 한다.

② 지역 청소년조직을 네트워크하여 대표성 있는 청소년의 지속적인 참여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시설 중심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

구가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청소년의회가 각 지역 조례를 통해서 조직되고 있고, 교육청 산

하에 학생참여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밖청소년과 각 청소년단체 등의 청소년 대표성

을 띠고 있는 조직을 연대하여 가칭) 청소년 정책네트워크 구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청소년기구의 대표들이 연합한 가칭) 청소년 정책네트워

크를 구성해서 지역에 청소년정책을 정기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다. 가칭 청소

년정책 네트워크에 대표성 있는 청소년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제안 시스템 마련하고, 지자체 및 중앙정부는 가칭) 청소년정책 네트워크가 제안하는 

5) 청소년정책 6차 기본계획에서 청소년위원의 연령은 19세에서 15세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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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공모･지원의 적극적인 확대 추진한다. 그 동안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은 계속해서 부각되어 왔으나 실제적인 예산은 반영하

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청소년참여활동은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의 청소년단체와 

비정부기구(NGO)와 비영리단체(NGO) 등 관련 기관을 포괄적으로 열어서 프로젝트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청소년참여활동의 폭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인권, 지역사회문제 개선, 세대통합 활동 등의 사업지원이다. 

성과지표로 첫째, 각 지자체별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단체를 모두 알 수 있는 홈페이지 개

설여부, 둘째, 청소년정책을 제안하고 반영 여부를 알 수 있는 어플 제작 배포율, 셋째, 각 

지자체장, 교육장, 시도의원 등이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 등 법적 틀이나 관

련 정책과 사업의 진행 여부, 넷째,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청소년관련 정책의 심의·협의 조

정 등을 위한 위원회에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율, 다섯째,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조직을 네트

워크하여 대표성 있는 가칭)청소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여부, 여섯째, 청소년참여활동

을 위한 프로젝트 등 관련 지원사업 예산 반영비율이다. 

5) ‘청소년참여와 권리’ 정책영역을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상위 영역으로 편성한 만큼 

그만큼의 위상과 세부적인 정책 계획이 마련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에서 청소년 정책참여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별도로 구성(그 이전 청소년정책 5차 기본계획

에서도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포함)되어 있던 청소년 권리‧참여 관련 계획이 추진기

반의 하위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현장의 다양한 곳에서 비판 제안하여 

상위영역으로 나왔으나 이전보다 더 강화된 정책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세부 정책 실현에서 

구체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보완 해야 한다.  

그 동안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당연히 정책 

내용이 이전 수준이어도 무방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심지어 7차 청소년정책 기본 계획에

서 지난 2018~2022년 평가 및 향후 과제에서 “청소년 참여활동이 ‘청소년참여기구’에 대

부분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기구에 대한 인지도·참여도마저 낮은 상

황”라고 결과를 설명하고 여건변화 및 수요 대응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및 참여기제 개편, 

활동 인프라 수요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건희 ❘ 청소년참여 방향과 과제

91

6. 마치며

청소년은 시민이다. 청소년은 시민참여 주체로서 청소년활동·보호·복지·교육 등의 관련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안을 찾아야 옳다. 한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 

청소년관의 주류 담론은 ‘질풍노도기’ 등 문제 관점으로 학생의 위치권만을 강조하고 있

다. 이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그들의 자유권, 시민권, 참여권 등을 침해하는 인

권 침해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되고 국가의 정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또한 시민

참여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

니라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우수한 역량을 지닌 책임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나와 같은 현장 활동가나 연구자들만 주장하는 말이 아니

다. 국제사회의 청소년 참여 정책과 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의 모든 영역에 청소년의 참여

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노력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실현 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 참여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참여권 강화는 청소년정책의 주

요 이념으로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주요 정책에서(심지어 청소

년정책에서까지) 청소년의 참여는 요원한 과제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청소년의 권한 없

음’에서 기인한다. 권한이 없음에 대부분의 청소년 정책 참여와 같은 참여 활동이 이벤트나 

행사에 머무른다. 청소년이 정책 제안을 해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청소년에게 권

한이 없으니 그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을 안내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그렇

다 보니 청소년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정책의 내용을 살피면 CCTV 설치나 버스 

노선변경, 거리 쓰레기를 없애야 하거나, 학교 급식 수준의 단편적인 민원 수준에 머무는 경

우가 많다. 청소년환경과 부처와 지역 정책을 잘 알고,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자기 삶에 대

한 고민과 성찰 과정에서 나오는 정책이 아니라는 뜻이다. 관련 내용을 알면서 참여할 기회

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형식적 이벤트만 활성화 되어 결과가 숫자로만 남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최근 20년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꾸준히 사회에 참여해 왔다. 두발자율화 운

동부터 18세 선거권 운동,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에 대한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집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집회, 학생인권조례 등 다양한 영역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 참여한 청소년과 주요 시민사회단체, 정당과 관련 기관들의 노

력으로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선거 연령도 만 18

세로 하향되었다. 이후 2021년 12월 31일,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

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2년 1월 11일, 정당 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에 가입할 때 부모 등

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불과 

5, 6년 내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진일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정

치 사회적 담론은 청소년들은 입시 대상으로서의 학생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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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은 프로그램 수준에서 머물러 형식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18세 국회의원이 있는 독일, 19세 시장이 나오는 미국 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10대 때

부터 정당 가입부터 정치활동까지 대부분의 활동이 개방되고 장려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8세 선거권뿐만 아니라 몇몇 주요 나라는 16세 선거권까지 논의하거나 법이 만들어지는 현

실이다. 즉, 18세 선거권 하향뿐만 아니라 10대의 자유로운 정당 가입 등 정치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또한 요구된다. 학교에서 학생회가 법제화 되어 학생을 대변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법적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오랜 시간 청소년 정치, 정책 참여와 인권 보장에 대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 오면서 가장 

큰 걸림돌을 알게 됐다. 그것은 진보나 보수 등 다른 이념을 가진 정치집단이나 청소년이 주

로 활동하는 학교나 청소년시설 등 그 어떤 공간에서도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

는 것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이 청소년들의 정치, 정책 참여에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청소년에게 어느 수준의 법적 권한이 부여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많

은 환경이 변화될 것임을 확신한다. 청소년도 시민이며 그들의 공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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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를 활용한 청소년 지도 사례연구

: 청소년 주제탐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김세광·ChatGPT-4

에반겔리아 대학교 교수·AI language model based on the GPT-4 

1. 들어가며

"특이점"이란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순간을 가리키며, 미국의 컴퓨터 과

학자인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이 개념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켰다. 그의 2005년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는 2045년까지 AI가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강력해질 것이라 예측했다.1) 

이러한 예측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AI의 발전, 특히 초대형 언어모델 기반의 생성형 AI 챗

봇인 ChatGPT의 상용화를 예견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AI와의 협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하지만 AI

의 한계와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AI의 발전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지만, 그

로 인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처럼 특이점이라는 개념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그 중심에 ChatGPT

를 두고 있다. 이 특이점에 도달함에 따라, 우리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연구 결과를 이해

하거나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ChatGPT를 청소년 주제 탐구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연구이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이미 디지털 생태계에 익숙하며, 인공지능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그리

고 이러한 첨단 기술을 어떻게 청소년 지도에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미해

결 상태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선행 연구와 이

론적 배경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ChatGPT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

러나 ChatGPT와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초기 연구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청소년 지도를 위한 역할로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엘00학교의 교육연구소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지도하고 있었

기에, 2023년 1학기에 "청소년주제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ChatGPT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연구의 윤리성을 위해 참여한 청

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6960&cid=42107&categoryId=42107 (한경경제용어사전. 2016). 

2023.04.25. 검색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6960&cid=42107&categoryId=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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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과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를 확인한 결과, 'ChatGPT와 청소년'을 주제로 한 등재지에 발간된 국내학술논문

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kiss'와 'Riss'에서는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고, 'DBpia'에서는 이진옥

(2023)의 'ChatGPT 시대에 이루어지는 청소년 사목'이라는 천주교 신학 전문잡지에서 한 건

이 검색되었다.

ChatGPT의 상용화가 2022년 11월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높지 않은 

시점이다. 또한 청소년 지도가 현장 활동 중심으로 실시되는 특성상, 디지털 공간에 대한 접

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가속화 될 것으

로 예상되며,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활동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환경의 발전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

년들의 삶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청소년들

이 이 새로운 시대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ChatGPT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

고, 인공지능 시대에 ChatGPT가 청소년 지도의 역할로서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

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hatGPT를 청소년들의 삶과 관련된 주제 탐구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였고, ChatGPT, 또래 집단, 청소년 지도자 간의 실제 상호작용 

및 시너지를 분석하는 실행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인공지능 시대의 청소년 지도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고, 2023년 3월

부터 엘00학교의 청소년 8명과 함께 '주제탐구 프로젝트'의 과정을 사례 연구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8명이 사례이므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연구의 진

행상 12회기 중 8단 단계까지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므로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다. 이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주제탐구 글쓰기를 통한 청소년 역량 개발의 중요성

연구자는 지난 15여 년 동안 청소년들과 창의적 독서활동과 글쓰기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주제탐구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특히 주

제탐구 글쓰기는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력, 정보 수집 및 조직화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협

업 능력, 창의력,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여러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주제탐구 글쓰기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교육 방식이다. 주제탐구 

글쓰기는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효과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학문적 성장, 

협동 학습능력, 창의력,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자들이 

연구하였다. 김성훈(2018)의 연구에 따르면 주제탐구 글쓰기는 청소년들의 정보 수집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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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 능력, 학문적 호기심, 그리고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향상시킨다. 최현정(2015)

의 연구에서는 주제탐구 학습이 중학생들의 협동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정(2017)의 연구는 주제탐구 학습이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

해 탐구하였다. 박진원(2015)의 연구에서는 주제탐구 학습이 중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능력 향상이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제탐구 글쓰기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제탐구 글쓰기는 청소년의 전인적인 역량의 함양을 위한 청소년 지도의 한 방식으

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있다. 

