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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우리나라 중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여하히 고등학교를 다양화·특성화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관심

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기존의 일반계고가 획일적

인 입시준비교육에 편중돼 있다면, 실업계고에서는 단순기능 연마 위주의 교

육이 이루어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웠다.

1998년 도입돼 현재 공·사립 61개 학교에 대해 시행중인 특성화고 제도

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의

기본 취지는 기존의 법령이나 행정적인 규제를 상당 부분 탈피하여 학교 나

름의 독자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학교 운영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아

직까지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미비점과 교육당국의 제도 취지에 대한 이

해 부족으로 본래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내용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특성화된 교육 실시에 동반돼야 하는 학교 운영의 자

주성이 충분히 허용되지 않아, 독자적 교육 이념에 따른 개성 있는 교육이

전개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공립에 비해 재정

적 여건이 열악해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막대한 시설·설비의

도입이 지체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에도 곤란을 겪고 있다. 그

러나 앞으로 사립 특성화고에 대한 제도적 지원·육성방안이 다양하게 마련

되어 정착될 경우, 특성화고 체제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등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립 특성화고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

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립 특성화고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 정책

방안을 개발해야 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이다. 모쪼록 이 연구

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방안들이 사립 특성화고의 교육 여건을 크게 개선시

키는 한편 사립학교로서의 개성적 운영을 북돋우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유익한 의견을 들려

주신 사립 특성화고의 교장, 교사, 학부모 그리고 관련 전문가 여러분께 감



사 드리며,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 학교 현장을 찾아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

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애를 쓴 연구진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2002년 12월

원장



【연구 요약】

직업분야의 사립 특성화고는 2002년 현재 16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특성화 전환 및 유지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공립학교에 편중되

는 양상이어서 보다 많은 사립학교들이 학교의 특성화 운영으로 진로를 잡

아 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사립 특성화

고의 운영 실태 및 성과 등을 점검 분석하고, 사립 실업계 고교가 특성화고

로 개편 발전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제도적, 법적 장치나 조건들이 무엇인지

를 중점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성화고 제도는 기존의 교육이나 학교 운영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학

교 발전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적 대안들을 폭넓게 모색해 보

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선발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정 분야에 남다른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장차 그

분야에서 유능한 전문가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특성화고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

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실업계 고교의 위기를 타개하

기 위해 미봉책으로 고안된 학교 형태라는 부정적 평가가 여전하고, 특성화

고 진학 후에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까닭으로 특성화

된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사립 특성화고의 경우는 특성화 전환 후에도 남아 있는 재정 구조의 취약

함으로 인해 학교 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학생 납입

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재단 전입금이 매우 미비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에

만 학교 운영을 의존하고 있다. 지원 경비도 인건비 위주로 지출이 이루어

져,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에 꼭 필요한 고가의 특성화 시설·

설비의 마련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학생 선발 과정 등에서도 교육당국의 개입과 규

제가 일반 실업계 고교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색 있는 교육

운영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다. 다양한 특성화 교과의 설치에 따



른 탄력적인 교원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거의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가 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사립

특성화고의 학생 모집에 응하고 있고, 학교 운영 및 시설 면에서도 일정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교육과정 설계에서 전문교과의 비율이 증가되

면서 새로운 교과 교재 개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가 늘어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사립 특성화고에 대해 교육 및 학교 운영에서의 자율

과 자유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 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학교가

특성화의 기획에서 실천,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적인 자율과 자주를 향유할

때 특성화 교육의 질적인 성장은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립 특성

화고에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록금 책정 등 학교 운영의 전반

에 걸쳐 자립형 사립고 가 지니는 수준의 자율권을 부여해 준다면, 사립학

교로서의 존재 의의도 살리면서 보다 자유롭게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립 특성화고들이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에서 전적인 자율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에 매진하려면, 특성화 학교의 운영 체제

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과 관행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정

부가 사립 특성화고의 육성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할 지원

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들 수 있다.

첫째, 사립 특성화고가 전적으로 학교의 특성화 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한다. 성

적 이외의 다양한 전형 요소를 갖추도록 유도하되,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선발 방식이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지니고 있으면 교육청이 이를 간섭하고

규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가 고교에서의 수학 능력 혹은 특성화 분야의 소질을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부분적으로나마 필기시험 결과를 전형 요소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학생의 지원 범위 역시 학교의

특성화 건학 이념, 학교 시설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



도록 하되, 전국이나 시·도의 광역 단위에서 모집할 경우 학생의 주거 문제

를 고려하여 기숙사를 갖추도록 하고, 학교법인에서 그 시설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면 교육부가 직접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재정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

구해야 한다. 학생 모집 시기에 대해서는 전기 또는 그보다 앞서 전형을 실

시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교육부는 사립 특성화고에 학교 자율의 특성화된 인사체제가 운영되

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우선 사립 특성

화고가 안고 있는 교사 정원의 과소 문제나, 필요 인력을 적기에 수급할 수

있는 탄력적 임용체제 구축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들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특성화고의 교원 수요

가 일반 실업계 고교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학급수에 비례해

서 정하고 있는 교원 정원을 늘려주기 위한 별도의 교원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립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업계고보다는 학급당 기준

인원을 늘려 잡아 총 정원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

와 함께, 교사 수급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강사진의 활

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일정 기간을 정해 임용하

는 다양한 파트타임 교사진을 학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사립 특성화고가 건학 이념을 구현해 가

는데 있어 가장 중핵적인 요소이니만큼,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틀을 침해하지 않는 한 건학 이념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율성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우

선 교육부는 특성화고에 대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사항만을 제외

하고는 모든 교과의 편성·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 특히 이런 방침

을 국가 수준의 방침으로 고시하고,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편성

지침에도 명문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공통기본교과

의 편성에 있어서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여, 보통교과를 12학년까지 3개 학년

에 분산해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수업연한이나



학년제 관련 특례 조항을 비롯해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등 획일적

인 학사 운영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법령을 특성화고에 우선적으로 허용해

주는 일도 요청된다. 새로운 교과 편성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새로운 교재 개

발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공립학교와 균등하게 제공

하는 것도 중요한 지원책으로 시행돼야 한다.

넷째, 사립 특성화고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고가의 시설

이나 기자재는 교육부가 그 구입비 전액을 특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원가 계산을 통해 관련 비용은 최대한 납입

금에 포함시키도록 하되, 그 내역을 학교 헌장에 사전 공지하도록 의무화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재정결함보조금 방식의 지원 체제도 공

립 특성화고의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학생 수만큼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립 특성화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도 교육청의 일반 운영비보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형태로 교육부에서

직접 배분하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일반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설비 또는 기자재 설치 기준을 사립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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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에 발맞추어 그간 국가 경제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던 실업계고가 또 다른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맞고 있다.

이런 커다란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여 실업계고는 그에 대한 효율적 대비책

을 수립해 능동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유인해야 할 필

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계고가 처한 위기의 한 해결 방안으로

1996년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특성화고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후 직업교육 분야의 특성화가 강력히 추진되어 왔다.

특성화고 전환을 통해 다수의 실업계고는 학생 유치에 있어 느끼는 곤란

을 크게 해결하였고, 정부의 각종 법적·제도적 지원으로 학교 운영의 새로

운 활로를 찾아가고 있다. 그 결과 고교 단계의 학생수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 오히려 특성화고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큰 매력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써 매년 지원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책들이 국·공립학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의 범위 및 통로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학교 발전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립 실업계고들이 교육의 질적 향상을 확보하는 새로운 학교운영

방안으로서 특성화고 개편을 선택하기에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현안

들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에 직면해 사립 특성화고의 운영

실태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방안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 작업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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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목적

이 연구는 사립 특성화고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학교 내

부자들의 요구 및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이들 학교가 사립학교로서

의 존재의의를 만족시키며 최대한의 발전성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가 어떤 행·재정적 지원 시책들을 마련해주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 방

안들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문제

가. 연구내용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

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성화고 제도의 의미와 성과

가) 특성화고 제도 도입의 배경과 전개

나) 사학의 본질에 비추어 본 특성화고 제도의 의미

다) 특성화고 운영의 성과와 한계

2) 사립 특성화고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가) 일반 교육 여건 현황

나) 재정 및 시설 여건 현황

다) 운영 현황의 문제점

3) 외국 특성화 직업교육 운영 사례

가) 미국

나) 영국

다) 독일

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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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립 특성화고 운영 지원·육성 방안의 탐색

가) 사립 특성화고 지원·육성의 방향

나) 사립 특성화고 지원·육성 방안

나.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로의 개편이 점차 확대되고 상황에서 이 제도 도입 의 배경

과 성과는 무엇이고, 특히 사립학교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특성화고 제도는

어떤 의미와 상관성을 갖는가?

둘째, 외국의 중등 사학의 직업교육에 대한 특성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

고 있으며, 이들 정책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가? 또

한 우리 직업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사립 특성화고의 교육 및 재정여건은 어떤 수준이며, 양질의 전문교

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가?

넷째, 사립 특성화고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원칙과 방향성

을 갖고 지원 작업에 임해야 하며, 실제의 지원은 어떤 점에 투입돼야 하는

가? 또 이런 지원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떤 법률적·제도적

조건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문헌분석으로서 국내

외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특성화고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보고서나 관련 연구물을 수집 분석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의 직업교육

특성화 정책 동향을 수집 분석하였다.

둘째, 사립 특성화고 16개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이들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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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여건 및 재정 여건 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교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 추진 과정에서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

고 연구의 방향과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립 특성화고에 재직

중인 교사들과 3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넷째, 5개 사립 특성화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 운영의 특징 및 애로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단위학교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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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성화고 제도의 의미와 성과

1. 특성화고 제도 도입의 배경과 전개

가. 특성화고 제도 도입의 배경

특성화고 제도는 1996년 2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

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Ⅱ) 에서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을 다양화하는 방

안의 하나로 처음 제안되었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능

력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단계부터 전문가

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정보고, 디자인고, 전자통신고,

대중음악고 등과 같이 다양한 전문 분야의 특성화고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

였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특성화고 설립을 제안한 배경은 현행과 같이 획일화

된 대규모의 고등학교 형태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다양하고 특

성화된 소규모의 고등학교가 보다 자유롭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입시 위주·주지 교과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 관심과 흥미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교육 선택의 폭을 확대하

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특성화고 제도는 산업 사회에서 지식 정보 사회로의 급속한 사

회 변화와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한 대안적 모색의 필요에서 도

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산업 사회

에서는 다방면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제너럴리스트 를 필요로 하는 데 반

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특정 분

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 를 필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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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산업 사회에서는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많이 습득하고

있느냐가 중요했지만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이 급속히 배가되어

이를 전부 습득하기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

술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강성원·옥준필, 2000).

전자·정보통신·신소재·생명과학 등 첨단 분야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의

기술혁신은 기술 발전의 흐름을 점점 고도화·지능화·복합화시키고, 과학과

기술의 융합화로 기술의 발전 속도와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져 기술의 생명

주기가 단축되리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기술의 발전은 신기술관

련 인력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기술의 융합화와 복합화는 단순한 기능

을 소유한 인력보다는 복합기술의 능력을 소유한 다기능기술자에 대한 수요

를 증대시키며, 기술의 생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보다 창의적인 능력 소유

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정태화, 2002).

나아가 국민 대다수가 골고루 학교교육의 기회를 누리는 것에 급급하던

과거와는 달리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 높은 교육, 종류와 질 면에서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강영혜·김정래·성기선,

2000).

그러나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 체제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

지 못하고 있다. 일반계고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여전히 입시 위주, 성적 위

주로 획일화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 일반계고에서도 전체

학교 성적은 좋지 않지만 특정 분야에는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려주기 위한 교육은 도외시되고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살려줄 수 있는 실업계고는 전통적인 산

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단순 기능의 습득에 치우친 교육을 하고 있다. 실업

계고에 개설된 학과들은 농업, 공업, 상업 등 전통적인 산업과 관련된 분야

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단순 기능 습득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계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

로가 넓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

문계고나 실업계고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규모의 학교 형태로 운

영되어 획일화되기 쉽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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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에 부응하여 이들을 지식 정보 사회

에서 요구하는 특정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

교의 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특성화고 제도는 이러한 기존의 고등학

교 체제에 대한 대안적인 모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강성원·옥준필,

2000).

나. 특성화고 제도의 전개 과정

이미 1970년대에 최근의 특성화고와 유사한 형태의 실업계고 특성화 사례

가 있었다. 공고 유형화 정책 에 의해 설립된 기계 공업고, 시범 공업고, 특

성화 공업고 등이 바로 그것인데, 그 당시 정부는 특정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능공을 단기간에 양성하기 위하여 공고 유형화 정책 을 시행하여, 기존의

공업계고를 특성화 목적에 따라 기계 공업고, 시범 공업고, 특성화 공업고,

그리고 일반 공업고 등의 네 유형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지원, 육성하였다.

기계 공업고는 기계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생산 기술과 숙

련된 기능을 함께 갖춘 고도의 정밀 가공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고, 시범

공업고는 중동 진출 기능사를 중점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계 공업고와

시범공업고 외에도 전기, 화공, 건설, 제철, 철도 등 특정 분야의 기능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하여 1978년에 8개교의 특성화 공업고를 분야별로 지정하였

고, 1979년에 다시 2개교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1973년부터 1980년까지는 3

차와 4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였는데, 일반 공업고에서는 보통 교과를

40%, 전문 교과를 60%(이론 30%, 실습 70%) 정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비해 특성화 공업고는 보통 교과를 30%, 전문 교

과를 70%(이론 20∼30%, 실습 70∼80%) 정도 이수하도록 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공업계고 특성화 정책의 결과,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기능공을

대량으로 배출하여 공업계고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산학 협

동의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는가 하면, 대부분의 공업계고의 실습 시설이 확

충되었고, 실기 중심의 교육으로 공업계고의 실기 교육 수준과 교사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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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많이 향상되는 등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극단적인 기능 위주의 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실업계고교 교육을

종국적인 직업교육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직업훈련원과의 역할 분담에 혼란

을 초래하여 기능공 양성과 기능 자격 검정 취득을 교육 목표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학교 간의 시설 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과정을 변칙적으로 운영

하는 등 정책 집행상의 부작용이 심화되었다. 또, 인간교육, 전인교육, 정서

교육을 소홀히 하였고, 고도 산업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폭넓은 전문

지식과 기초 기술을 가르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이종성 외,

1998).

그러나, 현재의 같은 특성화고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으로부터 비롯되었

다. 즉, 교육개혁위원회는 기존의 실업고를 자율 결정에 따라 특성화고로 전

환하도록 촉진하며, 신설 특성화고는 대중교통이 용이한 위치에 첨단 시설을

갖춘 쾌적한 학교로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지, 교사, 운동

장 등의 외곽 요건은 대폭 완화하는 대신, 실험·실습 기자재 등 내부 시

설·설비 투자는 강화하여 인텔리전트 빌딩만으로도 소규모의 특성화된 고

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선발시 학생의 적성을 최우

선적으로 반영하며, 특성화고의 졸업생이 동일 계열의 상급 학교 진학시 대

학 수학 능력 시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6).

교육부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특성화고가 실제로 설립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1997년 9월에 고교설립준칙주의 를 도입하였다. 이는 고등

학교 설립 기준을 최소화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특성화된 다양한 고등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과 학교 법인의 학교 경영 재산

기준령을 폐지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

15,483호, 1997. 9. 23)을 제정하고, 학교법인의 학교 경영 재산 기준령 시행

규칙, 학교설립인가 사무처리규칙, 각종 학교 등의 운동장 기준에 관한 규칙

을 폐지하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 제700

호, 1997. 10. 11)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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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5482호, 1997. 9. 23)하여

특성화고의 개념, 입학 방법, 전·편입학 등에 관한 사항을 특수목적고에 준

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특성화고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사

립 특성화고 설립을 적극 유도하였고, 공·사립의 실업고(학과 설치 포함)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법적으로 정규 학교의 지위를 인정받

지 못하고 있는 각종 학교, 고등기술학교, 사회 교육 시설 등과 사설 학원을

정규 고등학교로 개편하거나 전환하도록 적극 권장하였다(강성원·옥준필,

2000).

이러한 일련의 도입 과정을 거쳐 1998년 3월에 특성화고로는 처음으로 부

산디자인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그 후에 계속적으로 늘어 2002년 12월 현재

대안교육 특성화고 13개교, 직업교육 특성화고 48개교, 총 61개교의 특성화

고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2. 사학의 본질에 비추어 본 특성화고 제도의 의미

특성화고의 현황을 설립자별로 보면, 공립이 34개교, 사립이 27개교로서

공·사립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직업분야 특성화고에서는 공립이 32개교,

사립이 16개교로서 공립학교의 숫자가 훨씬 많은 반면, 대안교육 분야 특성

화고의 경우 사립이 12개교로서 압도적이고 공립학교는 단 1개교뿐이다. 비

록 사립학교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학은 독자적인 건학

이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특성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

런 의미에서 특성화고에서도 사학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제고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사학의 본질에 비추어 특성화고에서 사학의 역할 강화의 필

요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특성화고의 개념

특성화고의 개념은 사람들에 따라 각기 달리 이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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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고와 특수목적고 등 다른 고등학교의 유형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것은 특성화 란 의미를 어떤 특정 분야의 특성화 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학

교 운영상의 특성화 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

이기도 하고, 특성화고의 개념이 제안될 당시와는 달리 제도 도입 과정에서

변화되어 왔고, 또 최종적으로 법제화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상에서 상당

히 포괄적으로 규정한 데에도 기인하고 있다.

1) 고등학교의 유형별 분류

흔히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체제가 매우 복잡하다는 불평을 들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구분되어 온 일반계-실업계-예체능계 고등학교의 유형 외에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가 있으며, 여기에 다시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이 있어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이런 혼란은 각 유형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그림은 각각의 고등학교

유형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일반계

특수목적고 실업계 특성화고

예체능계

자율학교

[그림 Ⅱ-1] 고등학교 유형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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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용 영역별로 나누어지는 일반계와 실업계, 예체능계열이 기본이라면,

이 가운데 특별히 특정 분야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 일부 학교를 지정하여

만든 것이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이다. 예를 들면 일반계열에 해당하는 특수

목적고에는 과학고와 외고, 국제고가 있으며, 실업계열에는 기계공고나 농고

등이 있고, 예체능계열에는 각종 예고가 포함된다. 일반계 특성화고는 흔히

대안학교로 불리는 학교들이며, 직업분야 특성화고들은 실업계열에 해당된

다.

이러한 학교들을 교육 내용의 특성이나 설립 목적에 따른 학교의 유형이

라고 할 수 있는 데 반해, 자율학교는 특정한 유형의 학교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유형의 학교 중에서 운영 방식의 특례를 인정받은 학교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일반계열 학교 중에서도 자율학교가 있을 수 있고(예: 농어촌 자

율학교), 각 계열별 특목고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자율학교가 있을 수 있

다. 아마도 오래지 않아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자율학교가 지정될

수 있을 것이다(이종태, 2002). 자립형 사립고교도 자율학교와 마찬가지로 모

든 유형의 학교 중에서 운영 방식의 특례를 인정받는 학교이지만, 공립이 아

닌 사립고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위의 [그림 Ⅱ-1]에서 보듯이 현행 법령상 특성화고도 자율학교와 마찬가

지로 특정한 유형의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계·실업계·예체능

계를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는 자율학교와는 달리 특수목적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아울러 고등학교의 특성화와 특성화고의 개념도 구분이 필요하다.

2)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0조에서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

수목적고등학교 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에서는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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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보듯이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 모두 특수한 혹은 특정한

분야의 인재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규정의 전체 취지에 비

추어 볼 때 특수목적고의 경우에는 국가적·사회적 필요에 바탕을 둔 인재

양성이 강조되는 반면,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교의 필요가 더욱 중

시되는 인상이 강하다. 즉,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공업, 농업, 수산, 해양 등

기간산업 인력, 과학 및 어학 영재, 예술·체육·국제 관계 분야의 전문가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특성화고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및 능력, 학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한 인재

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특수목적고가 과학이나 외국어, 예체능, 국제 관계 등의 분야에 남

다른 재능을 가진 영재 학생 들을 주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특

성화고는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통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특수목적고가 영재 양성이나 국가 기간산업

인력 양성의 특수 목적을 위한 전문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데 비해,

특성화고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흥미와 관심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전문 교

육을 하는 데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특수목적고가 주로 관련 분야의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특성화고는 관련 분

야로의 취업과 진학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강성원·옥준필, 2000).

실제 운영상으로 볼 때 후자가 좀더 세분화되고 새롭게 각광받는 분야(디

자인, 애니메이션 등)를 지향하는 것과 달리 전자는 전문적인 분야라고 하더

라도 후자에 비해서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수산, 체육 등). 학교

의 운영 형태에서도 전자는 대개 대규모 학교로서 일반 학교와 별로 차이가

없는 데 비해 후자는 소규모 학교로서 일반 학교와 큰 차이가 있다(이종태,

2002).

3) 특성화고와 고등학교의 특성화

특성화 의 의미를 어떤 특정 분야의 특성화 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학교

운영상의 특성화 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특성화고의 개념은 다양해질 수 있으

12



며(강성원·옥준필, 2000), 그에 따라 특성화고와 고등학교의 특성화 사이의

관계 양상도 다양해질 수 있다.

교육개혁안에서 처음으로 제안할 당시에는 특성화고를 특정 전문 분야에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여 일찍부터 해당 산업 분야의 직업 준

비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고, 디자인고, 전자통신고 등과

같이 특정 전문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라고 하여, 직업교육 성격

의 고등학교로 개념 규정을 하였다. 이 경우 특성화 는 특정 분야의 특성화

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후에 법제화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특성화고를 소질

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

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라고 하여, 실업계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반계와 예·체능계의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까지

모두 특성화고의 개념에 포함시켰다(강성원·옥준필, 2000).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특성화 는 특정 분야의 특성화 와 아울러 학교 운영상의 특성화 도

포함하는 것이 된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특성화고의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할 당시에는 기존의

실업계고를 특성화하는 것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위원회의 특

성화고 도입 방안에 기존의 실업고를 자율 결정에 따라 특성화고로 전환한

다. 고 제안하고 있어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특성화고

는 일반계고나 실업고와는 다른 별개의 학교 유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고등

학교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등학교를 다양화·특성화하려는 시도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와 실업고의 특성화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실업고 중에서 산업계의 인력 수요가 있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1개 또

는 2∼3개의 분야를 특성화시켜 소규모로 운영한다면 특성화고로서의 필요

조건은 일단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시·도 교

육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특성화된 실업고가 특성화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강성원·옥준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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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일반계 및 예·체능계 특성화고와 일반계 및 예·체능계고의

특성화도 관계가 깊다. 일반계 특성화고로서는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예·체능계 특성화고는 기존에 예·체능계 특수목적고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계고의 특성화는

절실해 보인다.

고등학교의 특성화는 여러 방향을 취할 수 있다(서정화 외, 2001). 우선, 교

육과정 운영을 특성화를 생각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몇 가지 방향으로 나누

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 운영 목적을 특성화할 수 있다. 예컨대, 해외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인성 함양을 최고의 목적

으로 삼아 교과활동 및 특별활동을 편성할 수도 있다.

둘째, 특정한 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장애학생, 학습부진학생, 학교부적응학생, 해외 동포 자녀 등 특수한

교육적 필요를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여 운영할 수 있

다.

셋째, 특정 교과목을 특성화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가령, 수학을 특성화하

여 수학의 이수단위수를 대폭 늘리며, 심화 선택 과목에 올림피아드나 대학

단계의 과목까지 설치하고 타 학교의 학생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넷째, 특정 계열을 특성화할 수도 있다. 어문, 수리, 국제 이해, 과학, 인문,

사회과학, 실업, 예·체능, 종교, 정보화, 경영·벤처 과정 중 하나 이상을 중

심으로 집중 교과 영역을 운영하며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 심화 및 전문 교

과들을 수준별로 개설·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교과 활동 외에 특별활동을 특성화할 수 있다. 클럽활동이나 봉사

활동, 자연체험, 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

다.

여섯째,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특성화할 수 있다. 가령, 사관학교식 학교

운영을 통해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 특정한 학습법이나 열린 교육 등

의 교수-학습 방법을 특성화할 수 있다. 학생 선택의 폭을 혁신적으로 확대

하는 방식으로 특성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외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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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운영 방식에서도 특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가령, 교직원 조직, 평가 및 보

상 등 교원 인사에서 특성화를 기할 수도 있다.

