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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사례 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김일주 (명지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학부 조교수)*

국 문 요 약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교육 분야에도 적용되어 여러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정책적으로 꾸준히 논의된 것에 비해 그 진행 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반면 순

조로운 디지털 전환 과정을 보이는 국가들은 지속적인 연구 및 기술 개발과 도입 노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부진한 국내 교육 디지털 전환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교육 분야에서의 성공적

인 해외 디지털 전환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교육계의 보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교육계의 디지털 전환

을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 주도 및 민간 주도 국가로 분류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교육구조 및 교육환경을 고려한 해법

을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해당 사례들로부터의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주도의 국내 교육 디지털 전환은 그 정책

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인프라 구축·개선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디지털 전환 기술 및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 더욱 집

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에 성공적인 국가들은 신기술 및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수한 온라인 통합 학습 플

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이의 개발 및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정부 주도의 공교육을, 교육 관련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민간에 더욱 개방하고 개별 학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에듀테크(edutech) 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술 발전과 

교육 현장의 발 빠른 디지털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교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성 수립

과 보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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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화두 중 하나인 디지털 전환은 

그 정의가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기업 및 기관을 주체로 하여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함으로

써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민

석·손가녕, 2017; Kraus et al., 2021). 디지털 전환은 이미 금

융, 미디어, 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2017년 후반 본격적으

로 논의되어지기 시작한 교육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타

분야에 비해 그 시작과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다(김신애 외, 
2018).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각 학교에서 갑작스레 진행된 

온라인수업으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디지털화 현

주소를 알게 하였으며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

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공영일, 2020).
그동안 한국의 교육계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

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자주 내비쳐왔다(김신애 외, 2018). 
그 이유로는 기계와 기술 도입에 따른 학생의 학습 주체성 

상실, 민간 기업의 공교육 개입, 전통적 교육방식 변화에 대

한 두려움 등이 거론된다(김경애·류방란, 2019).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은 중앙 정부의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

을 내놓고 있으나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

히 정책의 지속성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이유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 부족, 
단기적인 비전으로 인한 정책 간 일관성 부족, 예산 감소, 교

수자와 학습자의 기술 활용 이해 미비 등이 꼽힌다(손찬희, 
2021).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정책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지나치

게 편중되었다는 점이 있다. 이강주(2021)는 교육 현장 디지

털화에 있어 인프라 구축의 선행은 필수적이지만 구체적 계

획이 없는 상황에서의 인프라 구축은 오히려 문제를 가져오

며,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교육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

님에도 그동안 진행해 온 정책들이 인프라 구축에 집중된 경

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 분야에서의 ICT 기술 활용을 의미하

는 에듀테크 관련 시장 역시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반

면, 한국은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이강주, 2021). 반면 

영국, 미국,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프랑스, 덴마크 등 여러 국

가들에서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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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에듀테크 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내의 교육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 역시, 특정 주

제의 수업을 위한 교수법 등 단편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의 내용과 정책 방향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 디

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에듀테크 시장이 전 세계적으

로 성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 교육의 성공적 디지털 전

환을 위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러 국가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활용되고 있는 

관련 ICT 기술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과의 차이점을 진단해 보

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

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 주도 주체에 따라 정부 주도 및 

민간 주도 국가로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각 주체에 따른 디

지털 전환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한국의 교육 상황에 

대입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및 관련 연구

교육 분야 이전에 포괄적 범위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그 정

의가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ICT를 활용해 새로운 솔루션을 창

출하고 운영 혁신을 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성장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한다(이장균, 2018; Kraus et al., 2021).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와 방법은 다양하다. 다

양한 산업군에서 기업들은 자체적인 내부 개혁을 통해 디지

털 전환을 꾀하기도 하고, 디지털 기업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기도 한다(김일주, 2021). 그중 가장 발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는 금융 분야는 고객 데이터

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종합적인 데이터를 수집,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다양한 금융업 관련분야에서의 의미 

있는 혁신을 가능케 하였으며, 오픈뱅킹, 오픈파이낸스, 그리

고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사업모델 등이 활발하게 

연구, 추진되고 있다(정중호, 2022). 이와 관련하여 이주희

(2022)는 데이터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금융의 마이데이터 비

즈니스 사례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

델 혁신은 거래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더

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의 단계

적인 고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재우(2021)는 국

내외 디지털 은행의 디지털 전환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사업 

모델 적용 사례를 고찰하는 등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인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하여 맞춤형 유연 생

산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은지·조철호, 

2021). 제조공정의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이 IoT(사물인터넷)로 

연결되는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 과정 중 발생하는 빅데이터

를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고장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원격 서비스를 통한 유지 관리를 꾀하

고 있다(김민석·손가녕, 2017).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 특히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하여 김영길 외(2023)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의 실행이 품질경영과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밝혔으며, 손영진·최환영(2022)은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 사례 분석을 통해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생산 활동을 확

인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적절한 자동화,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등 제조 분야와 관련한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되고 있다. 이호근·이서영(2020)은 음악, 영화,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 분야 창작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시장

재편 전략을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남윤진(2021)은 

패션 분야에서 가상현실 기술에 기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그 유형을 가상 의류, 가상 인터랙션, 가상 AI 디자

인 형식으로 나누고, 사용자에게 개인 맞춤 경험을 제공함으

로 인해 불필요한 의류 낭비를 줄여 가치를 창출함을 보였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적용과 발전, 그 가치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여러 산업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큰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2.2. 교육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에듀테크

및 관련 연구

그 간 디지털 전환의 주된 적용 대상은 기업 경영과 비즈니

스 모델 혁신이었으며 이를 교육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참여 주체에 따라 ‘교육’과 ‘학습’이라는 교육 분야 나름의 

