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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국정의 지상목표로 삼고 이를 실

천하면서 소기의 그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국내외적

으로 많은 변동을 겪었고, 정부는 이에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

해 왔다. 이러한 정책의 과정에서 기준과 척도로 사용되고 효과를 본 것이

바로 각종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사회지표는 과거와 현재의 각종 통계치를 사용하여 우리의 사

회변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각 분야의 정책에 활용됨은 물론 우리의

현 위상을 국제비교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지표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추세이다. 더욱이 지표는 사회의 복잡화와

다양화 등에 따라 각 전문영역별로 분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개발의 추세를 감안할 때, 직업교육훈련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직업교육훈련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최근에 여러 선진국가는 국

가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과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정보화·국제화 등으로 표현되는 급격한 사회변동은 점차 고도

의 전문기술인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인력개발은 곧 국가경쟁력

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지표개

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그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은 오래되었지만, 우리

의 노력과 투자에 비하여 그 발전의 정도와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경제의 침체는 물론 고용의

불안과 실업의 증가로 직업환경에 심각한 변동을 가져왔고, 이런 변동에 대

처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업능력개발과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그 어느 시

기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지표체계의 개발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이 지표체



계에 근거한 지표를 통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집행·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개발원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지표개발의 전 단계로서 기초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기초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첫째 직업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합하는 지표체계와 지표항목을 개발하고, 둘째 직업교육훈련의 정

보 및 새로운 자료 구성을 위하여 관련 통계치를 주기적이고 누적적으로 수

집·가공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항목의 개념과 산식을 제시하

며, 셋째 현재 개발 가능한 지표와 장래 개발 가능한 지표를 단계별로 제시

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직업교육훈련지표를 발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직업교육훈련 지표개발의 기초연구에서 제시한 지표항목

들을 구체화하여 향후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지표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1999년 4월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

는 UN EVO C대회 참가국들과 견줄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국제비교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되

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개발에 관련 정책당국

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과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알

차고 실용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연구자들의 견해이지 본 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아울러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 관련 부처와 담당자 및

전문가와 현장의 실무자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연구에 애쓰신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복잡하고 성가신

일들을 잘 수행해준 신현구군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1998년 11월

한 국직 업 능력 개 발 원

원장



【 연 구 요 약 】

1. 연구 개요

이 연구는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체계를 개발하고 개별 지표항목들을 설

정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합하는 지표 체계와 지표 항목을 개발하고, 둘

째 직업교육훈련의 정보 및 새로운 자료 구성을 위하여 관련 통계치를 주기

적, 누적적으로 수집·가공하고,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항목의 개념과 산식을 제시하며, 셋째 현재 개발 가능한 지표와 장래 개발

가능한 지표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직업교육훈련지표>를

발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분석으로서, 지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직업교육훈련지표 체

계 개발을 위한 이론적 논의들을 하였다. 또 직업교육·직업훈련과 관련된

국내외 지표 및 통계들을 분석하여 지표 개발의 흐름을 살펴보고, 직업교육

훈련지표의 항목들을 수집하였다. 둘째는 지표수요조사로서, 직업교육훈련

일선담당자 및 전문가, 유관부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주요 수요처와 지표의 체계 및 개별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셋째

는 전문가협의회로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지표전문가, 유관 부처의

통계 및 지표 관계자 등과 함께 직업교육훈련지표의 방향, 지표 체계, 개별

항목의 설정 및 정의, 산식 등을 논의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였다.

2. 직업교육훈련지표의 범위 설정

먼저 지표와 관련된 일반적인 연구와 논의를 검토하여 <직업교육훈련지표

>가 포함될 범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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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표의 성격과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지표>는 협의적 범위의 규범

적 지표 성격과 광의적 범위의 기술적 지표 성격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

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지표>는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의 실태를 정확

히 나타내고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현

재의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표의 척도와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활용가능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고도의 지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정밀한 통계치로 지표를 제한하기보다는 먼저 이용가능한 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는 수준에서부터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구성을 시

작하고자 한다.

셋째, 지표의 측정 수준과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지표>는 우리 나라 직

업교육훈련의 실태 및 변화의 방향, 그리고 정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사회적 성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지

표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넷째, 지표의 기능과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지표>는 직업교육훈련의 실

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과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목적, 과정,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지표의 조건과 관련해서, <직업교육훈련지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직업교육훈련의 실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지표의 구성방법에

따라 집단간, 시계열적,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동시에 모든 사람

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직업교육훈련지표>에서 다루게 될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의

범위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된다. 먼저 정규학교기관에서 이루

어지는 직업교육 과정, 직업훈련기관에서 행해지는 직업훈련 과정, 그리고

앞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에서 제외된 공식·비공식적 형태의 기타 직업교

육훈련 등이다. 향후 개발될 <직업교육훈련지표>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직

업교육훈련 범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작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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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현황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내외 지표 현황을 검토하면서 <직업교

육훈련지표>의 체계 개발 및 항목 선정에 주는 시사점들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현재에는 사회지표의 각 부문별로 전문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지표> 뿐만 아

니라 국내에서 발간되는 교육지표, 노동지표, 여성지표, 청소년지표, 보건복

지지표, 근로복지지표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직업교육훈련지표>에 주는 함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지표의 주요 관심이 경제의 양적인 성장에 있었다면 현재의 주요 관심은 국

민 개개인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향상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화 및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사회지표, 국제비교지표 개발이 강조

되면서 지역간, 국가간 상호비교가 가능한 지표체계 및 항목들에 대한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정보화 시대의 도래를 대비하여 이러한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이 요구된다. 이는 정보화 시대의 변동

상황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정보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해진 것이다.

한편 국제지표로는 OECD, UN , ILO 등 국제기관에서 출간하는 지표들과

미국, 일본의 사회지표 체계 속에서 구성된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들을 살

펴보았다. 국제지표들이 <직업교육훈련지표> 개발에 주는 함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지표항목을 설정하기 전에 풍부한 관련 통계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지표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단계에 알맞는 적절한 지표의 개발과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유의미한 주관적 지표의 생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계열 통

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넷째 평생교육과 계속교육의 중요성이 대

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직업교육훈련지표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시

킬 수 있는 지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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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체계 및 항목 개발

일반적으로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다양한 인간욕구와 생

활영역을 수 개의 목표영역으로 구분하고, ② 각 목표영역 내에 포함될 주

요측면들을 여러 관심영역으로 구분한 다음, ③ 필요에 따라서 각 관심영역

을 다시 수 개의 하위관심영역으로 구분하고, ④ 각 영역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지표항목을 선정하는 일련의 작성과정에 따른다.

<직업교육훈련지표>는 체계론적 접근모형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구성되었다. 체계론적 접근모형은 지표 전체를 투입, 과정, 산출이라

는 세 가지의 목표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목표영역별로 다시 관심영역을 선

정한 후 그 관심영역에 포함되는 하위관심영역을 구성한 다음 이에 따라 세

부 개별지표항목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지표>체계

는 크게 직업교육훈련의 외부요인에 해당하는 환경부문과 실제 직업교육훈

련 내의 투입부문, 과정부문, 결과부문으로 각 목표영역이 구성되었다. 각

각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영역은 직업교육훈련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변인을 의미하며, 직

업교육훈련이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훈련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관심영역으로는 인구

구조, 경제사회구조, 노동환경, 그리고 직업의식 등이 있다.

투입 영역은 직업교육훈련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아 구체

적인 직업교육훈련이 시작되는 상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투입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관심영역으로는 직업교육훈련의 선택/ 기회, 시설

/ 설비, 행정/ 재정 등이다.

과정 영역은 직업교육훈련 체계의 조직과 구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입 요인의 분배가 포함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 영역에서는 투입

된 자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환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과정 영

역은 직업교육훈련이 시작되면서 끝나기 전까지 필요한 모든 자원의 전환

과정을 의미한다. 과정 영역의 세부관심영역은 편제, 학생/ 훈련생, 교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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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진로지도 등이다.

결과 영역은 투입과 전환 과정을 거친 교육 자원들의 변화를 나타낸다.

결과 영역의 세부관심영역으로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끝낸 후의 진로, 소

득, 자격,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성과/ 평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체계론적 접근모형에 입각하여 구성된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에 국제비교를 위한 영역을 포함시켰다. 국제비교 영역을 이처럼 따로

분리한 이유는 직업교육훈련의 체계가 국가마다 동일하지 않고 주요한 관심

영역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세계화가 강

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국제비교는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국제비교 영역의 세부관심영역도 체계론적 접근모형을 따라 환경, 투

입, 과정, 결과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 및 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이 설정됨으

로써, 이를 구성하는 개별 지표항목들을 선정하였다. 개별 지표항목의 선정

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째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둘째 <직

업교육훈련지표> 체계의 관심영역 및 세부관심영역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셋째 국제적인 비교를 위하여 외국자료와

의 비교가능성이 지표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넷째 가용자료

가 없어 현시점에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시간과 재

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장래 개발할 지표로 선정하여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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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 연구의 필요성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변

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증대와 정책의 효율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1990년대 이후엔 국제화와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

분야에서 외국과의 교류와 비교를 통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흐름

과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선 일정한 준거점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국에서 일반적인 비교기준으로

GN P와 GDP를 많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각 분야별로 지표를 개발

하여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국가의 최고 목표가 GN P의 성장에

있었지만, 이제는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처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는 기준이 바로

각 분야별 지표이다.

한편,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이 상호 유리된

것으로 인식하여 왔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두 시장을

매우 밀접한 관계로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교육훈련 및 인력개발정

책과 노동시장을 동일한 맥락에서 살피려는 추세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성장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과거의 양적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인 성장을 위해선 인

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 및 노동의 자유

로운 이동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인적

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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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직업교육훈련지표 개발은 이러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라는 정책적

요구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의 전반적인 실태를 보여주는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곧이어 진행될 <직업교육훈련지표>의 모델과 직업교육훈련지표 개발의 단

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며, 나아가 <직업교육훈련지표>의 방향을 모색

하는 기준틀(fram e reference)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실태 파악은 다른 무엇보다

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방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직업

교육과 직업훈련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흩어져 있는 정보와 자료 가운데 핵

심적인 정보와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수집된 직업교육훈련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가공하여 과학적·객관적인 분석이 가능

한 기초자료로 제시되어야 한다. 즉,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현재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객관적이

고 정확한 자료 및 정보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고, 수집된 자료를 집약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적절한 형식 중의 하나가 바로 <직업교육훈련지표>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

에서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

았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도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자료들을 가지고 국제적인 비교를 한

다거나 항목간 상호 비교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직업교육훈련 지표개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

을 것이다. 첫째, 교육통계나 교육지표의 영역에서 직업교육의 영역을 확보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구체적인 통계영역으로 잡히지 않고 있던 직업훈련관

련 통계의 정리가 필요해졌다. 둘째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직업 환경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의 요구 및 기대,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직

업교육훈련 과정들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을 위한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늘

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관련 통계자료의 상호비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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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개발은 직업교육훈련 관련자료의 확보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향후 직

업교육훈련 관련 통계치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준다.

나 . 연구의 목적

사회 각 부문의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겠으나, 그

중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개별지표에서 얻어지는 각종 정보를 통해서 국

가나 사회, 그리고 각각의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하

는 중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직업교육훈

련지표는 정부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정책의 결정 및 집행, 혹은 각 직

업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직업교육 훈련목표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개개인들에게도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연

구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

다.

첫째,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별지표 자료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지표들을 종합하여 직업교육훈련지표를 개발, 제시

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직업교육훈련 지표체계를 개발한다.

둘째, 직업교육훈련과 관련이 있는 기존의 교육지표·통계와 노동지표·

통계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통합이라는 최근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한계를 극복하고,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관

련 지표 및 통계치(교육통계, 노동통계, 기타 직업훈련자료 등)를 재구성하

기 위한 각 부문별 영역을 설정하고 이 영역에 따른 세부지표항목을 개발한

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의 정보원 및 새로운 자료구성을 위해 관련 통계치를

주기적, 누적적으로 수집·가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항목의

개념과 산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직업교육훈련지표 개발단계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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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 가능한 지표들부터 시작하여 장래 개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추가

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의 직업교육훈련지표 항목들을 제시한다. 장래에

보다 질 좋은 직업교육훈련지표를 발간하기 위해 새롭게 조사되어야 하거나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한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먼저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였다. 이어

제2장 직업교육훈련 지표체제의 범위설정, 제3장 국내외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현황, 제4장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체계개발, 제5장 직업교육훈련지표의

항목개발, 그리고 마지막 제6장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개발방향 및 제언 등으

로 구성되었다. 각 장에서 다루게 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직업교육훈련 지표체제의 범위 설정

지표와 관련된 일반적인 연구와 논의를 검토하여 직업교육훈련지표가 포

함할 범위를 설정한다. 이는 직업교육훈련지표 및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예비적인 성격에 관한 논의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표의 개념 및 성격, 척도,

측정수준, 기능과 한계, 조건과 분류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이 검토를 통

해서 직업교육훈련 지표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함의들을 끌어낼

것이다.

나 . 국내외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현황

본격적인 지표체계 개발에 앞서 기존의 지표에 대한 연구로 직업교육훈련

과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지표 현황을 검토한다. 먼저 국내에서 발간되는

지표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표인 사회지표을 비롯하여 교육지표, 노동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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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표, 청소년지표, 근로복지지표 등이 검토된다. 그리고 국제지표로는

OECD, UN ESCO, ILO 등 국제기관에서 출간하는 지표들과 미국, 일본의 사

회지표 체계 속에 나타난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들이 다루어진다. 이처럼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국내외 지표들의 검토를 통해서 지표개발의 역사 및

추세를 파악하고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 및 항목 개발을 위한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 .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체계

직업교육훈련 지표체계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표의 체계 개발

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본 후, 체계론적 접근모형에 입각하여 직업

교육훈련지표의 체계를 설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서 직업교육훈

련지표의 체계는 목표영역, 관심영역, 그리고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될 것이

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의 국제비교를 위한 체계 구성 및 지표들도 함께 다

루어질 것이다.

라 . 직업교육훈련지표의 항목 개발

직업교육훈련지표체계의 개발에 이어 그 후속작업으로 개별 세부지표항목

들을 선정하고 개발단계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직업교육훈련지표의

항목 선정 원칙을 제시한 후, 이에 맞추어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기존에

산재해 있던 지표들을 수집하고 새로운 항목들을 개발한다. 그리고 각 개

별 지표 항목의 용어해설 및 산식, 자료원 등을 제시한다. 한편 개발된 세

부지표항목의 개발단계도 함께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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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개발방향 및 제언

마지막 결론에서는 직업교육훈련지표가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고, 본 지표

체계 개발의 한계를 제시한 후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지속적인 개발방향을 제

시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활용한 연구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 문헌분석

기존의 자료와 문헌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사회지표 및 교육지표 등 각종 직업교육훈련 관련지표와 관련된 선

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론적인 논의를 분석하였다.

둘째, 각종 직업교육훈련 관련 연구물에서 인용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 및

자료의 (재)가공 현황을 검토·분석하였다.

셋째, 국내 연구기관(교육 및 노동 관련 부처와 기타 관련 연구소를 포함)

에서 발간하는 각종 통계지표의 형식 및 내용, 그리고 항목에 대하여 검

토·분석하였다.

넷째, 해외 주요국의 유사기관 및 국제기구(OECD, ILO, UN ESCO 등)에

서 발행하는 직업교육훈련지표의 동향 및 항목을 수집·분석하여 국제비교

지표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나 . 전문가 및 수요자 대상 지표수요조사

직업교육훈련 지표항목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과 관련있는

- 6 -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직업교육훈련 전문가 및 유관부처 관계자, 직업교육훈련기관 담당자

등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주요 수요처의 관계자들에게 직업교육훈련 관련통계

와 지표의 수요를 조사하였다(설문 내용은 부록 참조).

둘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의 영역별, 개별지

표항목을 원내 직업교육관련 전문가들에게 검토 의뢰하여 추가 및 삭제되어

야 할 항목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다 . 전문가 협의회 및 관련전문가 검토

연구진에 의해 수행된 직업교육훈련 지표체계 개발과 직업교육훈련 지표

체계에 따른 세부지표항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협의회를 두 차례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먼저 직업교육훈련 지표체계 개발에 관해서는, 연구계획 및 연구영역의

구체화 및 지표 개발 방향, 진행절차, 세부항목 추출 방법 등 초기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다음으로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세부항목에 관해서는, 개별 세부지표 항목과 용어 해설 및 산식 등 내용 및

체계 검토를 위한 영역별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항목에 관해 관련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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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개념 및 범위 설정

1. 지표의 중요성과 배경

가 . 지표개발의 배경

196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국제기관 및 학계에서는

사회지표의 개발과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당시에는 사회지표운

동 1)이라고 이름 붙여질 만큼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그 결

과 사회지표를 비롯한 기타 지표들을 통하여 각국은 사회·경제개발 상황

및 국민복지 수준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갖게 되었다. 이

제는 지표연구의 수준만으로도 각 국가, 혹은 각 기관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증대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현대에 들어서는 조화로운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정책

적 기능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국가가 시행해야 할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

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해졌다.

둘째, 사회지표 이전에 정책결정의 중요한 잣대로 사용되었던 기존의 경제

지표가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소득이나 소비와 같은 경제지

표만을 가지고서, 전체 사회의 비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인 측면 등 사회의 전반적인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기에 걸쳐 구미 선진국들이 경험한 급속한 경

제성장은 경제적 생활조건의 개선에 따른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국민생활의 질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동시에 경제발전에서 얻어진 혜

택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 분배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 사회지표운동 이라는 용어는 Duncan(1969)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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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를 포함한 사회

의 전반적인 현상을 파악·보고하고 여러 가지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

요한 기초 자료가 시급히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국가 및 국제기구는

저마다 사회지표 개발에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이다. 예컨대 사회지표 개

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지표의 하위 분

야에 대한 관심영역 개발을 세부지표항목 개발보다 더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따라서 초기에는 총괄적인 사회지표 안에서 하나의

관심영역이었던 교육, 노동, 보건, 복지 등과 같은 영역들이 하나의 독립적

인 지표체계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직업교육훈련지표 개발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그동안 직업교육훈련 분야는 사회지표의 교육

이나 노동 영역의 한 부분이었거나, 혹 교육지표의 직업교육 영역, 노동지표

의 직업훈련 영역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하나의 독립적인 지표체계가 필

요한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집종되고 있어 사회지표의 개별 하위영역으로서

그 위치를 점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그간 이루어진 지표에 대한 이론들

을 검토하면서 직업교육훈련지표를 위한 지표의 개념, 기능, 범위들을 모색

하고자 한다.

나 .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의의

사실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지표는 우리 나라 사회지표의 하위 영역으로나

아니면 하위 영역의 세부관심 중의 한 항목으로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

며, 심지어 지표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경제상황의 악화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경제지수들이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면서 취업 및 실업, 그리고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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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다. 첫째, 직업교육훈련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현장관계자들에게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 전체의 실태 및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

째, 정책당국자들이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더구나 <직업교육훈련지표>는 직업교육분야와 직업훈련분야를 모두 포함

하게 되므로 교육 및 노동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최근의 상황을 보다 정

확하게 보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책 당국이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수립하

거나 일선 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지침을 마

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OECD, UN ESCO, ILO 등 국제기관에서 발간하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국제

비교지표에서 우리 나라 통계치는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래

서 <직업교육훈련지표>를 통해서 직업교육훈련의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

고 동시에 국제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직업교육훈련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고용대책 및 인적자원개발의 관심, 그리고 직업교육훈

련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가 도출될 것

인가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2. 지표의 개념

일반적으로 지표가 가지는 의의와 관련해서 논의할 내용은 다음의 네 가

지로 요약된다. 가장 먼저 지표의 개념 및 성격 둘째, 지표의 척도 셋째,

지표의 측정수준 및 문제 넷째, 지표의 기능과 한계, 그리고 지표의 조건과

분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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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지표의 성격과 정의

1960대 이후 각국이 자국의 경제발전 상황을 상호비교·평가하면서 지표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지표에 관해 명

확히 합의된 정의는 없다. 그 이유는 지표 개발의 목적이나 필요성, 또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지표가 다양하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

만 지표가 무엇이냐 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온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지표

의 성격과 정의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은 지

표의 규범적 성격을 강조하는 설명과 기술적 성격을 강조하는 설명으로 구

분된다.

먼저 지표의 규범적 성격은 기술적인 성격에 비하면 협의의 관점으로, 지

표는 사회의 합의된 가치 및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현황과 발

전 추이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2) 물론 지표를 정의하는데 있

어서 이들 간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표에 대하여 기본

적으로 합의된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설정하고, 그 가치와 목적에 비추어

현재 도달한 상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

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수치 라고 정의 내린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반면, 지표에 대해서 기술적인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연구들은 지표를 규

범적인 상태를 포함하여 사회의 주요 관심사나 사회의 상태 또는 현황을 정

확하게 측정·보고하여 주는 기술치로 규정한다. 이러한 시각은 지표가 가

치중립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며 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여야 한다

는 광의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3)

2) 이렇게 지표의 규범적 성격을 강조하는 연구들로는 Bauer(1966), Moore &

Sheldon(1968),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1969), Carlisle(1972),

Zapf(1987) 등이 있다.

3) 이와 같은 지표의 기술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연구로는 Biderman(1966), Moser(1973),

Hamburger(1974), UN(1975), OECD(1982) 등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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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성격과 기술적 성격이 표현하는 각 입장은 어느 한

편이 더 나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

표를 구성하는 규범적 성격과 기술적 성격은 상호배타적인 분류개념이 아니

라 협의의 규범적 성격이 광의의 기술적 성격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업교육훈련지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지표가 가진 두

가지 성격 중에서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성격을 조

화시켜 우리 나라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성격의 지표를 구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표가 가진 규범적 성격이나 기술적 성격의 한 측면을

배타적으로 강조할 때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하고 두 가지 입장의 장점을 취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표가 가진 두 가지 성격을 조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

어 왔다. 예컨대, 통계청이 발간하는 한국의 사회지표 에서는, 지표를 역

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

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 가능케 하는 척도 로써 정의 내리고

있다(통계청, 1996: 29). 이와 같은 정의는 사회지표의 규범적 성격과 기술

적 성격을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받는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상적인 지표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

에 대한 판단을 가능케 하는 규범적 성격의 지표와 사회의 현재 상태를 정

확하게 측정·보고하여 주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지표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직업교육훈련지표에는 현

재 직업교육훈련의 실태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기술적 성격의 지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우리의

직업교육훈련 상황이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규범적 성격의 지표도 적절히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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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표의 개발단계

지표를 정의할 때 제기되는 또 하나의 쟁점은 과연 어떠한 수준의 통계치

를 지표로 볼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즉, 어느 선까지가 지표의 척도에 포

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지표를 단순한 통계치와 구분

하여 정의하려는 다양한 시도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프

랑세뜨(Fran chette, 1974)는 일반적인 통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6단계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1단계: 기본데이터로 불리는 단순통계 시리즈

2단계: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일련의 주요 통계 시리즈

3단계: UN의 인구·사회 통계와 같은 포괄적 통계시스템

4단계: 몇 개의 개별적 통계시리즈를 통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지수

5단계: 판별분석과 같은 다변량분석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고도의 지수

6단계: 사회적 모델에 적합한 시리즈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통계치가 지표에 속할 수 있는가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6단계 모두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반

면에 2단계에서 6단계 또는 6단계만을 지표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또다른 연구자들은 1∼3단계까지는 지표라기 보다는 지표

의 기본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4∼6단계만 지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존스톤(John stone, 1981)은 지표를 변인 및 통계와 구별된 것으로서 지표

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존스톤이 말하는 지표는 전집의 상세한 정보의 고

지(告知)기능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개괄적이며 일반적

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총인구수, 총시간, 총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전집의 크기가 측정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조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등교육인구수 는 지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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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인구수 는 비록 똑같은 수치라 해도 전체의 인구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

에는서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인구

수 가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인구수를 인구 1만명 혹은 10만명 등

의 적령 인구로 나눈 비율 등으로 전집의 크기를 통제해 주어야 한다. 이

렇게 지표를 정의하려는 것은 개괄성 및 일반성, 2개 이상 변인(통계)의 결

합, 전집 크기의 통제 등을 지표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단

순 통계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김영

화 외, 1997).

하지만 이렇게 엄격히 분류된 지표에 관해서 그 실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

기하기도 한다. 칼리(Carley, 1981)는 엄격히 분류된 지표는 실제적으로 쓰

이는 데 있어서 별로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지표에 대해 한정된 구분은

별로 의미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2∼6단계까지의 통계들이 모두 지표로

서 간주될 수 있다고 논의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통

계치라 할 수 없는 개인들의 의식, 태도, 가치관 등의 주관적인 태도들을 사

회적 조건이나 정책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지표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일정한 범위의 통계치로

제한하기보다는 보다 폭넓은 범위 안에서 다양한 수치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경우 고도의 지수를 만들

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형편을

감안한다면, 우선 이용 가능한 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수집, 제시하는 수준에

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다 . 지표의 측정수준

일반적으로 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나누어 질 수 있다.4)

4) 객관적 지표로서는 UN에서 제시한 <The Level of Living Index>를 대표적으로 꼽

을 수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조건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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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표연구와 관련하여 살펴볼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바로 지표의

측정수준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상태를 측정하여 지표를 설정하

는 데 있어서, 단순히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만을 측정할 것이냐 아니면 사

회 성원들이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까지 포함할 것이

냐 하는 점이다. 사회가 비록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하더

라도 개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다르다면, 이 또한 무시할 수 없

는 사회적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 수준의 측정 문제는 삶의 질 이라는 개념에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을 포함하면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Cam p bell &

Con verse, 1972). 그렇지만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서로 배타적인 내

용들이 아니며, 오히려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지표가 가질 수 있는 제한된

정보를 보충해 준다는 의미에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자연스럽게

양립할 수 있게 되었다(An drew s, 1981). 따라서 주관적인 지표의 설정 및

측정의 어려움에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나라 및 기관들이 지표 속에 주관적

지표들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주관적인 지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시설과

자원이 진정으로 사회 성원들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증진시키는 요소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강동식, 1991: 437-459). 하지만 척도의 상이함과

지역간, 국가간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도 동시에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객관적 지표와 어떻게 연계

되어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

표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5: 40-41).

해주는 계량적 자료(quantitative data)를 의미한다. 한편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sujective feeling; 만족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

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OECD의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를 들 수 있

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39-41).