특성화고를 추구하든, 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추구하든 그것은 학교 운영에

서 자율성을 강화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성화와 자율성은 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특성화와 자율성은 사학의 본질적 속성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사학과 특성화고의 관계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나. 사학과 특성화고

대체로 공립학교는 평등과 사회적인 통합의 실현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의무교육 실시,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기회 보장, 계획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한다. 그러나 사립학

교는 자유와 사회적 다양성 실현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독자적인 건학 이념

을 바탕으로 특수 재능교육, 종교 교육, 보상 교육, 직업기술 교육 등 공립학

교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한다(송광용 외, 2000). 사학이 독자적

인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공립학교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한다

는 것은 결국 사학의 본질이 특성화에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사학과 특성화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1) 사학의 자율성과 특성화

사학은 그 설립 주체의 특색 있는 건학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이런 사실은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법 제 3조에서 사학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 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

2조에서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에 규정된 학교 로 정의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의는 모두 설립 주체 면에서 사학이 공학과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사학은 이런 설립 주체를 통해 확고한 건학의 이념을 부여받는다. 사학의

독자성은 이 건학 이념의 개별성에 기초를 두는데, 이는 개인의 존엄성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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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고 존중되는 민주사회에서는 반드시 지원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민주사

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신념과 가치는 국가의 이념적 테두리 안에서는 모두

공존, 공영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학은 공학에서 추종할 수 없는 독

특한 교육적 가치를 건학의 이념으로 창조하고 실천함으로써 교육에서 합리

화되는 셈이다.

이렇듯 사학의 독자성은 다양성에 기초를 둔다. 한 사회가 하나의 이념이

나 사상에 의해 획일적으로 재단될 때, 진보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와 마찬

가지로 사학 나름의 다양한 교육적 비전이 실험되고 실천될 때, 사회진보를

위한 중요한 기여 자원들이 산출될 수 있다. 결국 사학의 독자성은 학교 설

립의 목적인 건학 이념을 존중한다는 것과 이 건학 이념에 따라 다양한 학

교운영을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차원의 함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사학이 특색 있는 학교로서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생산적인 교육적 방법, 과정 등은 모두 학교운영에서 자율성이

보장될 때 발견될 수 있는 자원들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학이 독자적으로 그

특성을 유지,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관련 의사를 결정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일은 국가 교육정책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사학의 자율성이란 크게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행·재정 운영의 자율성으로

구분해 살펴 볼 수 있다.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란 교육내용의 선정, 조직이

나 학생선발 등 학사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을 말하며, 행·재정

운영의 자율성이란 공납금의 결정이나 행정조직, 인사관리를 사학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학이 교육과정과 재정의

운영을 정부나 교육 당국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건학 정신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이루어 나갈 때 사학 본연의 독자성은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

다(서정화 외, 2001).

사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특색 있는 학교 설립 이념과 철학을 즉, 건학 이

념을 구현해 나아가는 것은 곧 사학의 특성화를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사학

이 사학답게 운영된다는 것은 곧 그것이 특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므로 사학의 특성화는 사학의 본질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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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억눌렸던 교육열이 한꺼번에 분출하면서 교육 기회의 확대가 우선

되었던 상황에서 사학의 자율성과 독자성에 대한 규제는 필요악의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 보통교육 단계에서 완전 취학이 거의 실현된 상황에서는 교

육의 질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학의 독자성과 특

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으로 허용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특성화를 지원하

는 육성형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학의 공공성과 특성화

사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건학 이념에 따라 학교의 특성화를 기하도록 하

는 데 대해 주저하는 입장에서는 사학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입장에

서는 사립학교가 공공이익과는 관계없는 혹은 적대적일 수 있는 이익을 조

장하고, 교육제도의 조화로운 운영과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며, 사회계층간

불평등과 교육기관 간 계층화를 유발하고, 국가의 책무성을 위협하며, 교육

의 질 관리를 어렵게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나민주, 1996).

모든 학교교육 사업은 사회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만 그 의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학이라 할지라도 그 설립 목적이 설립자나 특정한 집단의 이

익을 도모하거나, 이를 위해 학교운영을 자의적으로 이루어 나가려 하는 것

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사학의 자율이 전적으로 사학에 대한 관여를 배

제하여 학교운영의 자유방임과 무간섭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도 이 점에서 명백해진다. 사학도 공학과 똑같이 국가의 교육정책 아래 놓이

며, 교육사업 본래의 공공적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 일정한 제약을 받아

야 한다. 따라서 사학은 자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처지에 놓

여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자율성과 공공성의 두 개념은 대립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개념은 모두 사학의 존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공공성은 외부에서 강요하는 것이 없이 설립자

가 학교를 설립하였던 바로 그 정신이며, 자율성은 설립자가 공공성을 의식

하고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개념이다. 자율성은 학교를 공익에 부합되게 설

립하고 운영하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윤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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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2).

우리 나라에서는 통제 위주의 사학정책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고교 평준

화 제도로 대변되는 사학에 대한 국가적 통제 체제의 강화는 사학의 특수성

과 독자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사학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우선한다는 정책 기

조를 저변에 깔고 있다(최준렬·김성열·신현석, 1997).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욕구의 증대 등 최근의 상황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

고 있다. 국민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은 데 반해 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

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공공성의 핵심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교 진학

률이 완전 취학에 가까운 현재에는 교육적 자유 즉,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남의 것을 모방하던 단계를 지나 남보다 한발 앞서는

것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모방의 단계에

서는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이 적합하였지만 창조의 단계에서는 다양성과 창

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의 공공성은 보편성과 통일성보다는 다양성과 특성화

쪽으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정수현, 2001).

그런데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공립학교의 일차적 과제는 대다수 국민 대중에게 보통교육을 제공

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립고의 활성화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한

핵심 조건이다(강영혜·김정래·성기선, 2000: 2).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보

면, 과거에는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상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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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공공성 개념의 변화 추세

구분 과 거 향 후

사회 특성 소품종 대량생산의 산업 사회
다품종 소량생산의

지식기반 사회

공공성의

핵심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

대표정책 평준화, 양적 확대 다양화, 질적 심화

교육과정

획일적 입시 준비 교육
다양한 기준에 의한

수월성 교육

국가 주도 교육과정 학교·지역 주도 교육과정

기초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 고급 지적 기능 위주의 교육

교육산출 표준화된 대량 생산형 인간 개성 있는 창의적 인간

사학정책 통제 위주 조성 위주

사학위상 준공립화 사학 본연의 모습 회복

자료: 서정화 외(2001). 이상적 사립고교의 운영방향 연구, 한국사학법인연합회, p . 93.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사학 정책은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

한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며,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같은

조성정책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사학이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

대한 확보하여 특성화를 기하는 것이야말로 사학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첩경

이 되는 것이다.

3) 사학의 특성화와 특성화 사립고

사학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독자적인 건학 이념을 구현해가는

과정은 곧 특성화의 과정이고, 그러한 특성화를 통해서 사학의 공공성도 실

현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사학 정책은 사학에 대한 규제를 대

폭 완화함으로써 사학의 특성화를 적극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육성형 정책

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학의 특성화가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방향이라면, 사학은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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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를 추구하면 되지 굳이 특성화고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성화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에 부응하여 이들

을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특정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제안된 학교이다.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자면 특성화고는 학생의 교육적 필요

및 요구와 사회 변화에 신속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

한 측면에서 특성화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 다음

과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립학교는 고객의 요구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외국의 경우 공립

학교는 사육조직에, 사립학교는 흔히 야생조직에 비유되고 있다(윤정일 외,

2002). 그만큼 사립학교는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장과 고객의 수

요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흥미와

관심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의 취지와 부합된

다.

둘째, 사립학교는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를 바탕으로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르는 학교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학은 학

교운영에서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에 매우 용이

한 조건에 있다.

제너럴리스트 를 양성하기 위한 일반 교육은 상대적으로 환경 변화의 영

향을 덜 받는다. 그러나 스페셜리스트 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은 해당

분야의 기술 혁신, 해당 분야의 인력 수요 등의 영향에 취약하다. 따라서 특

성화고는 학교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점에

서 의사결정의 단계가 짧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게다가,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정보화 시대에서는 기술과 지식, 정보의 신

속한 도입과 그를 통한 세계적 조류에의 적응이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

로 등장하고 있는 바, 공립학교의 복잡한 인적·물적 구조와 비능률적인 의사

결정구조 하에서는 창의와 혁신의 보급과 도입에 상당한 장애를 겪을 수밖

에 없다. 그러나 사학의 경우에는 혁신의 도입과 창의의 적용이 보다 가시적

이고 그 실현가능성도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시행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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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는 일도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학은 건학 이념의 독자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특성

화함으로써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공

립학교는 국민통합이나 사회적 공동체의 유지를 주된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를 특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공립학교가

학교운영 면에서 특색 있는 이념이나 방향성 없이 균질화되는 것이 보통인

반면, 사학은 설립·운영주체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의 신속·명료함으로 인

해 독자적인 교육이념의 추구,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학교운영의

독창화·효율화 등을 기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성화고

에서는 학생들의 요구와 적성, 흥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을 제

공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학의 이러한 특성은 특성화 고

의 취지와 매우 잘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학은 특성화고에서 필수적인 교원들의 교육적 일관성과 헌신을 확

보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순환근무제를 실시하

는 공립학교의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며, 그만

큼 헌신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한 학교에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교육적 경험의 축적이 용이하며

교육에서 교사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사학의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 시기의 중등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덕성의 함

양, 인격 도야 등 인간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한

다. 즉, 교원들의 장기 근무와 그에 따른 교육적 일관성과 헌신으로 인해 사

학은 보다 친밀하고 훈훈한 조건 속에서 인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 간의 인간적 교류를 손쉽게 확대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들의 대부분이 사립학교라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섯째, 유관 기업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사립 특성화고의 경우 산학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특히 직업교육 분야 특성화고는 전문 분야의 교육을

위한 우수 교원의 확보와 산학협력을 절실히 요청한다. 그러나 특성화고에서

산업체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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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렇지만, 해당 분야의 기업이나 협회가 그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을 위한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의 임직원을 산업체 겸임 교

사로 활용하는 등 산학겸임교사의 확보가 수월할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 강

화를 위한 현장 견학 및 연수, 시설 설비 활용 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

인다(강성원·옥준필, 2000). 업종별 협회나 단체에서 관련 분야의 특성화 고

등학교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거니와(이종성 외, 1998),

이는 사립의 특성화고의 이점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립학교에서 특성화고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직업 분야 특성화고의 경우 학교 설립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한 만큼 국가가 아닌 사인(私人)이 직업분야 특

성화고의 설립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

가가 직업 분야 특성화고의 설립과 유지를 모두 책임지는 것도 막대한 예산

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리한 일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특성화고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이나 단체가 직업 분

야 특성화고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

울러, 국가가 직업 분야 특성화고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제시한 이유

로 학교의 운영은 사립학교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

령,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협약학교(charter school)와 같이 관련 기업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학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

다.

3. 특성화고 운영의 성과와 한계

특성화고가 설립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아 특성화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

기에는 시기가 이르며 제약점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는 학교

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 도입 취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다만, 특성화고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내·외부의 인식 부족,

대학 진학과 관련한 정체성의 혼란 등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한계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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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성화고 운영의 성과

특성화고의 운영 성과는 무엇보다도 그 도입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소질·적성·흥미를 고려한 다

양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취지는 상당 부분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 분야 특성화고의 경우 전통적인 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단순 기능의

습득에 치우친 교육에서 벗어나, 애니메이션, 디자인, 인터넷, 조리 등 새로

운 시대에 맞는 첨단 분야의 전문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특히, 일부 성공적

인 학교에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학 능력의 배양에 노력하

는 등 단순 기능을 탈피한 고도의 직업적 소양을 함양하고자 하고 있다.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의 경우 부적응 학생이나 일반학교의 입시 위주

교육에 염증을 느끼는 학부모·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필요와 흥미에 부

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이나 학부모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과 학부모에

게 다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70% 이상이 재학 중인 특성화고

나 다른 특성화고에 재지원하겠다고 응답하였다(강성원·옥준필, 2000).

최근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국의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1900명 중 79%가 특성화고 확대에 찬성하고 5%만이 반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2. 11. 17). 또한, 특성화 고는 학생의 소질

과 적성, 관심과 흥미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학교 및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특성화

고들은 기존의 교육이나 학교 운영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틀을 제시함으로

써 다양한 교육적 대안들에 대한 모색의 계기를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넓혔

다. 특성화고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선발에서 일반 학교에 비해 폭

넓은 자율성을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권을 활용하여 새로운 교육이나

학교 운영의 틀을 모색하고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직업 분야 특성화고의 경우 학습자 중심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체험학

습 강화, 학교 기업 운영이나 산학협력업체 교내 유치를 통한 기능 교육의

활성화와 수익 모형 창출 등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교육 및 학교 운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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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 고들은 거의 대부분 사립학

교들로서 뚜렷한 설립 이념과 교육 목표를 가지고, 그 이념과 목표에 충실하

게 일관성 있고 혁신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교원들 간에 설

립 이념을 공유하고 그것을 교육 활동과 연계시키기 위한 자체 연수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와 밀착 지도가 강조되는 경향

이 있다. 체험학습이 매우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의 자율성도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이종태·정수현, 2001).

나. 특성화고 운영의 한계

특성화고 제도 도입이 가져다 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노출되고 있

다. 특성화고 운영의 한계는 내적 역량의 문제, 외부 조건의 문제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내적 역량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기존의 고등학

교와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거나 혁신적인 교육방법

을 적용하려는 변화노력이 부족한 학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

향은 직업 분야 특성화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바, 특히 실업계고나 각종

학교에서 개편된 학교들의 경우 기존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그대로 답습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특성화고들이 특정의 전문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으나 기존

의 경직된 학과 체제를 탈피하거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적절히 통합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또한 학급당

학생의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특성화고들이 많다. 기능과 이론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강의와

기능 실습을 통합하여 수업을 진행하거나 프로젝트 또는 문제 해결식의 수

업을 시도하는 혁신적인 변화 노력도 부족하다.

학생 선발에서도 기존의 사고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특성화 고가 본래

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업 성적은 높지 않더

라도 특성화고의 전문 분야에 소질과 적성,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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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입학 지원자의 수가 많은 일부 특

성화고의 경우에는 중학교의 내신 성적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강성

원·옥준필, 2000).

특성화고 운영의 외적 조건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특성화고

가 기존 학교 체제를 보완하는 역할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

분야 특성화고의 경우 기존의 실업계고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면이 적지 않으며,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 고도 위기에 처한 공교육에서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보완책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기존의 학교 체제에서 변방의 위치만 차지하고 있을 뿐 그것이

새로운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체제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시·도교육청에서도

특성화고를 기존의 학교 체제의 틀에 맞추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

으며, 이는 특성화고에 대한 육성보다는 규제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한 규제

는 특성화고들이 학교 운영 및 교육에서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제도적,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 가령, 특성화 고에서

요구되는 전문교사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의 정책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특성화고가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하고 새로운 수업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특성화고 교사들을 위해 체

계적으로 연수나 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 사회 및

산업계와의 산학협력을 충분히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의

지원이 미흡하다. 아울러, 특성화고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

원도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사립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교육 재정이 빈약하

여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와 그에 따르는 한계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학생들

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성화고로서의 정체성과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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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이의 갈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직업 분야 특성화고에서의 직업교

육을 완성교육의 성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평생 직업교육 단계의 시작 단

계로서 위상을 가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첨단 분야의 속성

상 고등교육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만큼 대학진학 준비와 취업 준

비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학교들이 적지 않다. 대안학교들도

대학 입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이는 학교 운영에서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특성화고들이 본래 취지를 살려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학 입학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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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립 특성화고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

1. 일반 교육 여건 현황

전국의 사립 특성화고는 2002년 10월 현재 총 16개 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되고 있다. 사립 특성화고의 설립 첫해 년도인 1999년에는 부산의 알로이시

오전자기계고와 인천의 한진고 그리고 경기도 시흥의 한국조리과학고 등 모

두 3개 학교가 처음으로 특성화고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이후로 2000년에

는 부산컴퓨터과학고 등 4개 학교가, 2001년에는 한국테크노과학고 등 4개

학교, 그리고 2002년에는 부산의 대진정보통신고 등 5개 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아직 사립 특성화고의 수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특성

화고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실업계 사립고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사립 특

성화고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장에서는 전국의 전체 사립 특성화고에 우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던

질문지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전국 특성화고의 운영실태와 현황 등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가. 학급수, 학생수 및 교원수

본 연구에서 질문지로 조사한 사립 특성화고는 모두 16개 학교로서 이중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질문지를 회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사 분석 대상 학

교는 총 11개 학교로서, 이들 사립 특성화고의 학급수, 학생수 및 교원수의

현황을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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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사립 특성화고의 학생수, 학급수 및 교원수

(단위: 명, 개)

구분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정규교원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MS고 617 21 43 4 -

BC고 1615 49 77 25 -

AL고 450 15 26 3 2

IP고 360 12 23 5 1

CD고 859 27 54 4 -

DJ고 1326 40 65 17 -

HC고 408 10 17 - 7

HD고 120 4 10 2 1

HJ고 311 12 18 9 -

HK고 213 9 13 6 1

HT고 1595 48 91 9 -

위의 <표 Ⅲ-1>에서 살펴보면, 분석 대상에 포함된 전체 11개 사립 특성화

고 중,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사립 특성화고는 3개교로 조사되

었고, 학생수 3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2개교, 그리고 나머지 6개 학교는

301명 이상 1,000명 미만의 학교로 조사되었다. 학급수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도 40개 학급 이상의 학교는 3개교, 10개 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2개교였으며 나머지 학교는 10개 학급 이상 40미만의 학급수를 유지

하고 있었다.

특성화고의 적절한 학생수와 학급수의 유지는 해당 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향후에는 각각의 설립

취지에 맞은 적절한 모집 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특별전형의 형태로 다양한

학생 선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과 단위학교간에 적절한 협력관

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립 특성화고의 교원수를 살펴보면, HC고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학교 모

두에서 기간제 교원을 두고 있는데, 그 수는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25명까

지로 조사되었다. 특히 BC고의 경우에는 전체 정규 교원이 77명인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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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을 25명이나 두고 있었고, DJ고의 경우에도 정규교원 65명과 함

께 기간제 교원이 17명에 달해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

이 상당히 높았다.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11개 분석 대상 학교 중 절반 정도인 5

개 학교에서 시간강사를 두고 있는데, 그 수는 1명에서 7명으로 기간제 교원

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

가 보다 특성화·개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 선택기회가 확대되게 되면, 인력 운용이 공립학교에 비해 싱대적으로

경직돼 있는 사립학교로선 다양한 분야의 기간제 교원이나 시간강사의 비중

을 높이는 일이 불가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 교원 경력 연수 분포

한편으로 전국의 사립 특성화고에 재직 중인 교원경력의 연수 분포를 도

표화하면 <표 Ⅲ-2>와 같다.

아래의 <표 Ⅲ-2>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11개 사립 특성화고 모두에서

11년∼15년의 연수를 갖는 교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년∼10년, 16년∼20년 경력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교원경력 21년 이

상의 교원은 극소수였는데, HC고와 HD고의 경우에는 21년 이상의 교원이

한명도 없었고, IP고와 HJ고의 경우에는 각 1명을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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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사립 특성화고의 교원 경력 연수 분포

(단위: 명)

구분 5년 미만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5년이상 계

MS고 9 3 28 2 - 4 46

BC고 34 22 24 10 7 3 102

AL고 7 1 7 3 5 8 31

IP고 - 2 13 7 1 - 23

CD고 9 16 15 9 7 2 58

DJ고 20 40 14 5 2 1 82

HC고 19 1 3 1 - - 24

HD고 4 3 3 - - - 10

HJ고 13 6 6 1 - 1 27

HK고 15 - 2 - 1 2 20

HT고 8 2 15 43 17 15 100

다. 교원 자격별 분포

아래의 <표 Ⅲ-3>에서 살펴보면, 사립 특성화고의 교원들은 교장 및 교감

을 제외하고는 1급 정교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지 비교적 소규모 학교인 HC, HD, HJ, HK고의 경우 1급 정교사보다는 2

급 정교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P고의 경우에는 교사 모두가

1급 정교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HD, HJ고는 교감 없이 교장 1인이 학교를

대표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학교 모두 준교사와 사서는 한 명도 두고 있지 않았으며, 실기

교사는 5개 학교에서, 양호교사는 3개 학교에서 교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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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사립 특성화고의 교원 자격별 분포

(단위: 명)

구분 교장 교감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 사서 실기 양호 기타 계

MS고 1 1 35 9 - - - - - 46

BC고 1 1 67 5 - - 2 1 - 77

AL고 1 1 19 9 - - 1 - - 31

IP고 1 1 21 - - - - - - 23

CD고 1 1 38 14 1 1 2 58

DJ고 1 1 58 20 - - 1 1 - 82

HC고 1 1 4 6 - - - - 12 24

HD고 1 - 2 6 - - - - 3 12

HJ고 1 - 5 19 - - 2 - - 27

HK고 1 1 3 14 - - - - 1 20

HT고 1 2 86 9 - - 1 1 - 100

라. 상치과목 현황

<표 Ⅲ-4> 사립 특성화고의 상치과목 및 교원수 현황

(단위: 명)

구분 교련 도덕 컴퓨터 사회 윤리 미술 기술·가정

IP고 1

HC고 1 1

HJ고 1

HK고 1 1 1

위의 <표 Ⅲ-4>에는 사립 특성화고에서의 상치과목 및 교원수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IP고는 교련과목에서, HC고는 도덕과 컴퓨터

과목에서, HJ고는 사회과목에서, 그리고 HK고는 윤리, 미술 및 기술·가정

의 과목에서 각기 1명의 상치과목 교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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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위에 제시한 4개 사립 특성화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는 상치

과목 및 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과원교사 현황

아래의 <표 Ⅲ-5>에서 볼 수 있듯이, HJ고를 제외하고는 5개 학교 모두

과원교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표에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7개 학교에서

도 아직 과원교사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해당 학교

들이 특성화 교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강사진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적극 노력해 온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Ⅲ-5> 사립 특성화고의 과원교사 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과원수 담당교과

MS고 46 46 - -

AL고 32 31 - -

IP고 28 28 - -

HD고 9 8 - -

HJ고 18 19 1 사회

HK고 20 20 - -

바. 최근 3년간 교원 연수 실적

<표 Ⅲ-6>에서는 사립 특성화고에서의 최근 3년간 교원연수 실적을 정리

하였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인 10개 학교 모두 2000학년도

부터 2002학년도까지 교원 연수 대상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으나, HD고의 경우는 2000년도 이래 교원연수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HJ고

의 경우는 2000년 1명, 2001년 1명, 2002년 2명 등 전체 25명의 교원 중 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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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만이 연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학교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 사립 특성화고의 최근 교원 연수 실적

(단위: 명)

구분 전체 교원수 2000학년도 2001학년도 2002학년도

MS고 46 23 24 24

BC고 102 93 43 26

AL고 31 23 23 14

IP고 28 0 16 10

CD고 58 27 22 25

DJ고 82 40 41 12

HC고 17 4 5 4

HD고 8 - - -

HJ고 25 1 1 2

HK고 20 1 9 11

HT고 100 200 150 108

사.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사립 특성화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는 <표 Ⅲ-7>에서 나타난 것처럼, 16

시간∼18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13시간∼15시간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그러나 HC고와 HJ고의 경우에는 주당 22시간 이상의 과중한 수

업시수를 갖고 있는 교원이 각기 9명으로 나타나 다른 학교에 비해 교원들

의 수업 부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MS, BC, AL, CD, DJ, HD, HT고

등 7개 학교는 22시간 이상의 수업시수를 갖고 있는 교사가 한명도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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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사립 특성화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분포

(단위: 명)

구분
9시간

미만
10-12시간 13-15시간 16-18시간 19-21시간

22시간

이상
계

MS고 - - 2 42 - - 44

BC고 - 9 17 67 7 - 100

AL고 - 2 13 14 - - 29

IP고 2 5 10 7 2 1 27

CD고 2 1 14 40 1 - 58

DJ고 - 6 16 47 10 - 79

HC고 1 - - - 6 9 16

HD고 1 4 - 2 - - 7

HJ고 3 6 - 7 - 9 25

HK고 - 2 11 2 2 1 18

HT고 5 - 22 72 1 - 100

한편, 일부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면에서 국민공통 기본교과가 1학년

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2, 3학년에는 보통교과의 수업이 적어 전공교과와

보통교과의 수업이 균등하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

영에서도 과목간 선택의 불균형으로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민공통기본교과 56단

위를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1, 2, 3학년간에 적절한 수

업시간량이 안배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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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01학년도 졸업생 진로 상황

<표 Ⅲ-8> 사립특성화고의 졸업생 진로 현황(2001학년도)

(단위: 명)

구분 졸업자수
진학자

취업자 미취업자 계
전문대 대학 기타

MS고 261 52 88 - 119 2 261

BC고 601 316 100 - 229 11 656

AL고 161 4 4 - 153 - 161

CD고 256 103 10 - 142 1 255

DJ고 554 215 256 - 83 - 554

HJ고 95 34 11 45 50 - 95

HT고 701 208 21 8 349 115 701

<표 Ⅲ-8>에서는 사립 특성화고의 2001학년도 졸업생 진로 상황이 제시되

어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대상 7개교중 AL고를 포함한 3개교에

서 미취업 혹은 미진학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S고의 경우에도

졸업생 261명중 대다수가 진학 및 취업을 한 결과 단지 2명만이 미취업으로

남아 있었다. BC고의 경우도 졸업생 601명중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진학자

가 416명, 취업자가 229명으로 조사돼 11명을 제외한 전체 학생이 진학 및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학교에서는 전체 취업자수가 졸

업자수보다 많게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 656명중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이룬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졸업생 161명중 무려 153명이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AL고는 입학시

부터 진로지도의 초점을 관련 직종으로의 취업 쪽에 맞추고 교육을 실시해

온 바, 이러한 지도 방식은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적극 부합하는

바람직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DJ고는 전문대를 포함한 대

학진학자가 471명인 반면, 취업자는 83명에 불과해 진로지도에 있어서 취업

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에 역점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표 Ⅲ-8〉

에서 제외된 나머지 4개 학교의 경우에는 아직 졸업생이 없어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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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운영 현황

가. HC고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표 Ⅲ-9> HC고의 교육과정 편성

교

과
구분 과 목

기준

단위

조 리 과

이수

단위

1학년

(4학급)

2학년

(4학급)

3학년

(4학급)

보

통

교

과

국

민

공

통

기

본

교

과

국 어 8 8 4 4

도 덕 2 2 2

사 회 6 6 6

국 사 4 4 4

수 학 8 8 8

과 학 6 6 6

체 육 4 4 4

음 악 2 2 2

미 술 2 2 2

영 어 8 8 8

기술·가정 6 6 6

소 계 56 56 38 18

선

택

교

과

문 학 8 4 4

수 학 I 8 4 4

미술과 생활 4 4 4

영어회화 8 8 4 4

한 문 6 6 6

한문고전 6 6 6

일본어 I 6 4 4

일본어 II 6 8 8

소 계 52 44 10 22 12

보 통 교 과 합 계 10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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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구

분
과 목

기준

단위

조 리 과

이수

단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전

문

교

과

계

열

필

수

인간발달 8 4 4

컴퓨터일반 8 6 6

소 계 16 10 6 4

선

택

교

과

한식조리실습 8 8 8

양식조리실습 8 8 8

일식조리실습 6 6 6

중식조리실습 6 6 6

영양학 4 4 4

식품과학 4 4 4

식품위생 4 4 4

급식관리 4 4 4

현장실습 8 6 6

조리실무영어 4 4 4

외식창업론 4 4 4

향토요리실습 6 6 6

실험조리실습 6 6 6

고급서양요리실습 8 8 8

호텔업무 4 4 4

소 계 82 12 18 52

전 문 교 과 합 계 92

위의 HC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립 특성화고

들은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립 특성화고

들은 현재 2-3학년에서 6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편

성·운영하고 있고, 1학년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국민공통기본 교육

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교과를 구성하고 있다. 국민보통교과에는 윤

리, 국어, 사회, 수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가 포함되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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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교과는 전문교과들로 짜여져 있다. 현재 특성화고는 전문교육 강화 차원

에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보통교과 및 전문 교과의 총 이수 단위수를 자

율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3. 재정 및 시설 여건 현황

가. 재정 현황

특성화는 존폐 위기에 처한 실업계고의 새로운 활로 모색 방안에서 제안

된 의미가 큰 만큼, 사립 특성화고의 재정 구조는 사립 실업계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취약한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13개 사립 특성화고

중, 재정적으로 완전 자립한 학교는 1개교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학교가 정부

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정보통신계열의 학교가 정보통신부 지원의 프로젝트나 기획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계금속이나 관광계열의 학교들은 교육청의 지원

을 제외하고는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재정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이다. 실제로 이들 학교간의 예산 규모에 있어선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

다(<표 Ⅲ-10, Ⅲ-11> 참조).