2)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21세기는 인공지능(AI)의 시대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

다. AI의 교육적 활용은 학습 개인화, 학습 결과 개선,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한 가능성을 제

시하고 있다(Luckin et al., 2016). AI의 교육적 활용은 프로그래밍 교육에서부터 컴퓨터 지원 

협업 학습까지 발전해 왔다(Zhu & He, 2020). 또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적응형 학습, 학습 

분석 등 다양한 AI 기술이 교육 경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Zhu & He, 2020; Chen & Yao, 

2020). AI 기반 교육 도구는 형성 및 스텔스 평가를 통해 학습자와 교사 모두에게 귀중한 피

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결과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Shute & Kim, 2014).

AI의 교육적 잠재력은 학생 참여 촉진, 학습 결과 향상, 개별화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영

역에서 구체화되고 있다(Chen & Yao, 2020). 또한, 사회적 학습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행동, 

지식 습득,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이는 교육자가 보다 효과적

인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Buckingham Shum & Ferguson, 2012).

AI의 부상과 그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EdTech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논의되고 있

다(Weller, 2018). AI 개발자, 교육자, 정책 입안자 간의 협력은 교육에서 AI의 성공적인 통합

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Luckin et al., 2016). 이는 교육의 미래에서 AI의 역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한 실제적인 교육적 접근으로서 ‘ChatGPT를 활용하여 하

이터치 하이테크 미래교육’이 가능함을 정제영외(2023)의 “챗GPT교육혁명”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인공지능과 함께 발전할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안하며 교육 현장에서 AI와 챗GPT

를 활용하는 교수법과 교사의 역할, 교육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AI의 활용은 개인화된 학습 경험 제공, 학습 결과 개선, 교육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AI의 교육적 활용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교

육자, 학생, 그리고 정책 제안을 위해 이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AI

의 발전은 교육 분야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그 중심에는 개별화 학

습, 학습결과의 효과서, 그리고 교육의 형평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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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atGPT의 개념

OpenAI, 공동 창립자로 샘 알트만, 일론 머스크, 그리고 리드 호프먼이 있는 기업은 인공

지능(AI) 기술의 독점을 방지하고 인류를 위한 AI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에 설

립되었다(OpenAI, 2015). 이 비영리 조직은 2018년과 2019년에 GPT-1과 GPT-2 모델을 각각 

출시하였으나, AI 연구와 발전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데이터, 그리고 인력 자원에 대한 필요

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에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Microsoft로부터 10억 달

러를 투자받아 대규모 학습 인프라에 투입하였다(OpenAI, 2019). 이러한 전환은 약 1년 후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2020년에는 GPT-3 모델을, 2021

년에는 GP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 AI인 DALL-E를 출시하였다(OpenAI, 2020; 

OpenAI, 2021). 이어서 2022년에는 DALL-E 2를 출시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GPT-3.5를 기

반으로 한 대화형 AI인 ChatGPT를 발표하여 이 분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OpenAI, 2022). 이 AI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설계된 언어 모델로서,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추가적인 질문에 답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정확하지 않은 전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부적절한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인공지능 시대의 청소년 지도

청소년 발달과 그들의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그리고 학업적 성과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관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이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증가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DuBois 등 (2011)은 청소

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회

적, 정서적, 행동적, 학업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

하였다.

Wentzel과 Watkins (2002)은 학업 지원자의 역할과 동료 관계와 협력 학습의 중요성에 대

해 강조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동료 관계와 협력 학습 경험은 학업 

성취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Gifford-Smith 등 (2005)은 또래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문제 행동을 줄이고 긍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의 연

구 결과는 Viner 등 (2012)의 연구와 잘 일치하며, 이들은 교육, 소득, 사회적 지원 등의 사회

적 요인이 청소년기의 건강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Tolan 등 (2008)은 청소년 비행을 줄이기 위한 멘토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현재 기술 중심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는 

이들의 디지털 경험과 온라인 행동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

다. Boyd (2014), Buckingham (2008), Greenfield & Yan (2006), Ito 등 (2009), Livingstone 

(2009), Palfrey & Gasser (2008), Rideout 등 (2010), Subrahmanyam & Šmahel (2011), Turkle 

(2011), 그리고 Valcke 등 (2011)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온라인사용 경험,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의 학습과 사회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였다. 이들 연구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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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식,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과 개인 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이 학습과 발달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

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Boyd (2014)의 연구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세계에서 어떻게 사회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

한 문제에 직면하는지를 탐구하였다. 비슷하게, Buckingham (2008)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디

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표현하는지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Subrahmanyam & 

Šmahel (2011)은 청소년 발달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분석하였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개인 

정보 보호 및 중독과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부모와 교육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Turkle (2011)은 디지털 연결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역설적인 문제를 탐구하였다. 그녀는 기

술이 약속하는 연결 증가가 실제로는 고립감과 진정한 인간 상호작용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의 사회화, 학습, 그리고 정체성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Valcke 등 (2011)은 어린 아이들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장기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아이들의 온라인 행동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교육자

와 부모에게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멘토링, 동료 관계, 협

력 학습, 사회적 결정 요인 등이 청소년들의 발달과 학업 성취, 그리고 사회적, 정서적, 행동

적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와 인터넷 사용은 청

소년들의 정체성 구성, 사회화, 그리고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

는 여러 문제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자, 부모,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

에게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더 나은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더욱 심화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한 연구는 교육자와 부모가 청소년들

의 온라인 활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청

소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사회적, 학업적, 그리고 정서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청소

년들의 디지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멘토링 프로그램과 협력 학습, 또는 동료 관계와 같은 전통적인 청소년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는 물론,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삶에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하다. 이런 연구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도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 지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

소들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며, 이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지도자, 부모,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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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1) 사례연구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탐색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1) 연구 질문의 정의: : 해결하려는 연구 질문이나 문제를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명확하

고 구체적이며 교육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다(Yin, R. K., 2018). 

- 인공지능, 특히 ChatGPT가 청소년의 주제탐구 활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 청소년들이 ChatGPT를 사용하여 탐색한 청소년기의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주제는 무엇

인가? 

- 주제탐구 프로젝트 과정에서 ChatGPT, 동료 그룹 및 청소년 지도자 간의 상호 작용의 

역동은 어떠한가?

- 주제탐구 활동에서 ChatGPT의 어떤 측면이 참가자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 ChatGPT의 사용은 동료 그룹 내에서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와 참가자 사이의 역학 관계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인공 지능에 대한 참가자의 태도는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2) 사례선택

: 연구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특정 사례를 선택하는 과정이다(Flyvbjerg, B.,2006). 

- 인공지능 ChatGPT를 활용한 청소년 지도의 사례로  ‘청소년의 주제탐구 프로젝트’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3) 문헌 검토

: 사례 연구를 맥락화하고 기존 연구의 잠재적 격차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Creswell, J. W. (2012).

- 본 연구를 위해 청소년주제탐구,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ChatGPT의 이론, 인공지시대

의 청소년지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4) 이론적 프레임워크 개발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를 안내할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사례 연구에서 조사할 주요 개념, 변수 및 관계를 말한다(Miles, M. B., Huberman, A. M., & 

Saldaña, J., 2014). 
- 주요개념 : 인공지능을 활용한 청소년지도, 청소년지도의 가능성 

- 변    수 : ChatGPT, 동료집단, 청소년지도자의 각각의 시너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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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삼각 측량(Denzin, N. K., 1978). 

 ⓵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 수집: 문헌연구, 연구참여자들의 성찰보고서

 ⓶ 다양한 렌즈를 통한 데이터 분석: 연구자의 참여관찰, 연구자의 참여관찰, 동료피드백 

 ⓷ 결과 통합 및 종합: 연구참여자들의 결과 피드백 

(6) 결론 도출(Creswell, J. W., & Poth, C. N., 2017)

 데이터 분석 및 삼각 측량을 기반으로 연구 질문에 대한 결론을 도출을 한다. 

이 과정은 반복적인 데이터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연구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

분히 제공될 때까지 진행되었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엘00학교 청소년 8명이다. 참여자들은 

연구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엘00학교 고

등과정에서 실시되는 '주제탐구'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이다.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나이, 

성별, 학년 등)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에 의해 밝힘)

구분 이름 나이 성별 비고

1 김0준 17 남 중등 공교육 > 고등대안교육 1. > 고등대안교육2. 

2 박0균 17 남 중등 공교육 > 고등공교육 > 고등대안교육

3 한0음 16 남 중등부터 대안교육

4 오0현 16 남 3회기 이후 영국거주온라인으로 진행 중

5 이0후 15 남 중등부터 대안교육

6 김0본 15 여 중등부터 대안교육

7 이0연 15 여 홈스쿨링 > 대안교육 

8 김0한 14 남 중등부터 대안교육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 윤리적 고려사항

연구윤리를 위해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서를 받았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

리인의 서명도 함께 받았고 개인정보의 유출 혹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연구자가 주

의를 기울일 것을 서면으로 전달하였다.2) 

2) 부록. 2 청소년 연구참여자 동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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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 본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1)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연구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되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피드백과 인터

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주제탐구 보고서, 그룹 토론 

내용, 그리고 ChatGPT와의 상호작용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방

법은 연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2) 이론적 삼각 측량: 이론적 삼각 측량은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통해 동일한 현상을 이

해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ChatGPT의 이론, 인공지능 시대의 

청소년 지도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는 연구 결과의 타

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참여자 검증: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통

해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의 해석과 결론에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

인하였다.

(4) 반복적 검토 및 수정: 연구 과정은 반복적인 검토와 수정 과정을 거쳤다. 이는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 및 보고 단계에서 모두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

하고, 청소년들의 주제탐구 활동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

하고자 하였다.

5. 연구 결과 

ChatGPT를 활용하여 청소년 주제탐구 프로젝트의 진행은 새로운 도전이자 실험이었다. 

2023년 3월 첫 주부터 12주로 진행되는 청소년주제탐구3) 프로젝트 활동의 시작 단계에서는 

인공지능ChatGPT의 이해와 활용법, 질문법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였다. 이후 청소년들이 주

제를 탐구하고자 4개의 팀으로 만들어 4개의 주제를 구상하게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관심사, 고민거리, 흥미 등을 고려해 4가지 주제를 확정하였다. 