특성에 기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강주(2021)는 교육 분

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온라인으로의 학습 공간 확장, 가상

현실과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환경 변화로 정의하며, 디지털

을 통한 교육자와 학습자 간 커뮤니케이션 방식 변화,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 모델 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교육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함에 있어 ‘에듀테크’

라는 개념은 함께 수반 된다.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방식과 미

디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ICT 기술

을 융합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백정열, 2018). 즉, ICT 기술을 도구로 하는 교육방

식 혹은 기술을 뜻하며,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에듀테크

를 활용하는 수업 또는 학습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신민

철·박인우, 2023).
이와 관련하여 교육 분야에서는 수업 환경에서의 디지털 전

환을 이루고자 하는 연구가 주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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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과목에 맞는 디지털 수업 환경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다. 예를 들어, 이종원(2023)은 한국 지리 탐구 과목에

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에서, 지리 교육 과정의 디지털 

전환 해법으로 공간정보 웹서비스, 공공 빅데이터, 스마트 디

바이스를 활용한 야외조사 등의 활용 방안과 방향성을 제시

하였다. 오민정(2023)은 독어독문학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공

간 활용의 효용성 연구에서, 아바타가 활동하는 가상현실 플

랫폼을 이용한 교육법을 제시하고 실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메타버스 

교육 환경과 현실 교육 공간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확인, 
메타버스 강의실을 활용한 교육이 가져올 교육환경혁신의 충

분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변태진·박정우(2023)는 2000년 이

후 수행된 과학교육 관련 VR 및 AR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과학교육 분야에서 VR 활용 연구가 AR 연구에 비해 더 많이 

수행되었고, 그중에서도 지구과학교육에서의 적용에 관한 연

구가 가장 많았음을 확인하였으며, VR과 AR을 이용한 교육 

연구에 있어 부족한 점과 VR·AR 콘텐츠의 재검토가 필요함

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기존 교육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는 주

로 특정 과목에서의 ICT 기술 활용에 초점이 있었던 반면, 본 

연구의 목표는 국내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의 전반적인 현주

소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해외 사례를 통해 부진한 국내 디지

털 전환을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기술적, 정책적 방향성과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함에 있다. 

2.3. 한국 교육과 디지털 전환

2.3.1. 한국 교육구조와 특성

한국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논하기 위해 우선 한

국 교육 체제의 구조와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종호

(2019)는 한국 공교육의 한계와 다양성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에서 근대 및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그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한국 교육의 종류를 크게 (1) 더 높은 학력과 

출세를 위한 교육, (2) 심리적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그리고 (3) (근대화 시기 선교사들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된) 
종교 교육의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이후 한국에서는 이 중 

더 높은 학력을 통한 출세의 발판으로써 교육이 작용하는 바

가 가장 크며,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요소는 결여된 면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한국 교육의 구조와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근대적) 학력주의를 꼽을 수 있다. 이는 학교가 사회적 지위

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기능을 한다는 의미이며, 한국의 독

립 이후 급속히 근대화가 진행되며 대학의 학위가 사회경제

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차지할 수 있는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능으로 작용하면서 학력주의가 도드라져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목적’이 아닌 ‘도구’로서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현재

의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종호, 2019). 두 번째 특

징은 고효율 저비용의 교육재정구조와 이에 따른 사교육 증

가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교육의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 중심으로 단기간 고효율을 추구하게 되었고, 양적 

성장을 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공교육이 따라오지 못하

면서 사교육의 입지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인지하는 공교육의 중요도는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

다(이종재 외, 2006). 세 번째 특징은 결과 중심의 교육 관행

이다. 교육의 과정과 질보다는 시험과 입시의 결과를 중요하

게 여기는 관행이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 교육의 특성은 대부

분의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양적 성장의 바탕이 

되었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여러 새로운 시도들이 교육 현장

에 섞이지 못하고 충분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즉, 교실 환경과 교육 방법의 개혁을 시도하

더라도 현장에서의 이러한 분위기와 관행으로 인해 변형, 축

소,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이윤미, 2019). 이러한 현상

은 교육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교육 개혁의 시도에 있어서

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3.2. 한국 교육 정보화 정책 동향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교

육 분야에서도 에듀테크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전환의 필요

성이 커짐에 따라, 그간 한국에서도 교육부 및 교육 정보화 

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교육 정보화가 추

진 되어 왔다. 교육 정보화 사업은 학교 내 행정 업무 및 수

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동반하며, 크게 

컴퓨터 교육을 위한 인프라 보급,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및 

교수 학〮습 방법 개발, 교육 관련 정보 표준화, 학교 행정 자

동화 등으로 구성되었다(박아람·이찬, 2023).
국내의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

며 현재 2023년까지의 제6차 계획(2019~2023)이 수립되어 마

무리된 상황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교육 정보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 및 한계 

정책 주요 내용 및 성과 한계

교육정보화1단계 
기본계획

(1996~2000)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교육행정정보화

-장기적인 계획 부재
-정책 추진체제 미흡
-기존 인프라 활용 부족

교육정보화2단계 
종합발전방안
(2001~2005)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구축

-학술정보 유통체계 구축

교육정보화3단계 
종합발전방안
(2006~2010)

-정보 인프라 보급
-ICT 활용 교육 활성화
-대학정보공시 포털사이트 개시

교육과학
기술정보화 
기본계획

(2010~2014)

- 디지털 교과서 시범개발
-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조성

-학교에서의 낮은 ICT
접근성

-데이터 활용 시스템 미흡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2014~2018)

-학술 정보 공유 유통 체계 
고도화

-교육 행정 운영 인프라 구축

-ICT 교육 환경 미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미흡
-지속적 교육 정보화 추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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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부, 2014; 교육부, 2019