- 15 -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통해 사회적 상태의 측정을 상호 보완하려

는 시각은, 직업교육훈련지표의 항목을 설정하고 측정하는 데에도 많은 시

사점을 제공해 준다. 먼저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실태 및 그 변화의

방향, 그리고 정책의 성과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

하다. 동시에 직업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개인에게 그러한 교육훈

련이 실질적인 만족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들은

과연 직업교육훈련의 효과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주관적 지표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객관적인 수준과 주관적인 수준의 지표가 적절

한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게 된다면, 직업교육훈련 및 그와 관련된 사회적

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 . 지표의 기능과 한계

지표의 기능에 관해 가장 먼저 논의한 학자가 모져(M oser, 1973)이다. 모

져는 지표를 사회적 조건과 정책에 대한 보고와 변동을 알려주고 평가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그 기능적인 관심을 제시하였다. 랜드(Lan d, 1983)는 이러

한 지표의 기능과 관련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지표의 기능을 크게 사회공학

적 기능(social en gin eerin g)과 사회보고적 기능(social rep ortin g)으로 나누었

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37-39; 김영화 외, 1997: 15-16). 먼저 사회공

학적 기능은 규범적 지표와 같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지표의 기

능을 강조한 것이다. 사회보고적 기능은 지표의 기술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사회의 제반 특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

적 측정과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지표의 규범적 성격과 기술적 성격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표의 이러한 두 기능도 서로 배타적으로 볼 성질

의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사회정책의 기반제공의 기능과 사회계몽적 기

능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지표의 지향점이 달라질 수 있다

- 16 -



는 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분석적 접근을 강조하는 사회공학적

입장에서는 규범적인 복지지표에 보다 더 많은 강조점을 둘 것이며, 사회보

고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조건, 지향, 해석과 설명들에 대한 기

술적인 지표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공학적 시각에서는 사회지표를 사회정책이 지향하는 변화를 향한 목

표 또는 산출 변수로 파악한다. 지표의 사회정책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지표가 특정한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사회체계를 발전시키며, 국가목표

와 그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사회의

목표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의미있는 생활

의 질 에 관한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5)

사회보고적 시각에서 지표는 사회조건들과 그것들의 각 부분의 시계열적

변화를 나타내 주는 사회적 인덱스(in dex)에 불과하다. 이는 지표의 객관적

또는 주관적 복지(w ell-bein g)이라는 한 측면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사회적 조

건과 변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구성을 통하여 대중들의 이해를 돕

는 것을 사회지표의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시각에서 보는

지표는 실행되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정책의 틀을 형성하는 데 어

떤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6)

이처럼 지표에 대한 사회공학적 시각과 사회보고적 시각 중 어느 기능을

우선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관심사와 기대들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렇다고 하여 반드시 서로의 기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지

표의 하위영역으로서 교육지표의 경우, 사회공학적 기능과 사회보고적 기능

을 포괄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컨대, 존스톤은 교육지표의 기능으로서,

첫째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진술 및 목표를 제시하는 정책의 기술과 개발

기능, 둘째 변화의 모니터링 기능, 셋째 교육체제 발전의 기능, 넷째 교육체

5) 이러한 시각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MacRae(1985)나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196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6) 이러한 시각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Biderman(1966), Moore & Sheldon(196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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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분류 등의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Joh n stone, 1981). 또 한국교육개발원

의 교육지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교육지표의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의 기능, 둘째 교육체제의

감시·평가 기능, 셋째 교육연구에 활용, 넷째 교육체제 분류 기능 등의 역

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강무섭 외, 1988).

다음의 <표Ⅱ-1>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표에 대한 각 연구자와 연구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회지표의 기능을 요약한 것이다.

<표Ⅱ- 1> 사회지표의 기능

연 구 자 사회지표의 기능

Mose r

(1973)

(1) 사회적 정보(socia l inte llige nce)

(2) 사회적 보고(socia l re port)

(3) 사회변화 측정(socia l cha nge monitoring)

Fra nchette

(1974)

(1) 사회 상태와 변동의 추세를 기술하는 기술적 기능

(2) 지표간의 사회적 연계 기능

(3) 사회변동을 추적, 관리하게 하는 분석도구로서의 기능

La nd

(1975)

(1) 사회보고적 기능(socia l re porting rationa le)

(2) 사회변동적 기능(socia l cha nge rationa le)

(3) 사회정책적 기능(socia l policy rationa le)

OECD

(1976)

(1) 기존의 사회경제적 지식의 부족 보충

(2) 기존 통계나 각종 추정치 간의 상호 연계성 확보

(3) 광범위하고 비체계적으로 분산된 사회정보의 집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1) 현재의 사회상태와 변동 추세의 판단

(2) 장래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예측의 지침

(3) 사회적 문제의 사전 경보의 장치

(4) 사회 각 분야의 목적 설정과 성취 평가의 지침

(5) 사회적 인과관계 해명 및 문제의식 제고의 도구

통계청

(1996)

(1) 국민생활의 수준 측정

(2) 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3) 사회변화의 예측

(4) 사회개발정책의 성과 측정

자료: 김영화 외(1997: 15- 16)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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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본다면, 직업교육훈련지표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기능의 핵심은

직업교육훈련지표가 함축하고 있는 정책적 판단 기능과 직업교육훈련의 실

태평가 및 예측이 주축을 이루는 기능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직업교

육훈련지표의 기능들이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직업교육

훈련정책의 목표, 추진과정, 그리고 정책의 결과예측 및 평가와 관련된 지표

들, 둘째 직업교육훈련 실태의 측정,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결과에 따른 향후

예측 및 평가와 관련된 지표들, 셋째 직업교육훈련 실태 변화과정과 관련된

자료의 측정 및 평가, 그리고 향후 직업교육훈련 변화과정 예측 등의 기능

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표는 절대적인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도 가지고 있다(김영화 외, 1997). 첫째, 지표의 가치지향성 문제로서

지표가 어떤 소기의 목적에 대한 달성도를 나타내려는 경우, 과연 목적에

대한 합의는 누구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느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 하나의 합의

를 도출하는데, 일반적으로 지표의 가치지향과정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지표의 계량화 또는 수치화와 관련된 문제로 양적인 측정을 위한

조작화 과정이 얼마나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과연 지표

가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혹 극히 일부분만을

나타내거나 상관성이 높은 유사한 다른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주관적 지표와 같이 계량화하기

어려운 지표일 때 타당성의 문제가 크게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지표가 이론에 입각한 체계적인 분석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문제의

정책적인 결정에 관련된 정보 제공으로서 구체적인 요구에 의해 일회적으로

설정된 경우는 자료의 임의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보사용자인 관

료나 정치가의 요구에 따라 지표의 방향이 선정되거나 지표가 이들의 기대

와는 다를 경우에, 지표의 내용이 왜곡되거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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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지표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차 늘어날 때에 보다 정확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

성들이 증가할 것이다.

마 . 지표의 조건과 분류

하나의 자료(d ata)가 지표가 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24-25; 김영화 외, 1997: 22). 그 조건들을

살펴보면, 먼저 지표는 포괄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지표가 측

정하고자 하는 요소들의 실제를 표현해야 하고, 그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

적이고도 외부적인 증거자료의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지표는 하

나의 준거점(p oint of reference)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준거점은 사회적으

로 결정된 표준 혹은 가치로서 비교의 기준이 된다. 셋째, 지표는 모든 사

람들에 의해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비록 지표의 이론적인 근거나 기술적

인 작업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해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이

나 정책결정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표에 사용된 자료는 지표의 구성방법에 따라 집단간에, 시계

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공통되는 개념틀을 사용하고, 정립된 정의와 통계적 방법 및 산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수집은 비교 가능한 대상으로부터 수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자료를 검토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실제로 사용하는 자료

가 지표의 내용을 변화시킬 정도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하여서는 안 된

다.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지표는 그 기능과 역할을 보

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표의 범위와 기능을 포괄하는 분류체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지표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분류방식을 따른다. 이에

대하여 먼저 캠펠과 컨버스가 논의하였는데, 그들은 지표가 과연 객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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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지표를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양분하는 분류방식을 시도하였다(Campbell & Converse, 1972).

이어 파슨즈(Par son s)의 체계이론7)의 영향을 받은 카알라일(Carlisle, 1972)

는 내용에 따라 조직화되어야할 지표의 중심개념으로 체제 구성요소, 체제

목표, 사회문제영역,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개념을 따라 지표의

정책적 이용 양상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여 정보적 지표, 예측적 지표, 프로

그램 평가 지표, 그리고 문제중심적 지표로 분류하였다. 정보적 지표가 연

구대상 부문의 원인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예측적 지표는 연구대상이 되는

현상의 결과를 밝히는데 초점이 있다. 프로그램 평가지표는 조작화된 정책

목적을 점검하는데 적합하고, 마지막으로 문제중심적 지표는 문제중심으로

조작화된 문제영역을 제시해주는 지표로 정책해결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칼리는 지표를 서술적 지표, 규범적 지표, 투입지표, 경과지표, 그

리고 산출지표로 네 가지유형으로 분류하였다(Carley, 1981). 서술적 지표는

명백한 사실관계의 집합을 의미하며, 규범적 지표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론 혹은 판단 및 미래의 예측을 시도할 수 있는 예

측을 시도하며 특정의 사회적 모형을 전제한다. 이와 같은 칼리의 분류방

식은 지표형성의 규범성과 지표의 대상목표에 따른 분류방식을 논의한 것이

다.

존스톤은 지표를 구성하는 변인과 지표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

표치의 해석기준에 따라 지표를 달리 분류하였다(John ston e, 1981). 먼저 지

표의 구성변인과 지표와의 관계라는 면에서는 지표를 대표적 지표, 분산지

표, 그리고 복합지표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대표적 지표는 인간의 능력을

7) 파슨즈의 체계이론(System Theory)은 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파악하고 이 체계를

적응(Adaptation), 목표(Goals attainment), 통합(Integration), 유지(Latent)라는 네

기능으로 단순화하고 있다(Parsons, 1951). 이러한 파슨즈의 체계이론을 받아들인

카알라일은 이를 지표의 체계개발에 적용하여 먼저 체제의 구성요소, 체제 목표,

조작된 사회문제영역, 그리고 조작화된 정책목표의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지

표를 분류하고 있다(Carlisle,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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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지능지수(I.Q) 등을 포함하고, 분산지표는 하나의 대표

적인 지표를 의미하는 것과는 반대로 특정 측정과 관련된 모든 변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복합지표는 특정측면을 보여주는 핵심변인을 선정 결합하

여 구성한 지표이다.

그리고 지표치의 해석기준에 따라 다음 세 가지의 비교지표로 분류하였

다. 먼저 규준지향적 비교지표는 국가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하고,

자기지향적 비교지표는 하나의 기준에 의거하여 다른 시기와 비교하는 시계

열적인 지표를 의미하며, 그리고 준거지향적 비교지표는 계획된 목표를 설

정하고 그 달성도를 비교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지표의

분류방식에 대해 다음의 <표Ⅱ-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Ⅱ- 2> 사회지표의 분류

연구자 분류방식 내용

Ca mpbe ll & Conve rse
(1972)

지표의 객관화 가능성
(1) 객관적 지표

(2) 주관적 지표

Ca rlis le
(1972)

지표의 정책 이용 양상

(1) 정보적 지표

(2) 예측적 지표

(3) 프로그램 평가 지표

(4) 문제중심적 지표

Ca rley
(1983)

지표의 규범성과 대상목표

(1) 서술적 지표

(2) 규범적 지표

(3) 투입 지표

(4) 경과 지표

(5) 산출 지표

J ohnstone
(1981)

지표의 구성 변인과

지표의 관계

(1) 대표적 지표

(2) 분산 지표

(3) 복합 지표

지표치 해석 기준에 따른

비교

(1) 규준지향적 비교 지표

(2) 자기지향적 비교 지표

(3) 준거지향적 비교 지표

자료: 김영화 외(1997: 16- 21)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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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교육훈련지표의 범위

직업교육훈련지표에 포함될 여러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지표의 범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의 개념과 범위는 다양하게 분류되겠지만, 그것은 크게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협의의 개념 또는 전통적 의미의 직업교육훈련 범위는 산업교육진흥

법과 직업훈련기본법과 같은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 등에 잘 규정되어 있다.

직업교육훈련 기관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고등기술학

교, 실업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교의 직업반,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과 고등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계 학원 등

의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 사업내, 인정 직업

훈련기관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런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만을 직업

교육훈련의 범위로 한정하였을 경우 직업교육훈련은, 일부 4년제 대학이 포

함되기는 하였지만, 전문대졸 이하 수준의 인력 양성 또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것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이렇게 직업교육훈련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파악한다면, 현대 산업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현대

에는 앞에서 기술한 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

훈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산업현장의 학습조직화, 대

학원 수준의 성인 계속교육훈련 등이 그것들이다. 그 밖에도 문하생 제도,

정부의 대민 교육훈련 등은 직업교육훈련의 중요한 형태라고 여겨짐에도 불

구하고 전통적인 개념에 의해서는 포착되지 못한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교육훈련까지 직업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직업교육훈련은 교양이

나 여가를 위한 교육과 대조되는 개념이 된다. 따라서 광의의 직업교육훈

련의 개념은 직업능력을 위한 모든 형태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훈련을 의

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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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령
직업 교육

23

22 대

2 1 학

20 원

19

18

17

16 대 교 산 방

송

통

신

대

학

기

15 학 육 업 술

14 교 대 대 전 문 대 각 종

13 학 학 대 학 학 학 교

12 고 등 학 교 방 산 부 특

별

학

급

11
일반계

특성화/

종합고
실업계

통 업 설 고 등 각종

10 고 체 고 기 술 학 교 학교

9 산 부 특

별

학

급

8 중 학 교 업 설 기 술 고등 각종

7 체 중 학 교 공민 학교 학교

자료: 교육부(1998), 교육통계연보.

<그림Ⅱ- 1> 직업교육의 범위

위의 <그림Ⅱ-1>에서 표현된 직업교육의 범위는 일반적인 의미의 직업교

육을 지칭하나 그 영역에 있어 엄밀한 의미의 직업교육에 포함된다고 지적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직업교육훈련의

범위는 이보다 지금가지 직업교육훈련의 범위를 구분하는 다소 협의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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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전통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대적 변

화를 반영한 광의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지표 개발의 대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째, 직업교육기관의 영역, 둘째 직업훈련기관의 영역, 그리고 셋째 기타 영

역으로 구분하였다.

가 . 직업교육

직업교육기관이라 함은 산업교육진흥법과 기타 직업교육관련 법에 규정된

정규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 속하는 직

업교육훈련과정은 크게 고등학교수준의 직업교육과 대학수준의 직업교육으

로 구분한다.

㉮ 고등학교수준의 직업교육은 인문계고등학교 내에 설치된 직업교육과정

(직업반), 실업계고등학교(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사 등을 포함)와

특성화고,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각종 학교들이 여

기에 포함된다.

㉯ 대학수준 직업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전문대학(기능대 포함)이

중추를 이룰 것이고, 여기에 산업대학(개방대학), 기술대학(2년제, 4년

제), 그리고 고등교육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각종학교들을 의미한다.8)

나 . 직업훈련

직업훈련기관은 정규학교의 직업교육기관이 아닌 직업을 위한 훈련기관으

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직업훈련기관을 의미한다. 직업훈련의

형태로는 공공직업훈련, 사업내 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하는데, 이

8) 여기에 또한 일부 대학원(전문·특수대학원)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대학원은 지표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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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공형태와 민간형태로 구분하면 다음의 <표 Ⅱ-3>과 같다.

<표Ⅱ- 3> 직업훈련의 형태

형 태 훈 련 직 종

공

공

훈

련

공공단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업별 공통수요 직종(금형, 기계가공, 정밀기계 등)

수출전략직종(보석가공, 염색, 제직 등)

첨단 및 신수요직종(전산응용기계)

기능장 양성

정부기관
소년원생 및 재소자 자체능력 배양을 위한 직종

(組積, 목공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선호직종, 취업용역직종

(기계조립, 자동차정비, 건축배관 등)

사업내훈련
자체수요직종의 단능공(單能工) 및 준다능공

(선반, 전자, 건축목공 등)

인정훈련
공공·사업내 직업훈련으로 양성하기 위한 곤란한

직종(조리, 경인쇄, 도배, 정보처리, 미용 등)

출처: 노동부(1998), 직업훈련사업현황.

㉮ 공공부문형태의 직업교육훈련으로는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

상공회의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 등이 포함)의

직업훈련형태와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 그리고 지방자치단

체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으로 나누어 훈련이 수행된다.

㉯ 민간부문의 직업교육훈련형태로 기업체 자체수요 직종의 단능공 및 준

다능공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사업내 직업훈련과정과 앞서 제시한 공

공직업훈련이나 사업내 직업훈련과정에서는 양성하기 어려운 직종들을

훈련시키는 인정직업훈련과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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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타 직업교육훈련

앞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을 제외한 공식적, 비공식

적인 형태의 직업교육훈련을 기타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취업이나 직무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회교육기관(대학의 사

회교육원 등), 공공기관 및 산업체에서 수행되는 직업훈련, 그리고 학원(기

술계 등)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으로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

하다. 이들 기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집적되지 않아 지표

화하기란 쉽지않다. 그럼에도 향후 직업교육훈련지표를 제시하기 위해선

기초연구작업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기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부류가 포함될 것이다.

- 평생교육원 등 학교 및 대학 부설 사회교육기관의 성인 직업교육훈련

- 경영실무, 서비스계 등 학원 및 민간 단체의 교육훈련

- 문하생 제도 등 비공식적 직업교육훈련

- 과학기술인력 등의 개발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훈련

- 교육부 노동부 이외의 정부 부처의 교육훈련으로서 산하 연수원이나 기관

을 통한 교육훈련, 대민 교육훈련, 자격관리 등을 통한 인력개발

- 그밖에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등

직업교육훈련의 범위를 이렇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음에서 다루어지게

될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체계개발과 세부지표항목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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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국내외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현황

앞서 Ⅱ장에서 일반적인 지표개발에 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지표는 그 범

위와 대상이 광범위해지고 분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지표개발의 초기에

는 국가의 사회지표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체제개발이 시작되어 최근에는

각분야별 혹은 관련분야의 연구기관에 따라 지표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즉,

지표개발이 사회지표에서 교육·노동·복지·건강·여성 등의 영역으로 나

누어지고, 더 나아가 국가단위에서 개발되었던 지표는 지방정부의 단위로까

지 분화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직업교육훈련지표도 역시 사회지표의 한 관심영

역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변화의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지표영역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주요지표를 검

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지표개발의 현황

가 . 국내 지표 개발의 흐름

우리 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정치적 안정의 추구와 더불어 경제성장이 국

가 최대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정책을

수립하는데는 유효한 정보와 자료가 필요한데, 초기 이를 충족시킬만한 지

표가 없어 그에 대한 관심과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경제지표 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개발역사가 가장 오래

된 지표로서 주로 국민소득회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발전되었

다. 경제통계자료에 의해 구성된 경제지표는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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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우리 정부의 공사부문에 걸친 경기부양대책과 경제성장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지표의 대표적인 지표항

목인 GN P가 가진 신뢰성에 의혹을 품고 좀더 전문적인 분야개발과 세부지

표항목에 대한 지표개발에 관심이 일기 시작하였다.9)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면서 우리 나라 지표개발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먼저, 우리 나라의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하여 국

민소득이 높아져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지표개발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사회개발의 종국적인 목표가 인간생활의 질적 개

선과 복지의 향상에 있다면, 경제지표의 제약성은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정

책이 추진되던 1960년대를 통하여 사회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제고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

둘째,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지표인 사회지표는 위와 같은 지표의 흐름에

따라 1967년경부터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지표의 개발은 다른 분야의

지표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표Ⅲ-3> 참조). 이러한 경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각 분야의

전문성제고와 함께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셋째, 지표의 내용 및 항목별 변화추세가 지표개발 초기에는 주어진 대상

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지표항목들을 상호비교하고 평가하는 내용

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 지표항목별 내용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괄하고 주관적인 지표항목들을 담고 있는 추세이다.

9) 근대화과정을 거쳐 현대사회에 이르는 기간에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적인 전략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근대화 과정의 초기에 필요한 지표로 개발된 것이

경제성장론에 배경을 둔 경제지표이다. 그리고 초기의 경제지표에 부가하여 새

로운 지표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된 것이 인적자본지표(Human Capital Indicator)

다. 이어 인간의 기본생활요건의 충족에 우위를 둔 삶의 질(Qu ality of Life) 을

비교하려는 복지지표가 최근까지 중요 지표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엔 인

적자원개발에 바탕을 둔 인간개발지표(Hum an Development Indicator)가 대두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표개발은 지속적인 변천과정을 겪고 있으며 그 비

교수준도 단순지표비교에서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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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표에 대한 관심과 개발은 초기에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였으나

최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10)

이와 같이 국내의 지표개발 상황은 대체로 경제지표 개발이후 이를 중심

으로 개발된 한국의 사회지표 뿐만 아니라 기타 영역별 지표들이 꾸준히 개

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 각 영역별 지표의 개발과정

1) 한국의 사회지표

우리 나라에서 사회지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를 체계화시키고자 한

것은 1967년경으로 볼 수 있다. 그 당시 보건사회부는 1972년부터 시작되

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사회개발의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정책적

인 의도로 사회개발장기계획수립을 추진하였다. 당시 보사부 산하 사회보

장심의위원회 연구반이 주도하여 사회지표가 작성되었는데, 그 모형은 주로

UN RISD의 사회지표모형을 따르고 있다.11) 작성 결과는 사회개발 기본구

상: 제1집 (1968), 사회개발장기계획: 제2집 (1970), 사회개발장기계획: 제3

10) 대표적인 것으로는 서울시(1996)의 사회지표, 경상남도(1996)의 사회지표, 송파구

(1994)의 사회지표 등을 들 수 있다.

11) 우리 나라 사회지표 체계형성의 기본이 된 UNRISED(UN사회개발연구소)의 생활

수준지표(The Level Living Index)의 체계는 1954년에 생활수준 및 생활수준의 측

정에 관한 보고 에서 생활수준을 12개 분야의 구성요소로 제시하면서 체계화되었

다. 이 지표는 사회적 개발목표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작업을 전체 개발계획 속

에 통합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체계는 먼저, 인간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물리적 욕구 집단

과 기본적인 문화적 욕구 및 인간생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고차원적 욕구

로 구성집단을 분류하고 나서, 각 구성집단 내에 사회지표의 관심영역에 해당하

는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각 수준에 따라 7개의 구성요소에 인간의 기본적인 수요

를 내용으로 하는 각각 3개의 지표를 선정하고 있다(UNRISED,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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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973), 사회개발: 부문별사업전망 (1974) 등으로 출간되었다. 이 연구들

은 OECD의 사회적 관심접근방법에 따라 top -d ow n 방식으로 국가개발과

관계가 깊은 사회적 관심을 설정하고, 이들의 변수로 세부지표를 찾아낸 다

음, 마지막으로 지표의 값을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당시에 연구된 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다음의 <표Ⅲ-1>에서 보듯이 직업교

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력개발·교육인력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

한 항목의 설정은 상당히 거시적이지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관심의 시작이

다. 즉,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영역을 정하기보다는 국가 전체

적인 차원에서 사회개발의 필요항목으로 관심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이 영역

에서 더욱 세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큰 의의가 있다. 그러

나 지속적으로 개발된 보고서를 보면 사회부문에서는 항목이 늘어난 반면에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항목은 변화가 없어 당시의 사회환경에서 직업교육

훈련의 중요성이 타 부문에 비하여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현재 발간되고 있는 사회지표는 1975년 말부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

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의 지원을 받아 인구통계개

선: 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라는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

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에 사회개발계획부문의 효율적인 계

획수립을 위해서 작성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1978년 사회지표시안

으로 마련되었으며, 1979년부터 한국의 사회지표 라는 이름으로 매년 발표

되고 있다. 이런 사회지표의 개발과 함께 지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과 더

불어 새로운 영역이 세분화되어 미시적이고 관찰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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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 1>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사회개발영역의 추이

사회개발 기본구상
(제 1집 1968년)

사회개발
장기전망
(1969년)

사회개발
장기계획

(제2집 1970년)

사회개발
부문별 사업전망

(제3집 1974년)
1. 가치관

2. 도시화

3. 인구

4. 인력개발

5. 보건

6. 주택

7. 소득격차

8. 소비생활변동

9. 최저생활보장

1. 사회개발의

정신적 기반

2. 경제개발추진

1) 사회시설확충

2) 지역사회개발

3. 인력개발

1) 인구

2) 인력개발

4. 생활환경

1) 주택

2) 공중보건

3) 공해

4) 레크레이션

5. 국민생활보호

1) 소비생활보호

2) 처저생활보장

3) 사회복지

4) 사회보장

1. 정신기반확립

2. 인력개발

1) 인구

2) 인력

3. 생활환경

1) 주택

2) 공중보건

3) 공해

4) 레크레이션

5) 사회시설

6) 지역사회개발

4. 국민생활향상

1) 소비생활보장

2) 처저생활보호

3) 사회복지

4) 사회보장

1. 인구

2. 인력

3. 교육

4. 보건

5. 영양

6. 주택 및

생활환경

7. 사회보장

8. 사회복지

9. 지역사회개발

10. 기구집행

1. 인구

2. 교육인력

3. 보건

4 사회보장

5. 사회복지

6. 사회기풍정화

7. 주택 및

생활환경

8. 지역사회개발

9. 기구집행

자료 : 최천송(1977), 한국사회보장론.

한국의 사회지표 는 <표Ⅲ-2>와 같이 1. 인구 2. 소득·배경 3. 고용과

인력 4. 교육 5. 보건 6. 주택과 환경 7. 가족·사회보장·여가 8. 공안의 8

개 관심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다시 42개의 관심영역, 125개의 주요 사

회지표, 59개의 부차적 지표, 166개의 장래 개발지표 등 모두 350개의 지표

항목을 선정하여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 건의된 사회지표는 1978년 114개를 체계화하였고, 이후 1979년에

는 128개, 1980년에 15 1개, 1981년에 166개, 1982년에 177개, 1983년에 187

개, 1984년에 198개, 1985년에 208개, 1986년에 2 15개, 1987년에 224개, 1988

년에는 새로운 체계에 따라 243개, 1989년에 252개를 작성하고 있다. 1987

년에는 1978년의 지표체계화 이후 사회변동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사

회지표체계를 개선한 총 468개의 지표를 체계화하였다(경제기획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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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

<표Ⅲ- 2> 한국의 사회지표 의 부문구성

1978년 체계 1987년 개편안 1995년 개편안 1997년 체계

부문 항목수 부문 항목수 부문 항목수 부문 항목수
1. 인구

2. 소득·소비

3. 고용·인력

4. 교육

5. 보건

6. 주택·환경

7. 사회

8. 공안

24개

8개

18개

13개

15개

13개

24개

10개

1. 인구

2. 소득·소비

3. 고용·노사

4. 교육

5. 보건

6. 주택·환경

7. 사회

8. 문화·여가

(신설)

9. 공안

24개

15개

45개

28개

35개

42개

49개

26개

1. 인구

2. 가족(신설)

3. 소득·소비

4. 노동

5. 교육

6. 보건

7. 주거와 교통

8. 정보와 통신

(신설)

9. 환경(분리)

10. 복지(신설)

11. 문화와 여가

12. 안전

13. 정부와

사회참여

(신설)

44개

43개

4 1개

62개

43개

50개

5 1개

28개

3 1개

43개

34개

55개

28개

1. 인구

2. 가족(신설)

3. 소득·소비

4. 노동

5. 교육

6. 보건

7. 주거와 교통

8. 정보와 통신

(신설)

9. 환경(분리)

10. 복지(신설)

11. 문화와 여가

12. 안전

13. 정부와

사회참여

(신설)

18개

18개

18개

39개

37개

26개

23개

2 1개

15개

17개

29개

24개

11개

자료: 경제기획원·한국개발연구원(1978), 한국의 사회지표(해설편).

주학중 외(1987), 우리 나라의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Ⅰ): 총괄편.

통계청(1997), 한국의 사회지표.