1) 청소년의 친구관계 

2) 청소년의 대학 진학 문제 

3)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4) 청소년 진학 – 중, 고등학교 대안교육을 중심으로 

특히 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안교육시설4)에 소속된 청소년들이다. 그들이 선택한 

3) 연구의 전개와 관련 되어 있는 교육과정은 부록.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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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에 대한 이해와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식을 알 수 있다. ChatGPT 활

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기기 활용이 수월할 수 있는 공간과 참가자들의 능동적 참

여를 위한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디지털 환경 조성

1)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생각과 인식 : 인공지능의 '노예'가 아닌 '주인'되기

  본 연구를 위하여 진행한 청소년주제탐구 프로젝트 첫 회기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와 윤리적인 접근을 다루었다. 특히 인공지능 ChatGPT 활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

적인 면을 함께 토론하고 이후 각자의 생각을 성찰일지로 기록했다. 다음은 성찰일지를 통해 

도출한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과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chat� gpt이다.� chat� gpt를� 뉴스나� 기사

로� 접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는� 생각만� 들었고�인공지능에�대해�큰�관심이�없었는데�수업을�통해� chat�

gpt를� 사용해�보니� 내� 생각보다�정말� 대단한�거� 같았다.� chat� gpt는�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도움과� 편리함

을� 준다.� 그렇기에� 나도� 모르게� 인공지능에� 조금� 의존하는� 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인공지능�

chat� gpt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인간만의� 가치를� 잃게� 될� 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공

지능이� 대신할� 수도� 있다.� 편리한� 부분에� 있어선� 좋은� 거지만� 인간만의� 가치를� 빼앗기는�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많이� 위험한� 것이다.�우리�삶에� 큰� 도움을�주는� 인공지능이지만� 한편으론� 좀� 위험한�것일� 수� 있기에�

앞으로�인공지능에�너무�의존하지�않고,�나만의�가치를�잘�드러내며�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 �

-� 16세.� 여.� 김0본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 2조 2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미등록 기관에 속한 대안교육기관이기에 대안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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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또는� chat� gpt는� 문제해결� 속도는� 매우� 뛰어나지만,�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너무� 일방적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문제해결을� 못� 얻어� 낼� 수도� 있다.� 또� 인공지능� chatgpt는� 일

차원� 적인� 생각으로� 편견� 또는� 현실적으로� 답을� 할� 수도� 있다.�문제해결능력이� 창의력을� 이용하는� 문제라

면� 아마�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 계산,� 또는� 조사하여� 문제를�

풀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속도와� 정확성을� 나타낼� 것� 이라고� 생각한다.�

-� 15세.� 남.� � 김0한

프로젝트의 시작점에서 도출 된 연구의 개개인의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 특히 GPT-4 기

반의 ChatGPT를 활용한 문제해결 활동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  모두 인공지능이 제공하

는 편리함과 효율성, 그리고 높은 문제해결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이러한 기술에 너무 의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이들은 ChatGPT가 실용적인 도구로서 뛰어난 속도와 정확성으로 문제해

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 계산이나 조사 등의 정보검색 작

업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이들은 ChatGPT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개인의 독립적인 사고력

이나 창의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이를 이용함

에 있어서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이들은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되, 그것에 너무 의존하

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와 독립적인 사고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위 내용으로 도출한 통찰은 다음과 같다. 

⓵ 인식과 사용의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AI와 ChatGPT의 편리함과 

실용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러한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성을 인식하

고 있었으며, 이는 창의적 사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⓶ AI와 창의적 문제해결: 참여자들은 AI가 단순 계산과 데이터 조사에는 뛰어나지만, 창

의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AI가 아직 인간의 창의적 사

고를 완벽하게 모방할 수 없다는 현재의 기술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⓷ 자기통제와 책임감: 참여자들은 AI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그들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해야 하고, AI에 너무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각을 보였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기술 윤리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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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버스에서의 프로젝트 활동과 ChatGPT :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

청소년들의 다양한 디저털 환경 경험을 위해 메타버스5) 공간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했

다. 각자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피드백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수업을 받는 경험과, ChatGPT를 이용하여 학습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반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볼 수 있었다.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놀면서�공부를�하는�느낌이어서� 새로웠습니다.� 챗� 지피티는� 마인드맵

을� 만들� 때� 사용� 하였습니다.

� 17세.� 남.� 박0균

메타버스를� 통해� 영국에� 있는� 0현이형과도� 같은� 공간에서� 수업하는�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또한�목차�

정리하는�과정에서� chat� gpt가� 어떤� 내용이�들어가야�하는지�잘� 알려줘서� 정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

다.� � � 16세.� 남.� 이0후

메타버스는� 재미없는�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신기하기도�했고� 미래에�어떻게�수업을�할까에�대해� 조

금� 생각해본� 거�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 chat� gpt를� 통해�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편리하게� 무언가를� 마

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16세.� 여.� 김0본

[그림 2] 메타버스에서 프로젝트 활동 

메타버스는 디지털 정보가 가상 공간에서 3D로 표현되어 사용자가 실제 세계처럼 행동하

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을 말한다. <그림 2>의 메타버스에서 프로젝트 활동은 청소

년들은 메타버스를 이용한 프로젝트 활동한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메타버스 

5) 활용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네이버에서 제작한 ZEP이다. 



2023 청소년연합학술대회

106

환경에서의 수업은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으며, 특히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도 함께 수업

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미니 게임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

이 훨씬 더 즐거운 경험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ChatGPT"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수업에 필요한 목차를 만드는 데 도움

을 받았다. 이를 통해 더 쉽게, 효과적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주

제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은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 특히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

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위 내용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통찰은 다음과 같다. 

⓵ 메타버스에서의 수업 경험: 학생들은 메타버스에서의 수업이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이

었다고 말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수업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는 경

험할 수 없는 유니크한 경험을 하였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메타버스를 통해 먼 거리에 있

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하였다.

⓶ 미니게임과 같은 활동: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미니게임과 같은 상호

작용 가능한 활동을 제공했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 경험을 더욱 흥미롭고 즐거운 것으로 만

들었다.

⓷ ChatGPT의 활용: 많은 학생들이 ChatGPT를 이용하여 학습 자료의 목차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구조화하고,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

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⓸ 메타버스에 대한 초기 인식과 경험의 차이: 일부 학생들은 처음에는 메타버스가 재미없

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수업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것이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이었

다는 것을 발견했다.

⑤ 학습 방식의 변화: 전통적인 학습 방식과는 다르게,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놀면서 배우

는' 느낌을 받았다고 학생들이 언급하였다.

3) ChatGPT, 동료 협업, 그리고 지도교사의 역할: 주제탐구를 향상시키는 세 가지 요소

본 연구에서 사례로 체택한 ‘주제탐구활동’의 만족도 높은 결과물을 위한 주요한 역동

은 인공지능 ChatGPT, 청소년동료 집단, 청소년 지도자 간의 성호작용이다. 이 세 가지 요인

이 어떠한 시너지를 창출하는지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다. 참여자들의 성찰을 통해 분석

한 세 가지 요소의 역동을 살펴볼 수 있었다. 

chat� gpt는�내�의견을�들어주고�적절한�답과�믿을�수�있는�답을�주어�글을�쓰는데�큰�틀을�잡는데�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큰� 제목을� 잡고� 안에� 내용을� 채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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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0음�형은�같은�주제�안에서�서로�다른�역할을�하여�서로�협동해�조금�더�시

간을� 줄일� 수� 있고,서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도움

을� 주고,� 서로� 피드백도� 해줄� 수� 있다.�교수님은(엘리쌤)�제가�주제를�잘�파악하지�못�했을�때�주제에�대하

여�제대로� 이해시켜� 주시고,� 제대로�된� 주제를� 파악시켜� 주셔서�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었다.�옆에서� 피

드백도� 해주셔서� 잘� 못된� 부분이나� 잘� 안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글을� 잘� 쓸� 수� 있었다.� �

- 15세� 남� 김0한

Chat� gpt를�이용하여�자료를�쉽게�찾을�수�있어서�시간적으로�되게�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먼�거리에�

있는� 정현이지만,� 매번� 꾸준히� 저와� 영상으로� 협력해서� 너무� 고마웠고� 확실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고�생각하니�부담감이�적게�느껴졌습니다.�목차를�짜는�부분에�있어서�선생님께서�우리들의�경험을�바

탕으로�제작해�보라는�좋은�아이디어를�제공해�주셔서�그�아이디어를�바탕으로�쉽게�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세� 남� 박0균�

도출된 참여자들의 성찰일지를 분석해 보면, ChatGPT, 동료 협업, 그리고 지도교사의 역할

이 주제탐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위 과정으로 도출한 통찰은 다음과 같다. 

⓵ ChatGPT의 역할: 참여자들은 ChatGPT를 이용하여 주제탐구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

르게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ChatGPT의 도움으로 주제에 대한 흐름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글 쓰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유용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⓶ 동료 협업의 중요성: 참여자들은 동료와의 협업을 통해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서

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동료와의 협업을 통해 주

제탐구 과정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서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⓷ 청소년지도자의 역할: 지도자는 참여자들이 주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주

제탐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지도자는 참여자들이 막히는 부분에서 방향성

을 제시하고,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이는 참여자

들이 주제탐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4) 주제를 탐구를 통한 성찰

모든 참여자들이 각자의 주제를 탐구하면서 새로운 깨달음과 느낌을 경험했고 다음과 같

은 성찰을 얻었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김0한:� '친구'라는� 주제를� 탐구하면서� 친구의� 중요성과� 친구와� 싸우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다짐했습니다.

-� 박0균:�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면서� 정체성이�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 것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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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 김0본:� '대안학교'라는� 주제를� 조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긍정

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0후:� '수능� 외의� 대학� 입학� 방법'에� 대해� 조사하면서� 다양한� 대안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들을�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한0음:� '친구와의� 관계'라는� 주제를� 탐구하면서� 친구� 사이에서의� 이해와� 신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

다.� 그는�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 김0준:� '대안학교'에� 대해� 조사하면서,� 현재�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여러� 장

단점을� 더욱� 자세히� 느꼈습니다.