사립 특성화고의 재정 현황을 세입면에서 살펴볼 때, 대부분의 하교들이

학생 납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재단 전입금이 미미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에 학교 운영을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Ⅲ-10> 참조).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대부분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으며(<표 Ⅲ-11> 참조), 이런

과도한 인건비 비중이 학교의 경상 운영비나 시설비 투자의 위축을 가져오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 구조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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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 특성화고의 교비 현황

가) 정보통신계열 학교의 사례

BC고의 세입 현황은 다음의 <표 Ⅲ-10>과 같다.

<표 Ⅲ-10> BC고의 교육비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계 4,834.341 4,824,103 5,745,848 5,245,778

납입금 1,778,408 1,778,117 1,615,904 1,615,879

법인전입금 30,328 28,342 28,574 28,588

정부보조금 2,940,064 2,932,104 4,076,179 3,576,120

이월금 73,038 73,038 25,191 25,191

차입금 0 0 0 0

기타 12,503 12,502 0 0

자료: BC고 내부 자료(2002).

위의 <표 Ⅲ-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BC고의 2001년도 재단 전입금은

결산 기준 25,19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학생의 납입금 총액은 1,615,879,000원으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 보조금은 3,576,120,000원으로 약 68%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교비 구조는 사립 특성화고의 재정 운영이 사실상 실업계고와 차이가

없이 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BC고의 교비 세출 현황은 아래의 <표 Ⅲ-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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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BC고의 교육비 세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액 4,831,730 4,798,912 5,745,845 5,229,746

인건비 3,092,224 3,092,203 3,568,208 3,568,202

학교운영비 401,896 404,503 780,867 780,021

학생 경비 62,998 63,038 0 0

상환금 0 0 0 0

재산조성(시설)비 1,274,559 1,241,818 1,396,770 881,523

기타 0 0 0 0

주: 학생 경비는 장학금, 실험실습비, 학생 복지비 등으로 구성.

자료: BC고 내부 자료(2002).

<표 Ⅲ-11>에서 보듯이, 교육비 지출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충당되어 모두

3,568,202,000원(68%)이 투입되고 있으며, 시설·설비비용으로 881,523,000원

(17%), 학교 운영비로 780,021,000원(15%)이 각각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국 인건비 위주의 세출 구조로 특성화 교과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

설비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타 계열 학교의 사례

비정보통신계열로서 금속 분야를 특성화한 HJ고의 교비 운영 현황을 살펴

보면 아래의 <표 Ⅲ-12>와 같다. HJ고의 2001년도 정부 보조금은 907,832,000

원으로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입금은 250,154,000원(20%), 법인

전입금은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0,356,000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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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HJ고의 교육비 세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액 712,525 771,997 1,284,109 1,318,043

납입금 174,571 181,129 265,533 250,154

법인전입금 14,433 14,433 10,356 10,356

정부보조금 485,268 538,619 858,009 907,832

이월금 32,296 36,297 92,031 92,032

차입금 - - - -

기타 1,957 1,519 58,180 57,669

자료: HJ고 내부 자료(2002).

한편 HJ고의 세출 현황은 다음의 <표 Ⅲ-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건비에

777,245,000원(65%), 학교 운영비에 344,030,000원(29%)이 각각 소요되고 있다.

<표 Ⅲ-13> HJ고의 교육비 세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액 712,525 679,965 1,233,997 1,203,872

인건비 566,335 563,937 777,365 777,245

학교운영비 130,452 111,796 340,668 344,030

학생 경비 3,868 2,293 14,888 13,991

상환금 - - - -

재산조성(시설)비 6,000 - 79,190 58,643

기타 5,870 1,939 21,886 9,963

자료: HJ고 내부 자료(2002).

BC고나 HJ고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사립 특성화고의 재정 구조는 정부

보조금 중심의 세입과 인건비 위주의 세출이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학교법인의 교비에 대한 재정 기여도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해당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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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건비 비중의 과도함도 학교의 경상적 운영이나 시설·설비의 투자

위축을 가져와, 특성화고로서의 정체성을 살리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세출 현황

가) 정보통신계열 학교의 사례

정보통신계열 특성화고의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구조는 <표 Ⅲ-14>과 같다.

일반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들의 자율 협찬금에 속한다고 할 수 있

기 때문에 학교의 중심 재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BC고의 2001년도 학교운영

지원비 세출은 보충수업비에 33%, 학교운영비에 25%에 해당하는 액수가 투

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BC고의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액 464,463 464,363 516,144 516,145

회비 수입 361,578 361,478 338,629 338,629

보충 수업비

(특기 적성)
98,357 98,357 162,398 162,398

보조금, 이월금

및 잡수입
4,528 4,528 15,177 15,118

자료: BC고 내부 자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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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BC고의 학교운영지원비 세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액 464,463 464,363 516,144 495,172

시설사업비 0 0 43,642 23,007

교원연구비 61,453 61,452 75,207 75,207

학교운영비 195,264 195,165 125,792 125,501

연구장학비 0 0 0 0

학생복지비 37,882 37,881 48,088 48,086

실험실습비 0 0 0 0

보충수업비 97,950 97,950 162,398 162,398

예비비 및 기타 71,914 71,915 61,017 60,973

자료: BC고 내부 자료(2002).

나) 기타 계열 학교의 사례

한편 비정보통신계열인 HJ고의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세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6> HJ고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액 72,436 64,227 62,936 65,938

회비 수입 36,696 34,324 51,020 50,731

보충 수업비 - - - -

보조금, 이월금

및 잡수입
34,740 29,903 11,916 15,207

자료: HJ고 내부 자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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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고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의 주요 세출 항목으로는 예비비가 전체의 약

56%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원연구비와 실험실습비에

각각 전체의 17%와 14%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Ⅲ-17> HJ고 학교운영지원비 세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액 72,436 52,548 113,048 108,944

시설사업비 - - - -

교원연구비 18,820 15,620 18,323 18,323

학교운영비 16,740 11,289 8,607 7,171

연구장학비 - - - -

학생 복지비 2,132 1,901 7,539 7,219

실험실습비 7,660 846 15,337 15,376

보충수업비 - - - -

예비비 및 기타 27,084 22,892 63,202 60,905

자료: HJ고 내부 자료(2002).

3) 재정결함보조 및 교육환경개선특별보조금, 기타시설지원비

정보통신계열인 BC고의 정부 재정결함보조 및 교육환경개선특별보조금의

지원 현황은 다음의 <표 Ⅲ-18>과 같다.

<표 Ⅲ-18> BC고의 재정결함보조 및 교육환경개선특별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액 교육환경개선특별보조금 기타시설지원비

2000년 1,405,370,300 1,190,922 0

2001년 2,069,169,000 874,738 0

자료: BC고 내부 자료(2002).

BC고의 재정결함보조금은 전체 교비 예산의 약 36%에 해당될 정도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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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임을 엿볼

수 있다.

비정보통신계열 학교인 HC고의 교육환경개선특별보조금 및 기타 시설지

원비 현황은 다음의 <표 Ⅲ-19>와 같다.

<표 Ⅲ-19> HC고 교육환경개선특별보조금 및 기타시설지원비 현황

(단위: 천원)

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액 교육환경개선특별보조금 기타시설지원비

2000년 0 57,601 113,000

2001년 0 123,004 105,300

자료: HC고 내부자료(2002).

HC고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으나, 시설지원비 명목으로 2001년

도에 전체 예산의 6%에 해당하는 105,300,000원을 지원받았다.

나. 시설·설비 현황

사립 특성화고는 학교의 특성상 최첨단 시설 및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이를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 변화에 맞춰 수시로 상향 조정해야 특성화 교육

의 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립 특성화고의 재정 여건으

로는 이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설립 초기에 첨단 장비 및 기자재를 구입한 학교들도 급속한 기술

및 설비·시설의 변화에 발맞추기가 어렵고, 산학겸임교사 등 해당 산업체의

전문가를 초빙할 시 이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도 적지 않아 시설·설비의 추

가 투자는 좀체 용이한 일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첨단 기자

재를 활용하는데 따른 각종 공공요금의 부담도 학습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립 특성화고의 컴퓨터 보유 현황을 살펴 볼 때, 정보통신계열의 학교는

비교적 충분한 보유량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속 성능의 컴퓨터는 부족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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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임을 알 수 있다(참조 <표 Ⅲ-20>). 비 정보통신계열의 학교 역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보유량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표 Ⅲ-21>).

아래의 <표 Ⅲ-20>에 의하면 정보통신계열인 BC고의 경우, 학생수 1,615명

에 교육용 컴퓨터가 749대로 학생 2명당 1대를 사용하고 있고, DJ고도 전체

1,326명이 실습용 컴퓨터 687대를 공유함으로써 역시 학생 2명당 1대 비율의

양호한 수준으로 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Ⅲ-21>에서 보듯이, 비정보통신계열인 HC고의 경우에는 학생

수 408명에 교육용 컴퓨터가 48대에 불과해, 약 9명의 학생이 1대의 컴퓨터

를 사용하는 실정이고, HK고에서는 213명이 63대의 교육용 컴퓨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정보통신계열 학교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표 Ⅲ-20> 정보통신계열 학교의 컴퓨터 보유 현황

구분

합계 교육용 (실습실) 교원용 행정용

계 486

펜

티

엄

기

타
계 486

펜

티

엄

기

타
계 486

펜

티

엄

기

타
계 486

펜

티

엄

기

타

BC고 852 · 852 · 749 · 749 · 93 · 93 · 10 · 10 ·

CD고 356 · 365 · 304 · 304 · 58 · 58 · 3 · 3 ·

DJ고 777 · 721 56 687 · 631 56 80 · 80 · 10 · 10 ·

MS고 414 · 414 · 362 · 362 · 47 · 47 · 5 · 5 ·

자료: 각 사립 특성화고 내부자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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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비 정보통신계열 학교의 컴퓨터 보유 현황

구분

합계 교육용 (실습실) 교원용 행정용

계 486

펜

티

엄

기

타
계 486

펜티

엄

기

타
계 486

펜

티

엄

기

타
계 486

펜

티

엄

기

타

금속 111 · 111 · 80 · 80 · 27 · 27 · 4 · 4 ·

조리 70 · 70 · 48 · 48 · 18 · 18 · 4 · 4 ·

관광 87 1 86 · 63 · 63 · 20 · 20 · 4 1 3 ·

자동차 156 · 156 · 110 · 110 · 40 · 40 · 6 · 6 ·

미디어 117 · 113 4 103 · 99 4 11 · 11 · 3 · 3 ·

전자 246 · 246 · 218 · 218 · 25 · 25 · 3 · 3 ·

자료: 각 사립 특성화고 내부 자료(2002).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설비 보유면에서 사립 특성화고는 아직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여 주고 있지만, 특성화고의 특장을 살려 나갈 수 있

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자재 업그레이드와 이를 현

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

가야 한다. 나아가 국제화 시대의 흐름을 쫓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

하는 특성화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시설 ·장비를 단순히 현대화시키는

것 이상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수준을 유지하게끔 상시적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 스스로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경영 자구책을 모색

해 가는 일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학교의 재정 역량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행·재정 지원을 제공해야만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

를 구현시킬 수 있다. 공·사립을 차별하지 않는 동등한 수준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 협조만이 기술정보시대에 서 요구하는 특화된 우수 전문 인재의 양

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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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실태의 문제점

가. 사립 특성화고 운영의 성과 사례

사립 특성화고는 2002년 현재 16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4개교는

특성화고로 신설된 것이고, 나머지 12개교는 실업계고나 각종 직업학교에서

특성화고로 개편된 것이다. 이들 학교들이 특성화 고로 신설 혹은 전환한 이

후 나타난 긍정적 변화들을 BC고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려보면 대체로 다음

과 같다.

첫째, 학생 모집에 있어, 실업계고 당시의 지원률이 1:1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특성화 전환 이후에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학교

내신성적이 70%이하인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던 추세에서 50%대의 학생들이

상당수 지원할 정도로 학생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 교원 확보에 있어서 특성화고 전환 후 IT계열의 전문 교원이

12명이나 충원되었으며, 교원 연수 분야도 확대되었고, 연수 시간도 7명이

390시간에 불과하던 것이 53명이 13,960시간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 연수

경비도 종래에는 지급되지 않던 것에서 학교로부터 5,950,000원이 지원되었

다.

셋째, 교육과정 편성면에서 특성화고 전환이후 13개 전문교과가 새로이 확

대 개설되는 등 전문 교과의 비율이 59%나 증가하였다. 또한 새로운 교과의

교재 개발이 8종이나 증가하여 전문교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의욕을 고취

시켰다.

넷째, 시설·설비면에 있어,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가 4종 324점에 불과하

던 것이 68종 4,063점으로 증가하였고, 실습실도 5개실에 불과하던 것이 25

개교로 증설되었다.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컨텐츠 지원을 받

는 등 재원 확보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BC고의 경우, 이미 실업계고 당시부터 기본적인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학

교로서, 특성화 전환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벌여 성과를 거둔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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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립 특성화고들은 개

편 이후 선발 학생수를 줄여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전문교육

을 실시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입학 당시에는 학습의욕이 낮다 하더

라도 학생들의 소질과 흥미를 반영한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기 능

력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및 학부모들의 특성화고에 대한 상당한 인식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전문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도 긍정적 개선 효과가 발생하

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대나 산업체 등과의 연계 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취

업 기회도 증가하였으며, 지역사회내 정보센터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특성화고는 운영 설비 면에 있어서나 학생들의 학습 의욕 고취, 교사

들의 전문성 신장, 지역사회와의 연계 기능 활성화 등 고무적인 성과를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 매년 학생들의 지원률이 급증하

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특수한 직업 영역의 우수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본래의 교

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선 내지 극복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아, 중

장기적으로 정부당국의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육성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사립 특성화고 운영의 문제점

99년 특성화고 도입의 초기 단계와는 달리, 사립 특성화고로의 전환 및

신설이 증가하면서 학교별 특성화 내용과 방식이 점차 중복되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중복이 심화되고 있고, 관광 및 조

리 분야 역시 각 지역 단위로 학교가 설립되고 있음에도 전국 단위의 학생

모집이라는 특성상 완전히 특화된 학교라고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하나의 학과 혹은 일부 학과를 특화하는 학교마저 증가하면서, 사립 특성화

고간 전문 영역별 중복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립 특성화

고의 당면 문제로 특화된 학교로서의 정체성 상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외에도 각 분야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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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선발 관련

첫째, 현재 특성고의 학생 모집 시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특목고 -

실업고계·특성화고 - 일반계고 순이 일반적으로서 특성화고와 실업계고 간

에 모집 시기가 중복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1). 이러한 모집 일정은 사실

상 실업계고와 특성화고의 모집 대상이 같은 범주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할

때 적극 재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실업계고로서는 특성화고 진학에 실패

한 학생을 유치할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을 안게 되고, 특성화고 역시 전형에

서 탈락한 학생들이 인문계고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유도해 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학교 진

학 지도교사들의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특성화고

지원을 경시하거나 기피하는 현상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이다.

둘째, 신입생 선발 시 중학교 내신 성적 위주의 전형이 이루어져,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최우선으로 선발한다는 특성화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

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 나름의 특화된 전형기준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자율

성이 확보되지 못해, 결국 내신성적에 의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다.

셋째, 일부 특성화고는 전국 단위의 모집을 하고 있음에도 기숙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특성화고는 재정적 취약성으로 기숙사 설비의 마련이 매우 요

원한 실정이다.

2) 교육과정 운영 관련

첫째, 특성화고 진학 이후에도 대다수 학생들이 진학 준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어 교육과정 편성의 특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은 보통교과의 비중이 낮아 진학을 위한 수능시험에의 응시가 매우

곤란한 실정인데, 이를 개정해 주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학교로선

무작정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 경기도 지역은 일반 실업고와 모집 일정이 같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인근

의 인천 지역은 특목고와 모집 시기가 동일해 학생 유치에 비교적 유리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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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성화고 출신자를 위한 대입 특례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해 대입 수능시험에서 실업계고 출신자를 위한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었으

나,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수능의 직업탐구 영역을 전형 과목으로 선택하는

학교가 수적으로 적어 현실적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저이다.

결국 일선 특성화고에서는 수능시험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실업계고의 편성 운영 지침에 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어 특성

화고로서 학교 운영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계고와

특성화고 간에 교과 편성의 차이가 거의 없어,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

및 교과에 대한 흥미를 상실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교원 운용 관련

첫째, 특성화된 전문교과의 운용을 위해 해당 분야의 외부 산업체 전문가

를 강사나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해야 하지만 인건비 지급이나 신분 보장 등

의 문제로 원활한 수급이 어려운 형편이다.

둘째, 임용 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립학교 인사의 특성상 전문기술

의 습득 및 교류 기회가 극히 제한됨으로써 전문 분야의 첨단 지식과 기술

을 갖춘 교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교원 수급 조

절이나 과원 교사 해소에서도 큰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셋째, 전문교과 교사들의 자격증 취득이 사범대의 정규 양성 코스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대체로 상치 계열·학과를 졸업한 자가 교육대학원의 과정

이수를 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전문분야의 교육을 한층 강조하는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할 수 있다.

4) 행·재정 및 시설 관련

첫째, 일반 실업계고와 비교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방식 면에서 큰 차이

를 보이는 등 실업계고와는 별도의 행정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

하고, 시·도 교육청은 사립 특성화고를 여전히 가사·실업계나 상업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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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계 등의 기존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관련 지침을 적용함으로써 학교 운

영의 특색을 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특화된 교육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양질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를 충분히 구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는 정

부 재정 지원의 부족에서 기인한 바 큰 것으로서, 사립 특성화고에 대한 재

정 지원의 거부감 혹은 소극성이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대다수 사

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 조차 충당하기 힘들 정도로 영세함을 면치 못

하고 있는데도, 시설·설비비 지원시 종종 법인 자부담 능력과 연계한 지원

방침을 적용하고 있어 교육 여건의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인천시 소재의 HJ고의 경우처럼, 전국 단위로 학생 모집을 하고 있

음에도 기숙사 등 학생 편의 시설의 미비로 전국의 우수 학생들을 유인하기

가 쉽지 않다. HJ고의 2002학년도 신입생 출신지역 분포에서는 인천시내 출

신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 출신자는 20%에 불과하

다2). 그나마 이들도 대부분 김포, 부천 등 경기권 학생들로서, 일상적 통학에

지장이 없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넷째, 특성화고의 대외 홍보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금속 공

예 부문의 특성화고인 HJ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 모집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

기 북부, 충청, 영남권에서는 입학 문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귀금속

공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호남권의 일부 대학들이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정도이다.

다섯째, 일부 특성화고에서는 기존의 교실을 실습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

이어서 학생별 개인 작업공간이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점 역시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재원이 충분치

못한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특성화고가 구비해야

할 최첨단의 실험 실습실 및 교재 교구 확보면에서도 재정적 빈곤함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다.

2) 경기도 HD고의 경우 신입생 지역별 분포도(2002년)에서 경기지역 출신 학생들이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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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산학겸임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인건비 지원이 없어 현장성을 살린

전문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 또 전산 관련 학과가 많은 특성화고의 특징

상 통신료 및 전기 사용료 부담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제상

의 혜택이 부족하여 경영상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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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의 특성화 직업교육 운영 사례

주요 국가의 고등학교 교육체제 및 특성이 우리 나라와 동일한 성격을 띠

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중등교육 단계

에서의 직업교육은 직무분석에 의한 구체적인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직업적

응 훈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구체적인 직무관련 내용을 가르치기보

다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적응능력이나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고등

교육을 준비함과 동시에 사회에의 성공적인 적응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의 직업교육을 국가나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육내용의 다양성 추구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제

도 및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효

율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주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직

업교육 동향과 정책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즉,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 직업교육의 제도적인

동향이나 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특성화 고등학교에 제시할 수 있

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미 국

미국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역사적으로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대부분 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보다

는 일반적인 교육을 선택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직업교육은 1990년대 들어서

서 더욱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대학을 준비하는 인문계열 학생이 전체 학생의 43%, 특정 직업을 준비하는

직업계열 학생이 12%, 이를 통합한 일반계열 학생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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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ES, 1998).

<표 Ⅳ-1> 미국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계열별 비율

구분 일반계열 인문계열 직업교육계열

1982 35.2% 37.9% 26.9%

1992 45.3% 43.0% 11.9%

자료: NCES(1998). Vocation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Early 1990' s.

http :/ / www .ed .gov/ offices/ OVAE/ datastat.html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2년부터

1994년까지의 조사(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0)에 의하면 남학생,

지방 학교 출신자, 학점이 낮은 학생들이 특정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이나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선호하고, 히스패닉, 신체부자유자 등의 인구에서

는 직업교육 이수자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립 고등학교나 미국 의회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중등교육 단계의 기술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탄

력적으로 적응하는 역량을 갖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인문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자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술고등학

교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목적은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생산적인 민주 시민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 기술고등학교의 구체적인 목표는 취업에 필요한 인문교

육이나 기술 및 기능교육을 제공하고,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술교

육 프로그램과 인문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질 높은 교수를 제공하는데, 예

를 들어, 기술교육의 경우 현재 산업 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에서 설정한 교육과정 기준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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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원리

직업교육 분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중등교육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

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중등학교 직업교육에 대한 대내외적인 압

력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최근 미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등교육의 질을 평가한 보고서가 다수

발표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써 『교육의 국가적 위기: 수월성 추구를 위한

행동 전략(A Nation at Risk for Excellence)』『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21세기 기금 특별위원회의 보고서(Report of Twentieth Century Fund Force

on Federal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Policy)』,『고등학교: 미국

의 중등교육에 대한 보고서(High School: A Report on Secondary Education

in America)』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위원회에 직업교

육 전문가를 참석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보고서는 직업교

육보다 인문교육을 최우선의 관심사로 상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 발전

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도 직업교육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직업교육이나 직업교육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중등학교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직업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등교육 직업교육을

개선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현장실습

을 강조하기 위해 Tech Prep 프로그램, 청소년 도제 프로그램, 산학협동 프

로그램, 학교기업 프로그램, 생애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

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중등교육 단계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의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먼저 직업

교육의 원리를 검토하였는데 이는 직업교육의 적극적인 행동전략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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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도움을 준다.