위의 <표Ⅲ-2>는 우리 나라 사회지표의 부문구성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변동에 따른 사회구조의 복잡화와 각 영역의

분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표의 관심영역도 확대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경

향이 있다. 관심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분야로 고용 및 인력부문과 사

회부문을 들 수 있다. 먼저 <표Ⅲ-2>에서 보듯이 1978년에는 고용·인력부

문의 관심영역으로 고용구조·근로시간·안전보호·직업선택과 이동·근로

자 자기개발·비차별 대우·노사관계 등의 객관적인 경제적 여건에 관심을

보이다가 1987년에는 고용·노사부문으로 바뀌어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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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사회변동에 따른 지표개

발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8년에 체계화된 한국의 사회지표체계는 1987년

에, 1995년에 개편되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개편된 이유는, 먼저 1987년

에 개편된 지표체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 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의 급속한 변화로 사회지표체계의 개편

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기존 지표체계는 구체

적인 지표항목에 있어서 각 부문별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강동

식, 1991). 따라서 기존 지표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지표항목의 조정, 지표항

목 중 부분적인 성격을 띤 것의 개선이 요구되어 1995년에 두 번째 개편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체계변화인 1995년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아래, 한국

의 사회지표체계 개편연구로 9개 부문이 13개 부문으로 확대되고 총 526개

의 개별항목으로 확대되었다. <표Ⅲ-2>에서 나타나는 1995년의 체계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취약부문을 보완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간의 우리 경

제의 발전추세와 발전방향에 걸맞게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에 있어서도 이

러한 관심영역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면, 그동안 경제성장 제일주의 하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낮았던 관계로 극히 일부만 포함되어 왔거나 현

행 체계에서 제외된 정보·통신, 가족, 복지 등의 부문을 신설하고, 환경부

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부문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 부문에 대한 국민의 관

심이 증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활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

에서 새로이 개편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74-77). 첫 번째, 경제적

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사회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관심이 급속하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양적인 성장위주에서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개인생활, 가정생활, 정신문화, 교통·통신, 환

경, 사회적 안정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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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사회지표개발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점차 지역별 사회지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 이미 몇몇 지역에서 부문별 지역사회지표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상호비교 가능한 사회지표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준거의 틀이 될

수 있는 사회지표체계의 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이미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제사회질서의 개편에 따라 급속한

국제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소홀히 할 수 없어 국제

적인 추세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1994년의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로 인한 1995년의 WTO체제의 출범, 1996년 OECD의 가입 등 국제 환

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비교지표 체계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지표체계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다는 것이다. PC의 대중화, CATV와 같은 정보매체의 다양화와 초고속정보

망의 구축으로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 화상

회의 등 국민의 생활양식이 종래와는 판이하게 다른 급격한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의 변동상황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정보화

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의 필요성에 따른 개편의

요구이다.

2) 각 영역별 개별지표의 개발과정

우리의 사회지표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영역을 알아볼 수 있는 통합적인

형태로 구성되었으나, 설정된 각 관심영역은 너무나 범위가 넓고 각각의 세

부영역에서는 포괄하는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직접적으로 직업교육훈

련 지표개발에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각 부문별로 전문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추세이다.

이들의 지표개발 상황을 본 직업교육훈련 지표개발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

지표와 함께 각 개별지표를 살펴보았다. 검토할 주요지표는 한국의 교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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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여성사회지표, 한국의 청소년지표,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근로복지지표

등이다.

<표Ⅲ- 3> 최근 각 부문별 지표의 세부관심영역 체계

여성사회지표

(1996)

청소년

지표

(1997)

보건복지지표

(1996)

한국의

교육지표

(1997)

근로복지지표

(1998)

소비생활지표

(1997)

1. 인구

2. 가족

3. 보건

4. 교육 및 훈련

5. 경제활동 및

소득

6. 정치 및 사회

7. 참여

8. 복지

9. 안전

1. 인구

2. 가족

3. 교육

4. 건강

5. 문화

6. 복지

7. 비행

1. 인구·경제

2.. 의료 자원

3. 보건

4. 사회복지자원

5. 공공부조

6. 사회보험

7. 사회복지서비스

8. OECD 국가의

주요통계

1. 교육의 배경

2. 교육의 투입

3. 교육의 과정

4. 교육의 결과

1. 고용사정

2.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3. 임금 및

근로조건

4. 사생활

5.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1. 인구 및 가구

2. 취업과 고용

3. 소득과

소비지지출

4. 저축과 부채

5. 물가

6. 소비수준

7. 소비생활

8. 소비자보호

자료: 근로복지공단(1998), 근로복지지표의 분석평가와 정책과제(요약본).

김양희 외(1997), 여성사회지표개발,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소비생활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한국교육개발원(1997), 한국의 교육지표.

가) 여성사회지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986년, 1994년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를 발

간하였고, 1994년부터 매년 여성통계연보 를 발간해 왔다. 여성지표 및 통

계의 목표는 기존의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에 관한 전반

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여성과 관련된 기존의 통계 및 자료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보완하여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여성 관련 정책

및 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한국여성

개발원, 1995). 이 자료집들은 여성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나 정책담당

자들이 많이 활용하였지만, 여성사회지표 개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불

- 36 -



충분한 가운데 발간되어 많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위의 <표Ⅲ-3>에서 밝힌 여성사회지표 의 체계는 1996년의 체계를 제시

한 것이다. 이 표를 중심으로, 1996년의 여성사회지표 중에서 직업교육훈련

과 관련된 부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 및 훈련의 관심영역으로 3개의

관심영역, 9개의 세부관심영역과 총 59개의 개별지표를 개발하였다. 교육기

회는 교육수준·학교교육기회·사회교육기회·직업훈련형태 등으로, 교육여

건 및 자원은 인력자원·교육과정·교육재원 등으로, 교육의 결과는 교육의

효과·인력양성 등으로 세부관심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및 소득의 관심영역으로 7개의 관심영역, 14개의 세부

관심영역과 총 65개의 개별지표를 개발하였다. 인력현황에서 경제활동참가

규모·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여성취업현황에서 여성경제활동 특성을, 근로

조건에서 근로시간·임금 등으로, 고용안정에서 취업경로·노동이동·근속

연수 등으로, 노사관계에서 노조참여·취업에 대한 태도 등으로, 소득과 재

산에서 소득수준·재산권 등으로 세부관심영역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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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 4> 1997년 여성통계연보 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교육 교육기회 교육수준 국민 평균교육년수 , 국민의 학력분포 ,

자녀기대 교육수준 , 6세이상 인구의 교육정도

별 분포 , 자녀교육의 목적
학교교육기회 유치원수 , 원아수 및 취원율 , 취학률과 진학

률 , 남녀공학학교와 분리학교수 , 고등학생수 ,

전문대학생수 , 대학생 분포 , 대학원생 분포 ,

학위취득자수 및 인구 만명당 학위취득자
사회교육기회 준학교수와 여학생비율 , 방송통신대학 및 개

방대학 여학생비율 , 사설학원수 , 강사수 및 수

강인원
직업훈련 직업훈련원생 분포 , 국가기술 자격등록자수

교육여건 인력자원 교원수
교육의 결과 인력양성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 , 초급·전문대학 졸

업자의 취업률 ,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
경제활동 인력현황 경제활동참가규모 및

특성

경제활동인구 , 기혼여성 유업인구 ,

유업모의 18세미만 아동 분포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여성취업현황 취업구조 산업별 취업자 분포 , 직업별 취업자 분포

농가·비농가

취업구조

농가·비농가 취업구조 , 농가·비농가 여성의

취업구조
취업특성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 피고용률 추이

근로조건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시간수 , 근로일수 , 일평균 근로시

간수
임금 월평균 임금 및 여성임금비 , 초임수준 비교 ,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고용안정 취업경로 구직배율 , 구인배율 및 취업알선 비율

노동이동 입직률과 이직률
노사관계 노조참여 노동조합조직률 , 조합원수 및 위원장
취업에 대한

태도

취업에 대한 태도 여성취업자의 사유 ,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근로조건 만족도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자료: 한국여성개발원(1997), 1997년 여성통계연보.

1997년의 지표에서는 1996년의 지표를 수정하였는데, 직업교육훈련과 관

련해서는 교육부문과 경제활동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부문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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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회·교육여건·교육의 결과 등을 관심영역으로, 경제활동부문은 인력현

황·여성취업현황·근로조건·고용안정·노사관계·취업에 대한 태도 등을

관심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12) 여성관련 지표개발이 시작된 1989년부터

1996년·1997년의 여성사회지표는 다른 부문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부문

에서도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관심영역의 확대

에 따른 영역 수의 증가이다. 또 다른 변화는 주관적 지표의 제시로 여성

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관심을 보인 점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여성의 지위향상이 주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여성관련 지표체계의 주요 특징은, 첫째, 주관적 지표를 강화하였

고, 둘째, 세계화시대에 맞게 국제지표를 강화한 점, 셋째, 남북한 여성비교

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신설한 점, 넷째, 부문별로 여성의 지위를 가장 잘 나

타내 줄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제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지표

개발 과정은 지표개발의 10가지 기본방향을 수립 한 후 부문 설정, 관심영

역과 세부관심영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또한 부문별로 구체적

인 개별지표를 설정할 때는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나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

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배경지표, 여성 삶의 특수성을 나타내기 위한 지

표, 그리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들을 선정하고자 하

였다(김양희·윤혜미, 1996: 198-199).

그러므로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개발에서도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역할의 중요성 및 여성복지적 차원에서 이들의 현황을 지표개발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12) 이 지표는 과거보다 체계적인 면에서는 많이 세련되었지만, 교육부문에서 직업교

육과 관련된 지표의 구체적인 개별항목간 체계적 엄밀함은 다소 떨어진다. 반면

에 경제부문에서는 직업훈련에 관한 항목으로 노동과 연관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 지표개발에서 여성과 관련된 항목설정에 참고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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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청소년지표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 관련 정보는 그 중요성과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지표는 청소년의 생활환경의 실태와 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종통계와 조사결과 등 1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지표 개발사업은 1993년 청소년지표체계를 구성하여, 이를 토대로

1993년과 1994년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 보

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994년 8개의 영역에 200개에 달하던 지표

항목이 7개 영역의 150개 항목으로 압축하여 정리되었다. 이전의 단순수치

중심의 원자료를 그대로 수록하였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의 분석 가

공을 통해 지표화하여 간결한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해당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시계열적인 변화양상의 파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제비교 자료를 추가하였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아래 <표Ⅲ-5>는 한국청소년지표의 체계 중에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청소년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관심영역은 교육

부문인데, 세부관심영역으로 교육기회, 교육여건, 교육효과, 교육비 등이 제

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들의 직업교육훈련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졸업생의 취업률만 간략히 언급하였을

뿐 청소년들의 시급한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더 중

요한 청소년의 진로문제는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

발하고자하는 직업교육훈련지표에서는 특별히 청소년에 관련한 지표항목의

개발과 수록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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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 5> 한국의 청소년 지표 중 교육 부문의 지표 항목

관심영역 지표항목

교육기회

만명당 학생인구비율 , 취학률 , 취학률 : 국제비교 , 졸업생의 진학률 ,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 국제비교 : 고등교육자 수 ,
국민의 학력구성비 : 성별 , 국민 평균교육연수 : 연령층별

교육여건

교사 1인당 학생수 , 국제비교 : 교사 1인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 ,

학교당 학급(과)수 , 학교당 학생수 , 학교도서관 (실): 좌석당 학생수 ,

학교도서관(실): 학생 1인당 장서수 , 교육용 PC 보급률 : 학생 천명당 ,

학생 1인당 건물면적 , 학생 1인당 체육장면적

교육효과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 졸업생의 취업률

교육비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 국제비교 : GNP 대비 공공교육비

자료: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다)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현재 우리 나라의 보건복지에 관한 정보는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지

만, 대부분 특정영역에 대한 전문통계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통계연보만이 종합적인 통계집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보는

국가기본통계집이라는 특성 때문에 기초통계만을 수록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수립 및 심층연구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

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41 -



<표Ⅲ- 6>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중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관심영역 지 표

인구·경제

GNP, GDP 및 1인당 GNP, 지역내 총생산 및 생산구조 ,

명목·실질임금 , 임금수준 , 교육정도별 임금수준 , 임금수준 : 연령계층별 ,
성별 임금 , 근속연수 , 근로시간 격차 및 이직비율 ,

월소득 계층별 가구 분포 , 농가의 월평균 소득 및 소비지출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 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취업률 , 실업률

취업자 구성비 : 직업별 , 취업자 비율 : 혼인상태별 ,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비율 ,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비율 : 산업별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원천별 구성 , 장기근속자 비율

이직률 , 실업률 : 교육정도 , 성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각 기관에서 발간하고 있는 1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종합적인 통계집을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인구·경제분야

57종, 의료자원 27종, 보건 65종, 사회복지자원 11종, 공공부조 14종, 사회보

험 30종, 사회복지서비스 22종, OECD국가의 주요통계 37종 등 총 263종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의 나열은 엄밀한 의미에서 특정분야의 지표라고 보기

에는 체계와 분류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통계집은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전단계의 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하튼 이 지표에서 직업교

육훈련과 관련된 항목은 한국의 보건복지지표(1996) 의 <표1-48>부터 <표

1-57>까지의 지표이다. 이를 나열하면,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 경제활

동참가율, 취업률, 실업률)·취업자 구성비(직업별)·취업자 비율(혼인상태

별)·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비율·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비율(산업별)·도

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원천별 구성·장기근속자 비율·이직률·실업

률(교육정도별, 성별) 등이다.

이상의 검토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사회변화와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 수준의 증가 등에 맞는 복지지표의 수준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복지 수준은 객관적인 수치도 필요하지만 주관적인 지표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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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항

목들이 부족하여 시급히 보완될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다.

라) 한국의 교육지표

한국교육개발원은 1984년부터 한국의 교육지표 를 발간하고 있다. 이 지

표는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 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 교육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발간되어 왔다.13) 이 자료는 그 동안 몇 차례의

개편작업을 거쳐 1995년판부터는 교육의 핵심적 지표만을 중심으로 발간하

고 있다. 또 지표별로 상세한 정의 및 산식, 경향 및 현황, 국제비교자료

등을 통합하여 보고하는 체계로 진일보된 내용으로 개편되었다. 1996년판

에서는 5년 주기 정보로만 한정되었던 자료를 매년 나오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발간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제반 지표를 생성하는 원자료까지 제공

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한국의 교육지표체계는 아래 <표Ⅲ-7>와 같다. 주요 내용과 서술방식은

교육의 배경, 교육의 투입, 교육의 과정, 교육의 결과 등 4개의 관심영역으

로 구분하고, 체계론적 접근(systems approach) 방식을 변형하여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지표영역은 교육배경으로 인구구조·사회경제적 배경·교육에 대

한 국민의식 등을, 교육의 투입으로 교육의 기회·교원·교육비·교육시설

및 환경 등, 교육의 과정으로 교육과정편제·교육과정운영·교육행정 등, 교

육의 결과는 인지적 성취·정의적 성취·신체적 성취·졸업/학교성취·취업

및 소득 등이다.

이상의 교육지표는 다른 지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

고 있으며, 객관적인 수치의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표항목이 일반교육 부문에 집중되어 있

어서 직업교육부문의 정보는 미흡하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개발에

13) 교육지표는 교육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서 넓은 의미로 보면

각종 교육조사를 통해 얻어진 교육통계를 비롯한 각종 교육정보화를 근거로 필요

한 수치를 재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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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직업교육분야의 정보와 자료를 심층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지표

개발의 방식에서는 체계론적 접근방식을 활용하되, 구성에 있어서는 좀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표Ⅲ- 7> 한국의 교육 지표 의 항목

관심영역 지표영역 지 표 항 목

교육의 배경

인구구조 국민의 학력 구성비 ,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 , 학령 인구수

사회경제적

배경

주요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액 , 산업구조 (GNP 구성비),

직종별 인력부족률 , 실업률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자녀 교육의 목적 , 학교교육의 당면 문제 ,
가구주의 자녀교육 기대수준

교육의 투입

교육의 기회 학교급별 취학률 , 학교급별 진학률 , 학교급별 학생수

교원
학교급별 교원수 , 교원 확보율 , 교원 1인당 학생수 , 초중등 교

원임금의 국제비교 ,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 , 교원의 이직률

교육비

GDP 대 공교육비 규모 , 공교육비의 재원별 구성비 , 학생 1인
당 공교육비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연평균 가계지출 중 교육

비 , 지방교육재정의 재원구성 , 학생당 연간 납입금액 , 공교육비

지출의 기능별 구성비 , 장학금 수혜자 비율

교육시설 및

환경

학교급별 학교수 ,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부제 이상 수업학

교수 및 학급수 , 학교당 , 학생당 장서수 , 초등학교 노후시설수 ,

컴퓨터 1대당 학생수

교육의 과정

교육과정편제 연간 법정 수업시간수 , 주당 수업시간수 , 이수 과목수

교육과정운영 학교급별 교과서 종류수

교육행정 사무원 1인당 학생수 , 사무원 1인당 교원수

교육의 결과

인지적 성취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정의적 성취 학생 비행 구성률 , 학생의 비행 동기 유형

신체적 성취 평균신장 , 평균체중

졸업/학교성취 졸업률 , 탈락률 , 인구 10,000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

취업 및 소득 교육정도별 임금수준 , 학력별 취업률

자료: 한국교육개발원(1997), 한국의 교육지표.

마)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

우리의 소비생활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생활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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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소비생활지표는 국민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성

향·의식을 파악 측정하고, 그 변화를 추적함과 아울러 이를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동시에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척도라 할 수 있다(윤종

주·송보경, 1990).

199 1년에 발간된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는 우리 나라의 소비생활을 파악

하는 최초의 지표체계이다. 이 지표는 소비자문제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통계와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조사 등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생산한 자료

를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사회지표가 국민생활의 전반을 정리한 거시적인

척도라면 소비생활지표는 국민의 소비생활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인 척도라

할 수 있다.

초기의 소비생활지표는 부문-영역-하위관심영역-지표로 이어지는 4단계 구

조로 되었으며, 1994년의 지표는 그 체계를 개선하여 소비의 규모와 구조·

소비생활 수준·소비행태·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소비생활의 경제사회

적 기반 등 5개 영역으로 소비생활지표를 체계화하고 186개의 지표를 새로

이 선정하여 이 중 143개의 지표를 계수화하였다. 1997년에 발간된 지표는

정보화 및 소비행태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하였고, 그 체계는 1994년에 개편

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비생활지표 중에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부문은 소비생활

수준 영역과 소비생활의 사회경제적 기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생

활수준 영역은 보건·교육·여가·교통통신 생활수준을 세부관심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지표는 직업교육훈련의 환경 영역으로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생활의 사회경제적 기반 영역은 취업과 고용·소

득분배 등을 세부관심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영역은 직업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이 세부관심영역으로 제시된 것은 직업과

관련한 항목들이 소비생활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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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 8>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중 교육 및 취업·고용 관련 지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지 표

소비생활

수준

보건·교육·여가·교통통신

생활수준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규모

사교육형태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규모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규모

소비생활의

사회경제적

기반

취업과 고용 , 소득분배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취업구조 : 산업 , 성 , 직업 , 연령 , 종사상 지위별

주당평균근로시간

임금수준 : 산업 , 직종 , 성·연령·학력별

소득분포와 소득집중도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1994),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

바) 근로복지지표

근로복지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

으며,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근로자보호라는 개념과 상통한다. 이러한 근로

복지는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따른 불균형적인 성장배경에

의해서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욕구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근로복지의 향상

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식의 확산과 중요성의 대두는 근로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정리와 정보의 수집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 우리 나라는 근로복지를 bottom -u p방식 으로 이미 조사·발표된 기

존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하여 지표를 만들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기

존의 근로복지지표가 근로자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배제한 객관적인 지

표가 주를 이루어 실질적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파악·분석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고 보고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였다(근로복지공단, 1997).

근로복지공단의 연구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사용하여 근

로복지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객관적인 지표는 정부와 연구

기관에서 발간되는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시계열적인 방식으로 작성하였

다. 구성 영역은 고용사정·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임금 및 근로조

건·사생활 등 네 가지다. 종합평가부문에서는 근로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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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으로 근로복지수준을 평가하되 객관적인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

였다. 이러한 분석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인식만을 조사했을 경우 놓치기

쉬운 객관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객관적 지표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근로

복지의 질적인 측면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은 근로복지지표는 직업교육훈련 지표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우선

직업교육훈련 지표개발에서 주관적인 영역을 고려하도록 한 점이다. 앞에

서 살펴본 대부분의 지표는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부분에 치중하여 포괄적인

지표를 구성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세부 관심사항과

세부 측정항목과 관련된 점이다. 아래 <표Ⅲ-9>에서 보듯이 고용사정 의

주요 관심사항에서 세부 관심사항으로 교육훈련·취업기회·고용안정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들 사항은 바로 직업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

제라고 볼 수 있다.

<표Ⅲ- 9> 근로복지지표 중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부문

주요 관심사항 세부 관심사항 세부 측정항목

교육훈련

국민의 평균교육연수

교육기회의 충족도

학생수에 대한 교원수비율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

고용사정

취업기회

비농가실업률

취업알선비율

장기실업자비율

고용안정

상시고용률

경영상 이유의 해직자율

평균근속년수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비중

자료: 근로복지공단(1997), 근로복지지표의 분석평가와 정책과제(요약본).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개발에 있어 근로복지지표에서 관심있게 보아

야 할 것은 주관적 영역과 객관적 영역의 균형에 대한 의도적인 배려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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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부분에서 근로복지지표를 근거로 하여 향후 근로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 점이라 할 수 있다.

2.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국제동향

가. 국제지표 개발의 흐름

국제지표는 1960년대에 들어서 사회지표의 필요성과 의의가 강조되기 시

작하면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론 1970년대부터 각국에서 본격적

이고 구체적인 국제사회지표가 개발되었고, 1980년대에는 사회지표체계 내

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영역에 대한 분야별 지표의 생산이 시도되어 전문화

세분화된 특수지표의 개발이 시도되었다.14) 그 대표적인 결과가 1978년

OECD의 도시환경지표, 1979년 UNESCO의 문화통계지표이다. 또한 OECD,

UN 등의 대표적인 지표체계는 아래 <표Ⅲ-10>에 나와 있는데, 이 표에서는

관심영역만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사회지표 개발의 배경은 20세기 후반 사회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계량적 접근방법의 도입, 전문가와 지식인이 정치와 행정분야로의

진출로 인한 학문적 접근의 확산, 정치와 경제에서 합리적 의사결정모형의

도입 및 확산으로 인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처리의 필요성, 사회과학 분야

에서 지속적인 통계영역의 개발과 확충을 들 수 있다.

14) 이는 각국의 사회지표체계를 포괄하는 틀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는 각국의 지표체계가 사회의 관심영역과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그 관심영역과 여건도 변화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및 사회 발전단계에 적합한 지표체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은 정확한 틀이 없는 가운데 대표적인 체계 유형만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별국가는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사회지표체계를 받아들여 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현황과 가용자료의 수준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회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 48 -



<표Ⅲ- 10> 사회지표체계의 국제비교

OEC D UN ILO

사회복지지표

(1969)
사회지표

(1982)

UNESCO
통계연감

(1997)

S S DS체계

(1975)

세계노동보고

(1992)
노동통계연감

(1997)

1. 건강

2. 학습을 통한

인간발달

3. 건강과 근로

생활의 질

4. 시간과 여가

5. 개인의

경제상태

6. 물리적환경

7. 개인의

안전과 법집행

8. 사회적

기회와 복지

참여

1. 건강

2 . 교육과 학습

3 . 고용 및 근로

생활의 질

4 . 시간과 여가

5 .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6 . 물적 환경

7 . 사회적 환경

8 . 개인의 안전

1. 일반사항

2 . 교육

3 . 국가별 교육

4 . 공교육비

5 . 과학·기술

6 . 문화 및 언론

7 . 출판물

8 . 영화

9 . 방송

10 . 문화유산

1. 인구의 규모·

구조·출생·

사망·이동

2 .. 가족형성·가족

·가구

3 . 사회적 계층과

이동

4 . 소득분포·소비

·자산형성

5 . 주거

6 . 시간배분·여가

7 .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8 . 교육

9 . 경제활동·

고용서비스

10 . 보건·

의료서비스

11. 질서·공안·

범죄

1. ILO 노동협약

2 . 노동력과

고용추이 및

임금

3 . 실업구조

4 . 임금 , 시간당

노동비용 및

근로시간

5 . 파업 및

산업재해

6 . 사회보장

1. 경제활동인구

2 . 고용

3 . 실업

4 . 노동시간

5 . 임금

6 . 노동비용

7 . 소비자가격

8 . 산업재해

9 . 노동쟁의 및

공장폐쇄

자료: OECD(1976), Mesuring Social Well-Being.
OECD(1982), The OECD Lis t of Social Indicators .
UNESCO(1975), Toward a System of Soical and Dem ographic S tatis tics .
UNESCO(1997), '97 S tatistical Yearbook .
ILO(1992), World Labour Report.
ILO(1997), Yearbook of Labour S tatis tics.

나 . 직업교육훈련 관련 국제지표

1) OECD 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가) O ECD 의 사회복지 지표

1960∼70년대 OECD의 관심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의 사회적 분배였다.

이에 OECD 사회지표의 목표는 회원국간의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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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고, 이를 위해 1973년 OECD제국의 공통적인 사회적 관심영역 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의 결실이 1976년 사회복지의 측정 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Ⅲ-11>과 같다.

1976년 사회복지지표의 기본적·공통적인 관심영역은 욕망 및 복지에 기

본적이며 직접적인 중요성을 갖는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사로 설

정했다. 즉 건강, 학습을 통한 인간발달, 건강과 근로생활의 질 및 사회적

기회와 참여의 9개 목표영역(goal areas)과 기본적 공통적인 23개의 사회적

관심사(social con cern s), 39개의 하위관심사(su b-con cern s) 및 지표로 구성된

주관적 속성을 지닌 지표체계이다.

<표Ⅲ- 11> OEC D 사회복지지표 체계 중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체계

목표항목
(Goa l a re a )

사회적 관심영역
(S o c ia l c o nc e rns )

하위관심사
(S ub- c o nce rns ) 중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항목
2. 학습을 통한

인간발달

1. 개인발달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식·기술

·가치의 습득

2. 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한 제도화된 기회

3. 학습을 통한 개인발달과정에서의 만족도

4. 복지에 기여하는 문화유산의 유지·발전

3. 고용과

근로생활의

질

1. 취업기회

2. 노동생활의 질

3. 근로생활에 대한 만족도

노동조건

임금과 부대수입

근로시간과 유급 휴가

임금과 부대수입

근로시간과 유급휴가

근로시간의 인간관계와 참여
4. 시간과 여가 1. 효율적인 여가이용도 개인발달 및 사회참여를 위한

시간외 할애 가능성

자료: OECD(1976), Measuring S ocial Well- Being.

개편된 1982년의 OECD 사회지표체계는 <표Ⅲ-12>에 나와 있는데, 이를

<표Ⅲ-11>과 비교해 보면,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건강, 교육과 학습, 고용 및 근로생활의 질, 시간과 여가, 재화

와 서비스의 지배력, 물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의 안전 등 8개 관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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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5개 관심영역 및 33개의 지표로 주관적 지표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표Ⅲ- 12> OECD의 사회지표(1982) 중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체계

관심분야 영역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항목

2. 교육과 학습
교육시설의 활용 정규교육 , 성인교육

학습 문맹율

3. 고용 및 근로생활의 질
가용노동력

실업률 ,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 ,

실망노동자

근로생활의 질 평균근로시간 , 수입의 분포

4. 시간과 여가 시간활용 주당 평균자유시간

자료: OECD(1982), The OECD List of S ocial Indicators .

다음으로 OECD에서 나온 사회복지지표와 사회지표의 직업교육훈련과 관

련된 교육, 노동 분야의 항목들을 살펴보자. OECD의 1976년 사회복지지표

의 교육부문 관심영역은 목표영역이 학습을 통한 인간발달이고, 사회적 관

심영역은 개인발달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식·기술·가치의 습득, 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한 제도화된 기회, 학습을 통한 개인발달과정에서의 만족도,

복지에 기여하는 문화유산의 유지·발전이고, 구체적인 지표는 지식·기

술·가치와 관련된 학습의 습득구성비, 정규교육습득자의 평균 수학년수, 비

정규적 교육과정습득자의 전체인구 구성비, 교육시설로부터 적절한 거리내

에 있는 인구비율, 장학금 및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비 등이다.