-� 이0연:� '수능� 외의� 대학� 입학� 방법'에� 대해� 조사하면서,� 수능�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새롭

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연하게만� 느껴졌던�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오0현:� '청소년� 정체성'에� 대해� 조사하면서,� 정체성� 형성에� 안정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

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자식을� 기를� 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⓵ 학습자 중심의 교육 접근법의 효과: 학생들은 각자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그것

을 깊이 있게 탐구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였다. 또한, 이런 접근법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⓶ 실생활과의 연결: 선택한 주제들은 대부분 학생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

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

⓷ 사고력과 표현력의 향상: 학생들은 자신들이 얻은 지식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면서, 사

고력과 표현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서 감정 표현 능

력도 향상되었다.

⓸ 다양한 학습 경로의 인식: '수능 외의 대학 입학 방법'이나 '대안학교'와 같은 주제를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습 경로 외에도 다양한 학습 경로가 존재함을 인식하였

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습 경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⓹ 자기반성 및 계획 설정: 주제 탐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이나 미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친구'라는 주제를 탐구

한 학생은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짐을 했고, '청소년 정체성'을 탐구한 학생은 나

중에 자신의 자식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기반성과 계획 설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⓺ 공감 및 상호 학습: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은 서로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주제탐구와 같이 청소년 참가자 중심의 활동은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독립적 사고, 그리고 공감 능력과 같은 21세기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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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인의 관심사와 생활에 맞는 주제

를 선택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성과 의미를 느끼게 하

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6. 나가며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특히 대화형 AI인 ChatGPT와 청소년들의 협업에 초점을 맞추었

다. 현재 AI와 청소년들 사이의 연구가 부족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기회와 도전을 파악

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ChatGPT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분석하고, AI 시대에 ChatGPT가 청소년 지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청소년 주제탐구 과정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청소년들이 Chat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ChatGPT,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간의 상호작용 및 시너지를 분석하는 실행 연구

를 실시했다. 이 연구는 2023년 3월부터 엘00 학교의 청소년 8명과 함께 12주 동안 진행된 

주제탐구 프로젝트 활동을 사례로 삼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안교육을 받는 특정 청소년 8

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아직 진행 중

이므로 완전한 결과를 제공하지는 못했다6).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활동에 인공지능 ChatGPT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해 청소년 지도의 영역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AI 활

용기술 향상이 필요하다.

메타버스 혹은 다양한 디지털, AI 환경에서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그로 인해 학습 경험이 향상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을 통한 청소년지도의 

다양한 공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hatGPT, 동료 협업,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이 주제탐구에서 중요하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시너지가 청소년 활동의 효과적인 진행에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각

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청소년 주도의 환경이 중요하다. 이는 주제탐구

나 청소년 활동에 대한 동기를 증진시키고, 활동의 깊이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연결될 때, 더욱 의미 있고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계획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과 연관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학습, 활동 경로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

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한다. 

6) 2023.5.24.일 까지 활동이 마감됨에 따라 본 연구는 12회기 중 9회기 까지 진행된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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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술 교육 강화: 청소년 지도자들이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AI를 활용한 학습 환

경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 방법을 발견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메타버스 환경의 활용: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학습은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만들며,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을 적극 활용하면, 청소년 활동의 동

기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협업 기반의 학습 환경 구축: ChatGPT, 동료 협업,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들이 함께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청소년 주도의 학습 환경 조성: 청소년들이 각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 그들의 관심사에 따른 활동을 추진하고, 주제탐구에 대한 동기를 증진시키며, 활동의 

깊이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여섯째,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연결된 활동 구성: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연

결될 때, 더욱 의미 있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계획에서 청

소년들의 실제 생활과 연관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다양한 학습 경로 인식과 활용: 전통적인 학습, 활동 경로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여,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째, AI와의 협업 경험 확대: AI와의 협업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

니다. AI는 정보를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경험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아홉째, 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 AI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다. AI의 

윤리적 사용, 데이터 프라이버시, AI의 잠재적 위험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내용에서 청소년지도는 청소년들이 현재와 미래의 디지털 사회에서 능동적인 참여

자가 되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흥미와 필

요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절한 기술 활용, 그리고 청소년들의 디지털 능력 향상

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급속하게 바뀌는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활동의 다양성

을 고려하고 다양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도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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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주제탐구 프로젝트 계획서 

* 개인별 10페이지 / 팀별 20페이지 분량의 탐구보고서 작성

* 각 회기 당 참여자 성찰일지 작성 

회기 주제탐구 프로젝트 활동과정  진행방법 비고 

1 인공지능 시대와 챗GPT의 이해 강의 / 토론 청소년지도자 중심

2 챗GPT의 윤리적 문제 강의 / 토론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개인적 과제 제출 

3
연구윤리

주제탐구를 위한 주제선정 
챗GPT를 활용한 

주제선정활동 
각 주제별 팀 선정

4 주제탐구 목차 구성하기 1. 
- 참고도서 찾기

- 유사 주제 도서의 
목차 벤치마킹 

5 주제탐구 목차 구성하기 2. 
주제탐구 목차 

구성하기

챗GPT, 지도자, 
동료토론 종합적 

반영

6 주제탐구 서론 쓰기 
독자, 흥미, 서론의 
요소를 반영하여 

글쓰기 

7
메타버스 ZEP에서 만나는 우리 

- 디지털 공간에서 단합회
메타버스 ZEP

교실 속 수업진행

8
주제탐구 서론 이어 쓰기 

- 웹DB활용하기 
동료피드백, 코칭

9
데이터 분석과 축적을 위한 

대형서점 나들이
 서점방문

관련도서탐색
챗GPT의 한계 

극복을 위한 활동

10 주제탐구에 데이터 반영하기 동료피드백, 코칭

11 주제탐구 작성 동료피드백, 코칭

12 주제탐구 발표 
각 주제별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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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청소년 연구 참여자 동의서 

[엘00학교�교육연구소]

■연구�프로젝트�제목� :� ChatGPT를� 활용한� 청소년� 지도와� 상호작용�
� � � � � � � � � � � � � � � � � � � � � � -� 챗GPT를� 활용한� 청소년� 주제탐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자� :� 김세광
� � � � � � � � (교육학박사/� 에반겔리아� 대학교� 교수� /� 엘드림학교� 교육연구소� 소장/� 010� 5671� 1777)

■본� 동의서는� [엘00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수행되는� [� ChatGPT를� 활용한� 청소년�

지도와� 상호작용� ]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그� 부모(법정� 대리인)가� 이해하고� 동의하

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연구� 목적� 및� 절차본� 연구의� 목적� [� 청소년들이� ChatGPT와� 협업하는� 과정에

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ChatGPT가� 청소년� 지도의� 역할

로서�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입니다.� 참여자는� 다음과� 같

은� 연구�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구� 절차� � 2023년� 3월� 1째� 주� ~� 7월� 3째� 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 � � � � � � � � � � � � � 엘드림학교� 7층에서�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 진행함�

2.� 참여자의� 이익�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참여자는�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미

래역량강화,� ChatGPT활용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의� 향상을� 얻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3년� 한국청소년박람회� 참여의� 기회와� 교통비,� 숙박비가� 지원� 됩니다.� 진

행� 중� 발생하는� 갈등이나� 재해,�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적절

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 익명성� 및� 기밀성� 보장�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기밀로� 처리되며,� 연구� 결과� 발표�

시� 익명으로� 제공됩니다.� 연구� 데이터는� 보안된� 장소에� 저장되며,� 연구�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됩니다.

4.� 참여자의� 권리� 참여자는� 연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

나� 중단하는� 것이�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5.� 연구� 결과� 공유� 연구가� 완료되면� 참여자� 및� 법정� 대리인은� 연구� 결과에� 대한� 요

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동의서� 서명�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으며,� 자녀(또

는� 법정� 대리인)의�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서명은� 연구� 참여에� 동의함을� 의미하며,�

참여자와�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 사본을� 받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청소년� 참여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소년� 참여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정� 대리인�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정� 대리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 � 짜:� _� 2023.�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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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연구에 활용한 주요 Chat.GPT4. 대화 내용 예시 

1) ChatGPT에 대한 개념이해를 위한 질문 

 - ChatGPT의 개념과 탄생 그리고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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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연구참여자 동의서 작성에 도움 

  챗GPT가 제시한 기본 틀을 참조하여 연구참여자 동의서 작성함 

  ( 부록.2 참조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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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들의 주제탐구 과정에서 도움이 된 대화의 예시 

(1) 친구의 의미 >> 친구가 아닌 관계에 대한 설명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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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 말고 대학가는 방법  >> 친구가 아닌 관계에 대한 설명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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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참여자 성찰일지 내용 예시 : 카카오톡 단톡방을 활용함 

이하 생략. 



   종 합 토 론

∎청소년지도사 경력개발 관점에서
  | 유금봉(㈜세종청소년 대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청소년복지의 과제」에 대한 토론
  |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장)

∎청소년시설ㆍ공간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
  | 곽지숙(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센터장)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변화의 시작
  | 백수연(화성시누림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청소년참여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 한지유(건국대학교 대학생)

∎챗 GPT와 AI 드로잉 활용한 청소년현장 사례
  | 윤여원(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ChatGPT를 활용한 청소년 지도 사례연구에 대한 토론문
  | 김예준(엘드림학교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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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경력개발 관점에서

유금봉

㈜세종청소년 대표

1. 발제에 관한 의견

2003년 9월 어느 날 오후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름이 바뀐 충남 연기군에서 청소년

단체에 발을 들이고 활동하던 2년 차의 순간을 기억한다. 만 20세의 청소년 시기이자 사이버 

대학을 통해 청소년학 공부를 하던 시기였다. 자료 정리를 하다 2003년도 연기군 청소년자치

위원회(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위촉장을 발견했고, 문득 당시에 위원장 이름으로 자치

위원회 예산 교부신청을 했던 기억이 났다. 당시에 교부신청 했던 자료가 아직 저장돼 있어 

파일을 열어보니 연간 사업비가 250만원이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2023년 시·군·

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예산이 280만원이니 12개월로 나누면 월 25만원의 예산이고, 정기회의

에서 밥 한 끼 지출하면 소진될 예산 수준이다.