첫째, 중등학교 직업교육은 학생의 직업세계 진입에 도움을 준다. 과거 고

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능력이나 성취동기가 평균 수준 혹은 그 이하에

속하는 청소년이 직업세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특히, 농업, 상업, 보건, 가정, 마케팅 등 분야에서의 직업교육은 민간 기업과

의 협력을 받아 학생들을 노동력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오

늘날 역시 학생들에게 기초능력을 가르치고, 기술공학의 발전에 친숙해지는

교육을 강조한다.

둘째, 직업준비과정에서는 직무능력 뿐만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 기술자에게 필요한 직무능력을 강

조하기 위하여 오래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실습실을 신설·보수한

다. 그러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직업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교

육을 위해 장비 구입에 과도한 비용을 투자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있

다. 또한 직무능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단지 직업에서 필요한 조작적인 기술

만을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 즉, 전문적인 직업교육 못지않

게 직업교육에서 필요한 근무태도, 타인과의 사교성, 안전, 건강, 위생, 윤리

학 등과 같은 응용 능력이나 지식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복잡하게 변모하고

있는 직업세계에서 생산적인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건전한 직업태도를 배우

고 동기유발 훈련을 받는다. 학생들은 동시에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

하여 리더십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책임감을 갖고 타인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활동에 참여한다.

직업교육이 특정한 기술이나 도구와 장비의 사용법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

니라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 문제해결능력, 과제와 상황 분석 및 평

가능력 등과 함께 스스로 계속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고

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직업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즉 직업준비교육

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 내용을 배울 수

있는 탐구능력 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진로 선택 및 결정이 고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한다. 진로교육은 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진로인식과 탐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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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 교육을 고등교육 단계에까지 지속시켜야 한다. 즉,

고등학교 직업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대학 학

위를 갖지 않고도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무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새로운 기술 공학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대에 낙오되지 않는

다. 직업의 세계는 기술 공학의 발달로 인해 점점 복잡해지고 상당한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

라서 직업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지역, 민간 기업체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지원 받는다. 나아가 최

신의 기술 공학과 장비를 활용하면서 학습하는 현장 실습을 제공받아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실제의 일터에서 현장 실습을

제공하면서 종료된다. 직무의 다양한 특성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산업체 현장이기 때문이다. 현장 실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산학협동 프로

그램은 학교 교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기술 공학의 발

전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뒤떨어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끝으로, 학업성취 수준이 다양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평균 이하의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

들뿐만 아니라 평균 이상의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질 높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즉, 직업교육은 수학 능력을 중심

으로 우수 학생, 평균 학생, 평균 이하 학생 등의 세 가지의 수준에 의해 운

영함으로써 차별성과 수월성을 반영한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새로운 각도에서 기초적인

능력, 자아와 직업세계의 연구, 의사소통 방식,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방식,

진로 선택 등을 강조하고, 이에 더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기술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

한 내용과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민간

기업체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직업교육의 강점과 경쟁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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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

동조합, 군대, 고등교육 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직업

교육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나.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The Forgotten Half: Non-College Youth in America' (1988) 보고서에 의하

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무관

심과 대학 비진학 학생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세계로 진출할 경

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용한 교육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역량을 갖춘 산업인

력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산학협동, 취업전 견

습제도, 도제훈련, 전직훈련, 학교 내의 창업교육 등 실습을 강화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과 청소년 봉사 사업단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셋째, 직업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개선한다. 넷째, 학생

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진로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안은 직업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부족하고, 직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미래의 기술시대를 준비시키기

보다는 과거의 기계시대를 준비시키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에 대한 비판에

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미국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모든 학생이 기초적

인 학문적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이 대학이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일정한 학문적 기준에

도달하고, 대학이나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문제해결, 컴퓨터나 기

술을 포함하는 직업교육을 요청한다.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일반적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육아, 요리, 가정관리, 소비자 및 가사교육 과정, 둘째, 특정 직

업 분야보다는 대부분의 직업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과목들을 학습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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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노동시장 준비과정, 셋째, 특정 직업 분야를 깊이 있게 준비시킴으로써

취업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1) 직업 안내 및 탐구 프로그램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은 직업세계를 인식해야 하기 때

문에 반드시 직업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즉, 취업 전에 학

생들의 진로에 대한 책임을 직업교육이 담당하기 위해 학생들이 가능한 한

많은 직업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한다. 또한 학

생들이 수업 시간에 습득한 학문적인 개념을 직접 활동을 해 봄으로써 실생

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교실 내 활

동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성인들이 일하는 기관 등 다양하게 선정한다.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농업, 상업, 가정경제, 기술공

학 분야의 탐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탐구

프로그램을 고등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이후의 직업교육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기초적 기술교육 프로그램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은 학업능력이 낮은 학생이나 신체가 불

편한 학생을 위해 기초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초적인

기술은 알기 위한 학습에서 실천하기 위한 학습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경험학습을 활용한다. 즉, 사물과 사건을 함께 연결해 줌으로

써 학습의 과정을 단순화시킨다.

3) 기술공학 활용 능력 제고 프로그램

고등학교 직업교육은 학생들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진로를 선택하거나, 고

등교육 기관으로 진학하거나 간에 필요한 응용 기술공학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 또한 직업교육은 평균 이상 학생은 물론 평균 수준 정도의 학생을 위해

서도 봉사한다. 특히, 고등교육 기관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기술공학

의 기초적인 학습능력이 없이는 질 높은 기술공학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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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선행학습이 요청된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성공적인

취업과 진학을 위한 기초교육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는 한 단계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학, 과학, 공학원

론, 건설공학, 컴퓨터 응용원리 등의 심화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입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기술만을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학의 활용을 중요시하는 직업으로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

기술공학 활용 능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4) 직업준비 프로그램

고등학교 직업교육 교육과정은 유망한 직업에 취업하는데 필요로 하는 조

작적·인지적·정의적 기술을 포함한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각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에 준하는 정도의 실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되고,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장비를 갖

추고 있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평가, 지도, 협력을 제공해 주

는 민간 기업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교사

의 친밀한 지도아래 현장 실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들 역시 해당 분야 직업 분야에서 최근 동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재교

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Tech-Prep

Tech Prep 프로그램은 Perkins법3)에 따라 중등단계 교육과 고등교육 단계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Tech Prep 프로

그램은 고등학교와 지역사회대학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시킴으로써 학

생들이 동일과목을 중복으로 수강하는 부담을 줄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시간

3) Perkins법은 미국 하원 직업교육소위원회 위원장의 이름-Carl D. Perkins을 따서 만들어진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을 실시

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변 노동력을 확대·강화하고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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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크다. 특히 기업, 노조,

신체장애 학생,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 등이 Tech Prep에 참여할 경우 연

방정부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Tech Prep은 고등학교와 대학간의 직업교육 교육과정을 수평적·수직적으

로 연계시킴으로써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동시에 학생

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켜 직업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는 데에 있다. Tech

Prep의 구체적인 예로써 고등학교 2년과 대학교 2년을 연계시키는 2+2교육

과정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고등학교 2년 과정 동안 직업교육 과

목뿐만 아니라 응용수학, 응용과학 등 일반 교육과목을 가르쳐서 향후 대학

에서 고급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일부

일반 교육 교과목과 직업교육 교과목을 통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2) School-to-Work Transition(학교-직업세계로의 이행)

산업체는 직업세계의 급속한 변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숙련된 기

술자를 필요로 하는 반면 학교는 필요한 기술 인력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함

에 따라 청년층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기술 인력에 대한 수

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상

태에서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투입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

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보와 능력을 전달하지 못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취업 기

회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간의 괴리가 곧 학교와 직업세계간의 원활하지 못한 연계

로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School-to-Work

Transition은 학교교육과 산업현장간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통해서 직업교육

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미국 의회는 다음 문제들을 인식함으로써 학교-직업세계 이행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School to Work Opportunities Act of 1994, 장

원섭, 199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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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국 고등학생의 3/ 4이 학사학위 없이 노동시장에 유입되며, 대다수

가 산업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학문적인 능력과 초보적인 직업 기술을 소

유하고 있지 않다. 둘째, 상당수의 청년, 특히 소외 계층이 고등학교를 졸업

하지 못한다. 셋째,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소득이

대학을 이수한 자들의 소득에 비해 떨어진다. 넷째, 가열되는 국제 경쟁과

신기술 발달에 대응한 노동력의 변화는 국익에 도움이 되며 비숙련 노동자

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다섯째, 미국은 청년들이 학교에서 직업세계 혹

은 계속교육훈련으로 산업현장으로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노동시장

에 대한 지식, 기술, 능력 및 정보를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체제가 부족하다.

여섯째, 미국 학생들은 학업 및 직업적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대다수의 학

생들이 추상화된 교육보다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배울 때 더 잘 학습할 수

있다. 일곱째,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간제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험이

직업과 진로 계획 또는 학교교육과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덟째,

일터 중심의 학습은 구조화된 현직 훈련과 이론 교육을 통합하는데 이것이

학교교육과 연계되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기술 습득을 향상

시키며, 긍정적인 직업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고기술, 고소

득 직업을 준비하는데 효과적이다. 아홉째, 연방정부는 현재 범주형으로 직

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의 많은 부분이 소외

된 청년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재정 지원의 전체적인 체계가 잘 조정되어

있지 못하다. 끝으로, 중도탈락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21세

기를 잘 준비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미국은 1994년에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of 1994』를 제정하였으며, 많은 주와 많은 지역사회가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아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도가 높아지고 중도탈락률이 감소되

었으며, 출석률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에는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

생들에게 학위 또는 기술 자격증을 제공하는 것과 미래에 선택할 직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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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초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학교기반 학습(School-Based Learning)과 일터

기반학습(Work-Based Learning)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기반학습이란 학교에

서 직업세계에 대한 기초교육과 함께 전공 분야를 선택하게 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일터기반 학습이란 학생들이 실

질적으로 직업 및 훈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태도나 인성 등의 직업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3) 기술학교 운영 사례: Sussex기술학교

1961년에 지역사회의 직업기술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질 높은 인력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Sussex기술학교는 지식기반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폭넓

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에 1,200명 정도의 학생에게 인문교육

과 기술교육을 제공하되, 역동적인 원-스톱 교육경험 을 강조한다.

졸업생은 지역사회의 감독관, 관리자, 중소기업 창업주 등으로 종사하고

있다. Sussex기술학교는 각 학생이 자부심이나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

써 책임감 있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인문교육

을 제공한다. Sussex기술학교를 주도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모든 학생은 배울 수 있다.

모든 학생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학습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과 교직원은 최근의 기술을 반드시 습득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해

야 한다.

각 학생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교수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가장 우수한 교직원을 선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교육의 수월성에 필수적

이다.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학교생활의 기본적인 요인이다.

가족, 지역사회, 사업체간의 동반자적인 관계가 학교 성공의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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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다.

문화적인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교육과정에서 강조해야 한다.

학교에서 수행하는 성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교개선에

활용한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Sussex기술학교는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체제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인턴십 프로그램(Business Internship Program)

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졸업하기 이전에 직무에 대한 준비도

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on-the-job(OJT) 훈련경험을 제공한다.

인턴십은 기술적인 직무나 혹은 기술적으로 관련된 직무에서 이루어지고, 학

생과 고용주가 실시하는 평가보고서는 인턴십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다.

나) 도서관

전산화된 현대식 네트워크를 갖춘 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 센터는 대략 6,400여종의 서적과 컴

퓨터를 비치하고 있고 있으며, 목적은 학생들이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신속

하고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다) Techacademic Coaching

Techacademic coaches는 학생들이 인문교과 프로그램과 기술교과 프로그

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원하는 활동으로 학교 수업 후에 이루어진

다. Techacademic coaching 활동을 제공받기 위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

는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

라) Extra-Help Programs

졸업하기 1-2년 전에 영어, 수학 등의 과목에서 추가 수업이 필요한 학생

들이 읽기, 쓰기, 계산하기에 관련된 수업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보충 수

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에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이용하

여 이동할 수 있다.

마) Tech Prep

Tech Prep은 교과목에서 필요한 역량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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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학점을 미리 인정해 준다. Tech Prep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

근 지역사회대학이나 혹은 기술대학, 주립대학 등과 교육과정 연계를 체결하

고 있다. 자동차/ 디젤 공학, 경영/ 컴퓨터 공학, 유아교육, 건강교육, 범죄학,

환경공학, 전자, 전기공학 등에서 교육과정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바) 국립 직업기술 우등생 클럽(N ational V ocational-Technical Honor

Society : NV-THS)

NV-THS의 목적은 첫째, 리더십, 진로개발, 수준 높은 숙련도, 서비스를 개

선하고, 둘째, 학생들의 성취에 대해 보상을 위한 것이며, 셋째, 학생들의 교

육목적과 진로목표 설정을 돕고 격려하고,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 기업체 및

산업체간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다섯째, 직업기술교

육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학생 선발은 다음과 같은 준거를 기준으로 한다.

기술교육에서 전체 평균 평점이 93점 혹은 그 이상

전체적인 인문교육 평균평점이 93점 혹은 그 이상

직업기술교육 교사가 추천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사) 견학(Field Trips)

견학을 통하여 총체적이고 가치 있는 교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모든 학

교 규정이나 규칙은 견학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적용된다. 견학이 실시되기

전에 학부모의 허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 Job Shadow ing

Job shadowing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하루 혹은 일정 시간 동안 특정

한 직업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직무 수행을 관찰하도록 하거나 습득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Job shadowing 활동은 네 차례까지 실시할 수 있

으며, 학생들은 재학 중에 4일 동안 Job shadowing을 활용할 수 있다.

자) 학생 동아리 활동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기반으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전공과 관련이 되는 동아리의 회원이 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감각과

의사소통 기술을 키우며, 경쟁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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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국

영국의 교육제도는 크게 초등교육(5∼11세), 중등교육(11∼18세), 계속교육

(16∼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성인), 고등교육(18세 이후 청년과 성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의무교육은 5∼16세까지이며, 의무교육을 마치면 중등교육

수료고사(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 GCSE)를 응시한다. 이

시험 결과에 따라 대학 진학반인 Sixth Form이나 Sixth Form College로 진

학할 것인지 혹은 계속교육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직업을 구할 것인지 등

의 진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청소년 훈련에 참가하거나 혹은 취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의무교육 기간동안에 가르치는 교육내용은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교육과정의 목적은 의무교육 기간동안에 가르쳐야 할

교과목의 종류와 각 교과별로 연령 단계에 따라 습득해야 할 최소한의 학습

내용을 국가 수준에서 결정하여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정한 연령 단

계에 이르러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확인하기 위한 것이다(이용순 외, 1999).

따라서 국가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의 목적, 국가 교육과정의 적용대상 및 교

과별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교과의 종류, 연령

단계의 구분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국가교육과정은 주요 단계(Key Stage: KS)

와 그에 따른 연령에 따라(참고 <표 Ⅳ-2>) 기초교과 교육과정을 편제하고

있으며,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정보기술, 다자인 및 기술은 핵심교과로서

KS 1부터 KS 4까지 적용된다.

68



<표 Ⅳ-2> 국가교육과정에서의 주요 단계

주요 단계 학생의 연령 학년

Key Statge 1(KS 1) 5-7 1-2

Key Statge 2(KS 2) 7-11 3-6

Key Statge 3(KS 3) 11-14 7-9

Key Statge 4(KS 4) 14-16 10-11

자료: 이용순 외(1999). 직업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180

KS 4에 일반국가직업자격(GNVQs) 관련 과목을 포함시키도록 건의한 디

어링경의 보고서에 따라 1995년 국가교육과정의 비중을 축소하고 재량 시간

을 확대시킴으로써 14세 이후 교육에서는 인문중심교육 국가교육과정의 과

목을 낮추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즉, 14세에서

16세에 해당하는 KS 4 단계에서는 국가에 의해 정해진 공식적 직업교육과정

은 없으며, 학생의 선택 폭을 넓혀 주기 위해 선택과목으로 Part One

GNVQs 과정과 GNVQs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Part One GNVQs

는 국가적으로 인정된 자격으로써 14세부터 16세의 학생들이 과정을 이수하

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Part One GNVQs는 광

범위한 이해력과 지식 및 기능에 초점을 둔다.

반면 GNVQs는 초급, 중급, 상급 등 세 단계로 실시되고 있으며, 직업 단

위(vocational unit)와 기초직업능력 단위(key skill unit)로 구성되어 있다. 기

초직업능력은 작업 현장, 교육 현장 및 일상의 생활에서 필요한 능력으로

1980년 후반부터 개발되었으며, 의사소통 기술, 수리적용 기술, 정보 활용 능

력, 자기학습 수행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 영국 직업교육의 방향은 학교의 종류와 학교에

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인

문교육 중심적인 교육에서 직업교육을 강조하였다. 즉, 직업교육을 일반교육

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산업체에 입직할 수 있는 역량을 중등학교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정표 외, 1998; 이정표, 1999). 이러한 취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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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등교육의 직업교육은 종합중등학교(Comprehensive School), 현대학교와

도시지역 기술학교(City Technology College)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계

속교육은 일반국가직업자격인 GNVQs(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계속교육기관에서 본격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은 폴리테크닉(Polytechnic)에서 실시한다.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90%가 종합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재학 중 전공과정

또는 계열간의 이동을 가능하도록 광범위한 중등교육을 실시한다. 종합학교

에서는 1988년 개정된 교육법으로 인해 기본적인 교육과정, 즉 종교교육과

국가교육과정을 실시하는데 종교교육의 경우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

외한다. 국가교육과정은 주요과목으로 수학, 영어, 과학, 웨일즈어(웨일즈인

경우)와 기타과목으로 기술, 역사, 지리, 예술, 음악, 보건교육, 11-16세의 경

우 외국어 포함하여 실시한다. 종합중등학교에서 16세로 국가교육과정에 따

라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치면 6학년 과정을 공부하게 된다.

기술학교(Technical School)는 직업에 적성을 가진 학생에게 조기에 직업교

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졸업생은 주로 취

직을 하거나 계속교육기관에 진학하여 기술공 또는 기술사과정을 이수한다

(직업능력개발원, 1999). 정부와 산업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 교육청의 비협조로 인해 현재 극소수의 학생들만 재학하고 있다. 1998

년 현재 잉글랜드에만 6개교(학생수 약 5천명; DfEE, 1998)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도시지역 기술학교(City Technology College)는 1988년 교육개혁법령에 의

해 새로 설립된 학교로써 교육시설이 취약한 도심지역에 산업체로 하여금

학교를 설립하여 직업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11∼18세에 이르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중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과학 기술 분야

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첨단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

지원자가 많고 특히 현대식 교육시설과 여건 중에서 뛰어난 컴퓨터 설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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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성시설,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사진, 높은 경쟁률을 통과한 학생들의

자긍심 등의 요인이 도시지역 기술학교의 특징이다. 그러나 1998년 현재 15

개 학교만이 운영되고 있어서 중등교육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문교육을 강조해 온 영국의 중등단계 교육기관에서 일반국가자격 제도

인 GNVQs를 도입한 것은 직업교육의 구체적인 질제고 방안을 수립하기 위

한 것으로, 직업교육 교육과정은 GNVQ에 의해 구성된다. 일반국가직업자격

(GNVQs)은 모든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변화 속에서 주도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

한 기초직업능력을 포함한다. 즉, 다양한 직업 분야에 적용되는 기초적인 직

업 중심 자격을 포함한다. GNVQ는 중등학교나 전문대학 같은 기관에서 제공

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취득 가능한 GNVQ

는 상업(business studies), 전산(computing),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등의 기술교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정표, 1999).

따라서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은 GNVQ에 의거하여 개인이 직업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 및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을 제공

하고, 또한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직업능력

을 향상시키는 교육내용을 포함한다. 즉 중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

은 일반직업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직업 분야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초

적인 이론과 지식을 익힐 뿐만 아니라 직업 현장에 종사할 수 있는 기본적

인 수준의 역량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가. 계속교육

계속교육은 대학을 제외한 중등학교 이후의 모든 교육을 의미한다. 계속교

육은 컬리지, 산업체, 훈련기관, 대학 등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는데 그 중 계

속교육컬리지는 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16세부터 19세의 청소년 및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기 원하는 일반인을 위한 과정으로 학업과정, 직업과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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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과정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나. 청소년 훈련 (Work Based Training for Young People: WBTYP)

16세 이상의 청소년 중 계속교육을 받지 않거나 혹은 미취업 청소년에 대

하여 실시하며, 현대도제제도(Modern Appren ticesh ip s), 국가훈련생제도

(National Traineeships)가 있고, 계속훈련은 주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진다.

1) 현대 도제제도

1995년에 도입되었으며, 기업체에서 도제식 훈련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

훈련은 도제계획을 훈련생, 기업훈련협의회, 기업주가 서명하여 추진하며, 최

소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동안 실시되는데 유급 혹은 기업훈련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매주 40파운드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는다. 현대도제제도의 목적은

16세부터 24세 청소년에게 기술공인 기능공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국훈련기구(National Training Organization : NTO)와 기업훈련협

의회, 사용자들이 협력하여 국가직업자격(NVQ) 3급 이상의 기술을 청소년들

이 보유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국가직업자격 3급까지 적용되는 직종 가운

데 3/ 4을 포괄하는 81개 분야에 대한 현대도제제도가 있다.

2) 국가훈련생제도(National Traineeships)

1997년에 도입된 것으로, 16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에게 46개 분

야에 걸쳐 2급 정도의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훈련기구와 기업훈련협의

회 및 사용자들이 협력하여 실시하고, 기업훈련협의회는 훈련공급자에게 재

정적 지원을 하되, 산업 부문이나 훈련 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원을 한다. 기

업훈련협의회, 상공회의소, 커리어 서비스에서 훈련생 선발을 도와주고, 기업

훈련협의회와 훈련공급자들이 행정적 절차를 지원한다.

국가훈련생제도는 사용자측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

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 목표를 2급으로 낮추어 고난도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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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의 교육훈련휴가권

영국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의 직업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

한 방안으로 청소년 교육훈련휴가권을 제정하여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

고 있다. 이 법은 의무교육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진학하지 않는 경우 최소한

19세까지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직업교육과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고용주는 전일제 혹은 계속

교육을 받지 않은 16세에서 17세까지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근무기간동안

관련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급의 근무면제를 해 주는 것이다. 단 원하

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 교육훈련휴가권은 고용된 자가 아닌 경

우, 고용 계약 상태에서 영국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 군대에 근무하는 자는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이 취득해야 할 관련 자격증은 교육고용부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데 일반적으로 2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2급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지

속 가능한 고용의 최저 기준을 의미한다. 고용된 청소년은 사업장, 대학, 훈

련 기관 등 희망하는 기관에서 시간제 혹은 선택한 일정 기간동안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직업교육 혹은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권장하는

기간은 일주일에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각 지역의 커리어 서비스 및 기업훈련 협의회, 전국훈련기구에서 청소년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훈련협의회는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직업

교육 안내 및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커리어 서비스는 사용자와

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훈련권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영국의 직업교육 개혁 방안은 주로 법령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

하는 등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의 교육개혁과 관련된 법

으로 1988년에 제정된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는 광범위한 교육

개혁법으로 국가교육과정의 도입,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 학교의 자치권 향

상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능력과 요구에 적

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의 종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

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시킴으로써 교육권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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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개선하였다.

영국의 직업교육이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

는 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혹은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중등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

램의 다양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이용순 외, 1999).

3. 독 일

독일 의무교육은 만 6세에서부터 18세까지 12년 동안 이루어진다. 의무교

육인 9학년을 졸업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의무 직업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의무교육으로 직업교육을 제도화한 법정 규

정은 독일 직업교육 발전의 기틀이 되고 있다. 즉, 누구나 하나의 직업훈련

을 해야 하는 직업교육의 의무화 제도는 실제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의 경제 성장에 괄목할만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독일의 중등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의 동향과

학교교육과 기업체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중등 단계의 대표적인 유형인

이원화 체제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중등 단계 직업교육의 동향

독일은 우리 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기초학교(Grundschule)를 만 6세

에 입학하여 4년간 다닌 후에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직업예비학교인 하우

프트슐레(Hauptschule), 3차 산업의 서비스 계통으로 진출하기 위한 실과계

인 레알슐레(Realschule),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

혹은 문법학교(grammar school)에 입학하게 된다. 이들 학교에 진학한 학생

들은 학교의 특징에 따라 2년의 지도과정 혹은 촉진 단계를 거쳐 진로지도

를 받는다.

하우프트슐레는 15-16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45%에게 5∼6년 정도의 기

간동안 직업교육을 제공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입학률이 떨어지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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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하우프트슐레는 학생 모집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혁하거나 고등학교 중

도 탈락생에게 다양한 혜택을 소개함으로써 학생 모집을 위한 시도를 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그리 성공적이지 않다. 하우프트슐레는 2

년의 촉진단계를 포함하여 4년에서 5년간의 교육을 받는데, 직업학교

(Berufschule)와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에서 직업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기초적 지식과 기능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

다.