1단계 교육정보화 기본계획(1996~2000), 교육정보화 2단계 

종합발전방안(2001~2005), 교육정보화 3단계 종합발전방안

(2006~2010)을 통해서는 전국 학교에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

한 인프라 보급, ICT 활용 교육의 활성화 등 교육의 전 영역

에 대한 정보화 접목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계획의 적극적 추

진을 위한 제도, 장기적 예산 및 계획 등의 종합적 추진 체제

가 미흡했고 마련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분석과 함께 더욱 발전된 정보화 정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

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에 따라 새로 마련된 교육과학기

술 정보화 기본계획(2010~2014)에서는 하드웨어를 보급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정보화에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 전

체 시설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화된 학교, 학습자 중심

의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4~2018)에서는 학교에서

의 ICT 접근성과 활용율이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교과서 활용 활성화, 정규교과 온라인수업 내실화 및 개인별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 인프라 고도화, 스마트 실험실 구축 

등이 주된 추진 목표가 되었다(교육부, 2014). 
제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교육 현장의 

변화가 기술의 진보를 따르지 못해 정보 기술 활용 역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맞춤형 교육 또한 여전히 정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한 학생 맞춤형 학습, 인

공지능 및 가상현실의 활용이 가능한 미래 교실의 구축 등 

첨단 ICT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자 관련 계획이 수립되었다(교육부, 2019).

2.3.3. 한국의 교육 디지털 전환 주요 추진 과제

와 경과

한국은 교육과학기술정보화 기본계획(2010~2014)을 세우면서 

그동안의 인프라 중심의 정보화 추진 정책에서 소프트파워 

육성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

에 따라 계획된 4대 영역, 21개의 전략과제, 62개의 추진 과

제 중 스마트 교육 추진 부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이 

디지털교과서 사업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교육과학기술정보화 기본계획(2010~2014)을 시작으로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4~2018), 제6차 교육정보화 기

본계획(2019~2023)에 꾸준히 주요 과제로 언급되었다. 2013년
에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시범 개발이 이

루어졌고, 2018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의 사회, 과학, 영어 디지털

교과서 81종과 실감형 콘텐츠 50종이 개발되었다. 또한, 2019

년에는 AR과 VR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교과서가 업데이트 되

었다(교육부, 2014; 교육부, 2019; 교육부, 2020). 특히 2020년
도부터는 매년 발표되는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에서 디지털교

과서 개발 및 보급 활성화가 가장 강조되어 언급되는 점 등

을 통해 디지털교과서 보급을 교육 현장 디지털 전환의 주요 

과제로 삼고 추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20; 
2021; 2022). 
그러나 초등 및 중등학교에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표

로 오랜 기간 추진되었던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그간 투자된 

국가의 자원과 시간 대비 그 결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과학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현장 평가를 진행 한 결과, 콘텐츠의 구현 수준과 이용 편리

성, 실용성 등 대부분의 기준에서 교사들은 부정적 평가를 보

였으며, 학생들 역시 디지털교과서의 콘텐츠에 대해 큰 필요

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차현정 외, 
2023). 또한,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영어 교과서를 상호작용성

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김소연·김정렬, 2023) 역시 최근 교

육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는 양방향 의사소통, 영어 교

육에 있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음성 인식 기술 등이 디

지털교과서에 구현되어 있지 않고, 학습 기록 저장 불가, 오

류 등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등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계획 초기부터 꾸준히 목표하였던 전 학교로의 디

지털교과서 보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학년, 특정 

과목에만 교과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효용성이 없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와 함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교과서의 존재 여부를 아는 학생

조차 드물며, 디지털교과서도 종이 형태의 교과서를 그대로 

PDF에 옮긴 형태에 불과해, e-book과 다른 점이 없다는 반응

이며 사업을 통해 추진, 제작된 AR과 VR 콘텐츠는 이용 불

가능에 가깝다. 이를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단순히 

‘디지털 기기’만을 이용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진정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김빛

이라, 2020).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에 있어 가장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디

지털교과서가 여전히 발전의 한계를 보이며 그 끝을 맺지 못

하고 있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는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사항(needs) 이해 실패, 
교수자와 학습자의 접근성 고려 미비, 추진력 미진, ‘디지털 

콘텐츠’보다 ‘디지털 기기’에 치중했기때문 등으로 그 이유가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히 디지털교과서 정책 

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정책 전반에 있어 드러나는 문제점이

며, 한국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 노력이 왜 교육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 진행 속도가 더딘 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그간 진행 된 교육 정책

들은 교육 현장에 실질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 정보화

라고 보기 어려우며, 교실 와이파이 설치, 교원 PC 교체, 노후 

서버 교체 등 예산집행이 대부분 인프라 구축과 개선에만 집

중되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강주, 2021). 이 같은 사례

제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2019~2023)

-AI활용 실감형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보급

-차세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구축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도입 
미흡 및 지연

-6차계획의 목표달성 
부진으로 7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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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지금까지와는 차별

화 된 새로운 관점의 추진 방향을 고민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Ⅲ.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해외사례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계획과 그 실행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부 해외 국가들에서는 교

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이 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

비 성공적으로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

인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디지털전환 노력과 어

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고, 이로부터 향후 성공적인 한국

의 교육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타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들의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이 (1)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2)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의 경우 현재까지 주로 정부의 주도로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

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최신 기술 도입 등에 

있어 민간의 더 큰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쌍철,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해외 디지털 전환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그 추진 주체에 따라 정부 주도와 민

간 주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혹은 민간

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등에 대해 그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정부 주도 사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는 경우, 
국가 단위로 디지털 인프라가 통합되어 공통적으로 같은 내

용의 정책이 중앙 정부 주도하에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로는 싱가포

르, 프랑스, 덴마크 등이 있으며, 한국 역시 이 분류에 해당한

다(계보경 외, 2022). 