단편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예산을 언급했지만 타 사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청소년

들도 이리 박한 예산 내에서 잘 견뎌주는 것에 경쟁의식을 느껴서인지 크게 변하지 않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기초선과 복지 수준에도 잘 견디고 계신 전국 청소년지도자들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발표자께서 언급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30년이 넘는 시간이란 노력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청소년분야 중장기계획에서 첫 언급 이후 여러 단위에서 노력한 덕택에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내‘청소년지도자지원 및 전문성 제고’라는 소과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전개되어 온 것만큼 지역별 노력도 다양했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의 공공 청소년지도자 보수

기초선이 낮고, 처우개선비 정도로 부족함을 보전하는 형태가 많은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속히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사례를 통해 가야 할 부분의 맥을 짚고 실천해야 하는 시사점을 제시

한 것은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긴 기간에 걸쳐 법제를 이룬 부분과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가져올 접근방법을 제시했다고 본다. 이후  기존 청소년 

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과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에서 본 것처럼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지자체에 예산이 있는가’와 

‘지자체에 실현하고자 할 의지가 있는가’에 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에 비해 현저히 적은 청소년지도사의 수 하나만 봐도 사회복지사들이 

해 온 노력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전략적인 실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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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지도사 경력개발

그간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임금․보수, 고용안정성, 

취직기회 및 자격유지발전 기회 등이 위협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임금․보수 체계 안정화, 고

용안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시됐다. 코로나19로 노동환경이 불안해

짐에 따라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청소년지도 분야 사업 현장의 붕괴방지를 위한 제도

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상담ISC 이슈리포트, 2021(7). 1-23).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4개월만에 해제했

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활동 분야는 매 순간이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이 과정에서 축소되

거나 없어진 사업들 또한 다수였다. 최근 모 지자체에서 청소년기금 매칭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지방비가 부족해 국고를 부족한만큼 덜 받고 교부하는 사례가 생겼

다. 청소년들에게 직접 사용해야 할 예산도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사의 보수 기초

선을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역설적으로 청소년지도사가 행복해야 청소년도 행복하지

만 이젠 그마저도 청소년이 없고 여전히 청소년분야 예산은 많은 지자체에서 삭감 0순위이

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이에 보수의 기초선의 확보 및 처우개선과 더불어 청소년지도사의 커리어 개발에 대해 고

민을 해야 한다. 발표자께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매년 청소년지도사가 배출되고 있고 그간 누

적된 자격취득자가 7만 명에 근접했다. 그러나 배출되는 청소년지도사가 실질적인 활동 현장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덜 매력적이고 불안정한 시작 조건은 

차치하더라도 이후 전문성을 갖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이는 

분명히 현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민간기업처럼 커리어를 쌓아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

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없지만, 청소년지도사 개인으로서의 경력개발과 청소년활동 현장

에서의 경력관리체계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관성이 전문성을 만들

고 우리 전문영역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고 본다. 

3. 마치며

우리 청소년활동 현장은 청소년지도사들의 이직에 얼마나 관대한가. 어렵게 공부한 것만큼 

청소년활동 현장은 그들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현재 청소년활동 현장은 청소년지도사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매력적이지 못하다. 개별적 헌신과 희생을 여전히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구

조와 상황들은 빠른 소진과 이직, 나아가 다른 업계로의 진출을 빈번하게 만든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고민을 하는 소수의 사람만 다시 고민하는 상황이 전승되는 구조 또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고 머무르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 우리 분야의 전문가는 누구인가? 

전문가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우리는 아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모두가 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는 

이가 맞이할 앞으로 10년 이후에, 40년 전의 이야기를 되풀이해 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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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야 한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2023). 2023 청소년사업안내.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1). 이슈리포트(2021-7).





황여정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청소년복지의 과제」에 대한 토론

127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청소년복지의 과제」에 대한 토론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장

2023년~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하 제7차 기본계

획)’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학회에서 제7차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제7차 기본계획

은 이미 수립되었지만, 법령에 근거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

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실제 정책현장에서 기본계획 내

용을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발표자들께서 다양한 분석틀을 적용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제6차 기본계획과 비교․분
석해주셔서 제7차 기본계획의 차별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제7차 기본계획이 지향

하는 방향성을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밀도 있는 논의를 제공해주신 발표자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

려 제7차 기본계획 중 청소년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방향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내용을 부연

해보고자 한다. 

1. 기본계획의 기능 및 범위 관련

기본계획은 그 특성 상 청소년정책 전(全) 영역을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개별 영역의 측면에서 보면 내용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7차 기

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일정 부분 입장이 나뉘었다. 먼저, 

그간 기본계획이 중장기 국가정책으로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때로는 정책이 아닌 사업 수

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포괄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수립되는 기본계획

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세세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향후 정책추진의 큰 방향과 틀을 제시하

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술한 입장도 일리가 있지만, 실제 정책이 구현

되는 일선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구체성이 담보된 정책계획이 제공되어야 효용성이 있으며, 

큰 방향과 틀만 제시되면 오히려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연구진과 집필진, 각 분과별 T/F 위원들은 이러한 입장과 문제를 

고려해 정책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을 수정․보완 및 발전시킨 

과제들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으나, 신규 발굴 과제들은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했을 수 있다. 또는 타 부처 협조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해당 부처와 사전 조율이 완

료되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제안한 과제의 내용이 일부 조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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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내용에서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사항들은 앞으로 시행계획 등 부처와 지자체의 자

체 추진계획을 통해 상세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제7차 기본계획 내 청소년복지정책의 방향성

이전 기본계획과 비교했을 때, 제7차 기본계획의 틀과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대

과제가 4개에서 5개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발표문의 <표 2>에서 상세히 분석해주신 바와 같

이, 6차 기본계획에서는 참여․권리, 활동, 자립 및 보호, 추진체계 등 4개 영역에서 대과제가 

제시된 반면, 제7차 기본계획에서는 활동, 복지, 보호, 참여․권리, 추진체계 등 5개 영역으로 

바뀌었다. 대과제 수의 변화는 이전 기본계획에서 복지․보호 영역이 1개로 다루어졌던 것을 

구분했기 때문인데, 이는 그만큼 제7차 기본계획에서 향후 청소년 복지정책과 보호정책의 역

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차 기본계획에서 청소년복지정책의 대과제명은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으

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활용해 청소년 지원망을 구

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의 새로운 위기 심화와 복지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존 정책대상 지원은 더욱 촘촘하게 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운 위기 

유형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다(관계부처 합동, 2023.2). 발표문의 <표 7>

에 제시된 제6차 및 제7차 기본계획 비교 내용에서도 일부 나타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제7차 기본계획에서 ‘환경조성’, ‘추진체계’, ‘발굴’ 관련 내용이 

이전보다 강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7차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복지영역에서 지향했던 정책 방향은 “공정하

고 실용적인 복지, 생애 전(前)반기를 아우르는 자립 지원”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내부적

으로 3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했는데, ‘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 지원’, ‘청소년 사회안전 

체계 및 연계․협력 강화’, ‘생애 자립 지원’이 그것이었다. 최종 검토 및 수정 과정에서 

구체적 표현은 조정되었지만, 생애 전(前)반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청년 시기에, 누구나 차별

과 배제 없이 정책적 지원을 받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자립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복지 정책이 지향하는 큰 방향으로 볼 수 있다. 

3. 제7차 기본계획 내 청소년복지 영역 주요 내용 관련

제7차 기본계획 복지영역에 포함된 중과제 내용과 관련하여, ‘2-1.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체계 강화’에서는 위기청소년 발굴-지원-치유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 청소년안전망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위기청소년 대응체계 내

실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데이터 중심 지원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2). 이 같은 정책 취지를 달성하는 데 발표문에서 제안해

주신 구체적 방안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 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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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프렌들리 사업’의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연계하는 방안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동반자 확대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 대안 등은 별도의 연구 

또는 논의를 통해 세부적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된다. 

‘2-2.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는 이전에 추진해 온 정책의 연속선 상에서 이를 확대․보
완․발전 시킨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6차 기본계획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

으로 평가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정교화하기 위해 발굴․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학업․진
로지원을 확대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프

라를 확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표문에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

년의 수요와 학습 역량을 감안한 교육내용 모색, 온라인 학습이 가지는 다양한 제약을 극복

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국정과제

에서도 명시된 과제이므로,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그 밖에 지

난 수 년간 조명되었던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의 보완점들과 후기청소년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하였다.