반면 레알슐레는 20% 정도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김나지

움의 대안으로 과거 20년 동안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레알슐레는 12∼16

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4년 동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성공 원인은 과학이나 수학 및 현대어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에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대학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레알슐레 진학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레알슐레는 촉진단계를 포함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경제적·

사회적 과제에 필요한 일반교육을 시킨다.

레알슐레는 농업·상업·공업·수공업 등과 관계되는 다양한 직종의 후계

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졸업자에게는 중간졸업증(Mittle Reife)을 수

여하며, 실습 훈련을 거쳐 중급이나 상급의 공무원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동시에 원하는 경우 졸업생들은 전문고등학교(Fachoberschule)에

진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김기홍, 1999).

독일의 연방교육과학연구공학부(BMBF)는 최근 1997년 직업교육개혁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개혁 방안은 산업기술의 변

화에 따라 직업교육의 체제와 내용도 계속 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이정표, 1999, p .66).

1) 일의 세계의 변화에 상응하는 역동적이고 신축성 있는 직업훈련 을 개발

한다.

2) 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재능이 부족한 사람 모두에게 다양하고 적절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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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준비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직업교육 체제라고

인정되는 이원화 직업훈련 제도를 유지하고 개선한다.

3) 새로운 직종의 개발과 미래의 전망이 밝은 기존 훈련 직종의 현대화를 촉

진한다.

4) 유연성 있는 계속교육체제에서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현대적인 제반 여

건을 조성한다.

5) 투명한 직업 자격을 통한 유럽 연합 내 인력의 유동성을 증진 한다.

6)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을 동등하게 인정한다.

7) 사업 내 양성훈련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8) 기업체의 모든 잠재적 직업교육훈련 정원의 단기적 현실화를 꾀한다.

독일의 중등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은 특정 직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능보

다는 직업준비교육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즉, 일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으로 학생들이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직업적인 융통성을 향상시키며, 취

업의 의미와 지역사회와 가족에서의 주된 역할을 발견하도록 하는 일반 직

업교육 포함한다.

나. 이원화 체제의 직업교육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핵심적 요소인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로써 산업체에서의 훈련과 직업학교에서의 훈련을 연계하

는 의미에서 이원화(Dual) 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원화제도에서 직업교육훈

련의 학습장소는 직업학교와 산업체를 말한다. 즉, 직업학교의 학습장소는

교실 수업과 작업실 및 실험실이며, 산업체는 일터와 교수작업실 및 실험실,

사업 내 수업 등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이원화 제도는 철저하게 산학협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체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현장 경험 중심의

영역을 담당하며, 직업학교는 전공과 관련된 이론 학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직업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산업체에서 직업교육이나 훈련에 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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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직업학교는 보완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한다.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직업학교에서의 교육은 산업체의 직업훈련

에서 요구되는 이론이나 지식을 가르치거나 보완하며, 일반 기초교양교육을

가르친다.

이원화 체제는 중등 1단계 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및

다른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 단계의 직

업교육훈련을 통하여 공업, 수공업, 농업, 상업, 어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 중심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

라서 이원화 체제에 대해 국가는 기본적인 요건을 제공하지만 상당 부분 자

율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이원화 체제를 통하여 학생들은 기업 내 실무교육과 종합적인 실습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체의 생산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기현장교육으로 인해 응용력과 현장 적

응력을 길러 산업체의 기술 및 생산 방식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과 직결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

고, 산업체는 특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력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경

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이원화 체제는 운영, 계획, 재정, 감독에 있어서도 산업체와 직업학교간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즉, 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훈련

에 관한 계획은 기업 자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직업훈련 감독은 각 상공회의

소에 있으며, 반면 학교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은 법적인 의무교육에 준하여

주정부에 권한이 주어진다. 교육기간은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3년 반

정도이며, 훈련을 마치면 학생들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중간시험과 최

종 자격시험을 응시한다. 따라서 상공회의소는 고용주, 노조대표, 직업학교

교사로 구성되는 직업교육훈련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에 관한 사항을 논의

한다. 산업체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은 현장실기 중심으로 마이스터나 전임

직업 훈련 교사의 지도로 이루어진다. 직업훈련생은 훈련기간 동안 훈련 계

약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 받는데 보통 초임 근로자의 20-40%를 받는다. 이

원화 체제에 의해 실시되는 직업교육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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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직업교육훈련 이원화 체제의 특성

직업교육훈련의 이원화 체제

직업교육훈련 특성 이원성

학습기관 사업 내 직업교육 직업학교

교원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자격기준)

직업학교 교원

(국가교원자격시험)

학습자 훈련생(도제) 직업학교 학생

직업훈련 규정 직업훈련규칙 기본교수지침

기본교수원리 작업과정 중심 학문중심

감독 권한이 있는 각 상공회의소 국가

계획 경제 국가

재정 기업체 공공

법적 권한 연방 각 주정부

목표
직업에 관련된 개인과 공공 부분에서의

행위 능력을 배양

자료: 김기홍(1999). 독일 직업교육의 동향. 직업능력개발원.

4. 시사점

우리 나라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비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실업계고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

육과정 역시 지역사회나 학생들의 요구를 부응하지 못하고,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실업계 고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서 특성화고의 설립은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고, 개

인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적성, 흥미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 개혁을 통해서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바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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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성화고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빠른 기술 혁신과 이에 상응하는 기술의 현장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자질

을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 된 특성화고의 설립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즉,

새로운 분야, 예를 들어, 신기술 부문, 세분화되고 차별화 된 서비스 부문,

정보통신, 방송기술, 간호부문, 여행 및 여가부문 등 직업교육훈련의 현대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직종이나 전통적인 수공업 분야 등과 같이 미래의

발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학과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설립한다. 나아가

특성화고는 혁신적인 직종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한 인력

을 선발·훈련시키는 범위에서 추진한다.

나. 특성화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자율성이 요구

된다.

특성화고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의 질과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방 교육청, 학교장 및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되어

야 한다. 즉,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성, 능력 있는 교사 채용, 산업체와의

협력,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개발, 현장에서의 직업교육 확대 등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자율성이 요구된다. 뿐

만 아니라 산업체의 자율성과 재량권 확보하고, 실습기간이나 시간도 산업체

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제도 자체에 대한 불필요

한 통제가 제거되어야 한다. 학교는 기업에서의 불필요한 훈련을 피하고, 기

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감독은 되도록 피한다. 만약 현장실습기관이 부족할

경우,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공동 책임을 진다.

79



다.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유

인 체제 개혁이 요구된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학교, 학

생에게 다양한 재정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 실습생을 교육시키는 기업에는

감면 혜택을 주거나 특성화고에는 교육과정이나 교수방법 개발과 관련한 재

정을 지원한다. 한편 특성화고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고 기타 소요되는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실습 비용 부담을 줄

이고 직업교육의 가치도 인정받도록 한다. 또한 전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

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진학할 경우 자격증에 상

응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동일 분야의 해외 교육기관에서 견학 및 연수를 받

을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직업과 교육,

삶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라. 특성화고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은 자격 위주에서 능

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테일러식 직무분석에 기초한 교육보다는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

하여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갖추게 하는 직업교육으

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육과 직업세계의 연계를 강조하여 무조건 자격증에

대한 맹신보다는 자격의 사회적 성격과 효과성을 반영하여 개인의 삶을 보

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취업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도 준비시킬 수 있

다.

마. 급속한 변화에 따른 직업구조 및 산업 구조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선발하여 특정 분야에서 요구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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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이고 세분화된 지식, 기술, 태도를 가르침으로써 직업구조나 산업구조의

변화 시 근로자들을 무자격자로 전락시키기보다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직업교육의 효

율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바. 특성화고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시킴

으로써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 예를 들면,

창의력과 비판성의 향상,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 양성, 의사소통 능력 등 직

업기초능력 양성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야 하고, 대학에서는 더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을 연계시킨다. 이는 교육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사. 특성화고는 실습을 강화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기업체

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

업체를 확보하는 일을 강조하여야 한다.

특성화고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이 유연성, 차별성, 현장 적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체와 지속적인 연계체제를 유지하여

야 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혁들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직업교

육이나 훈련과 관련된 새로운 영역과 산업체를 확보하여 실습이 다양한 범

위 내에서 실시되도록 한다. 산업체와 특성화고간의 새로운 형태의 역할 분

담이 필요하다.

즉, 특성화고는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폭넓은 전문적인 원리를 가

르치고, 산업체에서의 현장 실습은 실용적인 것과 더불어 관련된 이론도 함

께 병행하여야 한다. 교과계획도 정형화된 것이기보다는 산업체의 현실적 필

81



요성을 반영하여 특정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교육

과정은 산업체 현장에서 실제 통용되는 직무 수용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

다.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은 산업체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되, 대다수 기업

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포함하고, 소수의 기업에서 필요

로 하는 구체적인 직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부문에 관하여서는 추가적인 계

속교육을 받도록 한다.

아. 여러 기관에 걸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

즉,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산업체, 노동조합이 하나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유연하고 신축적인 직업교육 훈련 체제를 만듦으로써 학생

들에게 더 폭넓은 직업교육 기회와 실습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

자. 특성화고 직업교육 개혁의 현대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된 학습 장소와 교사양성·연수교육

을 촉진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

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확보된 교사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산업체 현장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 영역에서의 변화를 강화하도록 한다.

차. 다양한 학생 선발 방법 및 기준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학생 선발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특성화고의 장점을

살린다. 즉,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학습자 개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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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고려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직업교육의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단계별 학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이나

교수방법을 차별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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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립 특성화고 지원·육성 방안 탐색

1. 사립 특성화고 지원·육성의 기본 방향

특성화고 제도는 본래의 취지대로 충실히 운영되기만 하면, 현재 실업계

고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립 실업고의 경우, 낙후된 시설설비 조건 하에서 실습교육의

질적 수준이 급속히 떨어지고, 산업현장과는 괴리된 형식적이고 타성화된 교

육이 진행되는 현실에서 특성화 교육의 취지를 적극 반영해 교육 운영을 개

선해 나간다면 학교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성화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약하거나 왜곡시키고 있는 요소들

을 찾아 이를 해소하는 한편 적극적으로는 사립 특성화고의 자율적 운영을

북돋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해 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현행 사립 특성

화고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 및 학교 운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질적으

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육성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사립 특성화고 운영의 자율성 확대

앞으로 다양한 직업 부문에서 사립 특성화고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임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획일화된 교육 운영을 벗어나

다양화·특성화한 교육이념과 내용을 추구한다는 특성화고 제도의 취지가

우리 나라 교육개혁 추세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화 실

현에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계고 마저 점차 학생들의

강력한 진학 열망에 부응해 가는 쪽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전개하면서, 일반

계고와 마찬가지로 학교현장에 변화의 요소를 유입해 들이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처럼 개별 학교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으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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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제도의 취지는 학교에 교육 및 학교 운영에서의 자율과 자유를

대폭 허용해 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교육의 특성화 시도는

개별 학교의 개성과 특징이 어우러진 독자적 교육 실험으로서, 이 실험에 필

요한 창의적 사고와 아이디어는 학교 운영의 자율적 풍토위에서만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 학교가 특성화의 기획에서 실천,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적인

자율과 자주를 향유할 때 특성화 교육의 질적인 성장은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립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반계

고에 한해 시범 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 로서의 위상을 부여해, 일반 학교

위주로 편제된 제 법령의 적용이나 행정적 요건의 부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올해부터 시범 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4)란 건학 이념에 맞는 특성화된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사·재정 운영상의 자율을 폭넓게 부여받고 있

는 학교를 말한다. 이것은 이미 일부 공·사립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운영되

고 있는 자율학교 제도보다 더욱 큰 학교 운영의 자율을 허용하는 제도로

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지향하는 사립 특성화고의 특성에

가장 걸맞는 학교 형태가 될 수 있다.

물론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일반 학교에 비해 다소간의 융통성을 지니

며, 교재의 사용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교장 자격이 없어도 교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율학교 지정만으로도 해당 학교로선 운신의 폭이 상당

히 넓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자율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권자이지

4) '자립형 사립고' 제도란 건학이념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정이 건실

한 사립고에 한해 학사·재정 운영상의 자율권을 폭넓게 부여하려는 제도로서, 올해부터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에 시범 운영중이며 내년도에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

산고 등 3개교가 추가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기학교로서 설립목적에 따라 자체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되,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불허되고 있으며, 교장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영 능력이 있는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과서 사용

에 있어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법인전입금을 납

입금대비 8:2 이상 부담하되, 당해지역 일반계고 기준의 3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시범학교 지정시 재정결함보조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재학생 15%이상에게는 장

학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또 학교헌장의 제정·공개 등 학교재정운영 및 학사행정의 투명

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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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특성화고에 한해서는 교육감이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학교에 허용된 여러 가지 학교 운영의 특례가 유보되고 있고, 교

육의 실제 과정에서 자율학교가 취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이 그리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진정한 의미의 자율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록금 책정 등 학교

운영의 전반에 걸쳐 자립형 사립고가 지니는 폭넓은 자율권을 사립 특성화

고에 부여해 주는 것이 사립학교로서의 존재 의의도 살리면서 특성화된 전

문교육을 자유롭게 실시하는데 훨씬 효과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교 설립

준칙주의 의 정신에 따라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특성화고로 개편한 학교

면, 모두 자립형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성화고에 대해 자립형 사립고 형태의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당초 자립

형 사립고가 고교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의 취지는 건학 이념이 분명한

사립고교를 선정해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고교교육의 획일화를 해소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립형 사립고

가 특성화된 교육 운영을 하는 학교에 대한, 일종의 지원적 경영 형태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대상 학교 심사시에는 IT인력 양성

을 위한 학교 등, 특정 분야 및 특정 목적을 취한 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자립형 사립고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려는 특성화고들의 학교 운영 모형으로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성화고는 '검증된' 형식의 교육과정 운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

로운 시도를 도모해 나갈 때, 비로소 다양화·특성화를 향한 새로운 교육수

요의 창출을 가져 올 수 있고 고교교육의 획일화 탈피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 운영 형태는 특성화고의 이런 새로운 시도를 촉발하고

발전시키는 동력의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 특성화고에 대한 자립형 사립고 적용이 조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차선으로 자율학교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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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

례조항들 중 현재 적용이 유보되고 있는 일부 조항들을 전면적으로 확대 시

행할 때, 사립 특성화고의 자율권 확대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

게 되면 졸업과 입학, 학년의 진급, 학기의 시작 등에서 지금처럼 모든 학교

가 동일한 형태를 띠지 않게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장뿐만 아니라 교감도 자

격과 상관없이 취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는 요소들은 아직도 도처에 남아 있

다. 자율학교 형태의 특성화고에 대해서까지 실업계 고교에 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요구하는 교육청의 관행, 각종 기자재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교육청의 경직된 지침 요구, 학생 선발이나 교사 충원에 대한 학교 권

한의 한계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현행 자율학교의 자율 운영 범위를 명확하

게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다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전향적 개정은 물론 여타 법규에 대한 개정도 아울러 요구된다.

그런데, 이처럼 사립 특성화고의 자율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때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는 사안이 납입금 자율화의 문제이다. 자립형 사립

고의 경우 현재 동일 지역 일반계 학교 납입금의 3배 이내에서 학생들로부

터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이에 수반되어 학교법인은 납입금 대비 8:2

의 비율로 전입금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15%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

다. 이런 요건은 직업 분야의 특성화고를 설립 혹은 전환하려는 학교법인들

로선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이다. 학부모들 역시 일반계고보다

3배나 많은 납입금을 내고서 아직 발전 전망이 불투명한 특성화고에 자녀들

을 진학시키려 할지는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 분명한 점은 정부가 실업계고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혜택을 점차적

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 상황에서, 직업 분야 특성화고 학생

에 대해 일반 학생들보다 몇 배나 많은 납입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

당한 일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도 학교수업료및입학금

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해 사립 특성화고들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동일 소재 지역내 실업계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납

입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립형으로 학교 운영을 한다고 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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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특성화고들이 선뜻 납입금을 자율화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

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사립 특성화고의 소요 재정을 모두 부담하기는 어

렵다. 물론 개별 학교의 특성화 노력에 의해 중등교육 전체의 다양화·특성

화가 실현되고, 이를 통해 국가교육의 질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을 때 국

가 지원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특히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막대한 시설·설비비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 교육이 사립학교가 나름대로의 건학 이념과 교육방침에 의

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학부모가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해 자녀들

을 입학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 지원 이외에 학교나 학부모 스스로의 사

적 재정 충당이 그렇게 불합리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사립

특성화고의 납입금 책정 문제는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해 볼 때,

많은 재정 소요가 필요한 대형 시설·설비 지원은 정부가 담당하되, 구체적

인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추가적 실험실습경비 등은 학생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대신 학교는 학교의 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해서 일정 수준의 전입금을 교비로 전출시키고

수업료 인상은 최소화하는 일이 요구된다.

나. 사립 특성화고 운영 체제의 개선

사립 특성화고들이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해 보다 안정

적인 토대위에서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에 매진하려면, 특성화 학교의 운영

체제가 관계 법령에 의해 확실하게 정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학교 운

영의 특례를 폭넓게 허용 받는 학교로 지정되더라도, 그 특례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이나 기준, 예시가 정해지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특성화고 지정권

자인 교육청의 기존 관행이나 내부 방침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사립

특성화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받게 된다면, 교육청의 통상적인 장학지도

나 감사에서 원칙적으로 벗어나는 등 명실상부한 독립적 운영을 이룰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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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아직 특성화 학교에 대한 자립형 전환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현재 애매하게만 되어 있는 특성화 학교의 운영체제에 대한 규정을 보

다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 될 것이다. 특성화학교가 지정되기

는 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다면, 관할 교육청 담당자들의 자의적 해석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사실은 특성화고의 가장 중요한 운영상 특징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특성화고는 국민공통기본과정

56단위를 제외하고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이

없을 만큼 학교 나름의 자율성을 허용 받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건학 및 교

육이념을 살린 다양한 교과를 자유롭게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

른 새로운 교재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

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도 실제로는 모든 것이 교육청의 지침대로 승인

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

다.

일례로서 한국조리과학고는 도교육청에 의해 가사·실업계열로 분리돼 전

문교과 편성시 가사·실업영역의 실습교과를 8-24 단위 범위 내에서 이수해

야 하지만,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호텔업무 교과를 4단위로만 편성할 경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신청서를 일일이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규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특성화고가 그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

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특성화고의 운영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명문화

된 법령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즉 특성화고가 탄력적으로 교육과

정을 편성·운영하는데 있어, 도 교육청의 실무 장학사의 자의적 판단을 실

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법령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특성화고가 일반 실업계고와는 엄연히 분리되는 학교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특성화고 업무만을 전담하는 장학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채

실업계고의 한 계열로 취급돼, 그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적용

받고 있는데 서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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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성화고 지정 목적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교과 편성과

운영 내용이 시·도 교육청에서는 실업계고에 준한 기존 지침에 어긋난다고

지적돼 반려되기 일쑤여서 학교 관계자로선 상당한 구속감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것은 아직도 특성화고 발전의 취지가 일선 교육청에

의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이 학교들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특성화고 운영 체제의 구체적인 지침이 하위 법령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탓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학교에 대해 실업계 고에 준

한 각종 기준이나 지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또는 시행령상

에 명확한 규정을 두거나 교육부의 훈령이나 예규를 새롭게 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도 교육청에서 편의적으로 부과해 왔던 기준이나

지침이 더 이상 특성화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명확

한 인식 설정을 유도할 수 있고, 설령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이 발생하더라도

학교 측의 의견이 우세한 입장을 점하는 효과를 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령적 보완과 함께 특성화고의 제반 운영이 학교 헌장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헌장의 법률적 위상과 효과를 크게 제고시킨다

면 특성화고에 대한 관할권자가 누가 되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학교 운영

체제를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는 헌장 제정이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헌장 중심의 학교 운영을 기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갖

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학교 헌장은 특히 사립학교에 있어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학교 운영을 이끄는 전범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현행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는 학교헌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학교의 건학 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

정, 재정 운용 방안과 학교의 장기 발전 계획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 외에

도 헌장에는 시설·설비 확보 현황 및 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 후생,

학생 지도,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 학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장치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사립 특성화고가 최대한 구체화시켜 제정, 공시한 학교 헌장은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운영에 대한 알 권리 를 보장하고 학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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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으로 제공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학교 헌장에 명시된 내용은 학교 운

영의 청사진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령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헌장 중심의 학교 운영을 법제화함으로써, 학

교가 학사와 교육과정에 관한 모든 사항의 자율과 책임을 지고, 교육청은 단

지 학교헌장에 명시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 외에

학교 운영에 개입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장의 이행 여부를 점

검하는 사립 특성화고 협의체 를 교육부 주도로 구성해 평가를 맡기는 방안

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사립 특성화고의 지원·육성 방안

여기서는 앞 절에서 검토한 사립 특성화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운영 체제의 개선 방향을 토대로 하여 사립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육성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와 관련하여 주로 검토할 영역은 학생 선발, 교원

인사,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설 및 재정 운용 등으로 한다.

가. 학생 선발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사립 특성화고에서의 학생 선발이 학교의 특성화 이

념에 바탕을 두고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물론 자율적이라 해서 선발의 방식과 기준으로 중학교 내신 성

적 등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만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의 소질·적성·흥미

를 고려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특성화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

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점에서 현재 대부분의 사립 특성화고에

서 중학교 내신 성적 중심의 전형 방식을 운영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부 사립 특성화고의 경우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수 입

학하는 등 성적이 입학을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굳어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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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부는 특성화고들이 성적 이외의 다양한 전형 요소를 활용한 선발 방

식을 갖추도록 적극 유도하고, 이렇게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선발 방식이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지니고 있으면 교육청이 이를 간섭하고 규제하지 못

하도록 행정적 지침 등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교육적 가치의 다양성 확보야

말로 사립학교의 책무이자 공공성의 원천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획일적인 기

준에서 탈피해 다양한 기준을 전형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들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신 성적은 지원 자격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학교의 특성화 건학 이념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형 기준에는 포함시키도록 허용하되, 전 과목을 종합한 석차보다는 특성화

건학 이념 구현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몇 개 과목의 성적을 활용하

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행동발달, 특별활동, 사회봉사활동, 적성, 인성 등의 전형기준을

활용하되, 학업성적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유도

하고, 학업성적의 배점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성화 이념에 부합되는 인재의 발굴을 위해 경시대회 등 학생

선발을 위한 특별 제도를 운영토록 하여 입학시 가산점 등의 특전을 부여하

는 방안도 적극 권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지필고사의 활용과 관련하여,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는

특성화고의 전형에서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지필 검사의 시행은 중학

교 교육을 학력이라는 가치가 더욱 일률적으로 지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고, 특성화된 전문 분야에서 아직 성장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학생들

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고, 따라서 이

를 법률로 금하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특성화 영역의 수학에 필요한 기초 학력을

잘 갖추었는지, 해당 분야의 소질과 능력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

요한 일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지필고사 성적을 전형 요소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학교가 고교에서의 수학

능력 혹은 특성화 분야의 소질을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부분적으로나마

필기시험 결과를 전형 요소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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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학생의 지원 범위 역시 학교의 특성화 건학 이념, 학교 시설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전국이나 시·도의 광역 단위에

서 모집할 경우 학생의 주거 문제를 고려하여 기숙사를 갖추도록 하고, 학교

법인에서 그 시설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면 교육부가 직접 특별교부금 형식으

로 재정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성화고의 학생 모집 시기에 관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는

전기 중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집 시기나 전형

시기에 관한 한, 개별 학교의 재량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별도의 자율학교 지정을 받지 않은 학교들의

경우, 전기 전형의 실업계고와 같은 날에 전형하도록 교육청으로부터 지도받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만을 고려해 소신 있게

특성화고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선발 시기에 관한 학교

의 결정은 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실업계고와 동일한 모집 시기에 학생들

을 선발하도록 해서는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대로 지원하려는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특성화고의 학생 모집 시기에

대해서는 전기 또는 그보다 앞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의 예외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교원 인사

사립 특성화고가 우수한 교원을 확보, 유지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높

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율의 특성화된 인사체제가 구축 운영될 수 있

게끔 교육부가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립

특성화고가 안고 있는 교사 정원의 과소 문제나, 필요 인력을 적기에 수급할

수 있는 탄력적 임용체제 구축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사립 특성화고교의

교원 인사에 정책적으로 요청되는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특성화고의 교원 수요가 일반 실업계고보다 월등히 크다

94



는 점을 감안해, 교육부는 현재 학급수에 비례해서 정하고 있는 교원 정원을

늘려주기 위한 별도의 교원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는 다

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유지나 전문교과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인

교육과정 편성, 그리고 특성화 영역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 선

택 등으로 인해 특히 전문교과 교사의 수업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들의 수

업 부담은 수업시간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 교과의 교재 개발

과 연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드는 노력과

시간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제7차 교육과정의 실시와 더불어 학

생의 선택 폭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어 한 교사가 여러 개의 과목을 맡는

경우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공립학교와 같

이 교사의 이동을 통해 교사의 수요 증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교

사간 수업 부담의 불균형마저 크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성화고 교사의 수업 부담 증가는 학급수에 비례한 현재의 교원 배치기

준 하에서는 아무리 추가적인 교원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충원할 수 있

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사들의 수업 및 업무 부

담을 필요시 분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원 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물론

학교의 교원 정원은 인건비 지원액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원 확

충 문제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사립 특성화고의 경우

처럼, 고정된 인력 구성으로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기 힘든 상황에서 교육에

꼭 필요한 교원 수조차 확보할 수 없어 특성화 교육 실시 자체가 난관에 직

면하는 실정이라면, 현재의 교원 배정 기준을 고수하기 보다는 학교의 특성

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보다 적절한 지원행정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각 교육

청이 현재의 배정 기준을 대신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사 배정 기준을 마련하

는 방안이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급별, 계열별로 매년 예산 지원을 받

는 교원 정원( 예산 교원 )을 새롭게 산정, 제시하고 있다. 이 때 사립 특성

화고교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업계 고교보다는 학급당 기준 인원을 늘려 잡

아 총 정원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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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급수에 비례한 정원 산출을 기본으로 하되, 각 교과의 학기당 수업 단

위수와 그에 따른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반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특정한 학기의 교과 편제상, 특정 과목의 수업시수가 기준 이상을 초과

할 것이 예상되면 자동적으로 배정 인원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렇

게 되면 고정된 정원제 개념은 사라지는 대신, 교육과정 편제의 특성에 맞게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인력 운용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파트타임 교사 등 다양한 강사진의 활용 방안

이 동시에 개발돼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의 특성화 교육과 학생의 선택을 대폭 반영한 교육과정이 운영

됨에 따라, 교사 수급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강사진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시간제 교사제는 전문 분야의 다양한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 기회를 늘

려 주고, 산업분야 전문가들의 임용으로 전일제 교사의 수업부담을 덜어주

며, 기존 교사들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가르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지

닌 만큼,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강사진을 학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

현행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서도 특성화고가 정원의 1/ 3이내

에서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관

계들은 산학겸임교사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가지 불만을 제시하며 현장

의 실정과 맞지 않는 측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하나는 산학겸임교사의 신분보장이나 인건비 지원 문제이다.