3.1.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중앙 집권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

로, 높은 수준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엘리트를 선별하고 국제적인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능력주

의 환경이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을 국가의 유일한 자원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교육은 싱가포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

이며, 다양한 학교 평가 시스템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확

보하여 수준 높은 공교육 환경 조성에 정부가 힘쓴다는 특징 

또한 나타난다(임은진, 2014). 이러한 교육구조를 바탕으로, 
싱가포르는 에듀테크 정책 역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교

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싱가포르 교

육부는 EdTech 계획을 꾸준히 발표하는 등 인공지능, 가상현

실 기술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교육환경에 신속하게 적용하

고자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3).
싱가포르가 추진한 에듀테크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

를 보인 것은 교육부와 정부기술청이 공동 개발한 원격수업 

시스템인 Student Leaning Space(SLS)이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2017년 8월, 미래에 대비한 학습자 양성을 목표로 학생의 자

기 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온라인 학습 공간인 SLS 시범 운영 시행 발표를 하였다. 이

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몇 학교에서 운영되던 

SLS는 현재 대부분의 싱가포르 학교에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

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출처: MOE Singapore, 2024

<그림 1> Student Leaning Space(SLS) 페이지

SLS의 기본 기능은 다양한 교육 관련 자료와 콘텐츠를 학생 

맞춤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SLS를 꾸준히 업데이트하

며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

여 학생의 학습 속도, 성향을 파악하고 학습 과정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SLS 플랫폼에 접

속하여 영어 문법, 단어, 과학 이슈, 지리, 사회, 외국어 발음 

교정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애니메이션, 게임, 퀴즈 등의 

형태로 학습할 수 있다(황에스더, 2018; MOE Singapore, 2019).
SLS는 단순히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를 도와주는 것을 넘

어 교사와 학생의 연결 고리가 되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업

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SLS 학습 

환경을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도구가 제공된다. 예를 들면 교사가 SLS에 학습 일지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활동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복습할 수 

있게끔 하거나, 수업 전에 필요한 학습 내용을 SLS를 통해 

제공하여 원활한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게끔 하며 다양한 기

능들을 학습 환경의 필요와 과목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방

식이다. 또한 교사는 SLS를 통해 다른 교사와 수업 준비 정

보 등의 공유가 가능하고 여러 자료를 접할 수 있어 교육자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Lim, 2021; Neo, 2021;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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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프랑스

프랑스에서의 교육은 시민 혁명 등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발전이 이루어져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수단이자 공적시스템

으로 인식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사회적, 가정적 배경

에 따라 교육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 

학교의 역할을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이민경, 
2019). 디지털 교육 전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프랑스 역

시 중앙정부가 디지털 교육 전략을 실행하며, 지자체와 함께 

실행 책임을 분담한다(계보경 외, 2022). 프랑스는 2000년대 

이후부터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

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육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김현경, 2022). 
프랑스 학교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플랫폼으로는 

‘ENT(Espace numérique de travail)’, ‘TNE(TERRITOIRES 
NUMÉRIQUES ÉDUCATIFS)’가 있다. ENT는 학생들의 개별, 
협동 학습을 관리하고 학교와 가정 사이 교육활동의 연결성

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플랫폼으로 새로 개발되는 교육 기

술들은 ENT를 통해 공유되어 교육현장에 빠르게 적용된다(김
현경, 2022).

TNE는 학교에서 에듀테크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출판사, 교육 기술 회사 등의 교육용 디지털 기

술이 프랑스 정부와 기관의 계약 및 지원에 따라 선별되어 

제공된다. 교사들은 TNE를 통해 무료로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에듀테크 솔루션을 확인하

고 활용할 수 있다(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 et de la 
jeunesse, 2024a).

웹사이트(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 et de la jeunesse, 2024a)

<그림 2> TNE(TERRITOIRES NUMÉRIQUES ÉDUCATIFS)

프랑스 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 및 연구 기관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 공모를 받는 프로젝

트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미래 투자 프

로그램(PIA), Edu-up 시스템, 인공지능 혁신 파트너십 등 기업 

및 연구소에서 투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에듀테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du-up 시스템은 학교용 디지털 리소스

를 개발할 수 있게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다양

한 에듀테크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 et de la jeunesse, 2024b). Edu-up 프로젝트

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 중 하나인 DOMINO는 학생들이 프

랑스어와 수학을 대화형으로 학습하고, 교사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기술 투자 및 지원의 다른 예로는 

인공지능 파트너십인 P2IA(Partenariat d’innovation intelligence 
artificielle)가 있다. P2IA는 기업과 연구소들이 협력하여 인공

지능 기반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쟁을 통해 교육부

가 사업을 선정하는 형태의 교육 사업이다. 이 연구 프로젝트

는 초등학교 1,2,3학년 학생들의 프랑스어와 수학 과목에 대

한 기초 학습을 돕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개발과 시

험 사용단계를 거쳐 사용중에 있다(김현경, 2022; 김현경, 
2023; 국회도서관, 2024).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가상현실, 증강 현실 등의 기술을 교

육 현장에 도입하고자 물리 현상 이해를 위한 가상현실 시뮬

레이터인 VirtualiTeach, 혼합 현실을 기반으로 사회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EduFriend et Across 
등 신기술과 관련된 연구와 시험 도입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김현경, 2022).