‘2-3.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들과 청소년 (한)부모 특성을 고려한 학업 및 경제지원 등 내실화, 은둔형, 수용자 자녀, 

가족돌봄 청소년, 채무상속 청소년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형의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장애, 경게선지능 청소년 대상 지원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 과제의 경우, 발표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7차 기본계획의 신

규 정책과제로서, 그간 정책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들도 ‘차별과 배제 없이’ 지

원받을 수 있도록 보다 넓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들 청소년에 대한 지원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

해서는 앞으로 대상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계획은 그 자체로 정책 백서라기보다는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정책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기본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구체화 되지 못한 내용은 정부 부처와 지자

체의 시행계획과 세부 정책들을 통해 상세화될 수 있을 것이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서 현

장 적합성 있는 세부 정책들을 발굴하는 데는 학계 및 현장과의 소통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계, 현장, 그리고 정책추진 주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이 지향

하는 방향과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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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공간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

곽지숙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센터장

청소년시설‧공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다양하다. 먼저, 청소년과 지도자가 

만나는 공간이다. 그리고 청소년이 또래 또는 선후배, 지도자와 만나서 하고 싶은 활동을 궁

리한다. 그리고 실현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의 의미는 사람을 빼

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맞잡고, 표정과 행동을 읽고, 자신의 의

견을 내면서 조화를 이루어간다. 이러한 공간에는 때때로 내용이 채워져 있기도 하지만, 많

은 부분 내용을 함께 채워가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간다. 서로 공간에 흐르는 공기를 체감하

며, 서로의 정서를 나눈다. 하여 온라인보다 대면하는 즐거움이 크다. 대면하는 공간에서 함

께 경험하는 모든 것, 신나고 즐거운, 많은 실패의 경험은 청소년 활동에 담긴 큰 의미이고 

특성이다. 그러나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적 요구를 따라 대면을 대체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강영배 교수의 발제 덕분에 학습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발제자의 의견에 대부분은 동

의하며 토론자의 질문과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시설‧공간의 변화

발제자는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재구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밝힌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5대 과제 중에서‘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에 제시된 중과제 중심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간 및 시설의 재구조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청소년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를 제시한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강조하지만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공간 구축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디지

털 기반의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재구조화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디지털역량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에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지를 명료화하고, 이에 맞는 공간, 장비, 역량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의 문제와 한계, 미래를 위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여기에서 토론자는 질문이 생겼다.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으로 가능한가?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경험의 한계를 확장하고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가? 청소년이 지도자보다 앞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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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발제자의 의견대로 청소년은 아직은 디지털 공간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제한되어있다. 청소년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문역량

을 갖춘 지도자(전문요원)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청소년시설‧공간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무엇인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배경, 분야, 목적, 

환경, 대상 등과 전략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정의

세계

경제포럼

디지털 기술 및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하여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

IBM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전략

AWS

조직이 디지털 기술을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통합시켜 고객 서비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적용하는 프로세스, 기업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여 진화하는 고

객의 요구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적 및 운영적 변화를 실행

Mckinse

y

예측으로 계획하고 자동으로 생산하며 정황을 인지해 고객을 대응하는 등 

사업의 핵심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개척하는 것, 그리고 조직문화, 정보시스템, 신기

술 활용역량 등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디지털 역량(Fundamental 

Digital Capabilities)을 구축하는 것 

s-core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모델, 제품과 서비스, 프로세스(운영 방식), 정

책, 제도, 문화(경영방식)등 사업 체계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바꾸는 것, 

전통적인 기업이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 그 전환의 과정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기업이 주체로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변화하

는 환경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

한국

정보통신

기술협회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현식시키는 것,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

신기술(ICT)을 플랫폼으로 구축·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

신하는 것을 의미

자료: 이헌증(2023)부분 발췌

<표 1> 다양한 디지털 전환의 정의

앞선 정의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통적인 의미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혁신이다. 국내외 

디지털 전환은 사회 전반으로 그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고,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청소년 활

동 영역에서의 필수적인 과제다. 발제자의 언급대로 청소년이 살아갈 시대는 디지털 활용 역

량이 삶의 질을 가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시설의‘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표 1>을 활용, 단순 

대입 적용·치환하여 청소년시설‘디지털 전환’을 <표 2>로 정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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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청소년시설의‘디지털 전환’정의

세계

경제포럼

디지털 기술 및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청소년 활동 모델을 활용하여 청소년 시설(조직)을 변화시키는 것

IBM

청소년시설이 디지털과 청소년 활동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청소년 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변화시키고, 

청소년의 성장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전략

AWS

청소년 시설이 디지털 기술을 모든 활동 영역에 통합시켜 청소년지원 방식을 근본적

으로 바꾸기 위해 적용하는 프로세스, 청소년시설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여 

진화하는 청소년의 요구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적 및 운영적 변화를 실행

Mckinse

y

청소년시설로서 미래변화 예측으로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생산하며, 상황을 인지해 청

소년의 요구에 대응하는 등 청소년 활동 목적의 핵심과 새로운 가치를 개척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시설의 조직문화, 정보시스템, 신기술 활용역량 등 이러한 변화를 가능

하게 하는 근본적인 디지털 역량(Fundamental Digital Capabilities)을 구축  

s-core

새로운 청소년의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 모델을 개발하고, 활동의 내용과 

지원, 프로세스(운영 방식), 정책, 제도, 문화(경영방식)등 청소년활동 체계 전반을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해 바꾸는 것, 

전통적인 시설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 그 전환의 과정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청소년(시설)이 주체로 청소년들이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

한국

정보통신

기술협회

디지털 기술을 청소년 활동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청소년 활동 환경과 구조를 혁

신시키는 것, 일반적으로 시설에서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플랫폼으로 구축·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청소년 활동 시설의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고 재구조화 하는 것을 의미

<표 2>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

조금 엉뚱한 발상으로 산업에서 정의한 디지털 전환의 개념을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전환

개념으로 치환해 보니 그 의미가 조금 다가온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방향은 희미하다. 

청소년시설‧공간의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그래

야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전환이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코로나 시기, 청소년 현장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행사가 대안이 되었다. 2021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각 지역의 청소년어울림마당, 인증 활동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토

론자가 속한 기관에서도 비대면 공연,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공간 설계를 시도했다. 

‘안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 시도라도....’라며 위로하고 스스로 다독이며 ‘아니 청소

년 활동은.... 대면해야... 맛이 나지, 찐이지’라며 코로나가 풀리기를 간절하게 바랐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체험형 묵직한 디지털 장비가 설치되었다. 아쉽게도 체험은 중단되었고 

공간만 넓게 차지하고 있는 페물이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제시했다. 여성

가족부의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 사업은 6개 국립 청소년시설을 메타버스로 구현하여 청소년

이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기반하여 코딩가상현실(VR), 증강현실

(AR), 무인 비행체(드론) 등 다양한 디지털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최창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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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2022년 교육 정보화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기반의 수업과 교육 정보 

서비스 혜택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 4대 정책목표와 851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① 미

래형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교육 연구 환경 조성 ② 지속 가능한 교육 정보화 혁신 ③ 정보

통신기술 통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실현 ④ 공유형 교육 정보화 자원확대 등이다. 예산 규모

는 1조 5,577억이다(류현주 외, 2022).

OECD Education 2030에서도 디지털 역량은 미래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중 하나로 강조하

고 있고,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2010년 이후 디지털 청소년 활동의 개념을 사용

하기 시작했다(류현주 외, 2022). 

청소년시설‧공간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 앞에서 활동 변화의 당위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청소년지도자로서 자신을 완전히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솔직하게 토론자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준비가 덜 되었다.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가 더 큰 과제로 다가온다. 정책적인 선언은 존재하나 실효성을 높일 대안

이 미약하게만 보인다. 

토론자가 속한 청소년수련관은 공사 중이다. 21년이 지난 청소년시설의 리모델링이 한창인

데 디지털 전환은 멀기만 하다. 의견은 많았지만 예산 맞춤형으로 공사는 완료될 것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연구(2021)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디지털 전환 모델 개발 사업 

체계도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했다.

[그림 1] 청소년수련시설 디지털 전환 모델 개발 사업 체계도: 청소년활동진흥원(2021)

차현숙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사업의 디지털 전환은 국가마다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핀란드(2010～)의 디지털 청소년 활동은 디지털 기술을 활동의 수단과 콘텐츠로 활용

하는 것이다. 유럽의 디지털 청소년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사회에

서 청소년이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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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진흥원(2021)의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① 정

부 차원의 청소년시설 디지털 전환 종합 계획 수립 ② 청소년시설 대상 디지털 전화 컨설팅 

시스템 구축 ③ 디지털 전환 환경에 적합한 조직 운영으로의 전환 ④ 디지털성숙도 정기적 

조사 수행 및 가이드라인 고도화 ⑤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진단 도입 ⑥ 청소년

지도사 및 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⑦ 국가간 협력을 통한 청소년 사업 디

지털 전환 강화를 해야 한다고 한다.

3. 청소년시설의 지속가능한 발전   

  

청소년 활동에서 디지털 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연 앞으로 어느 정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까? 청소년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과제의 설정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세부 과제의 설정은? 공간의 지속가능성인가? 내용의 지속가능성인가? 

둘 다이다. 공간의 지속가능성은 공간설계, 장비와 관련된다. 내용은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

한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이다. 물론 공간과 콘텐츠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청소년시

설의 변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아직은 청소년의 주체성을 기본으로 하는 청소년 활동의 경험

이 시공간의 변화 안에서 어떻게 경험의 내용이 달라져 갈지 그려지지는 않는다. 

발제자는 대구지역의 디지털 스마트 센터 모델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는 적용 가능성을 준다. 대구지역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시설과 장비 활동의 현대화 요구

가 높았다. 온라인플랫폼의 간편성으로 청소년 활동, 관심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AI, VR, IT)이 접목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받고자 했다. 미래직업체험이 가능한 공간.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체험이 

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하는 청소년역량은 창의력, 상상력, 문제해결 역

량 등이다. 청소년은 미래직업체험이나 진로 탐색에 대한 욕구가 크다.

발제자는 결론으로 청소년시설‧공간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6과제를 제

안한다. ① 청소년시설‧공간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한 혁신: 디지털 전환 ②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개념 및 지표 개발과 청소년역량 재구조화(핵심역량 포함) ③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행정

적‧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시설‧예산 간 격차 해소 ④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현실화 ⑤ 지속

가능한개발목표(SDGs)의 목표설정, 적용과 실천 ⑥ 청소년지도사의 디지털 역량 함양이다.

발제자가 제안하는 6과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토론자는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현실화

의 문제는 상향하는 방향에 동의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1인이 30명 안팎의 학생을 지도

한다. 물론 그 형편은 지역 간 차이가 있다. 학교밖청소년과 만나는 현장은 더욱 열악하다. 

**시는 매년 500여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그 일을 담당하는 청소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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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는 5명이다. 청소년수련관은 규모가 있어 많은 청소년이 활동한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인원으로 조정하는 사례도 있다.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현실화가 필

요하다. 청소년시설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

제이다. 디지털 전환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교육‧토론‧체험을 통해 새로운 경험의 변화가 일어 

나기를 희망한다.