즉, 산학겸임교사의 신분보장이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유능한 전문

인력을 학교로 유인하는데 큰 애로를 겪는다는 것이다. 기왕에 근무하는 인

력도 미래의 신분 유지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를 떠날 준비

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교과 지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학교측으로서도

이들에게 학급 담임이나 행정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 마련이

돼 있지 않아 학교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여기다 교육청으

로부터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가 자체적으로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 형태로 임용해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실정이어서 더욱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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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선 산학겸임

교사를 정규 교사로 임용해야 하지만, 특정 전문교과를 일정 기간 동안만 집

중적으로 가르치는데 활용하기를 원하는 사립학교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정

식 교사로 임용하기 어렵다는 애로점을 갖고 있다.

산학겸임교사의 활용을 포함해 사립 특성화고의 교원 운용이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적기에 임용할 수

체제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산학겸임교사를 정식 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와 그에 따른 자격 기준을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상에 명문화시

켜 주는 일이 적극 요구된다. 그렇게 되면 유능한 전문 인력이 산업 부문에

서 손쉽게 학교로 유입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만약 정규 교사로 임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설령 이들을 강사 요원으로 임용했더라도 최소한의 인건

비 지원은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 기간

제 교사 형태로 임용했다면, 특성화고에 한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

고5) 사항을 유보하고,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호봉을 반영해 인건비 지

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립 특성화고에 보다 긴요한 문제는 다양한 유형의 파트 타임 교

사를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일이다. 즉 다양

한 형태의 기간제 교사진을 포함한 교원 수급상의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자율성은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데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내적 제한과, 교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외적 제한을 지닌다. 시간제 교사의 과도한 활용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사명감과 책임감의 결여, 일천한 교직 경험으로 인한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교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간제 교사의 비

율은 대체로 30%의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학교 헌장에 명시토록

하는 쪽으로 사립학교법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

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

급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10∼11호봉 정도의 인건비

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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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립학교마다 특성화된 교원 인사 체제를 운영하도록 권장하면서 그

에 필요한 각종 지원체제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 특히 특성화·전문화된 교

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자체적인 교원평가제 운용을 적극 지원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늘 관련 산업분야의 변화 동향에 익숙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마해

야 하는 특성화 학교의 특성상,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부 및 지방

교육청의 배려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각 교육청마다 사립학교가 최소한 국·공립에서 실시하는 평가 제도

보다 더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항목을 개발, 적용할 수 있도

록 해당 학교들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1·2급 정교사, 교감,

교장 등 교원의 직급별로 역할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가

승진, 보수, 연수 등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

과급제를 포함하여 교사 직무의 복잡성 및 곤란도와 책임 정도, 업무량을 고

려해 사립학교가 독자적 보상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수용하고, 재정적으로 최

대한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성화고에서의 직무는 일반 실업계고의 직무에 비해 복잡성이나 곤란도,

업무량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

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높은 정도의 몰입감과 책임감을 요구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립 특성화고 교사들의 보수는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교원에게 정해진 보

수 이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공립학교와는 별개로 시행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공립교원에 비해 각종 연수기회가 부족한 사립교원

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안식년제의 도입도 능동적으로 검

토해 볼만 할 것이다. 연구비 제공이나 연수 기회 확대 등 특성화고교 교원

으로서의 전문적 성장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녀 학

자금이나 주택 자금 지원 등 학교별로 특성화된 선진적 교원 복지 체제를

확립케 한 후, 이를 교육부가 특별 재정 지원하는 것도 사립학교 교원의 사

기 진작을 위해서는 매우 긴요한 일이 될 것이다.

한편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 특성화고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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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확충 문제도 해당 학교로선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일례로서,

부산시 교육청의 경우 공립 특성화고들에 대해서는 일반 실업계고와 비교하

여 실습기자재관리·시설관리·행정업무 처리 등에 소요되는 일반직 정원을

별도 증원시켜 주고 있으나, 사립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지침에

의한 정원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자재 관리요원

부족으로 교사가 일일이 기자재 수리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는 만큼, 각

교육청이 일반직 정원을 공립 특성화고교에 준해 산정토록 의무화하도록 하

는 일이 시급하다6).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성화고의 가장 큰 교육 운영의 특징은 특정 분야의 교육과정을 자율적

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 헌장에 의한 특성화 교육활동

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갖는다

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사립 특성화고가 건학 이념을 구현해

가는데 있어 가장 중핵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 특성화고에 대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틀을 침해하지 않는 한 건학 이념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자율 편성한 교육과정은 반드시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게 되

어 있고, 승인 과정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편성에 대해선 좀체 수용하지 않

으려는 교육청의 갖가지 제약 때문에, 학교의 실제 자율권의 폭은 그리 대단하

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특성화고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특

성화고의 교육목적과 방향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실현되기 위

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에 대해 다음의 방안들이 적극 요구된다 할 수 있다.

6) ※부산지역 공·사립학교 간 일반직 정원 차이

공립(24학급 규모) 사립(45학급 규모)
부산영상고 부산디자인고 부산컴퓨터고

일반직 4명 3명 3명
기능직 6명 14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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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사항만을 제외하

고는 모든 교과의 편성·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야 한다.

2002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은 특성화고에 대한 별도의 운영방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특성화고도 다른 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고

시한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이런 사실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경기도

교육청은 특성화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단위

배당은 학교 특성화에 따른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해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떤 분야의 특성화 학교이건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등 기존의 실업계열중 가장 가까운 계열을 선택해 이에 준해

전문교과를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특성화고교는 계열별 교육부

필수과목은 물론 각 전문교과의 지정 및 이수단위에 대한 교육청의 결정을

기본적으로 따르며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 특성화 교육활동에 필

요한 다양한 교과 개설이나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과 선택의 가능성

은 그만큼 한계를 지니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교육부·교육청 지정과목의 폐지는 물론 전문교과의

총 이수단위 및 교과별 단위수 등에 관한 모든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특히 이런 방침을 국가수준의 방침으로 고시하고,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편성 지침에도 명문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개별 학교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예시된

교과 이외의 새로운 교과를 자유롭게 편성하고, 필요한 교재도 개발해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산·학협력에 의한 주문식 교육과정의 운영도

이런 여건 속에서 비로소 활성화 될 수 있다.

둘째, 국민공통기본교과의 편성에 있어서도 예외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

다. 현재에도 실업계고는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일부를 11학년에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정도로는 10학년에서부터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집중적

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엔 미흡하다. 실제 대다수 사립 특성화고는 1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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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 수준에서 국어, 국사 등 극히 일부 교과를 11학년에 배치하고 있을 뿐

이다. 따라서 특성화고의 특색 발현을 위해서는 국민공통기본교과를 포함한

보통교과를 12학년까지 3개 학년에 분산해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전문교과의 이수가 일관된 기조 위에서 진행됨으로써, 학생

들의 특정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한다는 학교 설립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다.

셋째, 특수한 교과가 다양하게 개설되고 학생들의 선택이 다양해짐에 따

라, 전문분야의 성격에 따라서는 현행의 학기제와 학년제가 변경될 필요가

발생할 것이다. 즉 연간 2학기제로부터 3학기제, 4학기제로 학기를 늘리거나,

3학년제에서 4년제, 5년제로 교육여건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재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수업연한이나 학년제 관련 특례 조항을 비롯해 『조기진급및조기

졸업에관한규정』 등 획일적인 학사 운영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법령을 특

성화고에 우선적으로 허용해 주는 일이 요청된다.

특성화고는 교육의 성격상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

주기 위한 토론식·탐구식 수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수 교과수가

많아지면 자연히 과목당 수업시간수가 줄어들어 학생들의 심화 학습을 유도

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학기당 이수해야 할 교과수를 감축함으로써 심화

된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주고, 대신 3학기제, 4학기제,

계절제 등 다학기제를 운영함으로써 연간 이수과목수를 확대하도록 유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성화고가 이렇게 독특한

학사 운영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게끔, 입시나 교원 연수, 성적관리

업무 등에서 특성화고를 배려한 최대한의 지원 행정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각 시·도 교육청은 새로운 교과 편성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새로운

교재 개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야 한다. 특성화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안

에서 새로운 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새

로운 교과의 편성에는 새로운 교재의 개발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자유로운

교재 개발의 재량권이 확보되지 않는 한 독창적인 교과 편성은 한계를 지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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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실제 특성화고는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들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 개발한 교과서에 대해 교육청의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장

학사의 인식 부족으로 승인이 보류 내지 지체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

는 실정이다7). 따라서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중 1, 2종 교과서가 없는 경우

학교가 교육의 특성을 살려 독자 개발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사후 보고만으로 승인을 대신하

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는 점에서 공·사립간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여건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 시설 및 재정 운용

학생들의 전문적인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 실시에는

다양한 시설이나 기자재가 소요되며, 그 만큼 재정적 부담이 증대되기 마련

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립 특성화고들의 재정 형편은 매우 열악한 실

정이다. 재단의 전출금 부담 능력이 빈약한데다, 통상적인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에 특별한 시설지원비 등의 보조를 받기가 여의치 않고, 그나마 공립학

교에 비해 훨씬 낮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8). 이에 따른 재정 결핍 및

시설·기자재 미비는 학교의 특성화 노력을 저해하고 교육의 특색을 사라지

게 함으로써 사실상 명목뿐인 특성화 학교로 전락시킬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7) 한국 관광고의 관광중국어과의 경우, 자체로 관광중국어 교재를 개발해 도 교육청에 승인

을 요청하였으나 내용의 미비함을 이유로 승인 판정을 받지 못한 채, 기존의 검인정 도서

중 해당 교과와 가장 비슷한 중국어 실무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개발한 교재는 보조 교재

로 사용할 것을 권유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교과 자체를 아예 교재명에 일치시켜

편성해야 한다는 장학사의 요구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8) 한국관광고나 인평자동차고, 한진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등 전체 학급수가 10학급에 미달

하는 소규모 학교일수록 특히 시설·설비수준이 열등하고 재정 부족이 심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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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존재의의와도 관련되는 이러한 재정적 난관은 교육부가 재정 지원

액을 대폭 확대시켜 주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다. 무

엇보다 학교의 기본적인 재정 소요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기

본적으로 초·중등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며, 사립 특성화고는 직업교육의 다

양성과 특수성을 추구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공공성 실현의 한

축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립 특성화고로의 전환 후 3년 동안

은 원칙적으로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방침은 즉시 개선

되어야 한다. 특성화고 설립 혹은 전환 초기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많은 비

용을 혼자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건학 이념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한다는 사립 특성화고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책정된 납입금 액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학교법인의 부담은 상당할 것이다. 그럴

경우, 기업체 등에서 설립한 학교법인 외에 소박한 수준에서나마 더 나은 직

업교육을 특색 있게 해 보려는 사립학교들의 동참 가능성이 줄어들 뿐만 아

니라, 사립학교가 직업교육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즉, 교육의 특성화를 추구하는 건학 이념 및 교육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지

만 재정이 열악한 많은 실업계 사립학교들에게 좌절을 안겨 주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지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재정 능력이 부족

한 학교들이 적극 특성화 교육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가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검토되어야 할 점은 국가의 재정 보조를 받으면서

특성화 교육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로 부

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을 부분적으로나마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성화한 양질의 직업교육을 실

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전부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제한적으로나마 학생 부담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취지에서

사립 특성화고는 지금도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

교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학교수업료 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

그러나 문제는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자율화

된 납입금을 무한정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데 있다. 즉 아직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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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고교육의 취지나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에게 대폭적으로

인상된 납입금을 그대로 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사립 특성화고들이 이로 인해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성화 학교의 독특한 교

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실습비, 재료비 등의 필요경비 중 일

부(가령 50%)는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국고

지원해 주되, 그 프로그램의 가동이나 발전에 필요한 고가의 시설이나 기자

재구입비는 전액 교육부가 특별 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재정지원체제가 일반 실업계학교에 비해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사립 특성화고의 노력을 바탕으로 많은 학생들

이 특정 분야의 양질의 전문 지식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전체 직업교육의

질 향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납득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한편 학부모에게 부과되는 인상된 수업료는 당해 학교의 독특한 프로그램

을 진행하기 위한 추가비용으로서 그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어, 어떤 방식으

로라도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원가 계산을 통해 관련 비용은 최대한 납입

금에 포함시키도록 하되, 그 내역을 학교 헌장에 사전 공지하도록 의무화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학부모의 지나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도 교

육청은 나름대로 상한선을 정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립 특성화고의 재정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기

존의 재정결함보조금 방식의 지원 체제를 개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즉

기준재정수요액에서 납입금과 전입금 등의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차액에 대

해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기준수요액 산정이 교육청에 의해 나름대로 통

제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실제 필요한 액수를 지원해 주기 어려운

만큼, 이를 공립 특성고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학생수만

큼 지원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에 대

한 지원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의 개념이 바뀌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즉, 사립학교의 학생은 공립의 교육을 받는 대신 사립학교의

교육을 선택하였으므로 공립의 교육을 받을 비용은 지원해 주고 사립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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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와의 차액만큼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비 부담토록 하자는 것

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나 교육청은 공·사립 특성화고간 차별 지원의 논

란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사립 특성화 교육 육성을 위한 큰

전기를 마련해 주는 일이 되어 충분히 시도해 볼만 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공·사립 특성화고간에 각종 재정 지원이 차등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공립의 경우는 특성화 개편에 따른 외곽시설 신·증축

과 첨단 실습기자재 구입에 대해 전액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립

학교는 시설 신·증축 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고 있고 기자재 구입비는 기

자재 확보 대체비 지원으로 실업계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

정이다. 설치학과 특성에 따라 교육에 필수적인 고가의 S/ W 확보 비용도 공

립은 100% 확보가 가능하지만, 사립은 일반계·실업계고와 동일하게 년 간

일률적인 비원(200만원)만 제공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현실은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정이 열악한 사립학교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 주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한 가지 방안으로 사립 특성화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도교육청

의 일반 운영비보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형태로 교육부에서 직접 배분하도

록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지금도 일부 사립고교는 개별 학교 차원에서 이

런 특별 교부금 지원을 교육부에 요청해 긴급한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

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 예산지원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특성화고 개

편 운영에 따른 지원은 아니다. 따라서 아예 사립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 주

체를 교육부로 단일화해서 직접 개별 학교와 연계 협력해 예산을 편성하도

록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학교발전기금이나 기부금도 사립 특성화고의 주요 재정 수

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성화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학부모들

로부터 필요한 액수를 모금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만큼, 지역사회 인

사, 기업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성된 학교발전기금

의 용도면에서도 현재 규정된 사용 목적 외의 교원 연수, 교육 프로그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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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평가 등 교육 소프트웨어 부문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

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에 대한 조세감면과 같은 소극적인 차원

의 지원을 넘어,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민간자원의 동원을 통한 사학의 재

정기반 확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민간에 의한 기부금의 일정 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을 교육부가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립 특성화고의 경우는 교사 및 교지 전부가 반드시 설립 주체의

소유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교사의 기준 면적을 충족시키는 한 교수·학습

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물은 교수·학습과 보건 위생에 적합한 인접

건물이나 시설을 임차해 쓸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뜻있는 독지가에 의한 기부 체납이 가능하도록 교지 안에 설립 주체 외

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사립 특성화고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미비된 시설

로는 학생 기숙사를 들 수 있다. 고교 3년이라는 단기간에 특성화한 전문 기

술을 익혀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기란 매우 어렵고 집중적인 노력을

요한다. 그러한 노력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기숙사 제도이다. 기숙사는 학

생의 생활지도와 훈육을 용이하게 하며, 기숙사를 활용한 특별 프로그램의

운영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의 지원 범위가 광역화할 경

우 유학생의 주거 문제가 대두되므로 기숙사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립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전원 기숙제를 학교 헌장에 명

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

려우면 교육부가 직접 건립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현재 일반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설비 또는 기자재 설치 기준

은 사립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교육청의 지원 행

정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본래 교육부가 제정했던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은 1997년에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폐지되었으나, 이후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를 다시 일선 학교들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분야에

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학교들에게 일반 학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시설이나 기자재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일반 실

업계 고교와 구분되는 학과 및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는 특성화고라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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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시설 및 기자재의 종류나 수준도 학교마다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사립 특성화고에 대해선 그에 관한 기준을 학교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

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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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1. 요 약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기초로 각자의 적성과 능

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의 중등교육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으로 교육의 평등성은 유지되고 있

으나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특성화고는 하나의 대안적인 학교운영 모형으로서,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

조와 전체적인 고등학교 유형의 틀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특성

화하여 학습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직업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특성화고 제도 도입의 의미와 성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

성화고 제도는 1996년 2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Ⅱ) 에서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을 다양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처음 제안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기존의 실업고를 자율 결정에 따

라 특성화고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며, 신설 특성화고는 대중교통이 용이한 위

치에 첨단 시설을 갖춘 쾌적한 학교로 설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지, 교사, 운동장 등의 외곽 요건은 대폭 완화하는 대신, 실

험·실습 기자재 등 내부 시설·설비 투자는 강화하여 인텔리전트 빌딩만으

로도 소규모의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선발시 학생의 적성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며, 특성화고의 졸업생이 동일 계

열의 상급 학교 진학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98년 3월 부산디자인고등학교가 첫 특성화고로 개교한 이후, 지속적으로

학교수가 늘어 2002년 3월 현재 대안교육 특성화고 13개교, 직업교육 특성화

고 48개교 등 총 61개교의 특성화고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사립 특성화고는 공립과 달리 사립학교로서의 존재 가치를 십분 발휘해

나가기 위해 학교운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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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생산적인 교육 방법, 과정 등은 모두 학교운영에서 자

율성이 보장될 때 발견될 수 있는 자원들이다. 사립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색있는 설립 이념과 철학을 구현해 나아가는 것은 곧 사립학교의 특성화

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립학교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독자적인 건

학이념을 구현해 가는 과정이 곧 특성화의 과정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특성

화를 통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도 구현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정부의

사학정책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사학의 특성화를 적

극 구현하는 육성형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직업 분야 특성화고의 경우 학교 설립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막

대한 만큼, 국가가 아닌 사인(私人)이 직업분야 특성화고의 설립에 선뜻 나서

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학교의 설립과 유지를

모두 책임지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리한 일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특성화고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관

련 산업 분야의 기업이나 단체가 직업 분야 특성화고를 설립, 운영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가 학교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학교 운영만큼은 사립학교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특성화고의 성과는 기존의 교육 운영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틀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적 대안들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선발에서 일

반 학교에 비해 폭 넓은 자율성을 누리게 되면서, 새로운 학교 운영의 모형

을 모색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큰 성과로 들 수 있다. 직업 분야 특성화

고의 경우, 학습자 중심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체험학습 강화, 학교기업

운영이나 산학협력업체 교내 유치 등을 통한 기능 교육의 활성화와 수익 모

형 창출을 추구함으로써 보다 혁신적인 교육 및 학교 운영 모형을 제시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성화고 운영의 한계로는 무엇보다 기존 실업계고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

으로서만 특성화고의 존재가치가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우수 학생을 유치하

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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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외에도 대다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성

화고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학생들의 요구 수용 사이에서 교육 방침을 정해

나가기 어렵다는 점도 큰 운영상의 애로로 등장하고 있다.

3장에서는 사립 특성화고의 일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립 특성화

고는 2002년 10월 현재 모두 16개 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사립 특성화

고의 설립 첫해 년도인 1999년에는 부산의 알로이시오전자기계고와 인천의

한진고 그리고 경기도의 한국조리과학고 등 3개 학교가 처음으로 특성화고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이후로 2000년에는 부산컴퓨터과학고, 청담정보통

신고등학교, 한국관광고, 예인피아노예술고, 2001년에는 한국테크노과학고와

인평자동차정보고, 밀성정보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그리고 2002년에는 부산

의 대진정보통신고와 해운대관광고, 대전여상고, 부산정보관광고, 광주서진여

고 등 의 학교가 인가를 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립 특성화고는 재정 및 시설 설비면에서 특성화고 전환 이후에도 여전

히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계열의 학교들이 사

회적인 정보화 수요 증가로 교육청 이외에 정보통신부의 프로젝트나 기획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기계 금속이나 관광계열의 특성화고는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재정 지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중학교 학생인

구의 감소와 실업계고 기피 현상,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 등으로 우수 학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립 특성화고는 재정 구조면에서 대체로 학생 납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재단 전입금이 미미하며, 정부의 사학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특징

을 나타내고 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에 대부분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바, 이러한 과도한 인건비 비중이 학교의 경상 운영비나 시설비 투자의 위축

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립 특성화고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첫째, 학생 선발 시기면에서 일부

지역의 모집 일정이 실업계고와 중복됨으로써 우수 학생이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성화고 탈락시 실업계고 진학을 할 수 없게 될 경

우 학생들의 특성화고 진학에 대한 부담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

둘째, 특성화고 진학 이후에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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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일관된 교육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학교로서는 교육과정 편성시 학생들의 진학준비 요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중학교 교사들이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유인해 내기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특성화고는 일반 실업계 고교와는 달리, 최첨단의 실험 실습실 및

교재 교구 확보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지만,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다섯째, 사립학교의 특성상 교원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

기술 교류의 기회가 극히 제한돼, 학과와 관련한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과원 교사 발생

시 이를 해소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4장에서는 외국의 특성화 직업교육 운영 사례를 고찰하였다. 외국의 고

등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에 탄력적으로 적응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평생학습 사회에서 취업이나 진학 중 어느

한 진로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직업교육이기보다는, 진로탐색을 통해 장기

적으로 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진학이 꾸준히 증가 있는 상태에서

외국 직업교육의 최근 제도적인 동향이나 실태 및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우

리 나라 특성화고에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가. 미 국

미국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탄력적

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인문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자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술고등학교(Technical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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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적인 민주 시민이 되도록 하는데 교육의 중심을 두고 있다.

기술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취업에 필요한 인문교육이나 기술 및 기능교

육을 제공하고,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술교육 프로그램과 인문교

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질 높은 교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술교

육의 경우 현재 산업 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에서 설정한 교

육과정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종래의 직업교육이 미래의 기술시

대를 준비시키기보다는 과거의 기계시대를 준비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유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첫째, 산학협동과 취업전 견습제도, 도제훈련, 전직훈련, 학교 내의 창업교육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둘째,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과 청

소년 봉사 사업단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셋째, 직업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

원대책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진로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일반적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육아, 요리, 가정관리, 소비자 및 가사교육 과정, 둘째, 특정 직

업 분야보다는 대부분의 직업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과목들을 학습하는 일

반 노동시장 준비과정, 셋째, 특정 직업 분야를 깊이 있게 준비시킴으로써

취업을 준비시키는 과정 등이다.

미국에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Tech-Prep이나

School-to-Work Transition (학교-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들 수 있다. 먼저 Tech

Prep 프로그램은 Perkins법에 의해 중등단계 교육과 고등교육 단계 교육 프

로그램을 상호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다. Perkins법은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변 노동력을 확대·강화하고자 제정되었다.

