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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to seek the introduction of big data and AI technologies to strengthen the safety 

of local festivals, and to present legal application measures to effectively realize them. Method: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safety of local festivals through literature review, 

case analysis, and examination of legal systems, and to propose safety management measures based on 

big data and AI, as well as related legal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effectively support these initi-

atives. Result: Local festival safety-related laws have different purposes and regulations,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for organizers to comply and apply them in an integrated 

manner. In particular, a clear legal basis is required for the introduction of big data and AI technologies, 

an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onsistent safety management operating system through an integrated 

legal system. Conclusion: In order to introduce big data and AI technologies to local festivals and 

enhance safety, the following leg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first,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legal system; second, the mandatory allocation of safety management costs; and third, the establish-

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control center.

Keywords: Big Data, AI, Local Festivals, Mass Gathering Events, International Events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AI 기술 도입을 모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문헌 연구, 사례 

분석, 법령 체계 검토를 통해 지역축제 안전 관련 법 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안

전관리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결과: 지역축제 안전 관련 법률들은 각

각의 목적과 규정이 상이하여 주최 측이 이를 통합적으로 준수하고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빅데이터와 AI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통합된 법률 체계

를 통해 일관된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지역축제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합적 법률 체계의 구축, 둘째, 안전관리비 책정의 의무

화, 셋째, 현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지역축제, 다중운집행사, 국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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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지역축제는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회적 연대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Kim et al., 2017; Park, 2020).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지역축제 정보에 따르면, 전국에

서 개최된 지역축제는 1,129건으로 2022년 944건 보다 19.6% 증가하였으며(Kim, 2023), 계절, 장소, 시간, 유형 등 매우 다

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축제는 많은 인파가 제한된 공간에 모이는 특성상 군중 밀집으로 인한 압

사 및 추락사고, 구조물 붕괴 사고, 화재 사고 등 다양한 안전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적절한 안전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축제에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정비와 더불어 첨단 기술의 적용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예측 및 예방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안전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Yang et al.(2019)은 통신사업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

용자 규모, 트래픽 변화, 행사 전후 사용자의 집합 지역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대규모 행사에 대한 통찰계획(Insight Scheme)

을 제안하였으며, Kim et al.(2021)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초기 정보 기반 화재 현장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연구에서 화

재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화재 원인 및 피해 결과와 관련된 변수를 식별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상관성 분석을 

통해 화재 위험도 예측 가능성을 검증했다. Yeo et al.(2022)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CCTV 

영상을 통합 관리하고, 디지털 신호로 수집되는 영상을 자동으로 판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관리체계를 제안했으며, 

Yoon et al.(2023)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간 발생한 지역축제 및 행사의 안전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사고

의 유형별 발생빈도, 비중, 사상자 수 등을 통해 발생 원인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Park 

(2024)은 빅데이터와 AI 를 활용한 지역축제의 안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실시간 축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즉각적으로 탐지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

다. 이에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은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한 법

적 근거와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 연

구와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체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역축제의 안전 관련 법 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빅데이터와 AI 기술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개념 정의

빅데이터의 개념 정의 

META Group1)의 Doug Laney 는 빅데이터를 높은 “볼륨(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등 세 가지 차원의 

1) META Group은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Gartner는 META Group을 인수하여 IT분야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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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3V 모델)에서 정보 자산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처리를 통해 의사 결정을 개선하고 프로세스 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Laney, 2001; Manyika et al., 2011). Jacobs(2009)는 “데이터의 크기가 기존의 검증된 방법을 넘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만드는 데이터”로 정의했으며, Loukides(2010)는 “데이터 자체의 크기가 문제의 일부가 되어 전통적인 데이터 처

리 기술이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빅데이터는 볼륨(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외에도 진실성

(Veracity)과 가치(Value)라는 추가적인 속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동성(Variability)과 복잡성(Complexity)도 

포함하는 추세이다(Hong, 2014). 따라서, 빅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을 넘어 다양한 속성을 통해 정보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AI의 개념 정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그 발전과 활용 범위는 지속적으

로 확장되고 있다. 초기의 AI는 컴퓨터 과학 연구 분야로서 기계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기술을 의미

했다(Rajaraman, 2014). 1955년 존 맥카시(John McCarthy)는 AI를 “지능형 기계를 만드는 과학 및 공학”으로 정의했으며, 

당시 AI 교과서는 이 분야를 “지능형 에이전트의 연구 및 설계”로 정의했다. 이후 인공지능은 기계 프로세스로 전환되었고,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최근에는 AI가 프로그래밍 기술로 좁은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Dalvinder, 

2014). 2024 ICT 표준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처리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

현한 기술이며, 인간의 인지와 정보처리 기능을 고도화된 형태로 재현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차원적 판단과 

분석 결과를 얻고 이를 활용하는 ICT 기술의 총칭이라 정의하고 있다(Telecommuni 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2024). 