노동부문의 목표영역은 고용과 근로생활의 질이고, 사회적 관심영역은

취업기회, 근로생활의 질, 근로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구체적인 노동지표는

평균 취업인구와 평균 미취업인구, 비상근직에 대한 평균구직자수, 산재사

망율, 산재불구율, 산재단기불활동률, 근로자의 주당임금 분포, 주당 평균근

로시간, 1일 평균 통근소요시간, 1인당 연평균 유급휴가일수 등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982년 사회지표의 교육부문 관심영역은 교육과 학습이고, 하위영

역은 교육시설의 활용 및 학습이며, 구체적인 지표는 정규교육, 성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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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맹률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노동부문의 관심영역은 고용 및 근로생활의

질이고, 하위영역은 가용노동력, 근로생활의 질이며, 구체적인 지표는 실업

률,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 실망노동자, 평균근로시간, 유급연가 등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직업교육훈련관련지표는 정규교육, 성인

교육, 실업률, 실망노동자 등이다(<표Ⅲ-12>).

나) O ECD 의 교육지표 (EA G )

OECD의 교육지표(Edu cation at a glance)체계는 교육의 인구, 사회, 경제

적 맥락, 교육에 투자된 재정자원 및 인적자원, 학습환경과 학교조직, 교육

이 사회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결과, 학생성취, 교육기관 졸업생의 결과의 7

개 관심영역에 청소년인구의 상대적 크기, 성인인구의 교육성취도, 공교육비

지출 등 4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OECD의 교육지표 중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지표항목은 <표Ⅲ-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인구의 상대적 크기, 고용 및 실업의 기대연수, 학력

별 노동참여, 고용, 실업, 학력별 실업률, 학력별 졸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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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 13> O ECD 교육지표(1997) 체계와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관심영역 교육지표항목 관련지표

1. 교육의 인구 ,
사회 , 경제적
맥락

청소년인구의 상대적 크기 0
성인인구의 학력 0

고용 , 퇴직 및 실업의 기대년수 0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교육비 지출 0

공교육비 지출 0
가계의 공공 보조금 지급

2. 교육에 투자된
재정자원 및
인적자원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0
지출성질별 교육비
정부수준별 공공재원
교육부문에 고용된 교직원 0
학생 대 교직원 비율 0
학교교육에의 참여 0

3. 교육에의 접근,
참여 , 발달

아동의 참여
의무교육종료와 그 이후의 교육참여 0
대학수준의 고등교육 입학률 0
고등교육에의 참여 0
고등교육부문의 외국인 학생
성인노동인력을 위한 직업관련 계속교육·훈련 0

4. 학습환경과
학교조직

공립 초등 및 중등학교 교원의 법정 급여
연령 및 성별 수업경험에 관한 8학년 수학교사의 보고
공식수업 외의 다양한 활동에 관한 8학년 수학교사의 보고

수학수업의 평균 학생수에 관한 4학년 및 8학년 수학교사의 보고

수학수업의 학습반 조직에 관한 8학년 수학교사의 보고
초등학교의 학급크기 및 교사대 학생 비율
수학교과선택 8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시간수
학력별 노동 참여 0

5. 교육이 사회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결과

고용 , 실업 , 그리고 교육 0
젊은 층의 실업 및 교육 0
교육 및 소득 0
학력별 내부수익률 0
학력별 실업률 0

6. 학생 성취

4학년 학생의 수학 및 과학 성취
4학년 학생의 수학 및 과학 성취의 편차
4학년 및 8학년의 수학 및 과학 성취의 성별 편차
4학년 및 8학년의 수학 및 과학 편차
8학년의 사회적 배경과 학생성취
4학년 및 8학년 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

7. 교육기관
졸업생의 결과

후기중등교육의 졸업자 0
고등교육 수준의 졸업자 0
전공별 대학·전문대 졸업자 구성 0
노동인구대비 과학관련분야 졸업자 0

자료: OECD(1997), Education at a Gl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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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ESCO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UN ESCO 통계연감은 일반사항, 교육, 국가별 교육, 공교육비, 과학·기술,

문화 및 언론, 출판물, 영화, 방송 문화유산 등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 중에서 직업교육훈련 관련지표는 주로 교육, 국가별 교육, 공교육비,

과학·기술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래 <표Ⅲ-14>에서 보는 것처럼

인구, 청소년 인구(24세 이하 인구), 학교급별 입학자·입학률·교사, GN P대

비 공교육비, 교육제도, ISCED (Intern ation al Stan d ard Classification of

Ed u cation)기준에 의한 분야별 학생수 및 종업자, 직업교육훈련교사 등이다.

<표Ⅲ- 14> UNESCO 통계연감(1997)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구분 항목 직업교육훈련관련지표

1. 일반사항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15세 이상인구의 문맹률
연령별 졸업자 분포

0
0
0

2. 교육

24세 이하 인구의 추정
15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
학교급별 입학자 및 연평균증가율
학교급별 입학자 분포
학교급별 교사 및 연평균증가율
학교급별 교사 분포
1980년 기준 학교급별 입학률
중등교육 : 학교형태별 교사 및 학생 분포
학교급별 입학비율
지역별 GNP 대비 공교육비

0
0
0
0
0
0

0
0
0

3. 국가별
교육

교육구조
및 입학률

국가별 교육제도
학교급별 입학비율

0
0

중등교육 학생 , 일반 교사 및 직업교육훈련교사
일반교육의 학년별 분포

0
0

고등교육

인구 10만명당 학생수
학교형태별 학생 , 교수
ISCED기준에 의한 분야별 학생수
ISCED기준에 의한 분야별 졸업자
외국인 입학생수
50개국의 국적별 외국인 학생

0
0
0

4. 공교육비

공교육비 및 GNP비중
학교급별 공교육비 경상지출비율
목적별 공교육비 경상지출비율
학교급별 목적별 공교육비 경상지출비

0
0
0
0

5. 과학·기술
R&D지수 0
연구분야별 연구개발비 0

자료: UNESCO(1997), Statistical Year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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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LO의 직업교육훈련 관련지표

ILO의 세계노동보고(W orld Labour Report, 1992)의 지표목록의 특징은 ILO

협약 중 중요항목의 준수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지표

는 ILO 노동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차별, 아동노동), 노동력과 고용추

이 및 임금, 실업구조, 임금·시간당 노동비용·근로시간, 파업·산업재해,

사회보장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Ⅲ-15>).

<표Ⅲ- 15> ILO 세계노동보고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관심영역 지표항목 직업교육훈련관련지표

2. 노동력과 고용추이 및 임금

1. 인구증가율
2. 경제활동인구증가율
3. 제조업취업증가율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 산업별 취업률
6. 취업자의 임금
7. 여성임금의 비중

0
0
0
0
0
0
0

3. 실업구조
1. 실업률
2. 성별 청소년 성인의 실업률
3. 학력별 실업률

0
0
0

4. 임금 , 시간당 노동비용 및
근로시간

1. 최저임금
2. 제조업 임금
3. 제조업시간당노동비용
4. 정규근로시간(주당 , 연간 , 공휴 , 휴가)

0
0
0
0

자료: ILO(1992), World Labour Report.

각 부문별 노동지표 중 직업교육훈련 관련 세부지표항목은 다음과 같다.

노동력과 고용추이 및 임금은 인구증가율, 경제활동인구증가율, 제조업취업

자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산업별 취업률, 임금(농업/ 전산업 비율, 비농/ 전

산업 비율), 그리고 여성임금/ 비농전체임금으로, 실업구조는 실업률, 청소

년·성인의 성별 실업률, 학력별 실업률, 임금·시간당 노동비용·근로시간

은 최저임금, 제조업임금, 제조업 시간당 노동비용, 노동시간(주당, 연간, 공

휴, 휴가)등으로 포함된다. 한편 사회보장부문은 정부보조금비율, GN P대비

사회보장금의 비율, 수혜자 1인당 노령연금액 등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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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개별지표중 직업교육훈련지표와 관련 있는 것은 노동력과 고용추이

및 임금부문, 실업구조의 대다수와 임금, 노동시간 등이다(<표Ⅲ-15>).

<표Ⅲ- 16> ILO의 노동통계연감(1997)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관심영역 노동지표 직업교육훈련관련지표

1. 경제활동인구

2. 고용

3. 실업

4. 노동시간

5. 임금

6. 노동비용

1- 1.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1- 2. 연령별·학력별 경제활동인구
2- 1. 고용일반
2- 2. 취업자
2- 3. 직업별취업자

2- 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 5. 피고용자
2- 6. 제조업 피고용자
3- 1. 실업일반
3- 2. 연령별 실업자
3- 3. 학력별 실업자
3- 4. 실업자수
3- 5. 직업별 실업자
4- 1. 노동시간
4- 2. 제조업노동시간
5- 1. 임금
5- 2. 제조업 임금
6- 1. 노동비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ILO(1997), Yearbook of Labour S tatistics.

그리고 ILO 노동통계연감(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7)의 노동지표는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노동시간, 임금, 노동비용을

포함하여 9개 관심영역에 31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Ⅲ-16>). 그

중에서 직업교육훈련관련지표는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임금 등을 들 수

있다.

4) 미국의 사회지표

미국은 1969년 사회보고서(Social Report) 를 통해 최초의 사회지표를 발

표했다. 1973년 이후 3년마다 상무성 및 센서스국에서 작성하는 사회지표

가 있으나 1980년을 끝으로 국가수준의 사회지표발행은 중단되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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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표의 특징은 관심영역의 포괄성과 주관적 지표의 통합으로 미국사회

의 현 상태와 장래의 변화의 성격을 알려줄 수 있는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1979년의 사회지표에서부터 직업교육과 훈련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들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 및 가족, 건강과 영양, 주거와 환

경, 교통, 공안, 교육과 훈련, 사회참여, 문화·여가·시간이용, 노동, 사회보

장과 복지, 소득과 생산성 등 11개 부문의 관심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 지표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에 관한 관심영역은 공적인

인식, 자원투자, 등록과 교육적 성과 등 4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은 공적인 인식, 노동자원들, 취업과 실업, 근로조건과 질, 국제

비교 등 6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의 교육체계와 직업교육훈련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는 미국 교육통계센타(N CES : N ation al Center for Edu cation Statistics)의

자료인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1997)의 구성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 학교급별 개황, 2장 초·중등교육, 3장 중등 이후 교육, 4장 연방

정부의 교육 및 관련활동, 5장 교육의 결과, 6장 교육의 국제비교, 7장 도서

자원과 기술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교육지표는 학교급별 개황의 교육기관의

학생수, 교사 및 교육기관수와 25세 이상과 25-29세 인구의 교육년수, 재정

의 GDP대비 교육기관의 총지출, 중등학교의 학생 및 학교수, 교사·기타 교

직원수 및 학생비율, 교사학생비율, 학생의 수학능력 등의 교육성취도, 10학

년 12학년생의 30세 때의 희망직업, 고3의 진학 희망률, 중등후교육의 고등

교육기관의 교원수 학생수 학위자수, 고등교육기관의 학위취득자수, 17세 이

상의 성인교육 참여 등이다. 4장의 연방정부의 교육 및 관련활동에서 연방

정부의 교육비 지출, 5장 교육의 결과에서 16세 이상의 연령별 성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2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 실업률, 25세 이상 근로자의 연

평균 수입 등이고, 6장 도서자원 및 정보화 시설에서 컴퓨터 사용 실태 등

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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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겠다.

5) 일본의 사회지표체계

일본도 역시 1960년대 초부터 생활수준의 측정 및 지표작성에 대한 시도

가 있었으나 보다 본격적인 사회지표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에 들

어서였다. 경제발전과 생활수준-비화폐적 지표에 의한 국민생활 계량화의

시도 에서 생활수준지표의 체계화가 시도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74

년 사회지표잠정시안결과 에서 체계화한 사회지표는 OECD의 체계를 따르

고 있으며, 10개의 목표영역에 27개의 기본적 관심사를 설정하고 있다. 여

기에 다시 77개의 사회적 관심사(social concern s)와 이를 세분화한 하위의

사회적 관심사로 구성되어 있다.15)

최근의 지표체계인 신국민생활지표(Peop le' s Life In d icators: PLI) 체계에

서는 교육과 훈련을 특히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을 영

역별로 보면, 교육활동영역은 자녀를 위한 육아·교육 지출, 교육시설, 진학

비율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활동영역은 성인을 위한 대학, 평생교

육시설, 문화적 시설, 학습시간 등이고, 노동활동영역은 임금, 노동시간, 취

업기회, 노동환경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PLI체계의 4가지 생활평가축 중 노동부문 개별지표는 안전·안심평가축,

15) 한편 일본의 사회지표체계는 UN의 사회·인구통계체계(SSDS)에 따른 1976년의

사회생활통계지표 와 국민생활의 제측면에 관해 포괄적인 측정을 목표로 1974년

의 국민생활지표 (New Social Indicators: NSI), 그리고 이를 개편한 1992년 신

국민생활지표 (PLI)로 양분화되면서 발전해왔다. 먼저 국민생활지표(NSI)는 건강,

환경과 안전, 경제적 안정 등 8개의 생활영역과 국제화와 생활, 정보화와 생활

등 6개의 관심영역으로 구분하여 주관적 지표를 포함한 148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후 국민생활지표가 국민생활의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에 따라 개편된 1992년의 신국민생활지표(PLI)는 생활지표로서의 활동영역지표

및 구조변화지표의 2개로 구분하였다. 활동영역은 주거, 소비, 노동, 양육, 건강,

여가, 교육, 교제 등 8개의 세부관심영역과 고령화, 국제화, 집중화, 정보·서비스

화, 그린화 등 5개의 구조변화지표로 구성되어 생활수준의 풍요함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생활통계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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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평가축, 자유평가축, 쾌적평가축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지

표 중에서 직업교육훈련관련지표는 교육시설, 진학비율, 성인을 위한 대학,

공공직업훈련시설, 실업률, 유효구인배율 등이다(<표Ⅲ-17>의 *표 표시항목).

<표Ⅲ- 17> PLI의 교육·노동 지표항목비교

활동영역 생활평가축
교육부문 노동부문 교육지표 노동지표

1. 자녀를 위한
육아·교육 지출

2. 교육시설*
3. 진학비율*

<학습활동>
- 성인을 위한 대학*
- 평생교육시설*
- 문화적시설
- 학습시간*

1. 임금*
2. 노동시간*
3. 취업기회*
4. 노동환경*

1. 대학입시자수·
진학희망고교생수

2. 정시제고교수*
3. 육영회장학생수*
4. 대학원진학률
5. 유학자수
6. 상급학교진학률*
7. 대학 등 진학률*
8. 상급학교학생수*
9. 민간평생학습

수강자*
10. 서적잡지소매점수
11. 서적비지출률
12. 성인일반학급

수강자수*
13. 도서관수*
14. 도서대출자수
15. 박물관수
16. 사회교육관계직원수*
17. 성인학급강좌수*
18. 학습연구시간

1. 실질임금*
2. 실업율*
3. 공공직업훈련시설*
4. 근무연장·재고용비율*

5. 전직율*
6. 업무상 질병발생율

7. 노동재해 도수율
8. 고교생의 현 외취업률
9. 단신부임비율

10. 여성노동자파트타임
실질임금*

11. 신체장애자비율*
12. 정신박애자비율
13. 장애자 비율*
14. 노동분배율*
15. 기업간 임금격차*
16. 남녀임금격차*
18. 여성취업률*
19. 청년층·고령자의

구인격차비율*
20. 중고령자취직률*
2 1. 연차·유급휴가취득일수
22. 유효구인배율*
23. 탄력적 노동시간 적용자

비율
24. 초과노동시간비율*
25. 실질노동시간*
26. 통근시간 1시간이상비율
27. 주 2일 휴무제 적용노동자

비율
28.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29. 1인당 사무실면적
30. 평균월간 출근일수*

주 : * 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항목임.
자료 : 經濟企劃廳 國民生活審議會(1996), 新國民生活指標(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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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의 교육 및 노동지표체계의 특징은 가능한 한 체계적 포괄적

으로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주는 계층분류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개

별지표를 종합지수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 사회지표의 계량화가 곤란하기 때

문에 종합화한 집계치는 보건부문 등을 제외하고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교육 및 노동통계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 관련지표를

검토해 보자. 먼저 교육통계인 학교기본조사보고서 는 1부의 초등·중등

교육기관, 전수학교, 각종학교의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일제·정시제,

통신제),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유치원, 학교시설조사로 이루어져 있

다. 그리고 2부는 고등교육기관의 대학·대학·대학원, 단기대학, 고등전문

학교, 대학통신교육, 학교시설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표는 각 부문

에서 학교급별·지역별로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교직원수, 학교시설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이 직업교육훈련지표와 관련항목들이다(文部省,

1996).

그리고 전형적인 노동통계지표인 노동통계요람 은 노동력 등 12개 부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직업교육훈련과 대부분 관련이 있는 지표

들로서, 노동력의 인구 및 장래인구추계, 산업별·직업별 고용자·취업자,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있다. 또한 고용일반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입직률·이직률, 지역별 사업체수 및 취업자 등이 있으

며, 직업소개에서는 신규졸업자의 학력별 취업자수, 지역별 유효구인배율

등, 고용관리 및 기타 고용에서는 신규대졸자·중도채용자의 채용결정 때의

중요도, 산업별 노동력의 수요동향, 단시간고용자의 추이, 성별 취업형태별

노동력 구성 등의 항목이 있다. 또한 임금부문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지역

별 기업규모별 성별 연령계층별 임금 등이 있으며, 경영·생산성·복지부문

에서는 산업별 노동생산성지수, 노동자생활의 노동자의 생활시간, 외국노동

경제비교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취

업자 구성, 주요국의 실업률, 생산성 추이, 시간당 실질임금, 노동시간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勞 大臣官房政策調査部 編,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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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체계

1.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 개발

가 .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 개발 논의

지표체계 개발에 관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의 대상과 범위(object an d scop e)에 관한 논의이다.16) 기본적으로 지

표가 가진 기능은 사회현상을 계량화하여 수치화 하는데 있는데, 그 대상과

범위를 좀더 포괄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선 필요에 따라 주관적인 측면까지도

수량화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연구자의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도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연구의 목적 혹은 사용하는 연구방법에 따라서도 그 대상

의 범위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연구자들의 주관적 입장·전공·선호 등이 개입됨에 따

라서, 또한 개인, 집단, 구조, 그리고 체제에 필요한 역할, 기능, 문화, 정보,

결정과정 등과 관련하여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과 범위

는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Allen sw orth, 1973: 177). 따라서 사회의

한 현상 혹은 행태를 연구하는 접근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의견을 일치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6) 이미 Ⅱ장에서 직업교육훈련지표의 범위를 설정한 바 있는데, Ⅳ장에서는 지표체

계의 대상과 범위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사회적 사실

(fact)을 지표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무엇(what) 과 어

떻게(how) 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무엇'은 바로 지표체계가 가지

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즉 목적에 따른 범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관심영역으로 살

펴볼 수 있으며, '어떻게'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냐하

는, 즉 대상에 접근하는 틀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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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이라는 사회적 현상도 결국 연

구자들의 이론적인 관심사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심있게 살펴볼 직업

교육훈련 의 영역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각 관심영역들을은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라는 사회현상을 구성하는 구

성원(조직)과 이를 운영하는 운영체계, 그리고 구성원과 운영체계를 상호 연

결해 주는 하위영역들이 중요한 축을 이룬다. 여기에 조직이나 대상을 운

영하는 재원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재정)도 중요한 변인으로 추가된다.

한편 각 관심영역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변

화에 따라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되므로 환경이라는 배경적 영역이 관심영

역의 상위개념, 즉 목표영역으로 설정된다.17) 이러한 논의에 따라 직업교육

훈련지표의 주요 관심영역은 구성원·조직·예산(재정) 그리고 운영(관리)·

환경 등의 변수가 주요 관심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

라 각 변인에 대한 더 구체적인 분류체계는 세부관심영역이 될 것이다. 세

부관심영역에 관해선 다음 지표체계의 설정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

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은

지표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이다. 일반적으로 체계를 논의할 때

흔히 쓰는 모형으로는 체계론적 접근방법과 행태론적 접근방법이 거론된다

(Gid den s an d Tu rn er, 1987). 이 중에서도 지표체계와 관련해서는 주로 체

계론적 접근방법이 논의되어 왔다(김영화 외, 1997).

체계론적 접근방법은 지표체계의 대상을 투입, 과정, 산출의 세 요소로 구

분하고, 각 요소별로 그 요소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를 선정한 후, 다시 각 하

위요소를 구성하는 지표들을 선정하는 것이다(김영화 외, 1997). 이러한 논

17) 이러한 기본관심영역과 관련된 변인의 설정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목표영역에 관해선 다음의 <그림Ⅳ-1>을 참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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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교육지표개발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 졌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들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직업교육훈련지표체계 개발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존스톤(John ston e, 1981), 맥레이(M acRae, 1985),

그리고 강무섭 외(1988) 등이다.

존스톤(1981)은 교육지표 개발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계분석적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교육체계를 투입, 과정, 산출영역으로 나누고,

교육체계에 미치는 그 사회의 과거 틀과 교육의 산출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사회의 미래 틀을 포함시켜 교육지표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맥

레이(1985)의 체계분석적 접근방법은 교육정책모형을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변인, 투입변인, 과정변인, 산출변인의 네 개의 변인군으로 분류하여 각

변인간에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무섭 외(1988)가 제시한

교육지표 개발을 위한 교육체계분석모형에서는 교육체계를 교육의 배경, 교

육조건, 교육 결과의 세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특히 교육조건은 교육체제의 목적이나 이념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

하여 교육체제에 투입되는 자원의 배분 및 운영, 관리활동까지 포함하는 것

이다. 따라서 전자는 투입요소로, 후자는 과정요소로 분리될 수 있어 존스

톤과 맥레이의 연구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 구성

일반적으로 지표체계의 구성은, <그림Ⅳ-1>과 같은 구체적인 과정을 따라

구성된다(윤종주·송보경, 1990). 즉 지표체계의 구성의 순서는 다음과 같

은 일련의 작성과정을 따른다. 첫째 다양한 인간욕구와 생활영역을 수 개

의 목표영역으로 구분한다. 둘째 각 목표영역 내에 포함될 주요 측면들을

여러 관심영역으로 구분한다. 셋째 설정된 관심영역을 필요에 따라서 다시

수 개의 하위영역인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각 세부관심영

역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항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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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목표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 영역 지표

(goa l a rea) (concerns) (sub- concerns) (indicators)

자료: 윤종주·송보경(1990: 12)에서 재구성.

<그림Ⅳ- 1> 지표작성체계도

이러한 지표작성과정에 따라서 구성된 대표적인 지표체계가 OECD에서

개발한 사회복지지표 의 구성체계이다.18) OECD의 사회복지지표 의 체계

는 ① 사회의 주요 관심영역을 목표영역으로 구분하고(goal areas: 9개의 부

문), ② 각 부문(목표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관심영역(concern s)을 설정

18) OECD의 사회복지지표가 가지는 기본적인 관심영역은 OECD제국의 공통적인

사회적 관심영역 이라는 보고서(OECD, 1976)를 통해 개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는 공통의 관심영역은 복지에 대해 공통적이며, 기본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사회적

관심사 라고 그 범위를 규정한다. 이는 건강, 학습을 통한 인간발달, 건강과 근로

생활의 질, 시간과 여가, 개인의 경제상태,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의 안전

과 법집행, 그리고 사회적 기회와 참여의 9개의 목표영역, 목표영역을 구성하는 기

본적이고 공통적인 23개의 사회적 관심사, 39개의 하위관심사, 그리고 지표로 구성

되는 지표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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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con cern s: 23개의 관심영역), ③ 각 관심영역 아래 다시 하위관심영역

(su b-concern s)을 설치한 다음(su b-concern s: 39개의 하위영역), 마지막으로

④ 제시된 하위관심영역의 내용을 대표하고 그 수준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지표(in dicators)를 선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표체계를 사회의 주요 관심영

역, 그 하위영역들의 설정 그리고 그 영역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지표항목을

선정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top -d ow n방식 이라고 한다.

한편 하위관심영역을 내포하는 개개의 구체적인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해

당 영역의 실체 및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포괄성, 통계의 가용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지표는 해당 분

야의 내용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동시에 그 분야(영역)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충분하고 균등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조

건들을 충족시키는 내용의 지표는 먼저 기존의 통계자료, 또는 이로부터의

2차 자료로 구성되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통계자료의 생산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19) 또한 선정된 특정지표는 비록 특정영역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

라도 타 영역과의 깊은 관련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므로 단편적인 정보단위

가 아닌 전반적인 지표체계와의 관계속에서 포착되어야 한다.

2.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체계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직업교육훈

련지표 체계는 다음의 그림 <그림Ⅳ-2>와 같이 크게 직업교육훈련 외적 영

역인 환경(배경)부문과 직업교육훈련의 영역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

서 직업교육훈련의 영역부문은 다시 직업교육훈련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투입부문, 직업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과정부문,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과정에

19) 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적합성, 간결성, 그리고 기존 통계자료와의

조정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정확성, 시계열적 비교가능성, 지표작성의

주기성, 그리고 지표의 타당성 등이 요구된다(윤종주·송보경, 199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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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과부문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20) 여기서는 각각의 부문에 해

당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영역, 즉 환경, 투입, 과정, 결과를 직업교육훈련지

표 체계의 목표영역으로 설정한다. 설정된 각 목표영역의 관계를 개략적으

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교육훈련의 외적 환경

<직업교육훈련의 영역>

투 입 과 정 결 과

<그림Ⅳ- 2> 지표 체계의 체계론적 접근모형

가 . 직업교육훈련의 환경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의 환경부문은 위의 <그림Ⅳ-2>에서 보듯이 직업교

육훈련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을 의미하며, 직업교육훈련이 형성되

기 이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배경

적 의미를 가진 환경변인에 관해선 이미 존스톤이 논의한 과거사회의 틀

(fram ew ork)'에서 살펴볼 수 있다(John stone, 1981). 존스톤은 환경영역의

20) 지표체계의 개발은 크게 주·객관적 지표, 투입·산출지표, 플로우·스톡지표 등

으로 속성을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을 사용하는 여러 지표의 형태 중 교육지표,

노동지표 그리고 복지지표 등과 같이 개인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에

서 주로 이용되는 체계는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이다(이상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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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인구구성, 노동환경 및 교육부분 및 노동시장을 포함하는 직업의식

으로 하였다. 한편 환경영역은 맥레이(MacRae, 1985)가 지적한 교육의 외

적 변인과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21) 그 내용은 현재 직업교육훈

련체계 형성의 배경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부문을 목표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성하는 관심영역으로 전체 인구

를 조망할 수 있는 인구구조 영역,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수준에 관한 경제

사회구조 영역, 노동시장의 이동 및 수요공급을 포함하는 노동환경 영역,

그리고 우리 국민의 직업관이나 직업선호도 및 만족도 등과 관련된 직업의

식 영역을 설정하였다.22) 물론 교육의 외적 환경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씩의 견해 차이가 나지만, 이것은 그리 큰 차이는

아니라고 여겨진다.23)

각각의 관심영역은 그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관심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구조에는 전체인구분포를 나타내는

총인구 와 교육과 관련된 학력인구 를 인구구조를 구성하는 세부관심영역으

로 설정하였다. 경제사회구조 영역에는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그 발전을 나타내는 영역으로 사회개발 , 경제활동인구 , 직업교육훈련의 근

저를 이루어 온 취약계층 및 고령인구 에 관한 영역들을 포함한다. 그리

고 노동환경 영역에는 노동이동 , 근로조건 , 노동력 , 인력수급 , 실업 등

으로 세부관심영역을 구성하였다. 환경영역의 마지막 괸심영역으로 설정된

직업의식 영역은 직업선호도 , 직업정보 , 근로만족도 , 그리고 직업훈련만

21) 맥레이(1985)는 교육의 외적 변인을 교육의 배경 또는 환경변인으로 보고, 가정

환경, 학생능력, 지역사회환경, 교육시장을 포함시킨다(김영화 외, 1997: 87).