School-to-Work Transition (학교-직업세계로의 이행)은 졸업 후 바로 취업하

려는 학생들에게 학위 또는 기술 자격증을 제공하는 것과 장차 선택할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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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초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나. 영 국

영국은 디어링경의 보고서에 따라 1995년 국가교육과정의 비중을 축소하

고 재량 시간을 확대시킴으로써, 14세 이후 교육에서 인문중심교육 국가교육

과정의 과목을 낮추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용이하도록 만들었다. 직

업교육 프로그램은 GNVQs를 다루고 있으며, 직업 단위(vocational unit)와

기초직업능력 단위(key skill unit)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직업능력은 작업 현

장, 교육 현장 및 일상의 생활에서 필요한 능력으로 1980년 후반부터 개발되

었으며, 의사소통 기술, 수리 적용 기술, 정보 활용 능력, 자기 학습 수행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포함한다.

영국 중등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은 종합중등학교(Comprehensive School),

현대학교와 도시지역 기술학교(City Technology College)를 중심으로 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계속교육은 일반국가직업자격인 GNVQs(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계속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90%가 다니고 있

는데,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재학 중 전공과정 또는 계열

간의 이동을 가능하도록 광범위한 중등교육을 실시한다. 기술학교(Technical

School)는 직업에 적성을 가진 학생에게 조기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으

로 주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도시지역 기술학교(City Technology College)는 1988년 교육개혁법령에 의

해 새로 설립된 학교로써 교육시설이 취약한 도심지역에 산업체로 하여금

학교를 설립하여 직업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11∼18세에 이르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중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과학 기술 분야

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첨단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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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가 많고 특히 현대식 교육시설과 여건 중에서 뛰어난 컴퓨터 설비와

통신위성시설,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사진을 갖추고 있다.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은 GNVQ에 의거하여 개인이 직업세계에서 공통적으

로 요구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 및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을 제공하고, 또

한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직업능력을 향상

시키는 교육내용을 포함한다. 즉 중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일반

직업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직업 분야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이

론과 지식을 익힐 뿐만 아니라 직업 현장에 종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

의 역량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다.

다. 독 일

독일 중등단계의 대표적인 학교는 하우프트슐레이다. 하우프트슐레에서는

15-16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45%에게 5∼6년 정도의 기간동안 직업교육을

제공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입학률이 떨어지고 있다. 하우프트슐레는 2년의

촉진단계를 포함하여 4년에서 5년간의 교육을 받는데, 직업학교(Berufschule)

와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에서 직업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기

초적 지식과 기능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반면 레알슐레는 20% 정도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김나지

움의 대안으로 과거 20년 동안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레알슐레는 12∼16

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4년 동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성공 원인은 과학이나 수학 및 현대어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에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대학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레알슐레는 촉진단계를 포함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하기 위하

여 고도의 전문적·경제적·사회적 과제에 필요한 일반교육을 시킨다. 레알

슐레는 농업·상업·공업·수공업 등과 관계되는 다양한 직종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독일의 중등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은 특정 직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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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직업준비교육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즉 일을 준비하기 위한 교

육으로서, 학생들이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직업적인 융통성을 향상시키며, 취

업의 의미와 지역사회와 가족에서의 주된 역할을 발견하도록 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원화 체제는 독일의 대표적인 직업교육 체제이다. 이원화 체제는 산업체

에서의 훈련과 직업학교에서의 훈련을 연계하는 의미에서 이원화(Dual) 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원화 제도에서 산업체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현장 경험

중심의 영역을 담당하며, 직업학교는 전공과 관련된 이론학습을 제공하는 역

할을 한다. 직업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산업체는 직업교육이나 훈련에 관한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직업학교는 보완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한다.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직업학교에서의 교육은 산업체의

직업훈련에서 요구되는 이론이나 지식을 가르치거나 보완하며, 일반 기초교

양교육을 가르친다. 이원화 체제를 통하여 학생들은 기업 내 실무교육과 종

합적인 실습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산업체의 생산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기 현장교육으로

인해 응용력과 현장 적응력을 길러 산업체의 기술 및 생산방식의 변화에 탄

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다.

라. 시사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바 특성화고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에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특성화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자율성 허용이 요구

된다. 셋째, 내실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재정적 유인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특성화고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은 자격 위주에서 능력 개발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급속한 변화에 따른 직업구조 및 산업 구조를 반

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여섯째, 전문대학이나 대학과 연계

한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일곱째, 특성화고는 실습을 강화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기업체와 긴밀한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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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체를 확보하는 일을 강조하여야 한

다. 아울러 여러 기관에 걸친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확립

해야 한다. 여덟째, 특성화고 교육의 현대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

록 학습공간 개선과 교사양성·연수교육을 촉진하여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학생 선발 방법과 기준을 자체개발해 운영해야 한다.

5장에서는 사립 특성화고의 지원 육성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성화

고 제도의 취지는 학교에 대해 교육 및 학교 운영에서의 자율과 자유를 대

폭 허용해 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교육의 특성화 시도는 개

별 학교의 개성과 특징이 어우러진 독자적 교육 실험으로서, 이 실험에 필요

한 창의적 사고와 아이디어는 학교 운영의 자율적 풍토 위에서만 제대로 형

성될 수 있다. 학교가 특성화의 기획에서 실천,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적인

자율과 자주를 향유할 때 특성화 교육의 질적인 성장은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립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반계

고에 한해 시범 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 로서의 위상을 부여해, 일반 학교

위주로 편제된 제 법령의 적용이나 행정적 요건의 부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즉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록

금 책정 등 학교 운영의 전반에 걸쳐 자립형 사립고가 지니는 폭넓은 자율

권을 사립 특성화고에 부여함으로써 사립학교로서의 존재 의의도 살리고 특

성화된 전문교육도 자유롭게 실시하도록 도모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는 고교 설립 준칙주의 의 정신에 따라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특성화고로

개편한 학교면, 모두 자립형 사립고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성화고는 '검증된' 형식의 교육과정 운영에 안주하지 않고 끊

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도모해 나갈 때, 비로소 다양화·특성화를 향한 새로

운 교육수요의 창출을 가져 올 수 있고 고교교육의 획일화 탈피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사립 특성화고들이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토대위에서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에 매진하려면, 특성화 학교의 운영 체제

가 관계 법령에 의해 확실하게 정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학교 운영의

특례를 폭넓게 허용 받는 학교로 지정되더라도, 그 특례에 대한 교육부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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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운영 지침이나 기준, 예시가 정해지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특성화고 지정

권자인 교육청의 기존 관행이나 내부 방침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사립 특성화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받게 된다면, 교육청의 통상적인 장

학지도나 감사에서 원칙적으로 벗어나는 등 명실상부한 독립적 운영을 이룰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 특성화 학교에 대한 자립형 전환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현재 애매하게만 되어 있는 특성화 학교의 운영체제에 대한 규정

을 보다 명료하게 정비해 주는 것이 시급한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특성화 학교에 대해 실업고에 준한 각종 기준이나 지침을 적

용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또는 시행령상에 명확한 규정을 두거나 교

육부의 훈령이나 예규를 새롭게 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립 특성화고가 최

대한 구체화시켜 제정, 공시한 학교 헌장의 법적 위상을 강화시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운영에 대한 알 권리 를 보장하고 학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제공하는 근거로 작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렇게 헌

장 중심의 학교 운영을 법제화함으로써, 학교가 학사와 교육과정에 관한 모

든 사항의 자율과 책임을 지고, 교육청은 단지 학교헌장에 명시된 약속을 충

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 외에 학교 운영에 개입하지 않게끔, 양

자의 역학 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헌장의 이행 여부를 점검

하는 사립 특성화고 협의체 를 교육부 주도로 구성해 학교 운영의 평가를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결 론

과거 우리 나라에는 통제 위주의 사학 정책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고교

평준화 제도로 대변되는 국가적 통제 체제의 강화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사

학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사학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우선하

는 기조에 서 있음을 말해 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준화 시책 등을 통하여

사학의 본래 권한인 학생선발권,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납입금 책정

권 등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러한 사학정책은 그 기저에 중등교육의

일반성과 보편성, 통일성의 논리를 가지고 이를 교육실제에서 구현하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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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교육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등교육의 보편성

과 일반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지금 중등교육의 실제 모습은 공·사립학교

를 막론하고 특색 없는 통일성 즉, 획일적인 교육으로 채워져 있다. 획일적

인 교육은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개성을 반영하고 함양하는 데 한계를 노

정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일반계 고교나 실업계 고교 할 것 없이 질이 떨

어지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하

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국민 일반의 교육권-학습권 의식의 향

상이라는 조건 하에서 획일화된 교육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더

욱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며, 다

품종 소량생산 시대라는 생활세계의 변화는 획일화된 대규모 교육의 효용성

을 약화시키게 된다. 나아가 국민 대다수는 학교교육의 기회를 누리는 일에

만 급급하던 과거와는 달리,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 높은 교육, 종류

와 질 면에서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특성화고는

이런 교육 수요자들을 위해 고교부터 학생의 소질과 적성, 능력에 맞는 특정

분야를 중점 교육시켜 그 분야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에서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가장 적절한 학교 형태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특성화고의 등장에 따른 상황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핵심은 교육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최대

한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확

보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었다. 교육을 받으려는 국민들의 욕구는 매우 강한

데 반해, 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부족했던 시기에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공공성의 핵심을 이룰 수밖

에 없었다. 그러나 고교 진학률이 완전 취학에 가까운 현재에는 교육적 자유

즉,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적은 비용으로 남의 것을 모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을 유지하던 단계를 넘어서, 남보다 한발 앞서는 것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

로 삼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모방의 단계에서는 획일화된 주입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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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적합하였지만 창조의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의 소질과 적성,

흥미를 존중하고 길러주는 개별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특성화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성화고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공립학교가 충족시켜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립학교의 일차적인 과제는 대다수 국민 대중에게 보

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을 개

선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립 특성화고의 활성화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립 특성화고

는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학교로서, 대중들의 다양하고 특수한 요구를 적시

에 반영해 교육 운영으로 전환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에 있다. 사립 특성화고

의 자율성 확대는 곧 교육의 공공성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특성화고와 관련한 정책에서 적어도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상충되는 측면을 갖기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

로 간주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학 정책, 특히 특성화고 정책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사립 특성화고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사학에 대한 각종 행·재정 지원 등의 육성정책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립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육성형으로 성격지우기

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의 정도는 학교가 자유롭게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사립 특성화고는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필요한 재정 지원도 최대화하여 교육의 질적 성장을 높이겠

다는 정책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된 차원에서 특혜 형태로 부여하고 있는 현재

의 특성화고 정책은 학교의 자율성을 모든 사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

자 공공성의 원천으로 보는 육성형 정책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육성형 정

책의 견지에서 볼 때 사립 특성화고는 자립형 사립고가 누리는 수준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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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

익에 이바지하며, 그러한 공공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행·재

정적 지원을 향유하는 학교이어야 한다.

정부의 사립 특성화고에 대한 육성형 정책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제공돼

야 할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들 수 있다.

첫째, 사립 특성화고에서의 학생 선발은 학교의 특성화 이념에 바탕을 두

고 자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교육부는 사립 특성화고들이 성

적 이외의 다양한 전형 요소를 갖추도록 적극 유도하되,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선발 방식이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지니고 있으면 교육청은 이를 간섭

하고 규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내신 성적은 지원자격의 기준으로 활용

하는 것이 좋지만, 학교의 특성화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

우 전형 기준에는 포함시키도록 하되, 전 과목을 종합한 석차보다는 특성화

건학이념 구현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몇 개 과목의 성적을 활용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교육부는 학교가 고교에서의 수학 능력 혹은 특성화 분야의 소질을 보

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부분적으로나마 필기시험 결과를 전형 요소의 일부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의 지원 범

위 역시 학교의 특성화 건학 이념, 학교 시설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전국이나 시·도의 광역 단위에서 모집할 경우

학생의 주거 문제를 고려하여 기숙사를 갖추도록 하고, 학교법인에서 그 시

설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면 교육부가 직접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재정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생 모집 시기에 대해서는 전기 또는 그보다

앞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상에 예외 조항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자율의 특성화된 인사체제 운영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먼저 교육부는 사립 특성화고가 안고 있는 교사 정원의 과소 문제나, 필요

인력을 적기에 수급할 수 있는 탄력적 임용체제 구축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들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 일반적으

로 특성화고의 교원 수요가 일반 실업계 고교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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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현재 학급수에 비례해서 정하고 있는 교원 정원을 늘려주기 위한 별도의

교원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교육청도 사립 특성화고에 대해서

는 최소한 실업계고보다는 학급당 기준 인원을 늘려 잡아 총 정원이 늘어나

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아야 한다. 또 특정한 학기의 교과 편제상, 특정

과목의 수업시수가 기준 이상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면 자동적으로 배정 인

원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사

수급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강사진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일정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다양

한 파트타임 교사진을 학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

어 주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사립 특성화고가 건학 이념을 구현해 가

는데 있어 가장 중핵적인 요소이니만큼,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틀을 침해하지 않는 한 건학 이념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율권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우

선 교육부는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사항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과의 편성·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 특히 이런

방침을 국가수준의 방침으로 고시하고,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편

성 지침에도 명문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편성에 있어서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여, 보통교과를 12학년까지 3개

학년에 분산해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또한 특수한 교과가 다양하게 개설되고 학생들의 선택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분야의 성격에 따라서는 현행의 학기제와 학년제가 변경될 필요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의 수업연한이나 학년제 관련 특례 조항을 비롯해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

한규정 등 획일적인 학사 운영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법령을 사립 특성화

고에 우선적으로 허용해 주는 일도 적극 요청된다. 교육청들이 새로운 교과

편성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새로운 교재 개발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공립학교와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지원시책으로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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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립 특성화고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고가의 시설

이나 기자재는 교육부가 그 구입비 전액을 특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원가 계산을 통해 관련 비용은 최대한 납입

금에 포함시키도록 하되, 그 내역을 학교 헌장에 사전 공지하도록 의무화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재정결함보조금 방식의 지원 체제도 공

립 특성화고의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학생수만큼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시켜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립 특성화고에 대한 재정 지원

을 시·도 교육청의 일반 운영비보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형태로 교육부에

서 직접 배분하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

께, 각 교육청은 현재 일반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설비 또는 기자재 설

치 기준을 사립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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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2, there exist only sixteen private specialized high schools,

com pared to 32 public specialized high schools. The governm ent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specialized schools are biased

toward public schools and this hinders setting directions of transformation

of private schools into specialized schools.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esent states and outcomes of private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to examine the system conditions and legal devices needed

for private schools to transform into specialized schools, faced with these

problems.

The meaning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specialized high schools

could be found in the fact that securing autonomy is crucial for private

schools to exert their potential as a distinctive school. Innovative and

novel ideas, productive educational methods and procedures are the

outcomes that could be found when school autonomy is ensured.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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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should allow private school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nd practice to keep and develop their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it

can be stated that implementation of distinctive founding philosophy means

specialization of private schools. Accordingly, specialization of private high

schools is the rightful conclusion in light to the nature of private schools.

Because the process of implementing distinctive founding philosophy

with the maximum autonomy is the process of specialization, future

policies on private schools should be made in direction of decreasing

control and increasing support.

Specialized high schools have offered a chance to explore diverse

educational alternatives and extended choices by presenting a new framework

of school administration . In addition, specialized high schools enjoy more

autonomy in the areas of curriculum organization and management and

student selection compared to other schools.

The limitations of the vocational specialized high school administration

are partly caused by the perception that specialized high school is a

countermeasure to the crisis of vocational high schools. In a situation

where many students want to go to college, there exist conflicts between

the identity of specialized high school and students' demand.

As of July 2002, thirteen private specialized high schools have been

established and run . As can be seen, the number of specialized high

schools is not high . However, many vocational high schools consider

transforming into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the number is expected to

increase. Among private specialized high schools, five schools are information

communication schools directly related to computers. Other schools are

specialized for automobile, electronics-machine, tourism, metal, cooking, or

piano. Among these, only one school is financially self-sufficient and other

schools receive governmental support to make up their financial deficit .

These schools suffer from poor financial structures even after trans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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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specialized high schools. Information communication schools could

receive support from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department in addition

to that from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 However, most schools have

a hard time to find any support from the private sector, except metal and

touring schools.

Private specialized schools show big differences in budget. Self-help is

desperately needed, but is hard to achieve. Furthermore, many different

sources of difficulties, such as the decreasing number of middle school

students, avoidance of vocational schools, and desire to go to universities

make the situation even worse.

Most private specialized high schools heavily rely on students' fee and

receive little support from school foundation, and therefore depend on the

governmental support. Most expenditure spends for personnel expenses,

and excessive personnel expenses shrink working expenses and investment

for devices.

The outcomes of private specialized high schools turned out to be very

good in terms of student recruitment, school administration, and improvement

of devices.

Other positive changes include the increased student recruitment, the

possibility of securing teachers who teach specialized-subjects, the increased

proportion of specialized-subjects, the development of new teaching materials,

the increased professionalism and heightened rationale of teachers who

teach specialized-subjects, the increased devices, and the increased financial

support.

Also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community, students, and teachers

occurred, and teachers' professionalism has been facilitated . In addition,

various club activities are activated, and students' opportunities to be

employed has risen due to the increased vertical linkages. Private

specialized high school also play a role as community information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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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an be seen, private specialized high schools reap positive outcomes in

the realms of administration, facilitating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heightening teachers' professionalism, vitalizing community .

In the early days of introduction, specialized high schools are not well

recognized and schools had relative distinctive specialties. However, as the

number grows, more and more schools have similar specialties. This

makes the perspective of specialized high schools obscure.

The specialized school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 S. A.,

Britain, and Germany give us many suggestions: developing diverse programs,

enhancing autonomy of education system, renovating the financial incentive

system for vocational education, changing to a new ability-based system

from a license-based system,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s of changes in occupation and industry structure due to

rapid change, establishing a life long education system that links

curriculum of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those of community college

and universities, strengthening field training and forming and maintaining

close network with industry, improving school environments and teacher

training to ensure the continuous moderniz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facilitating teachers' in-service training, developing and running diverse

student selection methods and standards.

In order for private specialized high schools to flourish, autonomy and

freedom, which is the core idea of establishing specialized high schools,

should be ensured. The growth of specialized high school would be achieved if

and only if they could enjoy full autonomy and independence. Therefore,

allowing private school to have autonomy in the areas of student

selecti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curriculum, amount of student

fee will be an effective way of highlighting the meaning of private

schools and running specialized education freely.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chool administrative syste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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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ed schools should be set to meet private specialized high schools'

need to secure autonomy and to strive for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 If

a private specialized high school is designated as an independent school,

it does not need to take inspection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thus can achieve the administrative independence. However, the basis for

transforming of a specialized high school into an independent school is

not yet prepared . Thus, it is more appropriate to improve administrative

system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The school charter established an d announced public by private

specialized schools should ensure 'the right to know' of students and

parents on school administration and provide them with information needed

to select schools. Therefor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should take the full responsibility and make sure that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is doing only tasks that is clearly stated in the

school charter and not intervening in school administration . It deserves

much consideration to set up an autonomous 'private specialized high

school committee' (tentative name) to evaluate th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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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지역

인원
설립 상황

설치학과

(학급수)
소재

특화

내용
홈페이지

알로이

시오전자

기계고

전국

(250)

99년 인가

소년의집기계

공업학교

개편

전자기계과(5) 부산
전자

기계

http :/ / www .boyst

own .hs.kr

한진고
전국

(150)

98년 인가

한진종고 개편
금은세공(4) 인천

금은

세공

http :/ / www .hanjin

.hs.kr

한국

조리

과학고

전국

(120)

99년 인가

신설
조리(3) 시흥 조리

http :/ / 210.178.126.

194/

부산컴퓨

터과학고

부산

(600)

99년 지정

선화여상 개편

멀티미디어과(4)

인터넷과(4)

애니메이션과(3)

컴퓨터그래픽과(3)

컴퓨터실용음악과(1)

부산 컴퓨터
http :/ / www .pcs.hs

.kr

청담

정보

통신고

전국

(90)

99년 승인

청담상고 개편
네트웍크디자인과(3) 평택 컴퓨터

http :/ / www .cheon

gdam.hs.kr

한국

관광고

전국

(90)

99년 인가

성지중학

개편

관광과(3) 평택
관광

외국어

http :/ / www .touris

m .hs.kr

예인피아

노예술고

전국

(40)

00년 인가

신설
피아노(1) 익산 피아노 향후 탑재

한국테크

노과학고

부산

(525)

01년 인가

영도여상 개편

네트워크시스템과(3)

웹프로그래밍과(3)

웹디자인과(3)

디지털콘텐츠과(3)

인터넷비지니스과(3)

부산 컴퓨터
http :/ / www .krtech

s.com

인평자동

차정보고

전국

(180)

00년 승인

부평기술고

개편

자동차과(3)

멀티인터넷과(2)
부평

자동차

컴퓨터

http :/ / www .inpyu

ng.hs.kr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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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지역

인원
설립 상황

설치학과

(학급수)
소재

특화

내용
홈페이지

밀성

정보고
경남

(245)

00년 승인

밀성여상

개편

멀티미디어과(2)

사이버정보처리과(2)

웹디자인과(2)

관악연주과(1)

밀양
컴퓨터

관악

http :/ / 211.248.135.

1/

한국

디지털

미디어고

전국

(140)

01년 인가

신설

e-비즈니스과(1)

디지털콘덴츠과(1)

웹프로그래밍과(1)

해킹방어과(1)

안산 컴퓨터
http :/ / www .dimi

go.hs.kr

대진

정보

통신고

부산

경남

울산

(408)

02년 인가

대진전자

정보고 개편

컴퓨터정보과(3)

인터넷정보통신과(3)

디지털정보전자과(3)

멀티미디어디자인과(3)

부산
컴퓨터

미디어

http :/ / www .pdj.h

s.kr

해운대

관광고

전국

(420)

02년 인가

해운대여상

개편

인터넷여행정보과(3)

관광조리과(3)

관광외국어과(3)

레저스포츠과(3)

부산
관광

관련

http :/ / www .h-tou

r.hs.kr

부산정보

관광고

부산

양산

김해

(340)

02년 인가

동래상고

개편

호텔경영과(3)

호텔조리과(3)

호텔정보과(3)

부산
호텔

분야

http :/ / www .pusa

n-ith .hs.kr

대전

여상고

대전

(385)

02년 지정

대전여상

개편

멀티미디어(3)

인터넷상거래(4)

인터넷영상(4)

대전
소프트

웨어

http :/ / wwwaram.

or.kr

광주

서진여고

전국

(간호)

광주

(735)

02년 인가

옥천여상

개편

인문과(10)

간호과(7)

정보처리(3)

디자인(1)

광주

간호,정

보

처리,

디자인

http :/ / www .gsj.hs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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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립 특성화고의 교육 운영 사례

1. 알로이시오전자기계고등학교

가. 교육과정 편제

구분 교과 과목 기준단위
전자기계과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공

통

필

수

국민윤리 윤리 6(2) 2 2

국어 국어 10(8) 8 8

수학 공통수학 8 8 8

사회 공통사회 8 8 8

국사 국사 6(4) 4 4

과학 공통과학 8(6) 6 6

체육1 체육1 8(6) 2 2 2 6

음악1 음악1 4(2) 2 2

미술1 미술1 4(2) 2 2

외국어 공통영어 8(4) 4 4

소계 70 40 4 6 50

선

택

과

정

필

수

국어 작문 6(4) 4 4

외국어 실무영어 8 4 4 8

일본어 6(4) 4 4

수학 수학 I 10(4) 4 4

소계 36 0 8 12 20

보통교과 70-122 40 12 18 70

전문교과 82-122 22 46 50 118

합계 192-204 62 58 68 188

특별활동(단체활동) 12(4) 4(2) 4(2) 4 12(4)

총계 204-216 6 68 68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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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 기준단위
전자기계과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전

문

교

과

프로그래밍1 실습 4

기계제도실습 8

전자회로실습 4

정보처리 4

공업기초실습 18

기계공작

전기일반 2

전자기계 6

자동제어실습 10 2

전자기계실습 14 12

현장실습 34 34

전문교과합계 22 46 50 118

나. 학과 편제

이 학교는 전자기계과 1개과만 운영하고 있다.

구분
전자기계과

비고
학급수 정원 남 여

1학년 4 109 64 45

2학년 5 145 67 78

3학년 6 188 99 89

계 15 442 230 212

다. 특색 교육

초기 소년의 집에 들어온 대부분의 학생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기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설립자인 고 알

로이시오 슈왈츠 신부는 이런 학생들의 일차적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학교의

커리큘럼 외 축구, 농구, 수영, 건강 달리기 등 스포츠 시설을 마련하여 참여

시켰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욕이 일어났고 협동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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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기심을 배양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는 알로이시오고등학교의

특기 적성교육의 근간이 되었고 학교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2년 제

22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알로이시오고등학교는 초기의 스포츠 위주인 특

기, 적성 교육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특기 적성교육으로 변모하여 학

생인성 계발과 자립심과 협동심 배양에 큰 몫을 더했다고 믿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차례 학교 특색 사업 목표

1
방과 후 여가시간을 학생의 소질과 적성개발을 위한

보충교육의 기회로 제공한다.