3.1.3. 덴마크

덴마크는 EU 국가 중 교육 재정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로 꼽히며, 자유로운 교육 분위기로 잘 알려져 있다. 덴

마크는 의무교육기간을 두지만, 이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 기

간이 아닌, 홈스쿨링 등 여러 방식을 이용해 본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듯 덴마크는 획일화된 교

육이 아닌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

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왕보경, 2021). 덴마크 역시 정부 주

도로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며, 가
장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로는 ‘울트라비트(Ultra:bit)’ 프

로젝트가 있다.
덴마크 교육지원센터(Center for Undervisningsmidler Danmark)

와 산업재단(Industrens Fond)이 주도적으로 협력, 지원하고, 
덴마크 공영방송협회(DR)가 개발한 ‘울트라비트’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행되었다. 울트라비트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마이크로 컴퓨터인 마이크로비트

를 가지고 블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윤은지, 2022).
울트라비트 프로젝트에는 덴마크 학교의 80퍼센트 이상이 

참여하며, 마이크로 컴퓨터와 블록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

여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코딩하는 과정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울트라비트 프로젝트를 개발한 덴마

크 공영방송협회(DR)에서는 울트라비트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강좌와 대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블록 프로그래밍을 통해 비트를 직접 코딩하며 음악을 배우

거나,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알고리즘을 이해하

는 학습을 하는 등 학생들은 지급받은 마이크로컴퓨터를 이

용해 코딩을 하고, 이를 제어하며 프로그래밍 학습과 동시에 

교과목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DR, 2024a). 2018년 시작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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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비트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현재까지 이어지

고 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학생들이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

하고 코딩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자신의 코딩을 바

탕으로 현실세계의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프로

젝트가 진행되고 있다(DR, 2024b)

출처: Dr(2024b)

<그림 3> DR에서 제공하는 교과목별 울트라비트 활용 가이드라인

3.2. 민간 주도 사례

국가가 주도하여 정책을 세우고, 연구를 지원하며 관리하는 

방식과 달리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는 국가도 존재한다. 민간의 주도, 혹은 협력으로 정

책이 진행되는 경우 에듀테크 시장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

이 각 학교의 학습 환경에 맞게 적용되고, 시장의 흐름과 기

술의 발전에 따라 교육 환경 또한 발빠르게 개선된다는 특징

을 가진다.
민간 주도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국가로는 영국, 미

국, 에스토니아 등이 있으며, 한국과는 다른 방식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에듀테크 산업분야 활성화와, 민간 

기술력을 이용한 교육효과 증대 등을 근거로 민간 참여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이쌍철, 2020).

3.2.1. 영국

영국은 교육의 시장화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영국은 2000년대 초반 교육과정 개혁을 통해 교육의 

과정을 정부의 역할과 학교의 자율적 역할로 나누었으며,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목적(why)과 어떤 교과지식(what)을 가르칠것

인지만 결정하고 세부적인 교육 운영(how much time; how to 
teach)은 학교의 자율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박휴용, 2018).

2019년부터 교사의 업무 경감, 교육 효율성 증가 및 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새로운 에듀테크 정책 추진 전략을 내세웠던 

영국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학교 현장에서의 에듀테크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대표적인 국가이다. 영국은 교육 분야의 

시장화를 통해 교육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을 국

가 주도로 이끌기 보다 민간 교육 기업들이 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각 학교의 수요와 학습 환경에 맞춘 에듀테

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이러

한 영국의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에듀테크 

오픈 플랫폼인 ‘LendED’이다.
영국 학교들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에듀테크 기술을 구입하

여 사용하였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적합한 에듀테크 기술을 

찾는 시행착오가 잦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급변하는 학교 현

장의 필요를 제 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

에서 기업과 학교가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영국

교육기자재협회(BESA)의 지원을 통해 에듀테크 오픈 플랫폼

인 ‘LendED’를 구축하였다.
LendED는 교육 현장의 상황과 필요, 조건에 따라 적절한 에

듀테크 제품 및 서비스를 찾아 무료 체험 및 구매가 가능하

도록 하는 교육 테크놀로지 무료 체험 및 구매 시장이다. 또

한, 학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먼저 활용해본 학교들의 

사례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와 기업의 연결을 비영리단체가 중개하는 형태의 

LendED 시스템은 다른 국가에서도 주목하는 에듀테크 우수 

사례로 꼽힌다. LendED의 장점은 개별 학교가 각 현장에 필

요한 기술만을 구매하고, 안내, 모범 사례 등을 통해 적절한 

활용법을 플랫폼에서 제공받음으로써 무분별한 예산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 현장에 구비되어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에듀테크 장비 및 여러 인프라를 더 

완전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출처: LendED(2024)

<그림 4> LendED 사이트 화면

영국은 LendED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

는 최신 에듀테크 기술을 교육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 
에듀테크의 특성 상 기술 변화의 주기가 길지 않은데, 이러한 

기술 변화는 민간 기업이 가장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민간과 학교가 바로 연결되는 플랫폼이 

있다는 것은 학습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

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홍순철,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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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미국

미국의 교육은 연방정부, 주, 지역 이렇게 세개의 권한 수준

으로 나뉘어져 서로간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며, 중앙연방정부

가 제시한 정책의 실제 실행 여부는 최종적으로 개별 학교에

서 결정하는 구조이다(오정환 외, 2021). 즉, 미국의 교육 전

략 및 계획 구현은 주로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및 각 지역 사회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 정책에 

차이가 있으며, 보통 주요 정책을 제외한 예산과 교육 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교가 가지게 된다. 때문에 에듀테크 부분에서

도 학교가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여 에듀테크 

기업을 선택하고, 기술을 활용한다(계보경 외, 2022; 김지혜, 
2022b). 이는 정부보다는 민간 기업의 주도 하에 교육 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예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한 교육 

기술에 대해 많은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전

문가 단체, 민간 기업, 대학 등이 주도하는 연구를 통해 개발

되고 있다(김지혜, 2021a).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Carnegie Learning 사의 MATHia가 있다. 수학 과목 학습을 위