AI는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여러 하위 분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기계가 학습하고, 추론하며, 자율

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적용 사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①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 체계 강화, ②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 체계 전환, ③디지털 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

난안전관리, ④실질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⑤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3.10.25). 특히, 정부는 혼잡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빅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ICT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는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 

정보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예측하는 '인파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후, 2023년 12월부터 전

국의 중점 관리지역 100곳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3.12.27). 또한, 서울시는 2023

년 10월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인공지능 기반의 인파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Chosun 

Media, 2023.10.13), 서초구는 강남역 일대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혼잡도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여 인파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Yonhap News, 2023.10.24). 이와 함께, KT는 '문화축제 빅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여 지역축제의 준비 단계부터 운영, 

사후 성과분석에 이르기까지 축제의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Edaily, 2023.6.2). 국외 사례로는, 일본 도쿄 시부

야구에 AI 카메라 100대를 설치하여 보행자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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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Times, 2023.6.7), 미국 뉴욕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핼러윈 기간 동안 차량 없는 거리를 운영하여 보행자 사고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Kyunghyang Shinmun, 2022).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는 주로 사고 발생 후의 대응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접근 방식이 필수

적이다. 지역축제에서 빅데이터와 AI 기술 활용은 기존 인력에 의존한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

를 식별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기반으로 CCTV, 드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은 지리정보체계(GIS) 상황판에서 지역축제 행사장의 인파 밀집 정도를 파악하고, 위험경보 알림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

응할 수 있다. 또한, 고화질 CCTV와 영상분석 서버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인파를 감지하고, 밀집도가 높아지면 지방자치단

체, 경찰, 소방에 자동으로 경보를 전달하며, AI가 거리의 인파 밀집도를 자동 감지해 전광판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축제 전용 앱 서비스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행사 일정, 위치 등의 축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

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효과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사장에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구청 재난상황실과 경찰, 소

방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Park, 2024). 

지역축제 안전 관련 법 체계 및 문제점

지역축제 안전 관련 법 체계 현황

지역축제의 정의 및 분류

지역축제는 옥내와 옥외 행사를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축제 · 공연 · 체육경

기 · 행사 등을 의미한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4). 이러한 행사는 주관 단체, 장소, 성격, 참가자에 따라 다양

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행사로 기획되고 운영되는 추세이다(Park, 2020). 

Table 1. Definition of regional festivals and international events in regulations

소관부처 행정규칙 정의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의 유치 · 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국제회의, 국제경기대회, 전시회, 박람회 등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고, 외국인 참여 또는 참관비율이 10% 이상인 행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 · 개최에 관한 규정｣ 제3조

· 국제문화행사, 국제관광행사, 국제체육대회 둥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인 행사.

지역축제 안전 관련 법 체계

지역축제는 ｢재난안전법｣을 중심으로 행사의 유형과 규모, 장소 및 시간에 따라 ｢경비업법｣, ｢공연법｣,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국가 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등의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들 법률의 요

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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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gal framework for safety in regional festivals

구 분 분 류 내용

기본법 ｢재난안전법｣제66조의11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 지도 및 점검. 

· 관계기관 장에게 협조 또는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 요청.

·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별법

｢경비업법 시행령｣제30조 ·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공연법｣제11조제1항 ·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4조의3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실시.

｢관광진흥법｣제48조의2 제1항 ·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국가 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 특별교통대책 수립. 

지역축제 안전 관련 법 체계의 문제점

재난안전법상의 한계

정부는 2013년 8월 6일 [법률 제 11994호] ｢재난안전법｣에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

였으나, 인적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은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2014년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와 

2022년의 ‘이태원 압사 사고’를 경험했다(Park, 2023). Na et al.(2014)는 안전 관련 법률의 불명확성과 체계 모순으로 인해 

통일적이고 즉각적인 안전관리 정책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Bae et al.(2022)은 ｢재난안

전법｣을 정비하여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26일 [법률 제 1983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1항을 개정하여 주최자가 부재한 지역축제

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동법 제5항 유관기관의 협조 

또는 역할 분담 요청, 제6항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한층 더 강화했다. 그리고 2023

년 5월 16일 [법률 제 19406호] ｢재난안전법｣ 제74조의3제1항을 일부 개정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법 제74조의4 재난 안