차현숙 외(2021)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전환’ 가이드 라인은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2022년에 

개발된 청소년시설 ‘디지털 성숙도’ 진단 지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디지털 전환의 

영역은 4개(경영, 인적 자원, 서비스, 인프라)이며, 디지털 전환 수준을 측정 할 수 있는 지표

를 제공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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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 방향과 과제’토론문

-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변화의 시작 -

 

백수연  

 화성시누림청소년문화의집 관장

1. 들어가며

최근 5년 간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이 발

표된 시점에서 이번 주제발표는 청소년정책의 핵심요소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참

여에 대한 관점과 사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청소

년참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발제문을 읽으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의 의견을 대표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현장에서 청소년참여활동을 담당해온 청소년활동가의 입장에서 

발제문에서 공감되는 내용을 토대로 함께 고민하고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

자 한다.

2. 우리가 꿈꾸는 청소년참여의 방향

 

1) 청소년참여는 모든 청소년활동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 전 영역에 참여권이 강화되고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 공

감한다. 우리가 하는 청소년활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활동의 

목적은 수련활동 ․ 교류활동 ․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 중 1호는‘청소년의 참여보장’이다. 다시 말

해, 청소년활동 전반에 기본이념이 되는 추진방향이자 모든 청소년활동의 토대이라 할 수 있

다. 현장에서 대다수의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법적 청소년참

여기구 또는 일부 청소년자치기구로 한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렇다보니‘청소년참여활동’

을 하나의 사업 형태로 인식하고, 청소년참여활동의 과정보다는 결과물과 실적이 목적이 되

는 일이 많다. 이는 단순히 참여활동 담당자 개인의 노력과 역량으로 변화에 한계가 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참여를 토대로 한 청소년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인을 넘어 기관차

원의 변화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청소년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을 체계화한다.

앞서 말한, 기관차원의 변화를 위해서는 발제자의 의견처럼 청소년자치조직 중심으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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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활동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

년동아리 등의 청소년참여기구 외에 대부분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치부되거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간에 소통을 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청소년지도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청

소년지도자, 우리의 차별성, 강점은 무엇일까? 청소년을 동료시민으로 이해하고, 밀접하게 소

통하면서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일이 우리의 차별성이자 자부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

리는 청소년자치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본질에 집

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디어 사업을 기획할 때 단순히‘미디어교육’을 위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교

육을 진행하는 것이 메인이기보다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미디어’를 수단으로 

자치조직을 조직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처럼 말이다.

 청소년자치기구를 조직하고, 그들이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청소년지도자들

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그 비중이 커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다.  

3) 청소년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 ․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

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청소년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다소 

모순적인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대부분 프로그램

에 대상으로 참여나 단순한 제안에 그치고 있어 실제적인 운영 권한이 없다. 청소년참여위원

회의 정책제안도 제대로 반영되기보다는 상징적인 이벤트 행사나 프로그램 수준에 머무르는 

등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

거나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개정 등 지원방안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

한다. 현재 현장에서도 청소년참여예산제나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사업 예산 중 몇 %를 임

의로 설정하여 매년 사업 예산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

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현실화에 대해 현장에서 함께 고

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3. 마무리하며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에 관련된 계획들을 읽으면서 

이전의 계획과 크게 변한 것은 없고, 향후 5년간 오히려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

는다. 한편으로는 7차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변화를 떠나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기관은 청소

년의 참여보장과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냉정하게 돌

아보며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게 어느 수준의 법적 권한이 부여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많은 환경이 변화될 것



백수연 ❘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변화의 시작

139

이라는 발제자의 의견이 현실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기관의 우리 모두 함께 움직이고 변화해야 가능한 일이

다. 우리의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변화의 시작, 내 자신부터 오늘부터 실천해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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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한지유1)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위원회 민간위원

1. 들어가며

본고는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의 ‘청소년참여 방향과 과제 : 청소년 권한 부여가 

요체인 청소년참여 정책’(이하 주제발표)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토론

하고자 한다.

2. ‘청소년참여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주제발표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하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영역에서 

나타난 청소년참여 정책 방향성과 과제를 담고 있다. 청소년참여 관점과 개념, 청소년참여기

구 및 지역사례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참여 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필요한 선행개념이 잘 정리

됐다.

주제발표에서는 기본계획의 청소년참여 정책을 두고, 이전과 크게 변한 것 없이 도리어 이

전 청소년참여 정책보다 더 후퇴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구체적 권한 

부여가 요체인 청소년참여에 이와 관련해 강화된 내용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세부내용이 이미 진행 중인 것이 대부분이고, 세과제인 ‘청소년 간 소통 강화 및 공동체 역

량 함양’은 청소년참여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주장들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타당한 지적이라 사료된다.

배정수(2022)는 ‘청소년활동 신성장 정책과제 TF’에서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과제로 

두고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고유활동에 대한 활동 및 지침 재정립’과 

‘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연구 구축’과 같은 세부과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지만, 기본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시되지 않아 기본계획이 청소년참여 개념과 틀

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시대 상황을 면밀히 포착하지 못했다.

1) 청소년활동 전(全) 영역에 참여권 강화 및 확대

첫 번째 과제에서는 △청소년활동 전반에 ‘참여’ 정체성 강화 △활동의 질 담보를 위한 

프로그램 기준으로 ‘청소년참여’ 적용 △청소년기관·단체 운영에서의 청소년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를 제시했다.

1) jiyuhan@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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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참여를 ‘참여활동’을 통해서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참여’가 청소

년 활동프로그램 전반에서 근본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지다. 

청소년 참여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참여’의 가치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전반에서 중요하

게 다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아울러, 청소년기관·단체 운영에서의 청소년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의 ‘청소년 자치활동 참여 확대’ 흐름 

속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 청소년자치활동의 다변화 및 자치조직 권한강화

두 번째 과제에서는 △청소년자치조직 중심 청소년활동 체계화 △청소년참여기구의 개편 

및 연대를 통한 대표성 확보 △소규모 청소년활동시설 특성화 및 확대 △청소년활동의 탈시

설화 및 마을 중심 활동 강화가 제시됐다.

전반적으로 방향성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주장들이었으나, 청소년참여기구 개편을 두

고는 일부 의문이 있다. 주제발표에서는 청소년 참여기구 명칭을 청소년정책제안 기구로 변

경해서 해당 명칭이 다른 청소년활동에서는 ‘참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의 빌미를 주

지 말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명칭의 변경은 청소년 참여기구가 ‘정책제안’만을 수행

한다고 인식하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와 같은 명칭으로의 변경이 

더 타당하다. 학술모임 도란도란(2023)은 기본계획(안) 의견서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

소년특별회의의 경우, 청소년 정책제안 이외에 참여·권리 증진 사업 운영, 정책 모니터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책제안기구 등으로 한정짓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자치활동을 다룸에 있어 청소년참여를 대표하는 위상을 갖는 청소년 참

여기구조차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자치조직에 대한 일방적 강조’는 도

리어 청소년 참여기구의 기반을 더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청소년참여를 

수행하는 기구로 ‘청소년자치조직’과 ‘청소년 정책참여기구’를 두는 양면(two-track) 전

략을 모색해야 한다. 청소년자치조직은 시민사회와 NGO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비제도권 영

역에서, 청소년 정책참여기구는 행정기관과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바탕으

로 이뤄지는 제도권 영역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 

3) 그 외의 과제 및 제언

세 번째 과제인 ‘청소년정책 참여예산제의 내실화’에서는 △청소년참여예산제의 실제화 

△지역 및 중앙정부 청소년예산 편성권 부여가 제시됐다. 이 가운데서는 주민참여예산 중에

서 청소년 몫으로 할당된 별도의 ‘청소년참여예산’ 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인다.

네 번째 과제인 ‘청소년 참여 방식의 확장 및 내실화’에서는 △청소년 의견 적극 수렴 

시스템 구축 △청소년 정책참여 내실화가 제시됐다. 청소년 의견 적극 수렴 시스템 구축에서

는 ‘정책계획 당사자들이 청소년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논한 만큼, 대표자와의 수평적 소통 토론이 이뤄지는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등의 정례화도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 정책참여 내실화에서는 ‘지역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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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조직을 네트워크하여 대표성 있는 청소년의 지속적인 참여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 이는 지난 양이원영·장경태·조은희 국회의원 주관으로 이뤄진 ‘청소년 대

표와 함께 하는 정책 간담회’에서 필자도 주장한 내용이다. 당시 난립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의 상황과 행정기관의 미온적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청소년 참여기구 간 연합체와 네

트워킹, 행정기관의 지역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해당 네트워크를 통

해 피드백(feedback)을 통한 실제적인 정책제안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나가며

주제발표는 청소년참여의 방향을 ‘실제적인 권한부여’와 ‘청소년자치활동’을 중점적

으로 살펴봤다. 주제발표에 담기지 못한 청소년참여의 한계를 추가적으로 토론문에서 논의한

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청소년활동과 함께 청소년참여 활동도 침체기를 맞고 있다.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청소년기관들은 활동 참여자를 찾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

이며, 선발인원보다도 지원자가 적어 지원 미달 사태가 나타나는 곳도 여럿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에게 중요한 교육부의 대입정책 방향이 수시에서 정시로 바뀌고 있다. 대입 수

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기록부도 2019학년도부터 외부 기관 활동 기재금지,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의 청소년단체 활동 전체 입력금지가 이뤄지고 있다. ‘상황적 한계’가 청소년참여 

활동에 있어서 큰 제약으로 뒤따르고 있는 점은 분명한 현실이다.