한 프로그램인 MATHia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학생 특성을 분

석하고 그에 맞는 평가 및 실시간 피드백, 조언 등을 제공해

주며 개별 학생 맞춤 학습 지도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텍사

스주의 주빌리아카데미 등 여러 학교에 도입돼 활용되고 있

는 MATHia 프로그램은 실제 학생들의 수학 과목 시험 통과

율을 높이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박상현, 2021).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메타버스를 이용한 기술도 꾸준히 개

발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고, 가상공간에서 

다른 학습자를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

(Roblox)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게임화가 교육 분야

에 접목된 사례이다. 학생들은 로블록스의 게임 개발 교육 과

정을 통해 게임 프로그래밍과 컴퓨터 과학에 대해 자연스럽

게 터득할 수 있으며, 현재 로블록스는 효율적인 코딩 학습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 구글(Google) 사는 ‘Arts and 
Culture’라는 플랫폼을 통해 물리적 제약을 벗어나 과학, 역사

교육을 위한 문화유적지, 박물관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현실 기술을 개발하였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하고 있다(김지혜, 2021b; 김지혜, 2022a).

출처: Google, Arts & Culture(2024)

<그림 5> Google의 Arts & Culture

이 밖에도 AR 기기를 이용하여 실물 크기의 박물관 소장품을 

3차원으로 체험 가능한 미국 스미소니언 재단의 프로그램, 혼

합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세부적 공부를 실감나게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홀로렌즈 등 기업과 연구

소를 중심으로 한 교육 기술의 개발은 다양한 방면과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택과 활용은 학교의 몫이 되어 여러 학교

들에 의해 활용되어지고 있다(김지혜, 2021b; 김지혜, 2022a).

3.2.3.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IT 인프라를 근간으로 빠른 성장을 이룬 국가

이다. 특히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우선시하여 많은 투

자를 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국가가 독립한 역사가 길지 않

고 교육을 통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부분에서 한국과 

유사한 흐름을 가진다(김현정·김성기, 2021). 그러나 혁신 기

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한국에 비해 수월하며, 정부가 

창업을 적극 지원해 창업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것은 에스

토니아 사회의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

십을 통한 창업과 IT 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교육은 에스토니

아 발전의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손수정, 2013). 이러한 사회

적 특징은 교육분야 디지털 전환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유럽 정책 연구 센터(CEPS) 연구 결과 EU 국가 중 디지털 

학습 부문 1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는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이 두드러진다(Education estonia, 
2020a, 2020b). 2020년 에스토니아는 스타트업 관련 정부기관 

Startup Estonia, Education and Youth Authority와 함께 비영리

재단인 EdTech Estonia를 설립하였고, EdTech Estonia는 에듀

테크 스타트업을 대표하고 있다(계보경 외, 2022).

출처: education estonia(2024)

<그림 6> 에스토니아의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정보 제공 사이트

스타트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에스토니아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의 에듀테크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배

포하면서 디지털 교육의 선도를 이끌어간다. 민간 스타트업이 

개발한 eKool, Stuudium 에듀테크 소프트웨어가 95퍼센트 이

상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교육환경의 기초가 되었다(차현정 외, 2023). eKool 소

프트웨어는 부모, 교사, 학생이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며,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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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교사, 학부모 간 연결이 쉽게 하는 에듀테크이다

(education estonia, 2024a). 이렇듯 에스토니아 정부는 단단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이로부터 민

간에서 개발된 서비스를 학교가 제공받고 있는 구조를 가지

며(Education estonia, 2024b), 학교와 민간의 에듀테크 공유가 

쉽도록 사이트를 서비스하고 있다.

Ⅳ. 연구 결과

앞선 사례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앞서 살펴본 국가

의 사례들을 한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몇 가지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적 부문과 정책적 부문으로 나눠 살

펴볼 수 있다.

분류 특징 국가 대표 사례 사례 특징

정부 주도

- 국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실행
- 민간 기업이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심사를 거쳐 배포

- 정부주도로 개발, 운영되는 교육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전환 기술 및 디지털 콘텐츠 보급, 활용

- 정부주도로 기획, 지원한 민관프로젝트를 통한 교육 
디지털 전환 추진

싱가포르 Student Leaning Space(SLS)

- 원격 수업 시스템으로, 대부분 학교에 적용
- 다양한 교육 관련 자료 및 콘텐츠 맞춤형 
제공

- 교사 간의 교육 정보 공유 가능

프랑스

-Espace numérique de
travail(ENT)

-TERRITOIRES NUMÉRIQUES
ÉDUCATIFS(TNE)

- 학생, 교사, 가정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기술 공유

-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한 다양한 기술 개발 
장려

덴마크 Ultra:bit
- 코딩 교육 및 실제 과목 원리와 지식 
학습에 활용

민간 주도

- 디지털 전환 기술 및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을 
활용, 민간 기업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 각 학교에 맞는 에듀테크를 개별 학교가 직접 선정하여 
활용

- 국가는 주로 학교와 기업 기술의 연결다리 역할만을 
맡으며 최소한의 정책적 관여

영국 LendED - 민간과 학교 사이 에듀테크 구매 시장 형성

미국
-MATHia, Roblox, Art and

Culture
등 민간 기업의 기술

- 민간 기업 주도의 기술 개발, 학교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술 수용

에스토니아
eKool, Stuudium 등 스타트업 

기업을 통한 민간 기술
- 디지털 교육 분야 스타트업 중심 기술 
개발, 보급, 학교의 자유로운 기술 활용

<표 2>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해외 사례

4.1. 기술적 부문

싱가포르와 프랑스, 미국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개인화 

된 학습 프로그램,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여러 학습 분야에서 다

양한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과목 당 하나의 에듀테크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것이 아

닌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이를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