22) 존스톤은 투입요소에 교육의식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보다는 범

위를 조금 더 확대하여 직업의식 이라는 영역으로 직업교육훈련 의 환경으로 포함

시켰다.

23) 예컨대 존스톤(1981)은 교육체제의 배경으로서 경제체제, 사회체제, 정치체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강무섭 외(1988)는 교육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인

에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과학적 요인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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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등을 설정하였다. 환경 영역의 체계에 대해서 다음의 <표Ⅳ-1>에 정

리하였다.

<표Ⅳ- 1> 직업교육훈련지표 목표영역 환경 의 구성

목표영역
관심영역

(4개)
세부관심영역

(15개)

환경

인구구조
총인구

학력인구

경제사회구조

사회개발

경제활동

취약계층

고령인구

노동환경

노동이동

근로조건

노동력

인력수급

실업

직업의식

직업선호도

직업정보

근로만족도

직업훈련만족도

나 . 직업교육훈련의 투입

직업교육훈련지표체계의 목표영역 투입 은 직업교육훈련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 속에서 실제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이 시작되는 자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 필

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정적 자원 등 여러 가지 자원 형성에 관한 부

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맥레이(1985)같은 학자는 투입부문

에 재정, 물적, 그리고 인적 자원은 물론 학교조직과 학급조직까지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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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의 교육지표 (1997) 체계에서도 맥레이의 견

해와 같이 교육의 투입과 교육의 과정을 동일한 시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지표체계의 투입 영역은 직업교

육훈련의 선택 및 기회에 관한 내용,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그

리고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는 영역

이다. 이러한 투입 영역을 구성하는 관심영역은 세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선택/ 기회, 시설/ 설비, 행정/ 재정 등이다. 각 관심영역에 포함되는 세부관

심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택/ 기회 관심영역에는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에의 입학 , 정규학교 졸업 후 이어지는 평생교육 , 그리고 직업

교육훈련 선택에 대한 전공선호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시설/ 설비

의 관심영역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 과 설비 로 구분하였고, 최근에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정보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기관의

PC설치 현황과 원격교육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는 정보화 영역으로 구분하

였다.

<표Ⅳ- 2> 직업교육훈련지표 목표영역 투입 의 구성

목표영역
관심영역

(3개)
세부관심영역

(10개)

투입

선택/기회

입학

평생교육

전공선호도

시설/설비

시설

설비

정보화

행정/재정

예산

기금

비용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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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직업교육훈련의 과정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에서 과정 영역은 직업교육훈련체계의 조직과 구조

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입요인의 분배가 포함되는 부문을 의미

한다. 과정 영역에서는 어떠한 구조나 조직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이 이루

어지고, 또 투입된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환되는지

를 보여준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의 과정 영역에 포함되는 관심영역은 구

체적인 직업교육훈련이 시작되면서 끝나기 전까지 필요한 모든 자원의 전환

과정에 해당되는 영역들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과정 영역의

범위에 대하여, 맥레이(1981)는 다차원의 개인학습영역까지 포함시키고 있으

며, 강무섭 외(1988)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교운영을 포함시킨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한 결과,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의 과정 영역을 구성

하는 관심영역으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편제 , 학생/ 훈련생 , 교원 , 학습 ,

진로지도 등을 선정하였다.

목표영역 과정 에 포함되는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의 학제 및 편제를 의미하는 편제 영역

에서는, 기관/ 학과 , 자격과정 , 산학연계 , 그리고 훈련기간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다음 관심영역인 학생/ 훈련생 영역은, 세부관심영역으로는 학생

수와 변동상황을 나타내는 학생 영역, 학생의 학교 및 학과간의 이동에 관

한 학생이동 영역,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학생의 현장경력에 관한 현장경

력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교원 영역은 교직원 영역, 교원양성 영역, 교

원자격 영역들로 구성되었다. 학습 영역에 포함되는 세부관심영역으로는

학습시간 영역, 학습교류 영역, 학습만족도, 그리고 대량실업 사태를 대

비한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창업 영역을 포함시켰다. 과정 영역

마지막 관심영역인 진로지도 에 포함되는 세부관심영역으로는 취업정보 영

역, 진로선택 영역, 진로지도시설 영역, 그리고 진로지도만족도 영역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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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 3> 직업교육훈련지표 목표영역 과정 의 구성

목표영역
관심영역

(5개)
세부관심영역

(18개)

과정

편제

기관/학과

자격과정

산학연계

훈련기간

학생/훈련생

학생

학생이동

현장경력

교원

교직원

교원양성

교원자격

학습

학습시간

학습교류

학습만족도

창업

진로지도

취업정보

진로선택

지도시설

진로지도만족도

라 . 직업교육훈련의 결과

교육훈련의 결과에 대해서 존스톤(1981)은 산출요소와 미래사회의 틀로

구분하였는데, 본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에서는 이를 하나로 묶어 결과 영

역으로 통합하였다.24)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교육의 결과로 교육체제에

투입된 변인들이 변환과정을 거쳐 나타난 피교육자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제

24) 즉, 산출요소에서는 자원 및 기술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되며, 미래사회의

틀에서는 교육체제의 산출결과가 경제, 사회, 정치체제의 요구에 얼마나 일치하는

가를 나타내주는 변인으로 자원과 기술의 활용이 포함된다(김영화 외, 199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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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강무섭 외, 1988). 여기서 제시된 결과 영역은 다시 내적 결과와

외적 결과로 구분되어 내적 결과에는 교육기회의 확대, 인지적 성취, 정의적

변화, 교육에 대한 만족도, 외적결과에는 취업, 수입,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하여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의 결과 영역에 속한 관

심영역으로는, 직업교육훈련의 종료와 관련된 졸업, 진학, 취업 등을 포괄하

는 진로 영역, 소득 영역,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과정 이수 후 개인적인 성

취를 의미하는 자격검정과 자격소지 등을 포함하는 자격 영역, 그리고 직

업교육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성가 등을 포괄하는 실적 영역이다.

이들 관심영역을 구성하는 세부관심영역으로는, 진로 영역의 졸업 , 진학

, 취업 등이 있고, 소득 영역에는 임금 , 자격 영역에는 자격검정 , 자격

소지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실적 영역에는 성과 와 평가 로 구성되었다..

<표Ⅳ- 4> 직업교육훈련지표 목표영역 결과 의 구성

목표영역
관심영역

(4개)
세부관심영역

(8개)

결과

진로

졸업

진학

취업

소득 임금

자격
자격검정

자격소지

실적
성과

평가

마 . 직업교육훈련의 국제비교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의 국제비교 부문의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 체계

는 국내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체계를 따랐다. 예컨대 직업교육훈련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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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를 목표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성하는 관심영역으로는 국내 직업교

육훈련지표 체계의 목표영역인, 환경, 투입, 과정, 결과 등인 것이다. 이는

국내지표와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 국제비교지표의 관

심영역은 환경 영역, 투입 영역, 과정 영역, 결과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관심영역을 구성하는 세부관심영역의 설정도 마찬가지다. 국제비교의 세

부관심영역은 국내 지표체계의 관심영역을 참고하여 설정되었다. 즉 환경

영역의 세부관심영역으로는 국내 지표체계의 관심영역에 해당하는 인구구

조 , 경제사회구조 , 노동환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입 영역에는 선택

/ 기회 , 행정/ 재정 등의 영역이 있고, 과정 영역에는 학생/ 교원 영역, 마

지막으로 결과 영역에서는 진로 , 소득 , 자격 , 실적 을 세부관심영역으로

포함하였다.25) 다음의 <표Ⅳ-5>에서 국제비교 영역을 정리했으며, 국제비교

지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3절인 국제비교를 위한 직업교육훈

련지표 체계에서 논의될 것이다.

<표Ⅳ- 5> 직업교육훈련지표 목표영역 국제비교 의 구성

목표영역
관심영역

(4개)
세부관심영역

(10개)

국제비교

환경

인구구조
경제사회구조

노동환경

투입
선택/기회

행정/재정

과정 학생/교원

결과

진로
소득
자격

실적

25) 한편 국제비교 영역에서 환경부분의 직업의식영역, 투입부문의 시설/ 설비영역,

과정부분의 편제, 교원, 학습, 진로지도 등의 세부관심영역이 제외된 것은 이에 관

한 비교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추가자료가 생산될 경우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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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비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지표 체계

가 . 국제비교지표의 중요성

최근 들어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비교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

심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OECD 같은 국제 기구에서는 N etw ork-B

사업을 통하여 교육과 노동시장에 관한 국제 지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26) 또한 미국에서는 교육에 관한 국제 비교만을 다루는 지표집들을 발

간하고 있다.27) 이처럼 국제 비교지표가 중요시되는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대 사회는 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세계인이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세계화 시대이다. 국제화 또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의 직업교육훈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하는 일은 국제 사회를 이해하고 국가간의 보다 원활한 정보소통을 가능하

게 한다.

둘째,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정도를 과거와 비교하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의 직업교육훈련 수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해 보는 것이 보다 더 발전적인 지표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직업교

육훈련에 관한 지표 항목, 산식 등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지는 추세 속에

26) 예컨대 OECD의 국제교육 지표사업 내의 Netw ork-B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OECD의 국제교육지표사업(INES: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 s)의 N etw ork

사업에는 A(학업성취에 대한 지표개발), B(교육이 사회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

향; 교육과 노동에 관한 지표개발), C(교육의 과정에 관한 교육지표개발) 등 세 가

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B사업을 의미한다. 또한 이외에도 OECD는 인적자원계

정 지표(H um an Capital Indicator) 개발, School to Work Transition 지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27) 미국의 NCES가 1996년에 발간한 <Education in States and Nations-Indicators

Comparing U.S. States with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in 1991>와 <Education

Indicators-An International Perspective>가 그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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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국 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 노

력의 결과로서 국제 비교를 하는 일은 세계 속에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인

식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우수한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다. 그런데 국가 경쟁력은 외국과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비교지표이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개념 그 자체

는 언제나 이미 비교 우위 또는 비교 열위를 전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쟁력을 다른 나라들의 그것과 비교하였을 때 비로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국제 비교는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의 질

제고를 위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의 양과 질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비교한다는 것

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도와 더 나아가 인적 자원에 터한 국가 경쟁력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렇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 비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에서도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비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 . 국제비교 지표체계의 구성근거

국제 비교는 지표체계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국제 비교 항목들을 지표 체계 내에 포함시키는 경우이다. <98년

한국의 교육지표>에서 국제 비교 지표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

한국의 교육지표>에서 대부분의 지표는 시간적 경과에 따라 교육의 발달 정

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표 항목들은 역

사적이라기 보다는 국제 비교를 통하여 발달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논리적인 지표체계에서 국제 비교가 별도의 영역으로 부가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체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비교

를 여러 영역들로 분산시킴으로써 국제 비교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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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국제 비교 항목들이 논리적인 흐름에 따른 일련의 지표

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영역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한국

의 사회지표>를 포함한 많은 국내 지표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III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세계화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국제 비교는 매

우 중요하게 부각되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OECD 등과 같은 국제 기구들뿐

만 아니라 미국 등 단위 국가들에서도 국제 비교만을 위한 지표들을 발간하

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사회 또는

교육 발달의 정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 비교를 지표체계에서 부각시키고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이 국가 인력

개발과 그를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때 직

업교육훈련 지표에서 국제 비교의 강조가 반드시 요구된다.

다 .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국제비교 항목체계

어떤 항목들이 국제 비교를 위해 수집·제시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직업

교육훈련 국제 비교를 위한 준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국제 비교 항목

선정의 기준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는 국제 비교의 유

의미성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 비교는 다른 국가의 직업교

육훈련을 이해하고 외국과의 비교에 터해 우리의 현재 수준을 가늠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

비교 지표는 이런 목적에 적합한 항목들이 선정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항목들은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모든 영역과 관심 사항들 중 핵심적

인 사항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직업교육훈련 환경, 투입, 과정, 결

과를 각각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이 국제 비교되어야 한다.

두 번째 기준은 자료의 확보 가능성이다. 직업교육훈련의 국제 비교를

위해 아무리 좋은 지표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없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으로 자료가 가공될 수 없다면 비교가 불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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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

의 1차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비교를

위한 외국의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2차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OECD나 UN ESCO 등 국제 기구에서 발행하는 교육훈련 관련 지표에서 제

시된 각국의 현황자료, 미국이나 독일 등 외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지

표 중 국제 비교 항목들, 그리고 국내 교육훈련 관련 지표에서 국제 비교

항목들로부터 국제 비교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준거에 맞는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국내외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들에서 다루고 있는 국제 비교 항목들의 실

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항목들 중 직업교육훈련과 유관한 지표

들을 추출하였다. 조사 대상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지표의 교육훈련 관련 사항

: <한국의 교육지표>, <노동통계연감>, <국제통계연감>,

<OECD국가의 주요통계지표>,

② 외국 교육훈련 관련 지표

: 미국의 <Digest of Ed u cation Statistics>,

독일의 <Basic an d Stru ctu ral Data>

③ 국제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 관련 지표

: OECD의 <Edu cation at a Glance>,

UN ESCO의 <Statistical Yearbook >,

미국의 <Edu cation in States and N ation s>와 <Education In dicators>

이 지표들이 포함하고 있는 국제 비교 항목들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국내 지표에서 직업교육훈련 관련 비교 항목들

<한국의 교육지표>에서 국제비교는 교육의 배경으로서 노동시장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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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 재정, 학업성취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

육지표, 1997). 자료원으로는 통계청의 자료를 재인용하거나 OECD의 <

Education at a Glance>를 활용하고 있다. 제시 방식은 OECD 회원국 중

몇몇 선진국과 비OECD 국가 중 우리와 교육 및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

들을 선정하여 병렬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통계연감>은 ILO 노동통계연감을 자료원으로 하여 노동에

관한 국제 비교를 하고 있다. 취업/ 실업 항목을 제외하고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 비교항목은 없었다(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96). 그러나 통계청에

서 발행한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1997)에서는 노동과 교육에 관한

개괄적인, 그러나 질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지표들만을 다루고 있

다. 국내 및 국외 원자료들을 활용하여 국제비교 자료를 제시한다.

한편, 국내 통계자료와 ILO의 자료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에 관해서 그리고

UN ESCO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에 관한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통계청, 국제

통계연감, 1996). 특이할 만한 점은 다수의 국가들을 비교하고 있어서 직업

교육훈련지표를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 중 취사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인간개발지수, 과학기술 분야의 항목은 직업교육훈련지표에서도 활용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 국내 교육훈련 관련 지표들의 국제 비교항목 조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관련 국제 비교는 OECD와 UN ESCO의 자

료를, 그리고 노동관련 지표는 ILO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제 기구의 자료를 주요 자료원으로 하여 국제 비교 항목을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관련 국제비교는 전무한

형편이다.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대부분의 국제 비교 항목은 극소수의 예

외를 제외하고는 직업교육훈련을 둘러싼 노동시장 조건의 비교 지표들만이

발견될 뿐이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발견하거

나 새롭게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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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교육훈련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항목

먼저 미국의 교육통계집(Digest of Edu cation Statistics, 1997)에서는 특별

히 직업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국제비교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제 비교 지표는 우리에게 한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교육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

육지표들을 중심으로 국제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

는 것이다. 예컨대, 국제 비교에서 의미있는 지표들(특히 직업교육훈련분야

에서)은 국가간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적시하여 우리 직업교

육훈련의 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항목들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지표항목들로는 직업교육훈련 참여율, 예산, 과정의

질, 학습 성취도 및 노동시장 결과 등이다.

한편 독일 교육지표(Basic an d Stru ctu ral Data, 1996/ 97)에서 직업교육훈

련 분야의 국제비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교육의 질적

비교를 위한 재정, 교육비 등이 주요한 국제 비교의 준거가 되고 있다. 이

런 항목들을 제외한다면 교육의 결과로서 취업 및 실업률, 학력별 노동력

비율 등이 국제 비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는 교

육훈련의 결과를 나타내는 주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 교육지표의 국제비교 항목 설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첫

째,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보여주는 재정, 성취도, 교육훈련의 결과로서 노동

시장 지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지표들의 국제 비교

는 국가의 인적 자본의 질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직업교육훈련 지표 역시 이런 항목들을 중심으

로 국제 비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지표에서 역시 직업교육훈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지표는 거의 찾

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국제

기구의 지표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검토한 후에 국제 비교 항목을 찾아

내거나 새롭게 개발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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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비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국제 비교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지표로서 37개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

다. 국제 비교를 위한 자료원으로는 <Edu cation at a Glance>, <International

Assessm ent of Edu cation al Progress(IAEP)>, 그 밖에 다른 국제 교육지표들

을 활용하였다. 이 지표에서 역시 국제 비교를 위한 자료의 확보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었고, 활용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비교

가 이루어졌다.

국제 비교를 위한 지표 항목들은 교육사업의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6

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그것은 1) 배경(backgroun d), 2) 참여(p articip ation),

3) 과정과 기관(processes and institutions), 4) 교육성취(achievement and attainment),

5) 노동시장 결과(labor m arket ou tcom es), 그리고 6) 재정(fin ance) 등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국제비교를 위한 교육지표(Edu cation In d icators-An

Intern ation al Persp ective)는 경제인, 정치인, 연구자들이 미국의 교육체제를

다른 나라의 교육체제와 비교하여 이해하려는 관심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간된 것이었다. 다른 국가들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국제 비교는 비교국가의 선정

에 있어서 미국과 산업화의 정도가 유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

써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따라서 소위 G-7이라고 불리는 선진 산업국가

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간의 비교가 주류

를 이루고 있다.

이 책은 45개의 교육 지표를 포함하며, 6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1)

참여와 학생 이동(participation and student flows), 2) 교육성취와 학력(achievement

and attainment), 3) 교육과 노동시장 결과(education and labor market destinations),

4) 교육기관(edu cation in stitu tion s), 5) 배경 변인(contextu al factors), 그리고

6)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societal su p p ort for ed cu ation)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성취도와 재정 항목들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

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국제 비교자료는 미국 학생의 성취도 기준을 설정하

는데 도움을 주며, 교육 재정에 관한 비교는 정책결정시 교육 투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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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된 지표들 중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하여 국제

비교 지표들 중 중복되는 항목들을 정리하여 직업교육훈련과 유관한 지표를

본 연구진이 설정한 직업교육훈련 체계에 따라 배열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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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 1> 직업교육훈련의 국제 비교를 위한 항목

영역 세부관심영역 지표항목 출처

환경

인구구조
국토의 크기 및 인구
전체 인구 중 학령인구(청년 인구)
국민의 학력 구성비

4, 5, 6
1, 3, 4, 5
1/7

경제사회구조
주요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액/국내총생산(생계비 지수)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국가별 교육수준별 노동력 비율

4, 5, 6/7
4/9, 10
6

노동환경

취업자수 및 취업률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실업자수 및 실업률(청소년 실업률 , 장기실업자 비율)
평균임금
주당근로시간
노동 생산성
학력수준별 기대 취업·실업·퇴직 연수

6/8, 9
7, 10
6/7, 8, 9,
8, 10
8, 9, 10
5
1

투입
선택/기회

교육수준별 취학률
나이별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인구 비율
기타 고등교육 등록(비정규 대학 등록)
성인대상 직업관련 계속 교육 및 훈련에의 참여

6
3
4, 5
1

행정/재정
자금출처별 연구개발비 , 종사자

GDP 대비 노동시장 대책 재정

2/ 10
11

과정 학생/교원
직업교육 교사와 학생
교육수준과 분야별 학생

2
2

결과

졸업/진학/취업

교육수준과 분야별 졸업자
졸업연령 인구중 졸업자 비율

학력별 노동시장 참여율
학력별 실업률
과학 및 공학 인력(학위) 배출(노동인구 대비)
연구분야별 과학기술인력

2
6
1, 5
1, 5
1, 3, 4, 5
2/ 10

소득 학력별 소득 1, 4, 5,
자격 지적 재산권(특허권출원건수) 9, 10

성과/평가
학력별 내적 수익률
인간개발지수

1
10

자료 1. OECD, Education at a Glance
2. UNESCO, '97 Statistica l Yearbook
3.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4. Education in States and Nations
5. Education Indicators
6. Bas ic and Structura l Data
7. 한국의 교육지표
8. 노동통계연감
9. OECD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10. 국제통계연감
11. OECD, Employmen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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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직업교육훈련지표의 항목 개발

1. 직업교육훈련지표의 항목선정

가 . 사회지표에 나타난 직업교육훈련 관련 항목

이 연구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지표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에 앞서, 최

근의 우리 나라 지표체계 구축의 추세와 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기존

지표의 추세와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구체적인 직업교육훈련 지표체계 수립

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먼저 최근 지표연구의 흐름에서 다음 두 가지의 새로운 경향성을 엿볼 수

있겠다. 첫째는 최근 기존지표들은 단순히 시계열적 통계자료에 그치지 않

고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대중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계몽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는 최근 지표연구의 추세가 객관적

이고 양적인 측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심리적·질적인 측

면을 중시하여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까지도 지표체계 내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려는 직업교육훈련지표를 형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은 관련지표에 관한 연구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

서 직업교육훈련지표는 기존의 사회지표 중 교육지표와 노동지표와 깊은 관

련을 맺고 있다. 교육지표 가운데 직업교육과 관련된 지표들이 직업교육훈

련지표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며, 노동지표에서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지표들

이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영역에 포함된다. 그리고 교육과 노동지표를 제외

한 사회 및 복지지표 중에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될 수 있

다.

이와 같은 직업교육훈련지표를 형성하기 위한 설정범위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적절한 직업교육훈련 지표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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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의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직업교육훈련의 국제비교도 가능한

지표가 되도록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사회지표체계 중 교육부문지표의 관심영역 검토

앞서 제시한 <표Ⅲ-2>의 지표체계 변화와 이중 교육 부문의 관심영역에

대한 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 다음의 <표Ⅴ-1>이다. <표Ⅴ-1>

는 사회지표의 발전과정중 교육부문의 관심영역을 재구성한 것으로 이를 통

해 직업교육의 관심영역을 가름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먼저 이 <표Ⅴ-1>를 중심으로 각 관심영역을 살펴보면, 초기의 지표체계

인 1978년의 지표에서는 교육 부문의 관심영역을 크게 교육기회의 확대, 교

육기회의 균등, 교육자원의 확보, 교육자원의 활용, 그리고 교육효과로 구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교육기회의 확대와 균등, 그리고 교육자원의 확보와

활용이란 영역에서 전체적인 체계성이 다소 불완전해 보인다. 특히 우리

사회의 교육열을 반영하듯이 교육기회와 교육자원에 세부관심영역이 집중되

고 있다.

그리고 각 관심영역을 세부관심영역으로 살펴보면, 교육기회의 확대에서

는 국민의 교육열, 공식교육기관의 수용능력, 사회교육, 그리고 국민의 교육

수준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에서는 취학기회의 차이와 교육의 질적 차이를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의 자원확보영역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교원수 및 자질, 교육시설, 교육비로 나뉘어지고 교육자원의 활용에서는 교

직원, 교육시설의 활용, 그리고 교육행정으로 나뉘었다. 마지막 교육효과의

세부관심영역은 인력공급, 생산성증가, 교육목표달성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구분한다.

그러나 1987년의 지표에서는 1978년의 지표체계의 미흡함을 보완하고자

관심영역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즉,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기회의 균등을

합쳐 교육기회의 영역으로, 교육자원의 확보와 교육자원의 활용을 합하여

교육자원영역으로, 그리고 기존의 교육효과영역은 그대로이며 새로이 교육

의식영역을 추가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체계변화의 줄기는 교육부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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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 1> 사회지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교육 부문의 관심영역 변화

1979년
사회지표체계

1987년
사회지표체계 개편안

1995년
사회지표체계 개편안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1.교육기회의

확대

1.국민의 교육열

2.공식교육기관의

수용능력

3.사회교육

4.국민의 교육수준

1.교육기회 1.국민의 교육열과

수준

2.교육기회의 확대

3.교육기회의 균등

1.교육기회 1.국민의 교육수준

2.교육기회의 확대

2.교육기회의

균등

1.취학기회의 차이

2.교육의 질적차이

3.교육자원의

확보

1.교원수 및 자질

2.교육시설

3.교육비

2.교육자원 1.인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2.물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3.교육재정의 확보

및 활용

2.교육자원 1.인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2.물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3.교육재정의 확보

및 활용

4.교육자원의

활용

1.교직원

2.교육시설의 활용

3.교육행정

5.교육효과 1.인력공급

2.생산성 증가

3.교육목표 달성도

4.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

3.교육효과 1.학업성취도

2.교육목표 달성도

3.인력의 양성공급

4.교육의 경제적

효과

3.교육효과 1.교육의 효과

2.교육의 인력양성

4.교육의식 1.국민의

학교교육관

2.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

자료: 경제기획원(1979), 한국의 사회지표 .
주학중 외(1987), 우리 나라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Ⅰ): 총괄편 , 1995.