2
학교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

3
특기, 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건전 학생 문화를 창달하게 한다.

143



2. 한진고등학교

가. 교육과정 편성

교

과

구

분
과 목 기준단위 실시단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보

통

교

과

국

민

공

통

기

본

교

과

국 어 8 8 8

도 덕 2 2 2

사 회(국 사) 10(6.4) 10(6.4) 6 4

수 학 8 8 8

과 학 6 6 6

기술·가정(공업기술) 6 6 6

체 육 4 4 4

음 악 2 2 2

미 술 2 2 2

영 어 8 8 8

소 계 56 56 46 10

선

택

교

과

국어생활 4 4 4

시민윤리 4 4 4

체육 과 건강 4 4 4

미술과 생활 4 4 4

교 련 6 6 6

진로와 직업 4 4 4

영어 I 8 8 8

전통윤리 4 4 4

소 계 38 94

보 통 교 과 이 수 단 위 94 94 4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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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구

분
과 목

기준

단위
실시단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전

문

교

과

공통

전문

교과

공업입문 2~8 2 2

기초제도 2~8 4 4

정보기술기초 2~8 4 4

계 10 10 10

전

문

선

택

과

목

귀금속가공이론 4~10 6 6

귀금속재료이론 4~10 8 8

보석감정 및 감별이론 4~10 8 8

귀금속공예 기초실기 4~40 12 12

귀금속정밀 주조실기 4~40 18 18

칠보 및 표면처리실기 4~40 18 18

귀금속공예실기 4~40 18 18

계 88 20 68

전문교과 이수단위 98 98 10 10 68

나. 학과 편제

이 학교는 금은세공만을 특색으로 단일 특성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각 학

년별 정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은세공과

비고
인가학급 학생정원 편성학급 학생정원

1학년 4 120 4 120

2학년 4 120 4 102

3학년 4 120 4 94

계 12 360 12 316

다. 특색 교육

과제 명 실 천 내 용 시기 비고

푸른학교 가꾸기

1. 미술치료를 통한 상담활동

2. 바른 생활 가치관 확립

3. 청결 활동의 생활화

연중

실천내용

실현을 위한

상담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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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가. 교육과정 편성

교

과

구

분
과 목

기준

단위

조 리 과

이수

단위

1학년

(4학급)

2학년

(4학급)

3학년

(4학급)

보

통

교

과

국

민

공

통

기

본

교

과

국 어 8 8 4 4

도 덕 2 2 2

사 회 6 6 6

국 사 4 4 4

수 학 8 8 8

과 학 6 6 6

체 육 4 4 4

음 악 2 2 2

미 술 2 2 2

영 어 8 8 8

기술·가정 6 6 6

소 계 56 56 38 18

선

택

교

과

문 학 8 4 4

수 학 I 8 4 4

미술 과 생활 4 4 4

영어회화 8 8 4 4

한 문 6 6 6

한문고전 6 6 6

일본어 I 6 4 4

일본어 II 6 8 8

소 계 52 44 10 22 12

보 통 교 과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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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구

분
과 목

기준

단위

조 리 과

이수

단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전

문

교

과

계열

필수

인간발달 8 4 4

컴퓨터일반 8 6 6

소 계 16 10 6 4

선

택

교

과

한식조리실습 8 8 8

양식조리실습 8 8 8

일식조리실습 6 6 6

중식조리실습 6 6 6

영양학 4 4 4

식품과학 4 4 4

식품위생 4 4 4

급식관리 4 4 4

현장실습 8 6 6

조리실무영어 4 4 4

외식창업론 4 4 4

향토요리실습 6 6 6

실험조리실습 6 6 6

고급서양요리실습 8 8 8

호텔업무 4 4 4

소 계 82 12 18 52

전 문 교 과 합 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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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과 편제

'98년에 성택조리과학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조리만을 단독 특색으

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구분
조리과

비고
학급수 학생수 남 여

1학년 4 163 97 66

2학년 3 122 66 56

3학년 2 121 71 50

계 9 406 234 172

다. 특색교육

이 학교는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해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토론의 문

화를 정착시키고,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의 특색사업으로 성택 카페 교실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미래 사

회에 필요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며, 창조적이고 협동적인 인간상을

정립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사고방식과 토론 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

는데 그 의의가 있다. 토의 주제의 선정은 인성과 덕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

을 주제로 연간 계획하여 주제와 진행 방법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학급별로

총무부장이 자료를 수집하고 담임교사와 협의 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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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가. 교육과정 편제

교

과

과별

학년별

단위배당

기준

멀티미디어과

이수

단위

(계)

1학년

(4학급)

2학년

(4학급)

3학년

(4학급)

보

통

교

과

국

민

공

통

기

본

과

목

국 어 8 12 8 4

도 덕 2 2 2

사 회 10 10 6 4

수 학 8 8 8

과 학 6 6 6

기술·가정 6 6 4 2

체 육 4 6 2 2 2

음 악 2 2 2

미 술 2 2 2

영 어 8 8 8

소 계 56 62 48 12 2

선

택

과

목

문 학 8 4 4

수 학 I 8 8 4 4

윤리 와 사상 4 2 2

일본어 I 6 6 2 4

영 어 I 8 10 4 6

교 련 6 2 2

소 계 40 32 14 18

보 통 교 과 합 계 96 94 48 2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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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과별

학년별

단위배당

기준

멀티미디어과

이수

단위

(계)

1학년

(4학급)

2학년

(4학급)

3학년

(4학급)

전

문

교

과

선

택

과

목

컴퓨터일반 6 6

전자계산실무 8 8

정보검색 6 6

인터넷일반 6 6

인터넷마케팅 6 6

전자상거래일반 6 6

네트워크실무 6 6

프로그래밍 I 14 6 8

그래픽디자인 6 6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I 8 8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II
6 6

멀티미디어 제작 8 8

멀티미디어일반 6 6

컴퓨터음악 2 2

컴퓨터그래픽 8 8

애니메이션 제작 6 6

전 문 교 과 합 계 108 18 42 48

창의적 재량활동 2 2 2

특 별 활 동 12 12 4 4 4

총 계 216 72 7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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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과 편제

99년 컴퓨터 분야 특성화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에는 컴퓨터그래픽과를

소프트웨어과로 변경하였고, 학생 모집은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총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멀티미디어과 4 141 5 148 5 151 14 440

인터넷과 4 141 5 152 5 148 14 441

소프트웨어과 3 105 - - - - 3 105

컴퓨터그래픽과 - - 3 110 3 111 6 221

애니메이션과 3 106 3 109 3 115 9 330

컴퓨터실용음악과 1 36 1 32 1 36 3 104

계 15 529 17 551 17 561 49 1641

다. 특색 교육

1) 성과 진로 탐색 교육

차시 내용 학습자료 교수-학습 방법 비고

1 성 가치관 및 성 정체감 질문지 개별학습 1 강의

2 인간의 신체 구조와 기능 OHP, 미술매체
강의

소집단 토론학습

3 성 욕구와 성 반응 활동자료 1 소집단 토론학습

4 성 충동과 자위행위 활동자료 2 소집단 토론학습

5 성 폭력 및 성 희롱 VTR
개별학습

소집단 토론학습

6 성 상품화 활동자료 3
개별학습

소집단 토론학습

7 성병, AIDS VTR
강의

소집단 토론학습

8 생명의 존엄성 VTR
강의

소집단 토론학습

9 피임 피임기구 강의

10 성 관계와 성 태도 활동자료 4
강의

소집단 토론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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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탐색 교육 프로그램

차시 내용 학습자료 교수-학습 방법 비고

11 우리의 진로 활동자료-5
강의

소집단 토론학습

12 21세기 직업세계의 전망 활동자료-6
개별학습

소집단 토론학습

13 진로검사 해석 검사프로파일 강의

14 직업세계와 나의 진로 활동자료-7
개별학습

소집단 토론학습

15 직업윤리 활동자료-8
개별학습

소집단 토론학습

16 미래의 나의 명암 만들기 활동자료-9 개별학습

17 소감문 작성 및 지성예언 활동자료-10
개별학습

소집단 토론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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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가. 교육과정 편제

교

과

영

역
과목내용 기준단위

경영정보과

이수

단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보

통

교

과

국

민

공

통

기

본

과

목

국 어 8 8 4 4

도 덕 2 2 2

사 회 6 6 6

국 사 4 4 4

수 학 8 8 8

과 학 6 6 6

기술·가정 6 6 6

체 육 4 4 4

음 악 2 2 2

미 술 2 2 2

영 어 8 8 8

소 계 56 56 32 24 0

재

량

활

동

컴퓨터일반 4~6 6 6

생물 I 6 4 4

인성교육
2

17 17

직업교육 17 17

특

별

활

동

자치활동

12

18 6 6 6

적응활동 18 6 6 6

계발활동 102 34 34 34

행사활동 42 14 14 14

봉사활동 24 8 8 8

이수단위 72 72 72

이수과목 수 24 24 22

총 이수단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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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영

역
과목내용 기준단위

경영정보과

이수

단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보

통

교

과

선

택

과

목

도교

육청,

학교

선택

영어회화 6~8 6 6

일본어 I 6 4 4

한문 6 4 4

소 계 12 14 0 4 10

학

생

선

택

문학/ 문법 8 4 4
한국근현대사/ 지리 8 4 4

수학I/ 실용수학 8 4 4
체육과건강/ 체육이

론
4 2 2

음악과생활/ 미술생

활
4 2 2

종교/ 철학 4 4 4
소계 36 20 4 4 12

합계 48 34 4 8 22

교

과

영

역
과목내용 기준단위

멀티미디어과
이수단

위

(계)

1학년

(4학급)

2학년

(4학급)

3학년

(4학급)

전

문

교

과

선

택

과

목

도교

육청,

학교

선택

상업경제 6 8 8
회계원리 8 8 8
경영대요 4~12 6 6
경영실무 8~24 6 6

전자계산실무 8~24 8 8
컴퓨터그래픽 4~12 12 12

사무자동화실무 8~24 12 12
문서실무 8~24 12 12

소 계 14 72 20 28 24

학

생

선

택

웹디자인/ 정보통신 4~12 8 8
마케팅/ 국제상무 4~12 6 6

인터넷검색/ 그래픽 4~12 8 8
멀티미디어/ 자료처

리
4~12 8 8

소계 0 30 0 8 22
합계 14 102 20 3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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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과 편제

99년 7월 네트워크디자인과를 신설하였으며, 2000년에는 유통정보과를 전

자상거래로 개편하였다. 2002년 3월에는 자율학교 승인을 받아 비교적 자율

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총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경영정보과 2 70 2 66 2 64 6 200

정보처리과 2 70 2 70 2 65 6 205

전자상거래 2 70 2 66 - - 4 136

유통정보과 - - - - 2 53 2 53

네트워크

디자인과
3 91 3 91 3 89 9 271

계 9 301 9 293 9 271 27 865

다. 특색 교육

특색사업 실천내용

1. 자율학교 위상정립
- 특성화 교육의 내실화

- 자율학교 운영계획 수립

2. 특성화과 1인 1PC 지급
- 수요자 중심의 창의력 배양

- 실무능력을 가진 신 전문인 양성

3. 네트워크 디자인실 교육환경의 첨단화
-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

-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환경구축

4. 도 및 전국단위 IT 경진대회 참가
- 인재발굴의 기반

- 특성화 학교로서 위상 확보

5. 3강 3절제의 실천 강화

- 인간화, 세계화, 정보화 교육실현

- 절제하는 마음, 절약하는 습관,

절도있는 행동의 실천

6.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수렴

-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

7. 개교 25주년 기념 예술제

- 학급별 합창대회 및 장기자랑

- 각종 전시회 및 교내 경진대회

- 즐거운 학교 풍토 마련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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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평자동차고등학교

가. 교육과정 편제

구분 교과명
1학년 자동차과

비고
단위 1-1 1-2 단위 2-1 2-2 3-1 3-2

국민

공통

기본

과목

국어(8) 8 4 4

도덕(2) 2 1 1

사회(6), 국사(4) 6 3 3 4 2 2

수학(8) 8 4 4

과학(6) 6 3 3

기계일반(6) 6 3 3

체육(4) 4 2 2

음악(2) 2 1 1

미술(2) 2 1 1

영어(8) 8 4 4

소계 52 26 26 4 2 2

선

택

과

콕

시민윤리(4) 2 1 1

수학 I(8) 6 3 3

음악과 생활(4) 4 2 2

인간사회와 환경(4) 4 2 2

일본어 I(6) 4 2 2

국어생활(4) 2 1 1

영어회화(8)
6 3 3

영어 I(8)

체육과 건강(4) 2 1 1

소 계 30 15 15

보통과목(82이상) 52 26 26 34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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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명
1학년 자동차과

비고
단위 1-1 1-2 단위 2-1 2-2 3-1 3-2

전문

과목

기초제도 4 2 2 교과
재량

공업입문 2 1 1 교과
재량

정보기술기초 4 2 2 교과
재량

유체기기 4 2 2

자동차기관 30 8 8 7 7

자동차섀시 22 4 4 7 7

자동차전기 22 5 5 6 6

전기·전자측정 8 4 4

건설기계구조정비 6 3 3

현장실습 14 7 7

소계 14 7 7 102 17 17 34 34

창의
재량
특별
활동

창의적재량1(2)
2 1 1

창의적재량2(2)

특별활동(12) 4 2 2 8 2 2 2 2

소 계 6 3 3 8 2 2 2 2

창의·특별 6 3 3 8 2 2 2 2

나. 학과 편제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총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자동차과 4 120 4 111 - - 8 231

멀티인터넷과 2 60 2 59 - - 4 119

자동차정비과 - - - - 2 45 2 45

정보처리과 - - - - 1 40 1 40

전자과 - - - - 1 11 1 11

계 6 180 6 170 4 96 16 446

2000년 11월에 개편을 승인 받아, 2001년부터 특성화고 신입생을 모집하였

다. 자동차과와 멀티인터넷과만 특성화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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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색 교육

사업명 세부실천계획 시기 예산 비고

산학협력
체제구축

- 산학협력 업체 선정
-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 교류
- 산업체 및 각종 전시회 견학
- 산업체 인사 및 전문가초빙강의
- 산학 겸임교사 적극 활용 (2명)
- 현장 실습생에 대한 추수 지도

계획수립

6월
연중
연중

분기별
연중
6월

400

7. 한국관광고등학교

가. 교육과정 편제

교육과정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학 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구 분 시간수 단위수 단위수

교과

국어 136 8

선택과목: 136

도덕 34 2
사회 170 10
수학 136 8
과학 102 6

기술·가정 102 6
체육 68 4
음악 34 2
미술 34 2

외국어(영어) 136 8
교과이수 계 952 56

재량
활동

일본어1, 중국어1 택 1 102 6
관광일반 68 4

관광예절(8), 통일교육(4), 진로교육(5) 17
2

독서토론(8), 환경시설견학(4), 주제발표(5) 17

특별
활동

자치활동 12

4 8
적응활동 6
계발활동 34
봉사활동 8(4)
행사활동 8(8)

연간수업시간 및 이수 단위수 1224(12) 72 144
총 이수 단위 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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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보통

교과

선택

과목

도교육청

및

학교선택

학생선택

국 어

도 덕

사 회

국어와 생활(4)

시민윤리(4)

문학(6)

한국지리(6)

수 학

과 학

기술·가정

수1(8)

체 육

음 악

미 술

음악과 생활(6)

외국어

영어1(6): 관광통역과

일본어II(6)관광일본어통역과

중국어II(6): 관광중국어통역과

한 문

교 련

교 양

생태와 환경(4)

종교/ 진로와직업(4)

택1

이수단위 22 24

전문

교과

선택

과목

전문교과

선택과목

관광영어

통역과

계열필수-인간발달(8), 컴퓨터일반(6), 영어청해(8)

선택-호텔업무(10), 여행업무(8), 관광영어(8),

영어회화1(8), 영어회화2(8), 영어독해1(8),

영어권문화(4), 일본어회화(6), 일본어독해(4), 여가,

레크리에이션/ 관광경영실무(8) 택1

관광일본어

통역과

계열필수-인간발달(8), 컴퓨터일반(6), 일본어청해(8)

선택-호텔업무(10), 여행업무(8), 관광일본어(8),

일본어회화1(8), 일본어회화2(8), 일본어독해1(8),

일본문화(4), 영어회화1(6), 영어독해1(4), 여가,

레크리에이션/ 관광경영실무(8) 택1

관광중국어

통역과

계열필수-인간발달(8), 컴퓨터일반(6), 중국어청해(8)

선택-호텔업무(10), 여행업무(8), 관광중국어(8),

중국어회화1(8), 중국어회화2(8), 중국어독해1(8),

중국문화(4), 영어회화1(6), 영어독해1(4), 여가,

레크리에이션/ 관광경영실무(8) 택1

이수단위 90

특별활동 8

총 이수단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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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과 편제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총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관광영어통역과 1 27 1 22 1 19 3 68

관광일본어통역과 1 28 1 23 1 25 3 76

관광중국어통역과 1 26 1 24 1 19 3 69

계 3 81 3 69 3 63 9 213

2000년 3월에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며, 관광을 특성화한 학교로서

관광의 핵심이 되는 외국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 특색 교육

월별 영역 내용 실시 비고

3 봉사활동 사전교육 1회 담당교사

4 일손 돕기
학교 내 및 주변 환경 정화

식목행사

1회

1회
전교생 권장

5 일손 돕기 농촌 일손 돕기 2회 그룹별

6 지역사회개발활동 거리 환경미화 활동 1회 단체활동연계

7
일손 돕기, 위문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위문, 문화유적지 주변

청소, 관공서 공문서 정리.

헌혈

수시 그룹별

8 일손 돕기 복지시설 일손 돕기 1회
꽃동네

양로원

9
캠페인 활동

지도활동

거리 질서 확립

교통안전 지도
1회 단체활동연계

10 지역사회 개발활동
평택 시민축제 행사안내

문화행사장 청소
1회

12 위문활동, 일손 돕기

독거노인 돌보기

병원환자 돌보기

공공기관 일손 돕기

수시 그룹별

1 일손 돕기 복지시설 일손 돕기 1회 꽃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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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인피아노예술고등학교

국내 유일의 피아노 특성화고로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다. 학과 편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피아노과

비고
학급수 학생수 남 여

1학년 1 19 1 18

2학년 1 13 3 10

3학년 1 21 1 20

계 3 53 5 48

8.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

2001년 3월에 신입생을 모집하여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과 편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1학년 2학년 총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네트워크시스템과 3 97 3 99 6 196

웹프로그래밍과 3 101 3 101 6 202

웹디자인과 3 102 3 101 6 203

디지털컨텐츠과 3 105 3 102 6 207

인터넷비즈니스과 3 103 3 102 6 205

계 15 508 15 505 30 1013

10. 밀성정보고등학교

2000년 7월에 컴퓨터 특성화고로 지정되어, 2001학년도부터 멀티미디어과,

사이버정보처리과, 웹디자인과를 신설 학생을 모집하였다. 학과 편제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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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총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멀티미디어과 2 60 2 60 - - 4 120

사이버

정보처리과
2 59 2 60 - - 4 119

웹디자인과 2 62 2 60 - - 4 122

사무자동화과 - - - - 3 99 3 99

정보처리과 - - - - 3 103 3 103

관악연주과 1 26 1 19 1 18 3 63

계 7 207 7 199 7 220 21 626

11.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2002년 3월에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학과별 편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1학년 총계

학급수 남 여 학급수 학생수

e-비즈니스과 1 25 5 1 30

디지털콘텐츠과 1 16 15 1 31

웹프로그래밍과 1 24 6 1 30

해킹방어과 1 25 5 1 30

계 4 90 31 4 121

12.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특성화고로 2002년도에 첫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현재 학과는 정보통신

계열(컴퓨터정보과, 인터넷정보통신과, 디지털정보전자과)은 계열 모집을 하

며, 멀티미디어디자인과는 과별 모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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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학년

학급수 학생수

컴퓨터정보과
계열 모집

(각 3학급)
314인터넷정보통신과

디지털정보전자과

멀티미디어디자인과 3 99

계 12 413

13. 해운대관광고등학교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관광경영과

12

(공통계열)

416

(공통계열)

3 87 3 84

관광외국어과 3 85 3 90

경영정보과 3 86 3 82

사무자동화과 3 86 3 88

계 12 416 12 334 12 344

특성화고로 2002년 3월에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며, 2학

년 진급 시 각과로 전문 분야에 의해 학생을 편제한다. 공통계열에는 인터넷

여행정보과, 관광조리과, 관광외국어과, 레저스포츠과가 있고, 이들은 기존의

학과와는 다른 특성학과이다. 현재 1학년만 재학 중임으로 학과 편제에는 과

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14.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1972년 부린상업고등학교로 설립·인가되었으며, 1997년에 부산정보관광고

등 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당시 정보처리과와 관광경영과, 경영정보과를

인가받았다. 2002년 2월에 특성화고(호텔분야)로 지정되어, 호텔경영과 3학급,

호텔조리과 3학급, 호텔정보과 3학급을 3월의 신입생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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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1959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개편 인가하였고, 1999년에는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특성화고로 지정받았으며, 2001년 9월에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

고로 지정되었다. 2002년 3월부터 멀티미디어과 3학급, 인터넷상거래 4학급,

인터넷영상과 4학급으로 각 35명씩, 총인원 38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16. 서진여자고등학교

1979년 광주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로 설립·인가되었고, 2001년 서진여자고

등학교로 교명 변경되었으며, 더불어 특성화고로 지정되었다.

2003년 신입생은 인문과 10학급, 간호과 7학급, 정보처리과 3학급, 디자인과

1학급으로 총인원은 735명을 모집한다. 이 가운데 간호과과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기타 다른 과는 광주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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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학교 실태 및 의견 조사지

본 조사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한국사학교육연구소 사립 특성화 실업고 연구팀

02) 738-5206 fax 02) 722-9218

http :/ / www .sahack.or .kr

안녕하십니까?

일선 교육현장에서 우리 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

신 선생님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본회에서는 금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사립 특성화 실업고 지원·

육성 방안 에 관한 연구라는 과제를 수탁 받아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본 조사서는 이러한 연구 수행을 위해 사립 특성화 실업고 현장의 실

태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것으로, 질문 내용은 사립 특성화

실업고의 교육 및 재정 여건을 알아보기 위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교에서 응답해 주신 의견은 현재 우리 나라의 사립 특성화 실업고가

직면하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올바로 파악하고, 특성화고의 육성에 대

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 될 것이며,

아울러 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을 위한 자료만으로 사용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

여러 가지 학사일정상 바쁘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응답하신 조사서는

2002년 10월 25일 (금)까지 본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회송하여 주시길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 10월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 장 한 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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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교육여건

가. 학급수 및 학생수, 교원수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정규교원 기간제 교원 시간 강사

* 교원에는 교장, 교감, 실기 및 양호 교사 포함

나. 교원 경력 연수 분포

경력년수 5년 미만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5년이상 계

교원 수

다. 교원 자격별 분포

교장 교감
1급

정교사

2급정

교사

준

교사
사서 실기 양호 기타 계

교원수

라. 상치과목 현황(과목 및 교원수)

과목명

교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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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원 교사 현황

구분 정원 현원 과원수 담당교과

교원수

바. 최근 교원 연수 실적

구분 전체 교원수 2000학년도 2001학년도 2002학년도 계획

교원수

사.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분포

구분
9시간

미만

10∼12

시간

13∼

15시간

16∼

18시간

19∼

21시간

22시간

이상
계

교원수

아. 2001학년도 졸업생 진로 상황

구분 졸업자수
진학자

취업자
미취

업자
계

전문대 대학 기타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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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및 재정 현황

가. 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1) 세입

(단위: 천원)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계

납입금

법인전입금

정부보조금

이월금

차입금

기타

2) 세출

(단위: 천원)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액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생경비

상환금

재산조성(시설)

비

기타

* 주: 학생 경비는 장학금, 실험실습비, 학생 복지비 등으로 구성.

168



나. 학교운영비 세입·세출 현황

1) 세입

(단위: 천원)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액

회비 수입

보충 수업비

보조금, 이월금

및 잡수입

2) 세출

(단위: 천원)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액

시설사업비

교원연구비

학교운영비

연구장학비

학생복지비

실험실습비

보충수업비

예비비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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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결함보조 및 교육환경개선특별보조금, 기타시설지원비

(단위: 천원)

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액(원) 교육환경개선특별보조금 기타 시설지원비

2000년

2001년

라. 과별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 현황

과별
보유율(%)

비고
기준(점) 보유(점) 금액(원)

총계

마. 컴퓨터 보유 현황

합계 교육용 교원용 행정용

계 486
펜티

엄
기타 계 486

펜티

엄
기타 계 486

펜티

엄
기타 계 486

펜티

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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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운영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귀교의 의견 및 제언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 모집 및 선발과 관련한 귀교의 애로 사항과 개선 및 지원 방안

에 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애로점

* 개선 및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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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귀교의 애로 사항과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

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 애로점

* 개선 및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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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원 운용 사항과 관련한 귀교의 애로 사항과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

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 애로점

* 개선 및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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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정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한 귀교의 애로 사항과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 애로점

* 개선 및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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