는 구조이다. 덴마크와 에스토니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과 AI
를 이용한 학습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기술적 시도가 미비하다. 교육부가 발

표한 2023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
년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디

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ICT 최신 기술

을 이용한 학교현장의 교육적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뚜렷한 

추진안은 거의 AI 디지털 교과서가 유일하다 하겠으며, 나머

지 정책은 여전히 기기 보급, 노후 정보 시설 교체 등 대부분 

인프라 관련이었다(교육부, 2023). 다시 말해 디지털 교과서만

이 여전히 교육 디지털 전환의 중심 사업인 것이며, 계획 상 

도입을 목전에 둔 2024년 현재 그 도입마저도 예산부족, 콘텐

츠의 완성도 미흡, 변화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으로의 더욱 성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 등 한정된 형태에 한

해서만 ICT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 아닌 교육 현장의 필요

에 따라 더욱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연구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계획함에 있어

서도 정책과 지원 면에서 사전에 더욱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

어야 하겠다.
또 다른 관점에서 교육 디지털 전환 사례를 분류하자면, 크

게 인프라 구축과 교육 기술의 개발·응용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 기술의 개발·응용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프라 구축 단계와 기술 개발·응용 단계라고

도 할 수 있겠다. 상기 조사된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성공적으로 교육 디지털 전환을 해나가고 있는 국

가들은 이미 기술 개발 및 응용 단계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최적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개발 등 그 다음을 향

해 나아가고 있다. 반면, 한국 교육환경의 디지털 인프라는 

조사한 국가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많은 경우 더

욱 우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인프라 

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도 매우 큰 비중의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

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 인프라 구축은 선행되기 보다 오히

려 교육 디지털 전환 기술과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가 

결정되고 그에 적합한 인프라가 결정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

라 하겠으며, 또한 웹기반으로 개발, 운영되어 대부분의 주요 

처리는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디지털 기술들은 많은 

경우 실제 활용함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 고성능 컴퓨터 등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인프

라 구축보다는 적극적인 교육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개발 등 

교육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그리고 교육 플랫폼의 개발·응용

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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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책적 부문

앞서 소개한 해외사례들을 디지털 전환의 주도 주체에 따라 

국가 주도와 민간 주도로 나누어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 주도 주체에 따른 교육 디지털 전환의 흐름

정부 주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우, 국가

에서 학교와 연결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사와 학

생 간의 수업 관련 소통을 원활히 하고, 새로운 학습 프로그

램의 확산을 수월히 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 온라

인 학습 플랫폼인 Student Leaning Space(SLS) 시스템을 가지

고 있으며, 프랑스는 ENT(Espace numérique de travail)와
TNE(TERRITOIRES NUMÉRIQUES ÉDUCATIFS)를 통해 새로

운 교육 기술을 빠르게 연구, 개발, 공유하고, 기술 활용을 촉

진한다. 덴마크 역시 정부 기관인 DR을 통해 디지털 교육 프

로젝트 활용법을 꾸준히 업데이트, 공유하며 학교 현장에 원

활한 서비스 보급이 되도록 돕고 있다.
반면 역시 정부 주도 국가라 할 수 있는 한국은 이들 국가

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교육에 있어 이러한 소통창구의 역할

을 하는 플랫폼이 마땅치 않다. 한국의 경우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는 교육 행정의 통합과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교육 소프

트웨어나 콘텐츠의 배포 및 유통을 위한 시스템은 아니며, 이

마저도 최근에 업그레이드되어 배포된 4세대 NEIS의 경우 오

류와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비판에 직면한바 있다. 이와 연

계되어 교무업무와 수업지원을 연계한 시스템인 NEIS+도 개

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역시 기존의 입시위주의 교육방식과 

교육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교육자와 학습자의 편의

성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혁신은 제공하지 못하고있는 실정

이다. 정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e-학
습터와 EBS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클래스를 코로나19 상황에

서 한시적인 원격수업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기본적으로 학생의 자율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 제공등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갖추고 있고, 교사-학생 

상호작용이나 학습결과 기록 등의 기본적인 기능도 매우 미

흡한데다, 출석기능도 갖추고 있지 않아 카카오톡, 네이버 밴

드 등 민간 도구를 활용했어야 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였다(이쌍철, 2020).
이와 같은 효과적인 교육·유통 플랫폼의 부재는, 적극적인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정부 주도의 성공

적인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는 다른 국가들 대비 한국이 교육

현장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 진단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소통, 개인화 

학습 면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온라인 원격 수업이 필요한 

시점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한국

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 부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급하게 준비하는 상황에서 역시 드러났으며, 201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다른 국가와 달리 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한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상황

에서 진행에 많은 차질을 빚었으며(손찬희, 2021),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 주도하에 구축된 뚜렷한 플랫폼이 없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단순히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공간을 넘어 새

로운 에듀테크 기술의 유통을 빠르게 전파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이 선행될 필요

가 있다. 
민간 주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주로 정부는 민

간에 기술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은 학교에 곧바로 기술

을 보급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학교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민간 주도의 디지

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국가라 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민간 기업 개입의 필요성이 언론과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주도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는 국가

들과 유사한 방식을 통한 민간 주도의 디지털 전환 또한 적

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데에 있다. 미국

은 민간 기업과 연구소의 기술을 바탕으로 학교에 다양한 신

기술들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정부가 민간

과 학교의 연결 중개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신

속한 에듀테크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에듀테크 기

술의 발전을 가져오는 등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과 국가 성장 흐름이 유사한 에스토니아의 경우, 스타트업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술 및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시장의 빠

른 성장과 더불어 교육 디지털 전환 역시 빠르게 이루어 내

고 있다.
빠른 디지털 전환과 최신 기술의 수용 면에 있어 유리함을 

가지는 민간 주도 디지털 전환의 경우, 한국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과도한 민간 침해가 우려된다는 시각과 더불어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에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우려