이 과거 1978년의 지표보다는 사회적 관심도가 1987년의 지표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심영역의 변화를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기회의 세부영역은 국민의 교육열과 수준, 교육기회의 확대, 그리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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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회의 균등으로 나뉘었고, 교육자원영역은 인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물

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교육재정의 확보 및 활용으로 구분하였다. 이어

교육효과의 영역에서는 학업성취도, 교육목표달성도, 인력의 양성공급, 교육

의 경제적 효과로 세부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1995년의 지표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관심영역이 더욱 축소되어 더욱 단순화됨과 동시에 체계적인 완성도는 높아

졌다. 교육부문의 관심영역은 교육기회 영역, 교육자원 영역, 그리고 교육

효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기회 영역은 국

민의 교육수준과 교육기회의 확대로 단순화시켰고 교육자원은 1987년의 세

부관심영역과 차이가 없고, 교육효과는 교육의 효과와 교육의 인력양성으로

구분하여 지표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의 양상은 1997년의 사회지표에도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더욱이 1995년에 개편된 교육부문에서‘교육의 인력양성’이라는 세부관

심영역에 전공선택 만족도,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졸업생의 취업률 등이 개

별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부문에서 일반교육의 영역에

는 관심이 많지만 직업교육은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직업교육에 관련된 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78년 지표에는 각 세부관심 영역에 직업교육과 관련된 사회교육,

인력공급, 생산성 증가, 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의 항목이 반영되어 있

는 반면에 1987년의 지표에서는 인력의 양성공급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

가만이 세부관심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78년 지표에 비

하여 1987년 지표는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

하는 것으로 1987년 지표개편작업을 하면서 대부분 일반교육에 관심을 갖고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995년

의 사회지표체계 개편안에서 세부관심영역으로서의 직업교육부문은 찾을 수

없어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점점 멀어져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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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지표체계 중 노동부문지표의 관심영역 검토

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인력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문제가 되

기 시작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97). 이는 노동부문의 중심 축이

그간의 노사관계로부터 고용 및 인력개발로 이동하였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

다. 이와 같은 변화양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명칭이 고용·노사 에

서 노동 부문으로 바뀐 것이 최근 1995년 지표체계의 가장 중요한 변화이

다. 특히 1978년에는 노동부문을 고용·인력부문이라 하여 주요 관심부분

이 고용구조·근로시간·안전보호·직업선택과 이동·근로자 자기개발·비

차별 대우·노사관계 등의 객관적인 경제적 여건 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1987년에는 고용·노사부문으로 바뀌면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부

각시키고 있다. 관심영역과 지표수에서도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일만족

도, 임금만족도, 근로시간만족도, 직장의 장래성 만족도, 직업환경만족도, 직

장내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기업의 전반적 노무관리에 대한 만족도, 직업

선택요인 등)를 추가함으로써 객관적인 지표에 주관적인 지표까지 추가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79년 <한국의 사회지표>가 발행된 이후 1995년 개편안까지, 노동 과 관

련하여 많은 개별지표들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다음의 <표Ⅴ-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체로 노동 부문을 구성하는 관심영역은 일정한 틀을 유

지하여 왔으며, 전체적으로 틀을 고치는 작업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

지만 1979년, 1987년, 1995년 지표체계는 당시의 사회적 관심사에 따라 약간

의 변화를 보였다. 변화의 내용은 고용구조, 근로시간, 안전보호, 직업

선택과 이동, 근로자 자기개발, 비차별대우, 노사관계 등의 7개 영역 및

18개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었던 1979년 지표의 노동 부문 체계가 1987

년 개편안에서는 세부관심영역이 1개 늘어났을 뿐이다. 또한 1995년 체계

개편안에서는 5개 관심 영역, 13개 세부관심영역으로 그 수가 축소되어 보

다 간결하게 되었지만, 지표체계가 포괄하는 범위는 전체적으로 1979년,

1987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979년의 고용·인력,

1987년의 고용·노사, 1995년의 노동 으로 부문의 명칭이 바뀌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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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지표체계에서 보이는 명칭의 변화는 사회적 관심의 변화를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예컨대 1987년 개편안에서 고용·노사 로 바뀌었는데, 이와

같은 명칭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이 인력 에서 노사관계 로 바뀌

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Ⅴ- 2> 사회지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노동 부문의 관심영역 변화

1979년 사회지표
고용·인력 부문

1987년 사회지표 개편안
고용·노사 부문

1995년 사회지표 개편안
노동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1. 고용구조 1. 경제활동참가

2. 취업

3. 실업

1. 고용구조 1. 경제활동 참가

2. 취업

3. 실업

1. 고용·

인력개발

1. 취업

2. 실업

3. 직업안정

4. 고용보험

5. 인력개발
2. 근로시간 1. 근로시간

2. 임금

3. 부가급부

4. 직무에 대한

만족도

2. 근로조건 1. 근로시간

2. 임금

3. 부가급여

4.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

2. 근로조건 1. 근로시간

2. 임금

3. 근로조건

3. 안전보호 1. 예방책

2. 구제책

3. 안전보호 1. 예방책

2. 구제책

3. 안전보호 1. 산재예방

2. 재해발생
4. 직업선택과

이동

1. 노동이동

2. 직업안정

4. 직업선택과

이동

1. 노동이동

2. 직업안정
5. 근로자

자기개발

1. 인력자원의

형성

2. 인력자원의

보존

5. 근로자

자기개발

1. 인력자원의

형성

2. 인력자원의

보존

6. 비차별대우 1. 성별 비차별

2. 연령별 비차별

6. 비차별 대우 1. 성별 비차별

2. 연령별 비차별

4. 차별대우 1. 성차별 대우

7. 노사관계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7. 노사관계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경영참가

5. 노사관계 1. 노동3권

2. 경영참가

자료: 경제기획원(1979), 한국의 사회지표 .
주학중 외(1987), 우리 나라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Ⅰ): 총괄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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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회적 관심의 변화는 노사관계 라는 관심영역에서 경영참가

라는 세부관심영역이 추가되었던 데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1987년 민중

및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인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진전됨으로

써, 그 동안의 억압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인력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이전 체계에 비해서 1995년 개편안

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1979년, 1987년 체계의 관심영역들이 통폐합되면서

고용·인력개발, 근로조건, 안전보호, 차별대우, 노사관계 라는 5개의

영역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이다.

1979년, 1987년의 체계와 관련하여 1995년 개편안의 노동부문의 관심영역

및 세부관심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인력개발 영역에는

기존 체계에서 직업이동 과 직업안정 으로 구성되었던 직업선택과 이동

관심영역이 직업안정 으로 통합되어 포함되었으며, 고용보험의 실시와 더불

어 이에 알맞는 고용보험 이라는 세부관심영역이 신설되었다. 또한 두 개

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었던 근로자의 자기개발 영역도 인력개발 이라

는 단일한 세부관심영역으로 고용·인력개발 에 포함되었다. 차별대우 라

는 관심영역은, 기존의 비차별대우 에서 명칭이 바뀌었으며, 연령별 비차별

을 없애고 성차별 대우 만을 세부관심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최근의 지표체계(1995)를 구성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된 것은 첫째, 기

존의 고용·노사 부문은 그 개별지표의 항목이 너무 많아 타부문과의 균형

을 잃고 있기에 새로운 지표를 보충하면서 기존의 개별지표의 수는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두 번째는 관심영역을 재정비하였

다. 기존체제에서 별도의 관심영역으로 설정되었던 고용구조 와 직업선택

과 이동 과 근로자 자기개발 을 통합하여 고용·인력개발 이라는 하나의

관심영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비차별대우 는 차별대우 로, 안전보호 는

산업안전 으로 명칭을 바꾸어 좀더 명료화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지표체계

의 노동부문은 7개의 관심영역에서 2개 축소된 5개의 관심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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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1995년 새로이 구성된 지표체계를 반영하면서 직업교육훈련 지

표체계를 구성한다면 대체로 노동 부문은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외적환경요

인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의 관심영역인 고용·인력개발의 세

부관심영역인 취업, 실업, 직업안정, 고용보험, 인력개발의 항목, 그리고 관

심영역중 근로조건에서는 근로시간, 임금, 근로조건의 세부관심영역의 항목

이 모두 직업교육훈련지표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모든 개별지표

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직업교육훈련지표에 적합한 세부관심영역과 개별지표

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 의 관심영역인 안전보호, 차별대우, 노

사관계 등과 세부관심영역은 직업교육훈련지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직업

교육훈련지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1987년에 개편된 노동지표에서는 직업교육에 비하여 직업훈련과 관련된

지표수의 증가와 항목이 세분화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

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묻는 항목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결국 사회지표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변동과 관심의 반영이라 볼 수 있으

며, 앞으로 이러한 분화 경향은 사회변동과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된다.

나 . 직업교육훈련지표의 항목 추가설정

앞서 논의한 바에 따라 최근 사회지표의 교육부문과 노동부문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세부관심영역과 지표항목을 설정·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1) 직업교육부문

먼저 지표발전과정을 반영하여 새로이 형성되는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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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은 지표체계를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된다.

새로이 구성되는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세부관심영역인 국민의 교육수준, 교

육기회의 확대, 인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교육

재정의 확보 및 활용, 교육의 효과 등 대부분의 교육지표들은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표현하는 직업교육훈련지표로 재구성될 것이다.

<표Ⅴ- 3> 교육부문 지표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주요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지표항목

교육기회
국민의

교육수준

국민의 평균교육년수 , 국민의 학력구성비 , 학생의 기대교육수준 , 자녀

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 졸업생의 진학자의 비율 , 학교교육의 역할

교육기회의
확대

취학률 , 진학률 ,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 , 교육기회미충족 이유 , 소득계
층별 사교육비 , 분야별 고등교육 취학자비율 , 소득계층별 대학생수 ,

학생 1인당 학생부담 교육비
사회교육 직업교육훈련참여률 , 성인교육참여률

교육자원 인적자원
학생 및 교원 현황 , 교원 1인당 학생수 , 교원의 평균연령 및 경력 , 교

원의 이·퇴직률 , 사무직원당 교원수

물적자원
학교당 학급수 , 학급당 학생수 , 학생당 교지·건물·체융장 면적 , 시

설·비품확보율 , 특별교실확보율

교육재정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예산 대비 교육에산 ,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
학생 1인당 공·사교육비 , 학교단계별 공교육비 지출 , 장학금 수혜학

생 비율

교육효과 학업성취도 졸업률 , 평균학력수준 , 교육의 지식기술 습득효과

인력의
양성공급

졸업생의 취업률 , 인력수요에 대한 졸업생 공급비율 , 전공계열별 학생

비율 ,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생산성증가
교육정도별 임금격차 , 교육정도별 단위시간당 부가가치 생산격차 , 교
육투자의 수익률

교육에 대한
평가

교육에 대한 신뢰도 , 교사에 대한 신뢰도 , 고용주의 교육에 대한 평가

2) 노동부문

한편, 노동부문의 지표발전과정을 반영하면서 새로이 형성되는 직업교육

훈련지표의 노동부문의 지표체계를 형성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을 중

심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 새로이 구성되는 직업교육훈련지표의 노동부

문(직업훈련)세부관심영역은 고용·인력개발, 근로조건 등이 직업훈련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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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직업교육훈련지표로 재구성될 수 있겠다.

<표Ⅴ- 4> 노동부문지표의 직업교육훈련지표 주요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지표항목

고용
·

인력개발
취업

경제활동참가율 , 피고용률 , 산업별·직업별취업자 구성비 , 사업체당
평균근로자수 , 대기업근로자비율 , 고령취업자비 , 상시취업률 , 파트타임
근로자비율 (재택근로자 , 파견근로자),외국인근로자비율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비률 , 여성취업의 취업사유 ,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실업 실업률(교육정도 , 성별), 실업자 구성비

직업안정 노동이동률 (입직률 , 이직률), 전직자비율 , 구인배율 , 취업알선비율

고용보험
고용보험적용사업체비율 및 근로자수 , 고용안정기금수혜 , 능력개발기

금수혜사업체비율

인력개발
고령자재고용비율 , 장애인고용비율 , 기능자격증소지자비율 ,직업훈련자

수 , 재훈련수료자수 , 변형근로자비율

근로조건 근로시간 주당평균근로시간 , 월평균근로일수 , 연간 평균유급휴가일수

임금

임금수준 및 평균임금지수 , 임금계층별임금수준(지니계수), 노동생산
성지수 , 기본급비율 , 산업별·직종별·기업규모별·성별 평균임금격

차 , 노동분배율

근로조건
평균정년퇴직연령 , 희망정년시기 ,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 직업선택
요인

3) 기타 지표에서 직업교육훈련관련지표 항목

기존의 교육부문과 노동부문에 추가하여 기타 지표(여성지표, 청소년지표,

교육지표, 보건복지지표, 그리고 근로복지지표 등) 중에서 직업교육훈련 관

련지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될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지표는

기존의 직업교육훈련지표와 서로 중복되는 것을 제외시킨 후 제시하였다.

먼저 여성지표에서는 다음의 영역과 지표항목들이 직업교육훈련지표로 추

가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구의 교육정도별 분포, 전문대학생수 및 대

학 및 대학원생수(분포), 사설학원에 대한 사항, 직업훈련생 분포 및 국가자

격등록자수, 그리고 직업교육졸업자의 취업률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한국의 청소년 지표에서는 교육여건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 좌

석당 학생수, 학생 1인당 장서수, 그리고 PC 보급률 등의 항목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교육지표에서는 직종별 인력부족률, 교원확보율, 교직생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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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사무원 1인당 학생수 및 교원, 탈락률 등이다.

한국의 보건복지지표에서는 인구경제영역에서 교육정도별 임금수준, 성별

임금, 근속연수, 근로시간격차 및 이직비율, 55세이상 고령취업자 비율(산업

별) 등을 추가할 수 있겠다.

이상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지표와 기타 부문별 지표를 검토한 결과, 직업

교육훈련과 관련된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직업교

육훈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표항목 개발에서는 미흡한 면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교육과 노동부분으로 구분해서 논의하면,

직업교육부문은 일반교육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발견되고

있다. 직업훈련부분을 포괄하는 노동부문에서는 고용, 노사 등 사회적인 관

심도에 따라 많은 관심을 보이나 정작 직업훈련부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영

역과 지표항목은 적었다.

따라서 본 직업교육훈련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육부

문과 노동부문의 틀을 벗어나 직업교육훈련의 새로운 의의와 틀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를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 개발되는 직

업교육훈련지표는 국가발전의 기본 방향과도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2. 직업교육훈련지표의 항목 선정

가 . 직업교육훈련지표의 항목 선정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지표의 교육부문, 노동부문의 관심영역과 기타 직업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표항목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지표의 항목을 선정하

기 위한 조건 및 선정과정을 논의해 보자.

먼저, 본 직업교육훈련지표 개발이 지향하는 직업교육의 목적과 가치, 그

리고 직업교육훈련의 목적 등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되어야

- 93 -



한다. 통상 지표화 작업만으로는 지표체계의 목적과 가치가 드러나기는 쉽

지않지만,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지표항목과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직업교

육훈련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교

육훈련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의 설정은 직업교육훈련 지표항목 선정에 있

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작업이다.

둘째, 설정된 직업교육훈련체계의 이론적 모형에 따라 직업교육체계의 각

세부관심영역을 배치한 다음 각 세부관심영역에 적절한 세부지표항목을 설

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설정된 요소(세부관심영역과 세부지표)간 체계

적 관련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호연관성 및 총체적 파악이 가능하여야 한

다. 이럴 때만이 광범위하고 비체계적으로 분산된 여러 지표에 관한 정보

들을 일목요연하게 살피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지표화 작업에서 제시된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세부관심영역과 세부

지표항목은 앞서 논의된 직업교육훈련 관련지표에서 설정하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수요 및 소비자를 고려하여 새로운 지표항목까지도 개발 제시하여

야 한다. 예컨대 기존의 지표화작업에 포함하여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수요

층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컨대

직업교육훈련 전문가, 직업교육훈련교사, 정책입안자, 학생 및 훈련생, 일반

시민, 국제사회 등이 요구하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날로 증대되는 세계화 및 국제화는 선정된 지표의 외국자료와의 비

교가능성도 지표선정의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도 국제비

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지표항목을 많은 부분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최

근 들어 우리 나라의 잇따른 국제기구에 가입으로 국제비교는 더욱 중요해

졌다. 예컨대 OECD, ILO, UN ESCO 등에서 요구하는 국제비교지표는 선진

국의 직업교육훈련수준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다섯째, 직업교육훈련지표의 항목선정 작업은 직접적인 지표화로 연결되

기란 쉽지 않다. 설정된 지표항목은 기존 통계에서 단순 가공하여 자료화

할 구 있는 자료도 있고, 새로운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도 있다.

그러므로 선정된 세부지표항목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과 재원이 허용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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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설정한 후 지표개발단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직업교육훈련 지표

가 대부분이 새롭게 설정되는 지표항목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자

료들이 새로운 조사를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

앞선 논의에 따라 아래에서는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개별지표를 선정하였

다. 선정된 개별 지표는 모두 206개로서, 아래의 표를 참조할 수 있다.

<표Ⅴ- 5>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체계 및 지표수

목표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지표수

관심영역

지표수

목표영역

지표수

1. 환경

1-1. 인구구조
1-1-1. 총인구 2

6

47

1-1-2. 학력인구 4

1-2. 경제사회구조

1-2-1. 사회개발 3

12
1-2-2. 경제활동 3
1-2-3. 취약계층 3
1-2-4 . 고령인구 3

1-3. 노동환경

1-3-1. 노동이동 2

17
1-3-2. 근로조건 4
1-3-3. 노동력 5
1-3-4 . 인력수급 3
1-3-5. 실업 3

1-4 . 직업의식

1-4-1. 직업선호도 3

12
1-4-2. 직업정보 3
1-4-3. 근로만족도 3
1-4-4 . 직업훈련만족도 3

2. 투입

2-1. 선택/ 기회
2-1-1. 입학 4

10

37

2-1-2. 평생교육 2
2-1-3. 전공선호도 4

2-2. 시설/ 설비
2-2-1. 시설 4

102-2-2. 설비 4
2-2-3. 정보화 2

2-3. 행정/ 재정

2-3-1. 예산 3

17
2-3-2. 기금 4
2-3-3. 비용 8
2-3-4 . 정부지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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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지표수

관심영역

지표수

목표영역

지표수

3. 과정

3-1. 편제

3-1-1. 기관/ 학과 4

12

54

3-1-2. 자격과정 2
3-1-3. 산학연계 5
3-1-4 . 훈련기간 1

3-2. 학생/ 훈련생
3-2-1. 학생 4

63-2-3. 학생이동 1
3-2-4 . 현장경력 1

3-3. 교원
3-3-1. 교직원 7

133-3-2. 교원양성 3
3-3-3. 교원자격 3

3-4 . 학습

3-4-1. 학습시간 4

12
3-4-2. 학습교류 2
3-4-3. 학습만족도 4
3-4-4 . 창업 2

3-5. 진로지도

3-5-1. 취업정보 4

11
3-5-2. 진로선택 4
3-5-3. 지도시설 2
3-5-4 . 진로지도만족도 1

4 . 결과

4-1. 진로
4-1-1. 졸업 3

14

36

4-1-2. 진학 3
4-1-3. 취업 8

4-2. 소득 4-2-1. 임금 3 3

4-3. 자격
4-3-1. 자격검정 4

7
4-3-2. 자격소지 3

4-4 . 실적
4-4-1. 성과 8

12
4-4-2. 평가 4

5. 국제비교

5-1. 환경
5-1-1. 인구구조 3

14

31

5-1-2. 경제사회구조 4
5-1-3. 노동환경 7

5-2. 투입
5-2-1. 선택/ 기회 4

6
5-2-2. 행정/ 재정 2

5-3. 과정 5-3-1. 학생/ 교원 2 2

5-4 . 결과

5-4-1. 진로 5

9
5-4-2. 소득 1
5-4-3. 자격 1
5-4-4 . 실적 2

5개
목표영역

20개
관심영역

61개
세부관심영역

205개
개별지표

205개
개별지표

205개
개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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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설정된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개발단계

여기에서는 앞서 설정된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세부항목들이 당장 개발될

지표항목들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훈련지표의 넓은 범위 안에 포함

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여 제시한 것이다. 지표항목에 따라 기존 조사

자료가 있어 지표화할 수 있는 항목도 있고, 한편으로는 향후 새로운 조사

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지표로 제시될 수 있는 항목들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설정된 지표항목을 자료의 준비 여부에 따라 개발 단계를 세 단

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기존의 조사자료가 있어 당장 지표화가 가능한 경

우는 1998년 직업교육훈련지표로 개발하고, 그 다음엔 비교적 단순한 조사

나 추가적인 조사만 수행하면 지표화가 가능한 경우는 1999년 직업교육훈련

지표에서 개발한다. 그리고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예컨대, 한국직업

능력개발원(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 등)와 지금은 기존의 자료는 없

지만 장래에 개발이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지표는 2000년 및 장래 개발지표

등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자 한다.28)

1) <1998년 직업교육훈련지표>의 항목 개발

본 직업교육훈련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 이에 본격적인 직업교육훈

련지표로 발간될 <1998년 직업교육훈련지표>에는 기존 자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제시의 범위는 직업교육훈련지표 개

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설정된 세부지표항목 중 1998년 직업교육훈련지표

에 반영할 지표는 기존에 조사가 수행되어 자료가 준비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즉 기존 조사자료나 일정한 수준의 통계치가 있어 지표화가

가능한 경우는 1998년 직업교육훈련지표로 개발하고자 한다.

28) 지표 개발단계는 Ⅳ장 2절 직업교육훈련지표의 항목 선정 에서 제시한 지표항목

표에서 개발단계 라는 난에 표기하였다. 각 세부지표항목의 개발단계는 이를 참

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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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98년 직업교육훈련지표>에 포함될 자료의 수집 및 집계는 대

체로 한국의 사회지표 , 교육통계연보 , 한국의 교육지표 , 노동통계연

감 , 직업훈련사업현황 등의 기존자료집에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

련된 지표 및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2) <1999년 직업교육훈련지표>의 항목 개발

한편, <1999년 직업교육훈련지표>는 99년 초 제시된 <1998년 직업교육훈

련지표>에 시간적인 제약 및 조사미비로 실지 못하였던 추가 조사 및 생산

된 통계자료들을 보완하여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들이 포함된다. 여기에 덧

붙여 1999년 중에 수행된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조사의 결과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자료생산이 가능한 지표도 반영하

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1999년 직업교육훈련지표에서 개발될 주요 지표들

은 비교적 단순한 조사나 추가적인 조사만 수행하면 지표화가 가능한 지표

들이다.

3) <2000년 직업교육훈련지표> 및 장래개발 항목

직업교육훈련 지표개발의 3년차인 <2000년 직업교육훈련지표>에는 다음

의 사항들이 망라되어 본격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대표하는 전문 지표자료

집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2000년에 발간될 직업교육훈련지표나

혹은 장래개발 직업교육훈련지표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간혈적으로 수행되었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조사자료들이 지표화

작업으로서의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그 동안 보고서를 위해 수

행되었던 조사 및 기타 외부기관에서 수행된 조사 등의 결과를 통계자료화

하여 상호비교할 수 있는 지표화 작업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이미 수행된

조사에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예컨대,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 등),

주기적 조사계획을 세워 직업교육훈련 지표개발에 요구되는 자료원을 다양

한 측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주기적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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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교육훈련지표 항목별 용어해설 및 산식

이 절에서는 앞에서 선정된 직업교육훈련지표들의 용어 해설 및 산식, 자

료원 등을 제시한다.

가. 직업교육훈련의 환경

1- 1. 인구구조

1- 1- 1. 총인구

1-1-1-0 1. 전체인구분포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시점(11월 1일 0시) 현재의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별, 연령대별, 지

역별 인구수(외국인 제외).

자료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1-1-02. 장래인구추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장래인구의 동태율(출생·사

망·이동율)을 감안하여 추계한 인구로 연도별 7월 1일 현재의 성

별, 연령대별 인구.

산식: 조성법 P 1 = P0 + B - D + IM - OM

자료원: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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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 학력인구

1-1-2-0 1. 학령인구수

만 6세∼2 1세까지의 각 학교급별에 해당하는 성별 인구수. 초등

교육 학령인구수는 6∼11세, 중등교육 학령인구수는 12∼17세, 고

등교육 학령인구수는 18∼2 1세.

자료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2-02. 국민평균교육연수

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국민의 성별,

연령대별 평균 교육연수. 각 학교급별 중퇴자는 국교 중퇴는 3년,

중학 중퇴는 7.5년, 고교 중퇴는 10.5년, 초급 및 전문대 중퇴는 13

년, 대학 이상 중퇴는 14년으로 계산.

산식: 국민의 총교육연수/ (만 6세 이상 인구수 - 학생인구수)

자료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1-2-03. 성인인구의 학력수준

25세 이상의 성인 인구에 대한 각 교육단계별, 성별, 연령대별 졸

업자의 구성비. 재학생 및 중퇴자는 바로 아래 단계로 간주함.

산식: {교육단계별 졸업자수(윗 단계 중퇴자 포함)/25세 이상의

성인 인구수}×100

자료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1-2-04. 향후 예상되는 고등교육지원자수 추이

학교급별 고등교육지원자의 연도별, 성별 지원전망.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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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경제사회구조

1- 2 - 1. 사회개발

1-2-1-0 1. 1인당 GNP, GDP 및 GDP의 산업별 구성비

(1) 1인당 GNP: 한 나라 안의 가계·기업·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

체가 일정기간(주로 1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

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GNP)을 총인구수로 나눈 금액.

산식: 총국민생산액/총인구수

(2) GDP: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의 합계.

(3) GDP의 산업별 구성비: GDP 중 주요산업의 국내총생산액이 차

지하는 비율.

산식: (주요산업별 국내총생산액/GDP)×100

자료원: 한국은행, 국민계정

1-2-1-02.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지출

국내총생산액 중 연구개발비(기업 연구개발비+대학 연구개발비+연

구기관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산식: (총연구개발지출비/GDP)×100

자료원: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1-2-1-03. GNS 지수

GNS(Gross National Satisfaction)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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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2 . 경제활동

1-2-2-0 1.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수와 실업자수 및 그 비율.

산식: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자료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2-2-02. 직종별 학력구성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관련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관련

직, 농수축산 관련직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인구의 학력구성 비율.

산식: (직종별, 교육단계별 졸업자수/직종별 취업자수)×100

자료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2-2-03.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기업규모별(1-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사업체수와 근로자수의 지역

별 분포.

자료원: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 2 - 3 . 취약계층

1-2-3-0 1. 저소득층인구

전체 소득계층 하위 20 %의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분포.

자료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2-3-02. 장애인인구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장애인 인구분포.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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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3. 재소자인구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재소자 인구분포.

자료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 2 - 4 . 고령인구

1-2-4-0 1. 고령인구

55세 이상 인구수 및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

자료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2-4-02.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 부양비: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연령 인구(15∼64세)에 대한 비

생산연령 인구(0∼14세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의 비율

산식: 비생산연령층 인구/생산연령 인구

(2) 노령화지수: 연소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령층 인구(65세 이

상)의 비율.

산식: 노령층 인구/연소층 인구

자료원: 통계청,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1-2-4-03. 고령취업자비율 및 재고용비율

(1) 고령취업자비율: 전체 근로자 중에서 55세 이상 근로자가 차지

하는 비율.

산식: (고령취업자수/전체 취업자수)×100

(2) 고령취업자의 재고용비율: 만기퇴직자 중에서 재고용된 근로자

수의 비율.

산식: (재고용된 만기퇴자수/55세 이상 인구수)×100

자료원: 고령취업자비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취업자 재고용비율 -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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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 노동환경

1- 3 - 1. 노동환경

1-3-1-0 1. 구인 및 구직배율

구인수와 구직자수의 비율.

산식: 구인배율=(구인수/구직자수)×100

구직배율=(구직자수/구인수)×100

자료원: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3-1-02. 노동이동률(입직률 및 이직률)

(1) 입직률: 전월말 근로자수에 대한 당월중 입직자(신규 채용, 다

른 사업체로부터 전입자)의 비율로 매월의 입직률을 연평균한 수

치.

산식: {금월중 입직자수/ (전월말근로자수+금월말근로자수)/2 }×100

(2) 이직률: 전월말 근로자수에 대한 당월중 이직자(해고자, 사퇴

자, 퇴직자 등)의 비율로 매월의 이직률을 연평균한 수치.

산식: {금월중 이직자수/ (전월말근로자수+금월말근로자수)/2 }×100

자료원: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1- 3 - 2 . 근로조건

1-3-2-0 1. 임금수준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100)으로 본 산업별, 학력별, 성별

임금수준.

자료원: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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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2. 월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평균근로시간

1개월 평균 근로일수와 1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식: 월평균 근로일수={월중근로일수/ (전월말근로자수+

당월말근로자수)/2 }

주당 평균근로시간=월평균근로시간×(7/30.4)

자료원: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1-3-2-03. 노동생산성 지수

산출량지수를 노동투입지수로 나누어 지수화한 것으로 생산과정에

서 사용된 투입물의 생산적 효율을 의미.

산식: 산업생산지수 또는 불변 GDP지수/연실근로시간지수

자료원: 한국생산성본부 자료

1-3-2-04.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기업의 전체 노동비용 가운데 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율.

산식: (총교육훈련비/총노동비용)×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1- 3 - 3 . 노동력

1-3-3-0 1. 취업자수 및 구성비

산업별, 직종별 취업자수 및 구성비

산식: (산업별·직업별 취업자수/총 취업자수)×100

자료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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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2. 상시취업률 및 피고용률

총취업자 중 상용고가 차지하는 비율과 피용자가 차지하는 비율.