전 데이터의 수집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신설하여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는 재

난 중심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개별 법령 체계의 한계

지역축제는 ｢재난안전법｣ 외에도 다양한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재해대처계획의 수립 과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들은 축제 장소와 유형에 따라 각각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상이하며(Choi, 2018), 동일한 개념에 대해 유사한 용어를 사

용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과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Park, 

2024). 또한｢경비업법 시행령｣제30조2)의 임의규정은 주최 측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으며,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업무 범

위가 혼재되어 현장 실무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업무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공연법｣제11조의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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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운영자 등이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 비

용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재난안전법｣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부재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

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법 체계는 주최 측이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제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적용하

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의 통합된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예산의 책정,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등 세부적인 법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빅데이터와 AI 기술 도입을 위한 법적 적용 방안 

통합적 법률 체계 구축

현행 ｢재난안전법｣, ｢경비업법｣, ｢공연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국가 통합 교통체계 효

율화법｣ 등 개별 법률들은 각각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상이하여 실제 현장에서 첨단 기술 도입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이에 관련 법률들을 조정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통합하여 일관된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해

야 한다. 이를 통해 주최 측은 명확한 법적 규정하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

립해야 하며, 안전관리 예산의 편성, 경비인력의 배치 등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청 재난상황실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위험 예상 구역을 사전 식별하고, 비상 

대응 인력 및 장비 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안전관리 예산 책정의 의무화

지역 축제의 주최 측은 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안전관리 예산을 책정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설물 설치 및 경비 인

력 배치 등 안전관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Park, 2023). 특히,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 인파 모니터링 

시스템, 비상경보 시스템, AI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 등의 구축을 통해 축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

은 주최 측이 안전관리 비용을 낮게 책정하여 자체 경비를 최소화하고, 첨단 기술의 활용보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30조를 

근거로 경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다(Park, 2024). 이러한 현상은 민영화론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키며, 경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예방 및 치안 유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여 사회적 안전을 저해할 수 있

다. 따라서 주최 측은 경비인력의 인건비, 행사장 및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 유지 · 보수, 안전장비 구입, 안전교

육과 훈련, 무대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점검, 안전 관련 보험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필수적으로 책정해야 한다.3) 이

를 위해 ｢재난안전법｣제66조의11에 안전관리비 조항을 신설하여 축제 또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축제 비

용에 계상하여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 ｢경비업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

지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

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경기도는 2021년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역축제 예산 중 안전관리비를 최소 1% 이상 책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용도

는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 및 수당, 축제 안전 설비(안전펜스, 위험표지판, 소화기, 제세동기, 구명정, 구명환, 가스 금속밸브, 가스감지기, 누전차단

기, 배전 잠금장치 등)의 설치·유지 및 보수, 보호장비(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절연용 보호구) 구입, 안전교육 및 훈련,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및 기

타 안전점검, 안전 관련 보험 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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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인파 관리 시스템을 도입

했다. 이 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 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인파 밀집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고화질 CCTV와 영상분석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인파를 모니터링하여 인파 밀집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재난의 예방, 대비,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하는 재난관

리정보통신 체계의 일환으로서 ｢재난안전법｣ 제74조4)에 근거하여 구축 및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주

로 옥외에서 개최되며 그 장소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 체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축제 현

장에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현장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통합관제센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구청

의 재난상황실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재난안전법｣제74조의25)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제74조의36) (정보 

제공 요청 등), 제74조의47)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의 법률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동법 제66조11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실시간 인파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의

무화 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결 론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과 융합되어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고,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인력에 의존한 전통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안전 관련 법령 체계와 빅데이터 및 AI 기술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법적 적용 방안

을 제시했다. 첫째,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AI 기술 도입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법률 체계 구축

이 필요하다. 현행 개별 법률들은 각각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상이하여 첨단 기술 도입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들을 조정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통합하여 일관된 안전관리 운영체

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주최 측이 빅데이터와 AI 기술 도입을 통해 자체 경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4) ｢재난안전법｣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5) ｢재난안전법｣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6) ｢재난안전법｣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

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

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재난안전법｣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

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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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안전관리비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축제 예산에 안전관리 비용을 필수적으

로 포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별 안전관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

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빅데

이터와 AI 기반의 현장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제

66조의11을 개정하여, 지역축제 개최 시 현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실시간 인파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활용 범위를 지역축제에 국한하였으며, 제한된 법적 적용 방안과 기술적 도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를 포함하지 않아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인력에 의존한 안전관리 체계

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국제행사 및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한 실증 연구

를 통해 법적 개선 방안과 기술적 도입의 실제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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