가 존재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까지 민간보다는 국가 주

도로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개한 해외

사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 주도의 디지털 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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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신속한 교육 기술 및 콘텐츠의 발전과 이의 활성화를 

이루면서도 우려하는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더욱 내실있고 교

육 본연의 목적에 긍정적으로 부합하는 교육을 가능케 함으

로써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민간 시장으로의 더 적

극적인 개방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관련 정책이 추진

되고 있으나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의 보다 뚜렷한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성을 해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프랑스, 덴마크, 영국, 미국, 에스토니아

의 사례를 각 해당 국가의 교육 구조와 특징을 바탕으로, 특

히 디지털 전환 정책의 추진 주체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

다. 각 국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나름의 교육 구조와 특

징, 교육의 경제사회적 발전배경에 따라 그 나름의 교육 디지

털 전환을 추진하였다. 
높은 수준의 공교육을 자랑하며 다양한 학교 평가 시스템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우선시하는 싱가포르, 교육이 공적시

스템으로 인식되며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프랑스, 그리고 다양한 방식과 개개

인의 흥미에 맞는 교육을 추구하며 경쟁적 분위기가 매우 적

은 덴마크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주도로 교육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으며, 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 관

여하여 교육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거나 정부주도의 민관프로

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교육 디지털 전환

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교육의 시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국, 연

방정부·주·지역의 세 권한으로 쪼개어 지역 내 개별 학교로 

갈수록 더 큰 교육 권한을 위임하는 미국, 그리고 IT 인프라

와 창업지원을 근간으로 빠른 성장을 이룬 에스토니아의 경

우 민간 주도로 성공적인 교육 디지털 전환을 해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정부는 관련 정책 이외의 관여는 최소화하면서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을 지원하고 개별 학교의 기술 

및 콘텐츠 도입 권한은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 현

장에서 더욱 빠른 속도의 내실 있는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들을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은 ICT 기술을 이용한 교육 현장의 변화 시도에 있어 양

적, 질적으로 아직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사례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인프라 구축에 지나치게 집중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프라 구축 단계에 머물

며 디지털 기기를 현장에 공급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인 교

육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전환 기술과 활용 방법 및 콘텐츠

의 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다양한 기술의 적용과 

디지털 콘텐츠의 보급이 가능한 ‘온라인 통합 학습 플랫폼’의 

신속한 구축 혹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합 

학습 플랫폼 구축 및 개선 사업은 정부 주도로 혹은 정부 주

관의 민관 합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현시점에 가장 신속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부 주도의 노력 중 하나

로 보이며 이는 정부 주도로 분류된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공

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 주도의 교육 디지털 전환 노력과 더불어, 민간 

기업에 교육 시장을 더 개방하고 이를 통해 교육 디지털 전

환의 가속화를 꾀하는 것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 빠른 

디지털 교육 기술 및 디지털 교육환경의 발전을 위해 민간 

에듀테크 시장의 활성화가 결정적 역할을 함은 영국, 미국, 
에스토니아 외에도 많은 국가들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에듀테크 시장의 활성화는 필수적으로 공교육의 

민간 시장으로의 개방, 그로 인한 민간 기업들의 경쟁을 통한 

기술 및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고, 그와 더불어 개별 학교의 디지털 기술 및 콘텐츠의 

도입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 

에듀테크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개별 학교와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 간의 직(간)접 거

래를 활성화하는 유통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등의 정부차원

에서의 지원 노력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도 주체를 

기준으로 해외 사례들을 정부주도 및 민간주도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직은 일부 국가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이 된 국가들은 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환경에 있어 한국과는 차이점이 있기에 무조건적인 비교와 

적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해당 국가들의 사례

를 통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의 교육 디지털 전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사례 연구는 충분히 그 의미가 있

다고 하겠다. 또한 사례 연구 과정에서 각 국가들의 교육 디

지털 전환 단계와 관련해 인프라 구축 단계, 기술 개발 및 응

용 단계 외에 더 세분화된 분류 등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위

한 충분한 자료를 아직 수집중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더 다

양한 관점에서의 사례를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각 국가별 학령인구의 숫자 및 연령분포, 디지

털 전환에 배정가능한 예산 등 현실적 통계량을 기반으로 한 

비교 분석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더욱 완성도 있는 사례연구

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더 많은 국가의 사례를 수집, 더욱 세분화 된 분류

와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내 교육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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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Digital Transformation in Education:

Focusing on International Cases

Iljoo Kim*

Abstract

Digital transformation, actively progressing in various fields, is also being applied to the education sector, bringing positive changes in 
many schools and education settings. However, despite continued discussions and efforts, the pace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Korean 
education has been very slow. In contrast, countries showing smooth digital transformation processes are successfully digitalizing their 
educational environments through continuous research, technolog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efforts. This paper aims to study 
international cases of successful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education sector and explore best applicable solutions for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domestic education field. The study classifies case studies into government-led and private-led initiatives based on 
the main drivers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education, considering solutions that take into account Korea's educational structure and 
environment. The key insights derived from the case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led digital transformation in domestic 
education lacks sustainability and consistency in its policies, overly focusing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re is a need to concentrate 
more on the development of diverse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logies and high-quality content. Second, countries that have successfully 
implemented government-led digital transformation operate excellent online integrated learning platforms that provide new technologies and 
digital conten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conside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uch platforms. Third, there is a need to 
open up the public education that is mainly led and controlled by government to the private sector further through the support of 
education-related venture companies and startups, while also enhancing the autonomy of individual local schools. This would facilitate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a swift digital transformation in education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edutech market. This research, 
based on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s, contributes to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in Korean education 
and provides effective solutions for more successful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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