산식: 상시취업률=(상용고/취업자수)×100

피고용률=(피용자수/취업자수)×100

자료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3-3-03. 기능인력

산업별, 직종별, 학력별 기능인력수 및 구성비.

산식: (산업별·직종별·학력별 기능인력수/총기능인력수)×100

자료원: 노동부, 고용전망조사보고서

1-3-3-04. 재택, 파견, 파트타임근로자

재택근로자수, 파견근로자수, 파트타임근로자수 및 전체 근로자수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

산식: 재택근로자비율=(재택근로자수/취업자수)×100

파견근로자비율=(파견근로자수/취업자수)×100

파트타임근로자비율=(파트타임근로자수/취업자수)×100

자료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3-3-05. 외국인 근로자 및 해외취업자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수와 외국에 취업한 해외취업자수

및 비율.

산식: 외국인 근로자비율=(외국인근로자수/취업자수)×100

해외취업자비율=(해외취업자수/취업자수)×100

자료원: 외국인 근로자수 -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

해외취업자수 -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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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 4 . 인력수급

1-3-4-0 1. 인력부족률

기준일 현재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전체 사업체를 산업별, 직종별,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임금, 근로조건 등을 불문하고 증원 또는

보충이 필요한 인력의 비율.

산식: (부족인원/현원)×100

자료원: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1-3-4-02. 생산관련직 인력수요

생산관련직 현원 대비 부족인원의 비율.

산식: 생산관련직 인력부족률=(생산관련직 부족인원/생산관련직

현원)×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1-3-4-03. 중분류 직종별 생산직 현원 및 부족률

기준일 현재 중분류 직종별 생산직의 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

산식: 부족률=중분류 직종별 생산직 부족인원/중분류 직종별

생산직 현원)×100

자료원: 노동부, 고용전망조사보고서

1- 3 - 5 . 실업

1-3-5-0 1.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미취업자의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신규 및

전직 비율.

산식: (미취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100

자료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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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2. 전직실업자의 실업기간

전직실업자의 실업기간대별 구성비.

산식: (실업기간대별 전직실업자수/총전직실업자수)×100

자료원: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1-3-5-03.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및 전직실업자수

구직기간대별(0∼3개월, 3∼6개월, 6∼12개월, 12∼18개월, 18개월

이상) 실업자 구성비 및 전직실업자수

산식: (구직기간대별 실업자수/총실업자수)×100

자료원: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1- 4 . 직업의식

1- 4 - 1. 직업선호도

1-4-1-0 1. 국민의 이상희망직업

국민들이 기준 시점에서 희망하는 직업(주관적 지표). 성별, 연령

대별, 학력별, 취약계층별 집계.

자료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1-4-1-02. 직업결정의 주요 요인

취업자 가운데 현재의 직업을 결정하게 된 주이유(주관적 지표).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취약계층별 집계.

범주항목: 적성과 흥미, 자기발전, 사회적 인정, 임금, 안정성, 자유

재량 등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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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3. 직업교육훈련의 목적(동기)

현재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교육훈련 이유(주관

적 지표).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직종별, 취약계층별 집계.

범주항목: 취업, 재취업, 전직, 직업향상, 여가선용 등

자료원: 새로운 조사

1- 4 - 2 . 직업정보

1-4-2-0 1. 직업에 대한 정보원

현재 자신의 직업을 구할 때 얻게된 정보원. 성별, 연령대별, 학력

별, 취약계층별 집계.

정보원의 범주항목: 신문·방송매체, 구인정보지, 직업안정기관, 취

업설명회, PC통신, 친구·선배·친지의 소개

자료원: 새로운 조사

1-4-2-02.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보원

직업교육훈련 및 기관에 대한 정보원.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취

약계층별 집계.

정보원의 범주항목: 신문·방송매체, 구인정보지, 직업안정기관, 취

업설명회, PC통신, 친구·선배·친지의 소개

자료원: 새로운 조사

1-4-2-03.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일반 국민들의 여성 취업에 대해 가진 생각. 성별, 연령대별, 학력

별 집계(주관적 지표).

항목범주: 여성의 능력, 사회적 편견,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근

로여건, 가사 및 육아부담.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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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 3 . 근로만족도

1-4-3-0 1.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임금수준, 직장내 인간관계 등 근로여건 전

반에 대한 만족도.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취약계층별 집계(주관

적 지표).

만족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함.

자료원: 새로운 조사

1-4-3-02. 직무만족도

임금근로자들의 일의 내용, 양, 성격 등 직무와 관련된 만족도. 성

별, 연령대별, 학력별, 취약계층별 집계(주관적 지표).

만족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함.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4-3-03. 직업만족도

자신의 직업 전반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취약계층별 집계(주관적 지표).

만족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함.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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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 4 . 직업훈련만족도

1-4-4-0 1. 직업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

일반 국민 및 직업교육기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 성별, 연령별, 기관별, 취약계층별 집계(주관적 지표).

만족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함.

자료원: 새로운 조사

1-4-4-02.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만족도

일반 국민 및 직업훈련기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만족도. 성별, 연령별, 기관별, 취약계층별로 파악(주관적 지

표).

만족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함.

자료원: 새로운 조사

1-4-4-03. 기타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만족도

일반 국민 및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타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만족도. 성별, 연령별, 기관별, 취약계층

로 파악(주관적 지표).

만족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함.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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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직업교육훈련의 투입

2- 1. 선택/기회

2 - 1- 1. 입학

2-1-1-0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정원 및 입학자

직업교육훈련의 규모와 기회 수준을 나타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정원 및 입학자수.

자료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2-1-1-02. 직업기술교육 수요

실업고 및 전문대학 진학 의사(주관적 지표).

자료원: 새로운 조사

2-1-1-03. 직업교육훈련의 규모 및 수용능력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지역별 규모(시설) 및 수용능력(인원). 이 자료

는 배후 인력수요처의 분포 등과 직접 관련되어 지역균형개발, 노

동력의 원활한 수급에 관한 정보 및 교육기회의 지역별 격차에 관

한 정보 제공.

자료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2-1-1-04. 일반계와 실업계고교 학생비율

전체 고교생수의 일반계고교 학생수와 실업계고교 학생수의 비율

산식: (실업계 및 일반계고교 학생수/ 총고등학교 학생수)×100

자료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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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2 . 평생교육

2-1-2-01.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성인이 1년 동안 참여한 총교육일수(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TV 및 라디오 강좌 청취, 기타 등) 및 참여율.

산식: 평생학습참여율=(참여성인/ 전체성인)×100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1-2-02. 성인의 직업관련 계속교육 참여율

25∼64세 취업자 중 지난 1년간 직업 관련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취업자의 비율.

산식: (25∼64세 취업자 중 지난 1년간 직업 관련 계속교육 프로그

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취업자수/ 25∼64세 취업자수)×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2 - 1- 3 . 전공선호도

2-1-3-01. 전공선택 결정

직업교육훈련기관이나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주관적 지표).

범주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명성, 적성과 흥미, 전공의 장래성,

합격 가능한 곳

자료원: 새로운 조사

2-1-3-02. 직업교육훈련기관 계열/ 전공 선호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희망하는 계열/ 전공 선호도(주관적 지표).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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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3.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충족도

직업교육훈련기관 유형별 교육훈련 기회의 양적 규모 적절성에 대

한 인식(주관적 지표).

충족도: 매우 많음, 많은 편임, 적절함, 적은 편임, 매우 적음

자료원: 새로운 조사

2-1-3-04. 특성화 고교 및 특성화 대학에 대한 선호도

중학교 졸업자의 특성화 고교 진학의사 및 선호도, 고등학교 졸업

자의 특성화 대학 진학의사 및 선호도(주관적 지표).

자료원 : 새로운 조사

2 - 2 . 시설/설비

2 - 2 - 1. 시설

2-2-1-01. 직업교육훈련예산 중 시설비 비율

직업교육훈련기관별 전체 예산 대비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

산식: (시설비/ 기관별 전체예산)×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2-2-1-02.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실 및 실험실습실당 학생수

직업교육훈련기관 시설 중 교실 및 실험실습실 1실당 학생수.

산식: 총 학생수/ 총 교실 및 실험실습실수.

자료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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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 직업교육훈련기관 공동실습실 보유율

직업교육훈련기관 학생의 실습, 실험을 위한 공동실습실 보유비율.

산식: (공동실습실 보유 기관수/ 총 기관수)×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2-2-1-04. 직업교육훈련기관 학생 1인당 교지면적

직업교육훈련기관 학생 1인당 교지(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교사

대지와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장을 의미) 면적(m 2).

산식: 교지면적(m 2 )/ 총학생수

자료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 - 2 - 2 . 설비

2-2-2-01. 직업교육훈련예산 중 설비비 비율

직업교육훈련기관별 전체 예산 대비 설비비가 차지하는 비율.

산식: (설비비/ 기관별 전체예산)×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2-2-2-02. 직업교육훈련설비 보유 및 활용률

직업교육훈련기관별 보유 설비의 활용 비율.

산식: (활용 설비수/ 보유 설비수)×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2-2-2-03. 교(보)재수

직업교육훈련기관별 비치된 교보재수.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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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 도서관 장서수 및 학생 1인당 장서수

(1) 직업교육훈련기관별 도서관 당 보유하고 있는 장서수.

산식: 장서수/ 도서관수

자료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 직업교육훈련기관 학생 1인당 기관 도서관 장서수.

산식: 장서수/ 총 학생수

자료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 - 2 - 3 . 정보화

2-2-3-01. PC 보유 대수 및 PC 1대당 학생수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PC 보유 대수.

산식: 기관 보유 총 PC수/ 총 기관수

자료원: 교육부, 내부자료

(2) 각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PC 1대당 학생수.

산식: 총학생수/ 총PC수

자료원: 교육부, 내부자료

2-2-3-02. 원격교육실시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교수방법 중 원격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

는 기관수 비율.

산식: 원격교육 실시 기관수 / 전체 직업교육훈련기관수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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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 행정/재정

2 - 3 - 1. 예산

2-3-2-01. 직업교육훈련 재정의 재원 및 예산

직업교육훈련 예산의 재원 형성방법 및 구성. 일반회계, 기금 등

으로 구분.

자료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새로운 조사

2-3-2-01. 직업교육훈련기관 예산배분 비율

직업교육훈련 예산 가운데 각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원: 새로운 조사

2-3-2-0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직업교육훈련예산 비율

전체 직업교육훈련예산 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

산식: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업교육훈련비/ 총직업교육훈련비)

×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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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2 . 기금

2-3-2-01. 직업교육훈련기금 조성 및 운용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운영실적(수입, 지출, 잉여금)

자료원: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2-3-2-02.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

고용보험기금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내 직업훈련

비용지원, 교육훈련지원, 실업자재취직훈련,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의 재원 규모 및 지출 현황.

자료원: 노동부, 고용보험동향

2-3-2-03. 고용안정사업 재정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안정사업으로 시행되는 휴업수당지원금, 직

업전환훈련지원금 등 고용조정 지원, 지역고용촉진 지원,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재원 규모 및 지출 현황.

자료원: 노동부, 고용보험동향

2-3-2-04. 실업급여사업 재정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사업으로 시행되는 구직급여 및 취직촉

진수당 등의 재원 규모 및 지출 현황.

자료원: 노동부, 고용보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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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3 . 비용

2-3-3-01.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비율 및 분담금 납부실적

(1) 전체 직업훈련실시 대비 사업내직업훈련 실시비율.

산식: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율/ 전체 직업훈련 실시율)×100

(2) 사업체규모별 직업훈련의무분담금 납부 실적

산식: 직업훈련의무비용(임금총액×훈련비율)–직업훈련실시비용

자료원: 노동부,

2-3-3-02. 훈련비율과 보험료율

(1)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 하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직업훈련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

산식: 공정의무비율=(생산직무경력입직자수×평균훈련기간×집체훈련

실시비율×표준훈련비)/ 임금총액

(2) 고용보험료율을 의미.

구분: 한도액은 임금액의 1000분의 30( 98. 2. 20)이며, 고용안정사

업은 1000분의 3, 실업급여는 1000분의 10,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

로자수에 따라 구분.

자료원: 노동부,

2-3-3-03. 기업의 직업교육훈련비 비율

기업의 총지출 중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비율.

산식: (교육훈련비총액/ 노동비용총액)×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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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4. 1인당 장학금 급여액 및 장학금수혜자비율

(1) 각 직업교육훈련기관 학생 가운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1

인이 실제 받고 있는 연간 장학금 수혜액수.

산식: 1인당 장학금 급여액=총 장학금액/ 총수혜자수

자료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 장학금 수혜율은 각 학급별로 정부 및 지방, 기타 기관으로부

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수의 비율. 이에는 학비감면자(입학금, 수업

료 및 육성회비를 감면받은 학생) 제외.

산식: 장학금 수혜율=(장학금 수혜자 총수/ 총학생수)×100

자료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2-3-2-05. 직업교육훈련 평균 납입액(1인당 연액)

직업교육훈련기관별 학생 1인당 평균납입액.

산식: 총납입액(수업료+육성회비)/ 총학생수

자료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2-3-2-06. 가계지출 중 직업교육훈련비 비율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직업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

산식: (직업교육훈련비/ 가계 총지출)×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2-3-2-07. 직업교육훈련기관별 1인당 교육훈련비

직업훈련기관별 전체 예산 대비 1인당 소요되는 교육비.

산식: 기관별 총예산/ 기관별 총학생수

자료원: 새로운 조사

- 133 -



2-3-2-08. 1인당 직업교육훈련비 및 실험실습비

직업교육훈련기관별 1인당 직업교육훈련비 중 실험실습비가 차지

하는 비율

산식: (1인당 실업실습비/ 1인당 직업교육훈련비)×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2 - 3 - 4 . 정부지원

2-3-4-01. 직업교육훈련 담당 공무원(전공) 및 비율

전체 공무원 가운데 직업교육훈련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비율

과 그들의 전공 현황.

산식: (직업교육훈련담당 공무원수/ 전체 공무원수)×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2-3-4-02. 우수 직업교육훈련기관 지원

교육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에서 우수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지원한

사업 및 예산 현황.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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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직업교육훈련의 과정

3 - 1. 편제

3 - 1- 1. 기관/학과

3-1-1-01. 직업교육훈련기관수

지역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수.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노동부, 교육훈련기관총람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3-1-1-02. 직업교육훈련기관 학급수

지역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학급수.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노동부, 교육훈련기관총람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3-1-1-03. 직업교육훈련기관 학과수

지역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학과수.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노동부, 교육훈련기관총람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3-1-1-04.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 종류수의 변화

연도별 실업계 고등학교의 설치학과 종류의 변화.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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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2 . 자격과정

3-1-2-0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격과정 설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해당 자격이 주

어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수와 과정수 및 자격취득인원수.

자료원: 새로운 조사

3-1-2-02. 학점은행 인정기관수 및 과정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육부가 학점으로 인정하여 주는 직

업교육훈련기관수 및 과정수.

자료원: 교육부,

3 - 1- 3 . 산학연계

3-1-3-01. 일반계 고교생들의 위탁교육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비진학자를 위탁받아 진로지도를 실시하

는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학교, 직업전문학교의 학교별 설치과정

(반수), 수용인원, 설치연도.

자료원: 교육부, 각종 통계 현황, 과학기술과 내부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매월훈련실시현황, 1997.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내부자료, 1997.

3-1-3-02. 2+1체제 실시 공업계 고등학교

2+1체제 에 참여하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수, 참여 산업체수 및 학

생수.

자료원: 새로운 조사

3-1-3-03. 교육과정 연계운영 시범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문대학 및 실업계 고등학교.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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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4. 직업교육 고등교육기관의 산업체 위탁교육

산업체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전문대학/ 산업대학 학교수, 학과수,

학생수 및 산업체수.

자료원: 새로운 조사

3-1-3-05.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간 산학협동 및 산학협동센타 설치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간의 산학협동 참여 기관수 및 산업체

수의 실습협력/ 취업협력/ 인력공급협력 등 협력유형별 분포, 산학

협동센타를 설치한 기관수.

자료원: 새로운 조사

3 - 1- 4 . 훈련기간

3-1-4-01. 공공·사업내·인정직업훈련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공공훈련, 사업내훈련, 인정직업훈련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별 훈

련기간과 훈련시간.

자료원: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2 . 학생/훈련생

3 - 2 - 1. 학생

3-2-1-01. 직업교육훈련기관 재학생 및 훈련생수

연도별, 성별, 학년별, 과정별, 지역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재학생

수와 훈련생수.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노동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학원연합회, 평생교육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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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2. 직업교육훈련기관 학생 및 훈련생의 변동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도별, 지역별, 과정별 제적자수, 중퇴자수,

휴학자수, 유급자수, 복학자수, 전출자수, 전입자수.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3-2-1-03. 직업교육기관의 계열별 학생 비중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계열별 학생수 비율.

산식: (계열별 학생수/ 총학생수) × 100

자료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3-2-1-04. 학점은행 과정별 인원수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의 연도별, 과정별 인원수.

자료원: 새로운 조사

3 - 2 - 2 . 학생이동

3-2-2-01. 실업계 고등학교 및 학과간 학생이동실태: 전학률/ 전과율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간 이동(동일한 계열로의 학교간 이동) 및

학과간(같은 학교 내의 다른 계열로의 이동) 이동 실태를 나타내

는 전학률과 전과율.

산식: 전학률 - (총전학자수/ 총학생수) × 100

전과율 - (총전과자수/ 총학생수) × 100

자료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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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3 . 현장경력

3-2-3-01. 개방대학 학생의 직업 및 산업체 근무경력

개방대학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의 산업체 근무경력별, 직업별 학

생수.

자료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3- 3 . 교원

3 - 3 - 1. 교직원

3-3-1-01.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원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성별, 연령별, 자격별, 지역별 교원수.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3-3-1-02. 직업교육훈련기관 사무직원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무직원수.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3-3-1-03. 교원 1인당 학생수

연도별, 지역별, 기관별 교원 1인당 학생수.

산식: (총학생수/ 총교원수)×100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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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4. 교원 1인당 주당 평균담당수업시간수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원 1인이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수업

시간수.

산식: (전체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수/ 총교원수)×100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3-3-1-05. 연령 및 경력연수별 교원 구성비

직업교육훈련기관별 연령층 및 경력연수별 교원 구성비.

연령대별: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

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0세 이상

경력연수대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 이상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3-3-1-06. 교원이직률

전체 교원 중 해고, 사직, 퇴직(정년퇴직, 신체적 장해, 사망, 전출

등) 등에 의한 이직자의 비율.

집계항목: 연도별, 성별, 기관별

산식: [당해연도 이직교원/ {(전년도 총교원+당해연도 총교원)/ 2}]

×100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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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7.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성별, 연령별, 기관별 교원의 교직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주관적 지표).

만족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함.

자료원: 새로운 조사

3 - 3 - 2 . 교원양성

3-3-2-01. 직업교육훈련 교원양성

연도별, 기관별, 과정별, 전공별 직업교육훈련 교원의 양성수.

자료원: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3-3-2-02. 실업계 고등학교 관련 과목별 교사 재교육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 중 담당과목과 관련하여 재교육을 받은 교

원의 연도별, 지역별, 연령별 비율.

산식: (재교육을 받은 교원수/ 전체 교원수)×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3-3-2-03. 현장연수를 받은 교원의 구성비

직업교육훈련기관별 교원 가운데 현장연수를 받은 교원의 연도별,

지역별, 연령별 비율.

산식: (현장연수를 받은 교원수/ 전체 교원수)×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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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3 . 교원자격

3-3-3-01. 직업교육훈련교원의 교사자격 및 학위별 구성

직업교육훈련기관별, 자격별, 학위별 교원수 및 구성 비율.

자격별: 교장, 교감, 1급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양

호교사, 기타

학위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산식: 고교=(자격별 교원수/ 전체 교원수)×100

대학=(학위별 교원수/ 전체 교원수)×100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3-3-3-02.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원의 전공일치도 및 과원 교원수

직업교육훈련기관별 교원의 자격표시 과목과 담당 과목의 일치율

및 상치교과 담당 교원수.

산식: 전공일치도=(자격표시 과목과 담당과목이 일치하는 교원수/

총교원수)×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3-3-3-03. 기능대학 전문교과 자격증 취득 교원수

기능대학 전문교과 교원 가운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연도별, 과

정별, 지역별 교원수 및 비율.

산식: (자격증 취득 전문교과 교원수/ 전체 전문교과 교원수)×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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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 학습

3 - 4 - 1. 학습시간

3-4-1-01. 연간 및 주당 법정 수업/ 훈련시간과 이수과목수

직업교육훈련기관별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연간·주당 수업시간수

와 해당 기관을 졸업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할 교과목수.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법전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3-4-1-02. 실험 및 실습시간 비율

직업교육훈련기관별 전체 수업시간수 중 실험 및 실습시간이 차지

하는 비율

산식: (실험 및 실습시간수/ 전체 수업시간수)×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3-4-1-03. 현장학습(현장학습참가 및 시간)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수와 전체 수업시간수 중

현장학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산식: (현장학습시간/ 전체 수업시간수)×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3-4-1-04. 보통·교양과목 대 전공교과 구성 및 비율

졸업에 필요한 보통·교양과목 학점과 전공교과목 학점의 비율.

산식: (전공과목 학점수/ 보통·교양과목 학점수)×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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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2 . 학습교류

3-4-2-01. 직업교육 고등교육기관의 해외교류 및 연수

전문대학, 기능대학, 산업대학 가운데 해외 기관과 교류활동을 하

는 학교수, 해외교류건수 및 해외연수 참가자수.

자료원: 새로운 조사

3-4-2-02.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연계프로그램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 사이에서 실시하는 연계프로그램의 내용 및 참

여기관수.

자료원: 새로운 조사

3 - 4 - 3 . 학습만족도

3-4-3-01. 학습에 대한 만족도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전반에 대한 만족도(주

관적 지표).

만족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함.

자료원: 새로운 조사

3-4-3-02. 교과내용의 난이도에 대한 만족도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교과내용의 난이도에 대한 만

족도(주관적 지표).

난이도: 매우 쉬움, 쉬움, 보통임, 어려움, 매우 어려움.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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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3. 교과내용의 분량에 대한 만족도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교과내용의 분량에 대한 만족

도(주관적 지표).

분량: 매우 적음, 적음, 보통임, 많음, 매우 많음.

자료원: 새로운 조사

3-4-3-04. 전공에 대한 만족도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지표).

만족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함.

자료원: 새로운 조사

3 - 4 - 4 . 창업

3-4-4-01. 창업교육

창업에 관한 교육과정을 설치한 지역별 직업교육훈련기관수 및 재

학생수/ 이수자수.

자료원: 새로운 조사

3-4-4-02. 벤처동아리

벤처기업 동아리가 있는 지역별 전문대학·산업대학수, 동아리수,

참여학생수.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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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 진로지도

3 - 5- 1. 취업정보

3-5-1-01. 국공립 및 민간 직업안정기관수

국공립 및 민간 직업안정기관의 지역별 기관수, 직업상담원수 및

상담원의 자격증 소지비율.

산식: (자격증 소지 직업상담원의 수/ 전체 직업상담원의 수)×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3-5-1-02.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직업안정기관의 연도별, 지역별 취업알선 실적.

자료원: 노동부,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3-5-1-03. 인구 1천명당 직업상담원수 및 이용자

인구 1천명당 직업상담원수 및 직업상담원과 상담한 인원수의 지

역별 분포.

산식: 전체 직업상담원수/ 1,0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3-5-1-04. 취업자의 구직방법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졸업한 취업자의 구직방법.

구직방법: 신문·방송매체, 구인정보지 및 잡지, 직업안정기관, 취

업설명회, PC통신, 친구·선배·친지의 소개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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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2 . 진로선택

3-5-2-01. 연간 교사와 면담하는 횟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학생·훈련생 1명이 취업 및 진학에 관하여

담당교사와 면담하는 평균횟수.

산식: 전체 면담횟수/ 전체 학생·훈련생수

자료원: 새로운 조사

3-5-2-02. 진로지도를 위한 표준화검사(적성검사) 실시 비율

진로지도를 위하여 표준화검사를 실시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도

별, 지역별 비율.

산식: (표준화검사 실시 기관수/ 전체 기관수)×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3-5-2-03. 창업지도

창업을 위하여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수의 지역별

분포.

자료원: 새로운 조사

3-5-2-04. 취약계층의 진로지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수의

지역별 분포.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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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3 . 진로지도시설

3-5-2-01. 진로지도 상담교사 및 진로지도실 확보율

각 기관의 학생 및 훈련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진로지도 상담교사

및 진로지도 상담실 확보율.

산식: 상담교사확보율=(상담교사 보유 학교수/ 전체 학교수)×100

진로지도실확보율=(진로지도실 보유 학교수/ 전체 학교수)

×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3-5-3-02. 진학지도/ 취업지도/ 추수지도의 정보관리체제

진학지도/ 취업지도/ 추수지도를 위하여 정보관리체제를 설치한 직

업교육훈련기관수의 연도별, 지역별 분포.

자료원: 새로운 조사

3 - 5- 4 . 진로지도만족도

3-5-4-01.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학생 및 훈련생의 진로지도 전반에 대한 만족

도(주관적 지표).

만족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함.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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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업교육훈련의 결과

4- 1. 진로

4 - 1- 1. 졸업

4-1-1-0 1.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수

직업교육훈련기관별 졸업자수.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4-1-1-02. 재훈련수료자 지수

총근로자수 가운데 재훈련수료자수의 비율.

산식: (재훈련수료자수/총근로자수)×100

자료원: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1-1-03. 전직훈련수료자 지수

총근로자수에 가운데 전직훈련수료자수의 비율.

산식: (전직훈련수료자수/총근로자수)×100

자료원: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 - 1- 2 . 진학

4-1-2-0 1.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수 및 비율.

산식: (진학자수/졸업자수)×100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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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2.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동일계열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진학자가 자신이 전공한 계열과 동일

한 계열의 상급학교 및 기관에 진학한 학생의 비율.

산식: (동일계열 진학자/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진학자)×100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4-1-2-03.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동일계열 진학혜택

실업계 고교 졸업자가 동일 계열의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혜택 유형별 고등교육기관수.

자료원: 새로운 조사

4 - 1- 3 . 취업

4-1-3-0 1.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가운데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인

원수 및 진학자와 입대자를 제외한 전체 졸업자수 대비 비율.

산식: [취업자수/ {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 }]× 100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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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2.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동일계열 취업률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취업자가 자신이 전공한 계열과 동일

한 계열에 취업한 학생 비율.

산식: (동일계열 취업자수/전체취업자수)×100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4-1-3-03.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취업경로별 취업자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취업경로별 취업자수 및 전체 취업자

대비 비율.

취업경로: 학교추천, 채용시험, 친구·친지소개, 실습, 부모경영사

업, 자영, 기타

산식: (취업경로별 취업자수/전체취업자수)×100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4-1-3-04.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취업형태별 취업자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취업형태별 취업자수 및 전체 취업자

대비 비율.

취업형태: 상근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

족종사자

산식: (취업형태별 취업자수/전체취업자수)×100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새로운 조사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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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5.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취업시간별 취업자수 및 전체 취업자

대비 비율.

취업시간대: 주 1∼17시간, 18∼26시간, 27∼35시간, 36∼44시간,

45∼53시간, 54시간 이상

산식: (취업시간별 취업자수/전체취업자수)×100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새로운 조사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4-1-3-06.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 후 취업소요기간대별 취업자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처음 취업하기까지의 소요기간대별

취업자수 및 전체 취업자 대비수 비율.