아울러, 청소년참여를 둘러싼 ‘행정적 한계’도 선명하다. 비협조적인 행정기관의 태도와 

정책제안서의 피드백 부재는 여전히 문제지만, 최근 한 광역자치단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정

책제안서 회신을 거부하면서 과연 청소년참여가 법제화와 제도화가 이뤄진 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에 의해 다양한 청

소년참여 관련기구가 난립하면서 관심 있는 한정된 수의 청소년이 도리어 더 분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참여를 둘러싼 청소년 스스로의 ‘의식적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참여

청소년의 참여동기가 점차 비주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정책 개념과 인식이 미약해 현장 일

선에서는 민원 수준의 정책제안서가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행정적, 의식적 한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청소년참여는 법제화의 영역도, 

제도적 영역에도 제대로 편입되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청소년참여의 양적 확대보다도 질적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행정기관의 성의 있는 태도와 협치(governence)를 강력히 요

청할 때다. 청소년참여 스스로는 과연 청소년들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를 어

떻게 증진해 과정상의 즐거움을 깨닫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 부

수적으로 올해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은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한 

만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기반한 청소년참여 활동과 학교현장의 민주시민교육 간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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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청소년참여를 둘러싼 간접적 요인을 두고도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2020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정

도에서 언론매체가 43.3%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치활동경험의 역량 강화 도움 

정도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는 태도’가 54.6%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모상

현, 2022). 서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매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지를 살펴보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와 다른 사람을 아우르는 ‘포용성

(tolerance)’은 청소년참여의 또 다른 간접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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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와 AI 드로잉 활용한 청소년현장 사례

윤여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1.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윤여원 관장입니다. 저는 청소

년현장에서 챗 GPT와 AI 드로잉을 활용하여 책 출간과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담을 여러분들

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ChatGPT’와 구글의 ‘Bard’가 “검색 키워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에게도 이렇게 빠른 사용 기회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의 비대면 활동의 사회 변화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점차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의 말씀을 빌리면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하고 영리한 종

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저도 청소년계에서 강함보다 "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살아남고자, 메타버스마을, AI, 챗 GPT 등을 청소

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청소년활동 있어 다양한 변화를 적용하고자 노력 중입

니다.

많은 분들이 ‘ChatGPT’의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

반 유저로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 사용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ChatGPT 활용한 플랫폼 청년 창업 책 출판  

저는 서현청소년수련관(前)과 판교청소년수련관(現)에 근무하면서, 청년 플랫폼 창업 관련 

사업인 "와디즈와 함께하는 뻔Fun한 펀딩 프로젝트”를 3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플

랫폼 창업 사업과 경험이 청소년기관에서는 국내 최초이기에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책

을 출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21일 청년 창업동아리팀, 청년 기업 

대표 멘토, 성남시청소년재단 크라우드펀딩 담당자, 와디즈 기업 부대표와 함께 각자의 경험

을 담은 "와디즈와 함께하는 뻔Fun한 펀딩 프로젝트”를 공저로 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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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를 준비하면서 플랫폼 청년창업에 대한 사업의 전문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글쓰기에 

있어서 문장의 오타나 문맥의 세련미가 어법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털사

이트의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하여 계속해서 수정·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새로운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ChatGPT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ChatGPT 친구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챗 GPT야 글쓰기 수정 어디까지 가능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챗 GPT는 일반적인 글쓰기 수정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문법 및 맞춤법 교정: 문장 구조, 문법, 맞춤법 등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장 재구성: 글의 흐름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단어 선택 및 대체: 특정 단어의 선택이나 
대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 긴 글을 요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hatGPT는 모델의 훈련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을 수행하므로 완벽한 수정을 보장
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공저 팀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원고작성에 활용하여 “뻔Fun한 펀딩 프로젝

트”책 편집과 수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였고, 공저 팀의 최종 확인을 거쳐 2023년 4월 21일 

드디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챗 GPT를 활용한 책 출판 AI 드로잉을 활용한 웹툰 제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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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드로잉을 활용한  웹툰 그리기 

두 번째로, 저는 현재 "운동선수였습니다”라는 책을 통해 전국적으로 책 기부 및 재능 기

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에는 청소년들에게 책 읽기를 권장하고자 

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청소년들은 학업과 학원 등 바쁜 스케줄과 책보다는 핸드폰을 

더 많이 사용하며, 일반 대중서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실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였습니다”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웹툰을 제작하여, 책에 대한 이해를 돕

고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현재 관련 웹툰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이 전공이 

아닌 저에겐 웹툰의 회차가 늘어날수록 스토리에 따른 이미지 작업과 그림 그리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고민하던 차에 ‘미리캔버스’라는 디자인 작업 사이트의 AI 드로잉을 알

게 되었습니다. AI 드로잉은 청소년들에게 웹툰이 더 친숙하다는 사실을 고려하기에 안성맞

춤이었으며, 원작의 내용을 챗 GPT를 활용하여 재구성하고, 일부는 그림은 AI 드로잉으로 추

가하여 현재까지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선수였습니다” 책의 내용을 부족한 웹툰으로 변환하여 현재까지 17화를 연

재 중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맥 정리와 AI 드로잉이 없었다면, 저와 같은 초보자

는 시작과 동시에 계속 난관에 부딪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챗 GPT와 AI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도 이를 적용하여 알맞게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활

동에 대한 정보를 각자의 성향과 활동에 맞게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은 

더 쉽게 스스로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지도사의 활동 영역은 

그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의 축적으

로 쌓여 더 원활한 공유 사회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4. 마무리 하기 

단, 챗 GPT 모델이 제공하는 제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검수자(사람)와 사용자의 역할

이 클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 있어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는 일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윤리적, 법적, 기술적

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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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의 시선으로- 

김예중 

(엘드림학교 고등학생)

저는 엘드림학교 고등학생 김예준입니다. 김세광 교수님의 챗지피티를 활용한 청소년 지도 

사례연구에 연구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연구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과 연구진들이 인공지능의 위대한 전망과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급진적

인 발전을 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위험성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함 때

문에 불안감도 빈번히 논의 되고 있습니다.

챗지피티는  open 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입니다. 챗지피티가 활성화 된  이후 

직업, 교육,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에 큰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챗지피티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안겨주며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미래사회에 주

역이 될 수 있는 필수적인 역량인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실제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각자의 지성에 챗지피티의 정보와 신속함을 활용하여 능률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하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동료, 지도자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

다. 

청소년주제탐구 프로젝트는 정형화 된 틀 없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에 관한 

고민을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8명의 청소년들이 각각 청소년의 친구

관계, 대학진학문제, 자아정체성, 대안교육의 선택을 주제로 책을 공동집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챗지피티와 협업하였고 이를 통한 성찰과 진행을 분석한 연구 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챗지피티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챗지피티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동료 간의 협업, 지도교

사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밸런스가 골고루 잡힌 상태에서 시너지가 제대

로 창출됩니다. 챗지피티는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해주며 글을 쓰며 막힌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청소년 동료들은 서로간의 협업에서 다른 시각들을 교류하며 

이해와 공감을 필요로 하는 협업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고받는 피드백 또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교사의 적절한 지시입니다. 참여자들에 진도에 맞추어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며 잘 이해하고 있는지 막힌 부분은 없는지 원활한 소통을 계속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이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같은 것들은 실제로 제 일상과는 동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디지털 활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고 

특히  챗지피티는 인공지능과의 거리감을 단숨에 좁혀주었습니다. 챗지피티는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도전해 볼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넓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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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 연구의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AI 협업능력

이 향상 되었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 참여자로서의 느낀 점을 읽고 발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

에게 안겨주는 편리함과 유용성은 가히 제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챗지피티의 실용

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락함에 속아 모든 것을 인

공지능에게 내어주는 것이야 말로 인류가 노예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스티븐 호킹, 빌게이츠, 

일론머스크는 인공지능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줄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스티븐 워즈

니악은 인간은 로봇의 애완동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세대는 할 수 있

습니다. 넓게 꿈꾸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앞에 다가온 아군일지 적군일지 모르는 

인공지능을 최대한 할용 해야 합니다. 그 꿈과 가능성을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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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연합학술대회 연혁 (2023.5.26.)

회 일시 장소 대회명/주제 주관⦁주최⦁후원 자료집

1

2008.05.23

13:30~

18:00

홍익대학교 

와우관

2018 봄 아동

청소년공동학

술대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후원:보건복지부

2

2010.08.18

13:30~

18:00

한국언론진

흥재단 

국제회의장

2010 청소년

관 련 4 개 학 회 

공동정책토론

회-제4차 청소

년정책기본계

획의 방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후원: 여성가족부

3

2011.08.26

13:00~

18:00

서울 YMCA

대강당

2011년 청소

년 4대학회 정

책대토론회-제

4차 청소년정

책 기본계획평

가및추진방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4

2012.06.15

13:00~

17:30

서울 YMCA

대강당

2012년 청소

년 4대학회 정

책대토론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5

2014.05.29 

13:00~

18:00

서울

청소년수련

관

청소년정책의 새

로운 지평

(사)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시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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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5.05.22

13:00~

17:00

구 미 코 ( 구

미컨벤션센

터) 

3층 대회의

실

2015년도 

청소년 관련 

연합학술대회 

- 청소년과 안

전

(사)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7

2016.05.13

13:00~

17:30

창원

컨벤션센터

3층 대회의

실

2016년 청소

년 관련 춘계 

연합학술대회 

- 

제6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의 방향과 추

진과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사)한국청소년학회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8

2017.05.19

13:00~

18:30

서울

역사박물관

야주개홀

2017 청소년 

관련학회 연합

학술대회 - 청

소년기 건강한 

발달을 위한 

환경조성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사)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후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8

2018.05.18

13:30~

17:30

티마크그랜

드호텔명동 

그랜드홀

2018년 청소

년관련학회 연

합학술대회 - 

청소년의 건강

한 자립을 위

한 정책방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사)한국청소년학회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후원: 여성가족부

9

2019.05.24

13:00~

18:00

수원

컨벤션센터

변화와 혁신, 

청소년계의 새

로운 조망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후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기청소년활동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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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06.11

13:30~

17:10

온라인생중

계

( 서 울 시 립

청소년미디

어센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청소년관

련 법규의 개

편 방향 탐색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사)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11

2022.06.17

14:00~

18:00

하이

유스호스텔 

지하1층 

대강당

2022년 청소년

5대학회 연합학

술대회 – 새정

부의 청소년정

책 방향과 과제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

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후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

2023.05.26

13:30~

17:00

송도

컨벤시아

(제19차 

대한민국청

소년박람회

장)

2023 청소년연

합학술대회 – 

제7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과 새로운 청

소년정책

(사)한국청소년시설환

경학회

(사)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후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3 2024.05. 미정 미정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사)한국청소년학회

(사)한국청소년시설환

경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