소요기간: 0∼3개월, 3∼6개월, 6∼12개월, 12∼18개월, 18개월 이상

산식: (소요기간별 취업자수/전체취업자수)×100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새로운 조사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4-1-3-07.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취업중이거나 취업한 경험이 있을 경

우의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주관적 지표).

일치도: 매우 일치함, 일치하는 편임, 보통임, 관계없는 편임, 전혀

관계없음.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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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8.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이직률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취업자 가운데 전월말 근로자수에 대

한 당월중 이직자의 비율로 매월의 이직률을 연평균한 수치.

산식: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금월중 이직자수/ (직업교육훈련

기관 졸업자의 전월말 근로자수/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금월

말 근로자수)}×100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새로운 조사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4 - 2 . 소득

4 - 2 - 1. 임금

4-2-1-0 1.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임금수준 및 격차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취업자의 평균임금과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수준의 격차.

산식: 임금격차=(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총취업자의 평균임

금/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4-2-1-02. 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취업자의 평균초임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취업자의 평균초임을 취업자 전체 평

균초임과 비교.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새로운 조사

직업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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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3. 취약계층의 임금수준

저소득층(전체 소득의 하위 25 %층), 고령자, 장애인, 재소자의 월

평균 임금액.

자료원: 새로운 조사

4 - 3 . 자격

4 - 3 - 1. 자격검정

4-3-1-0 1. 국가기술자격검정 등록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연도별, 등급별, 분야별, 성별 등록자수.

자료원: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4-3-1-02. 국가기술자격검정 취득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연도별, 등급별, 분야별, 성별 취득자수 및

취득률.

산식: (취득자수/응시자수) × 100

자료원: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4-3-1-03. 공공직업훈련기관 시행 기술자격검정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종목

의 연도별 변화 현황.

자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대한상공회의소 -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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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4. 주무부처별 기술자격검정종목

중앙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종목의 연도별 변화.

자료원: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4 - 3 - 2 . 자격소지

4-3-2-0 1. 기능자격증 소지자 비율

총근로자수 가운데 기능자격증 소지자수의 비율.

산식: (기능자격증 소지자수/총근로자수)×100

자료원: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3-2-02. 국가공인 민간자격

민간에서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자격증을 수여하지만 국가가 자격

을 인정하여 주는 연도별, 수여기관별, 과정별 기술자격 취득자수.

자료원: 새로운 조사

4-3-2-03. 제조업 인력의 학위자격 구성비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

고 있는 비율.

산식: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제조업 근로자수/제조업

근로자수)×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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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실적

4 - 4 - 1. 성과

4-4-1-0 1. 직업훈련 실적

공공훈련·사업내훈련·인정훈련의 연도별, 기관별, 기능수준별 인

력양성수.

자료원: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4-4-2-02. 직업훈련 계획 및 성과

공공훈련·사업내훈련·인정훈련의 연도별, 기능수준별 인력양성

의 계획 및 계획달성율.

산식: (양성인력수/계획인력수)×100

자료원: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4-3-2-03.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인력양성 분담비율

직업교육훈련기관 전체 졸업자 가운데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수 및

직업훈련기관 졸업자수의 연도별, 지역별 비율.

산식: 직업교육기관 인력양성분담률=(직업교육기관 졸업자수/직업교

육훈련기관 졸업자수)×100

직업훈련기관 인력양성분담률=(직업훈련기관 졸업자수/직업교

육훈련기관 졸업자수)×100

자료원: 직업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직업훈련기관 -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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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4. 직업교육훈련 투자수익률

직업교육훈련기관별 직업교육훈련 투자수익률.

산식: 투자수익률 =
n

i = 1

X i
( 1 + r) 2

자료원: 새로운 조사

4-4-1-05.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가율

전체 실업자 가운데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인원수 및

비율.

산식: {(실업자수 중 직업훈련을 받은 인원수+직업훈련 중인 실업자

수)/총실업자수}×100

자료원: 새로운 조사

4-4-1-06. 직업능력개발사업 계획 및 실적

연도별, 지역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 사업

체수 및 세부사업별 훈련인원수.

자료원: 노동부, 고용보험통계월보; 고용보험동향

4-4-1-07. 고용안정사업 계획 및 실적

연도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고용안정사업 계획 및 실적.

자료원: 노동부, 고용보험통계월보; 고용보험동향

4-4-1-08. 실업급여 계획 및 실적

연도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실업급여 계획 및 실적.

자료원: 노동부, 고용보험통계월보; 고용보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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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2 . 평가

4-4-2-0 1. 독학사 학위취득

독학사 학위취득자수 및 취득율.

산식: (합격자수/응시자수) × 100

자료원: 교육부, 교육통계편람

4-4-2-02. 직업교육훈련기관 재학생의 학업성취도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훈련생의 학업성취도

자료원: 새로운 조사

4-4-2-03.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을 고용한 산업체가 그 졸업생의 업무능

력을 통해 느끼는 직업교육훈련의 만족 정도(주관적 지표).

만족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함

자료원: 새로운 조사

4-4-2-04. 직업교육훈련의 경제성장 기여도

직업교육훈련이 우리 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

산식: Denison의 측정모형

자료원: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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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직업교육훈련의 국제비교

5- 1. 환경

5- 1- 1. 인구구조

5-1-1-0 1. 국토의 크기 및 인구

주요 국가의 국토 크기 및 인구.

자료원: NCES, Education in States and Nations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5-1-1-02. 전체 인구 중 학령인구(청년인구).

주요 국가의 만 6세∼2 1세까지의 각 학교급별에 해당하는 성별 인

구수. 초등교육 학령인구수는 6-11세, 중등교육 학령인구수는

12-17세, 고등교육 학령인구수는 18-2 1세.

자료원: OECD, Education at a Glance

5-1-1-03. 국민의 학력구성비

주요 국가의 25세 이상의 성인 인구에 대한 각 교육단계별, 성별,

연령대별 졸업자의 구성비.

자료원: OECD, Education at a Glance

5- 1- 2 . 경제사회구조

5-1-2-0 1. 1인당 국내총생산액/국내총생산(생계비지수)

주요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GNP) 및 국내총생산(GDP).

자료원: NCES, Education in States and Nations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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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2.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주요 국가의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수와 실업자수 및 그 비율.

산식: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자료원: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5-1-2-03. 학력별 노동력 비율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졸업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자료원: NCES, Education Indicators

OECD, Education at a Glance

5-1-2-04. 학력별 노동시장 참여율

주요 국가의 특정 학력별 인구 가운데 노동력에 참여하고 있는 같

은 학력집단인구의 백분율.

산식: 노동시장참여율=(노동력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 학력집단 인

구수/같은 학력집단의 총인구수)×100

자료원: OECD, Education at a Glance

5- 1- 3 . 노동환경

5-1-3-0 1. 취업자수 및 취업률

주요 국가의 취업자수 및 취업률.

산식: 취업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원: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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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2. 취업자 구성비

주요 국가의 산업별, 직종별 취업자수 및 구성비.

산식: (산업별·직업별 취업자수/총 취업자수)×100

자료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5-1-3-03. 실업자수 및 실업률(청소년 및 장기실업자 비율)

주요 국가의 경제활동인구 중 미취업자의 성별, 연령대별, 실직기

간별 비율.

산식: (미취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100

자료원: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5-1-3-04. 평균임금

주요 국가의 산업별 평균임금액.

자료원: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5-1-3-05. 주당 근로시간

주요 국가의 주당평균 근로시간.

산식: 주당 평균근로시간=월평균근로시간×(7/30.4)

자료원: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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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6. 노동생산성

주요 국가의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은 산출량지수를 노동투입지

수로 나누어 지수화한 것으로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의 생산

적 효율을 의미.

산식: 산업생산지수 또는 불변 GDP지수/연실근로시간지수

자료원: NCES, Education Indicators

5-1-3-07. 학력별 취업·실업·퇴직연수

주요 국가의 25∼64세 인구의 학력수준별 취업, 실업, 퇴직 기대기

간 년수.

자료원: OECD, Education at a Glance

5- 2 . 투입

5- 2 - 1. 선택/기회

5-2-1-0 1. 학력별 취학률

주요 국가의 취학적령인구(만4세∼2 1세) 가운데 유치원(만4세∼5

세), 초등학교(만6세∼11세), 중등교육(만12세∼17세), 고등교육(만

18세∼2 1세)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비율.

산식: (학교급별 학생수/학교급별 취학적령 인수)×100

자료원: FMESRT, Basic and Structural Data

5-2-1-02. 연령별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인구 비율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들의 연령별 분포 및 비율.

산식: (연령별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수/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수)×100

자료원: NCES,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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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3. 기타 고등교육 등록(비정규 대학 등록)

주요 국가의 만18세∼29세 인구 가운데 정규 대학이 아닌 기타 고

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수.

자료원: NCES, Education in States and Nations

NCES, Education Indicators

5-2-1-04. 성인 대상 직업관련 계속교육 및 훈련에의 참여

주요 국가의 25∼64세 취업자 중 지난 1년간 직업 관련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취업자의 비율.

산식: (25∼64세 취업자 중 지난 1년간 직업 관련 계속교육 프로그

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취업자수/ 25∼64세 취업자수)×100

자료원: OECD, Education at a Glance

5- 2 - 2 . 행정/재정

5-2-2-05. 자금출처별 연구개발비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비 자금출처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밯

종사자수.

자료원: UNESCO, Statistics Yearbook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5-2-2-06. GDP 대비 노동시장대책 재정

주요 국가의 GDP 대비 노동시장대책 재정.

자료원: OECD, Employmen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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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 과정

5- 3 - 1. 학생/교원

5-3-1-0 1. 직업교육 교사와 학생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직업교육의 교사수와 학생수.

자료원: UNESCO, Statistics Yearbook

5-3-1-02. 교육수준과 분야별 학생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및 계열별 학생수.

자료원: UNESCO, Statistics Yearbook

5- 4 . 결과

5- 4 - 1. 진로

5-4-1-0 1. 교육수준과 분야별 졸업자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및 계열별 졸업생수.

자료원: UNESCO, Statistics Yearbook

5-4-1-02. 졸업연령 인구 중 졸업자 비율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졸업적정연령 가운데 실제 졸업자의 비율.

산식: (학교급별 졸업적령 졸업자수/학교급별 졸업적령 인구수)

×100

자료원: FMESRT, Basic and Structur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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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3. 학력별 실업률

주요 국가의 학력별 실업률.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NCES, Education Indicators

5-4-1-04. 과학 및 공학 인력(학위) 배출(노동인구 대비)

주요 국가의 25-34세의 노동인구 100,000명당 과학 및 공학 관련

분야의 고등교육 졸업자수.

산식: 과학 및 공학 관련 분야 고등교육 졸업자수/ 100,000

자료원: OECD, Education at a Glance

NCES, Education Indicators

5-4-1-05. 연구분야별 과학기술인력

주요 국가의 연구분야별 과학기술인력수.

자료원: UNESCO, Statistics Yearbook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5- 4 - 2 . 소득

5-4-2-0 1. 학력별 소득

주요 국가의 취업자의 학력별 상대임금. 취업자의 상대임금은 해

당 학력자의 세금과 사회성 경비를 공제하기 전 평균수입을 고등

학교 학력자의 평균수입으로 나눈 것임.

산식: 취업자의 상대임금=해당 학력자의 평균수입/고등학교 학력자

의 평균수입

자료원: OECD, Education at a Glance

NCES, Education in States an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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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 3 . 자격

5-4-3-0 1. 지적 재산권(특허권출원건수)

주요 국가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자료원: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5- 4 - 4 . 실적

5-4-4-0 1. 학력별 투자수익률

주요 국가의 학력별 내적 수익률. 내적 수익률이란 직업관련 교

육 및 훈련을 계속해온 개인에 대한 미래의 순 경제적 수입에 대

한 측정치임.

산식: 투자수익률 =
n

i = 1

X i
( 1 + r ) 2

자료원: OECD, Education at a Glance

5-4-4-02. 인간개발지수

주요 국가의 기대여명, 성인문자 해독률, 총취학률, 1인당 실질

GDP, 인간개발지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란 UN이 각국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 주요 통계를 활

용하여 인간개발 성취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임.

자료원: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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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연보 를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학교단위 전수조사와 산업인력공단

의 직업훈련사업현황조사, 그리고 통계청에서 수행되는 노동통계조사29) 등

이다. 그러므로 직업교육훈련의 지표를 위해 새로운 통계조사가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넷째는 현재 관련 자료는 없지만,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장래에 개발의 필요성이 예견되는 지표개발을 항상 준비하여야 하겠다. 여

기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장래개발지표로 설정하여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지표개발단계에 명시하였다.

29) 통계청에서 수행되는 노동통계조사에는 사업체노동실태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노동유통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

사, 영세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제조업고용동향전망조사 등이 있다. 이처럼 노

동부와 통계청에서는 노동통계에 관해서 많은 조사를 수행하지만, 직업교육훈련

과 관련된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직업훈련사업현황 1종에 불과하여

현재로서는 가용한 자료의 종류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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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표영역 1: 직업교육훈련의 환경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1. 인구구조 1. 총인구 1-1-1-01 전체인구분포 성,연령,지역 98 개발

1-1-1-02 장래인구추계 성,연령 98 개발

2. 학력인구 1-1-2-01 학령인구수 성 98 개발

1-1-2-02 국민평균교육연수 성,연령 98 개발

1-1-2-03 성인인구의 학력수준 성 98 개발

1-1-2-04 향후 예상되는 고등교육지원자수 추이 성,연령 장래개발

2. 경제사회구조 1. 사회개발 1-2-1-01 1인당 GNP, GDP 및 GDP의 산업별 구성비 98 개발

1-2-1-02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지출 98 개발

1-2-1-03 GNS(Gross N ational Satisfaction) 지수 장래개발

2. 경제활동 1-2-2-01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성,산업 98 개발

1-2-2-02 직종별 학력구성 성 98 개발

1-2-2-03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기업규모 98 개발

3. 취약계층 1-2-3-01 저소득층인구 성,연령,지역 99 개발

1-2-3-02 장애인인구 성,연령,지역 99 개발

1-2-3-03 재소자인구 성,연령,지역 99 개발

4. 고령인구 1-2-4-01 고령인구 성,연령,지역 98 개발

1-2-4-02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99 개발

1-2-4-03 고령취업자비율 및 재고용비율 98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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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3. 노동환경 1. 노동이동 1-3-1-01 구인 및 구직배율 98 개발

1-3-1-02 노동이동률(입직률 및 이직률) 산업 98 개발

2. 근로조건 1-3-2-01 임금수준 산업,학력 98 개발

1-3-2-02 월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평균근로시간 산업 98 개발

1-3-2-03 노동생산성 지수 산업 98 개발

1-3-2-04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산업,기업규모 99 개발

3. 노동력 1-3-3-01 취업자수 및 구성비 산업,직종 99 개발

1-3-3-02 상시취업률 및 피고용률 98 개발

1-3-3-03 기능인력 산업,직종,학력 99 개발

1-3-3-04 재택, 파견, 파트타임 근로자 성,연령,학력,산업 99 개발

1-3-3-05 외국인 근로자 및 해외취업자 성,연령,학력,산업 99 개발

4 인력수급 1-3-4-01 인력부족률 산업 98 개발

1-3-4-02 생산관련직 인력수요 산업 99 개발

1-3-4-03 중분류 직종별 생산직 현원 및 부족률 산업,직종 99 개발

5. 실업 1-3-5-01 실업률 성,연령,학력 98 개발

1-3-5-02 전직실업자의 실업기간 실업기간대 99 개발

1-3-5-03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및 전직실업자수 구직기간대 99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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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4. 직업의식 1. 직업선호도 1-4-1-01 국민의 이상(희망)직업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개발

1-4-1-02 직업결정의 주요 요인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개발

1-4-1-03 직업교육훈련의 목적(동기)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개발

2. 직업정보 1-4-2-01 직업에 대한 정보원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개발

1-4-2-02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보원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개발

1-4-2-03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개발

3. 근로만족도 1-4-3-01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개발

1-4-3-02 직무만족도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개발

1-4-3-03 직업만족도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개발

4. 직업훈련만족도 1-4-4-01 직업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개발

1-4-4-02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만족도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개발

1-4-4-03 기타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만족도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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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표영역2: 직업교육훈련의 투입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1. 선택/ 기회 1. 입학 2-1-1-01 직업교육훈련기관 입학자 성,지역,기관,과정 98 개발

2-1-1-02 직업기술교육 수요 성,과정 장래개발

2-1-1-03 훈련자원의 규모 및 수용능력 지역 99 개발

2-1-1-04 일반계와 실업계 고교 학생비율 98 개발

2. 평생교육 2-1-2-01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성,연령 98 개발

2-1-2-02 성인의 직업관련 계속교육 참여율 성,연령,학력 99 개발

3. 전공선호도 2-1-3-01 전공선택 결정 기관,성 장래개발

2-1-3-02 직업교육훈련기관 계열/ 전공 선호도 기관,성 장래개발

2-1-3-03 특성화고교 및 특성화대학에 대한 선호도 기관,성 장래개발

2-1-3-04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충족도 성,연령,학력,지역 장래개발

2. 시설/ 설비 1. 시설 2-2-1-01 직업교육훈련예산 중 시설비 비율 기관,과정,지역 99 개발

2-2-1-02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실 및 실험실습실당 학생수 기관,과정,지역 98 개발

2-2-1-03 직업교육훈련기관 공동실습실 보유률 기관,과정,지역 99 개발

2-2-1-04 직업교육훈련기관 학생 1인당 교지면적 기관,과정,지역 98 개발

2. 설비 2-2-2-01 직업교육훈련예산 중 설비비 비율 기관,과정,지역 99 개발

2-2-2-02 직업교육훈련설비 보유 및 활용률 기관,과정,지역 99 개발

2-2-2-03 교(보)재수 기관,과정,지역 99 개발

2-2-2-04 도서관 장서수 및 학생 1인당 장서수 기관,과정,지역 99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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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3. 정보화 2-2-3-01 PC수 및 PC 1대당 학생수 기관,과정,지역 99 개발

2-2-3-02 원격교육시설 설치 기관,과정,지역 99 개발

3. 행정/ 재정 1. 예산 2-3-1-01 직업교육훈련 재정의 재원 및 예산 99 개발

2-3-1-02 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예산 비율 99 개발

2-3-1-03 직업교육훈련기관 예산배분 비율 기관 99 개발

2-3-1-04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예산비율 지역 장래개발

2. 기금 2-3-2-01 직업교육훈련기금 조성 및 운용 98 개발

2-3-2-0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정 98 개발

2-3-2-03 고용안정사업의 재정 98 개발

2-3-2-04 실업급여의 재정 98 개발

3. 비용 2-3-3-01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 비율 및 분담금 납부실적 지역,기업규모 98 개발

2-3-3-02 훈련비율과 보험료율 99 개발

2-3-3-03 기업의 직업교육훈련비 비율 기업규모 99 개발

2-3-3-04 1인당 장학금 급여액 및 장학금수혜자 비율 기관,과정 99 개발

2-3-3-05 직업교육훈련 평균 납입액(1인당 연액) 기관,과정 99 개발

2-3-3-06 가계지출 중 직업교육훈련비 비율 기관,과정 장래개발

2-3-3-07 직업교육훈련기관별 1인당 교육훈련비 기관,과정 99 개발

2-3-3-08 1인당 직업교육훈련비 및 실험실습비 기관,과정 99 개발

4. 정부지원 2-3-4-01 직업교육훈련 담당공무원수(전공) 및 비율 지역 장래개발

2-3-4-02 우수 직업교육훈련기관 지원 기관,과정,지역 장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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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목표영역3: 직업교육훈련의 과정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1. 편제 1. 기관/ 학과 3-1-1-01 직업교육훈련기관수 기관,지역,과정 98 개발

3-1-1-02 직업교육훈련기관 학급수 기관,지역,과정 98 개발

3-1-1-03 직업교육훈련기관 학과수 기관,지역,과정 98 개발

3-1-1-04 실업계 고교 학과 종류수의 변화 과정 99 개발

2. 자격과정 3-1-2-0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격과정 설치 과정 99 개발

3-1-2-02 학점은행 인정기관수 및 과정수 지역 99 개발

3. 산학연계 3-1-3-01 일반계 고교생들의 위탁교육 기관 99 개발

3-1-3-02 2+1 체제 실시 공업계 고교 99 개발

3-1-3-03 교육과정 연계운영 시범학교 지정 99 개발

3-1-3-04 직업교육 고등교육기관의 산업체 위탁교육 99 개발

3-1-3-05 직업교육훈련과 산업체간 산학협동센터 설치 협력유형별 장래개발

4. 훈련기간 3-1-4-01 공공, 사업내, 인정직업훈련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과정 98 개발

2. 학생/ 훈련생 1. 학생 3-2-1-01 직업교육훈련기관 재학생 및 훈련생수 지역,기관,과정 98 개발

3-2-1-02 직업교육훈련기관 학생/ 훈련생의 변동 지역,기관,과정 99 개발

3-2-1-03 직업교육기관 계열별 학생 비중 기관 98 개발

3-2-2-04 학점은행 과정별 인원수 과정 99 개발

2. 학생이동 3-2-2-01 실업계 고교 학교간·학과간 학생이동: 전학률/ 전과율 과정 장래개발

3. 현장경력 3-2-2-01 산업대학 학생의 직업 및 산업체 근무경력 직업별,근무경력별 99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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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3. 교원 1. 교직원 3-3-1-01 교원수 기관,성,연령,자격,지역 98 개발

3-3-1-02 사무직원수 기관,성,연령,자격,지역 98 개발

3-3-1-03 교원 1인당 학생수 기관 99 개발

3-3-1-04 교원 1인당 주당 평균담당수업시간수 기관 99 개발

3-3-1-05 연령 및 경력연수별 교원구성비 기관,연령 98 개발

3-3-1-06 교원이직률 기관,성,연령 98 개발

3-3-1-07 교직에 대한 만족도 기관,성,연령 장래개발

2. 교원양성 3-3-2-01 직업교육훈련 교원양성 기관,과정,전공 99 개발

3-3-2-02 실업계 고교 관련과목별 교사 재교육 과정,연령 99 개발

3-3-2-03 현장연수를 받은 교원의 구성비 기관,과정 99 개발

3. 교원자격 3-3-3-01 교원의 교사자격 및 학위별 구성 기관,자격,학위 98 개발

3-3-3-02 교원의 전공일치도 및 과원 교원수 기관,과목 장래개발

3-3-3-03 기능대학 전문교과 자격증 취득 교원수 기관,지역 99 개발

4. 학습 1. 학습시간 3-4-1-01 연간 및 주당 법정 수업/ 훈련시간과 이수과목수 기관,과정 98 개발

3-4-1-02 실험 및 실습시간 비율 기관,과정 99 개발

3-4-1-03 현장학습(현장학습참가 및 시간) 기관,과정 99 개발

3-4-1-04 보통·교양과목대 전공교과 구성 비율 기관,과정 98 개발

2. 학습교류 3-4-2-01 직업교육 고등교육기관의 해외교류 및 연수 기관 장래개발

3-4-2-01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연계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장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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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3. 학습만족도 3-4-3-01 학습에 대한 만족도 기관,과정,성 장래개발

3-4-3-02 교과내용의 난이도에 대한 만족도 기관,과정,성 장래개발

3-4-3-03 교과내용의 분량에 대한 만족도 기관,과정,성 장래개발

3-4-3-04 전공에 대한 만족도 기관,과정,성 장래개발

4. 창업 3-4-4-01 창업교육 기관 장래개발

3-4-4-02 벤처동아리 기관 장래개발

5. 진로지도 1. 취업정보 3-5-1-01 국공립 및 민간 직업안정기관수 지역 98 개발

3-5-1-02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기관,지역 98 개발

3-5-1-03 인구 1천명당 직업상담원수 및 직업안정기관 이용자수 기관,지역 99 개발

3-5-1-04 취업자의 구직방법 기관,과정 장래개발

2. 진로선택 3-5-2-01 연간 교사면담 횟수 기관,과정 99 개발

3-5-2-02 진로지도를 위한 표준화검사(적성검사) 실시 비율 기관,과정 99 개발

3-5-2-03 창업지도 기관,과정 장래개발

3-5-2-04 취약계층 진로지도 기관,지역 장래개발

3. 진로지도시설 3-5-3-01 진로지도 상담교사 및 진로지도실 확보율 기관,지역 98 개발

3-5-3-02 진학/ 취업/ 추수지도의 정보관리체제 기관,지역 장래개발

4. 진로지도만족도 3-5-4-01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 기관,과정,성 장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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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목표영역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결과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1. 진로 1. 졸업 4-1-1-01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수 기관,성 98 개발

4-1-1-02 재훈련수료자 지수 기관 99 개발

4-1-1-03 전직훈련수료자 지수 기관 99 개발

2. 진학 4-1-2-01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진학률 기관,성 98 개발

4-1-2-02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동일계열 진학률 기관 99 개발

4-1-2-03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동일계열 진학혜택 기관,혜택유형별 99 개발

3. 취업 4-1-3-01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기관,과정 98 개발

4-1-3-02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동일계열 취업률 기관,과정 98 개발

4-1-3-03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취업경로별 취업자 기관,과정 99 개발

4-1-3-04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취업형태별 취업자 기관,과정,취업형태 99 개발

4-1-3-05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기관,과정,취업시간대 99 개발

4-1-3-06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 후 취업소요기간대별 취업자 기관,과정,소요기간대 99 개발

4-1-3-07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기관,과정,성 99 개발

4-1-3-08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이직률 기관,과정,성,학력 장래개발

2. 소득 1. 임금 4-2-1-01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임금수준 및 격차 기관,과정,성 99 개발

4-2-1-02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취업자의 평균초임 기관,과정,성,학력 장래개발

4-2-1-03 취약계층의 임금수준 성,연령,학력 장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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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3. 자격 1. 자격검정 4-3-1-01 국가기술자격검정 등록 분야,등급,성 98 개발

4-3-1-02 국가기술자격검정 취득 기관,분야,등급,성 98 개발

4-3-1-03 공공직업훈련기관 시행 기술자격검정종목 분야,등급,성 98 개발

4-3-1-04 주무부처별 기술자격검정종목 분야,등급,성 99 개발

2. 자격소지 4-3-2-01 기능자격증 소지자 비율 분야,성 98 개발

4-3-2-02 국가공인 민간자격 종류,수여기관 99 개발

4-3-2-03 제조업 인력의 학위자격 구성비 학위별,성 99 개발

4. 실적 1. 성과 4-4-1-01 직업훈련 실적 지역,기관,기능수준 98 개발

4-4-1-02 직업훈련 계획 및 성과 기관,기능수준 99 개발

4-4-1-03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인력양성 분담비율 기관,지역 99 개발

4-4-1-04 직업교육훈련 투자수익률 기관 99 개발

4-4-1-05 실업자의 직업훈련참가율 성,연령,학력,지역 99 개발

4-4-1-06 직업능력개발사업 계획 및 실적 지역,산업,기업규모 98 개발

4-4-1-07 고용안정사업 계획 및 실적 지역,산업,기업규모 98 개발

4-4-1-08 실업급여 계획 및 실적 지역,산업,기업규모 98 개발

2. 평가 4-4-1-01 독학사 학위취득 과정,성,지역 99 개발

4-4-2-02 직업교육훈련기관 재학생의 학업성취도 기관,성,지역 99 개발

4-4-2-03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 기관,성,지역 장래개발

4-4-2-04 직업교육훈련의 경제성장 기여도 99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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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관심영역5: 국제비교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1. 환경 1. 인구구조 5-1-1-01 국토의 크기 및 인구 국가 99 개발

5-1-1-02 전체 인구 중 학령인구 국가,성,연령 98 개발

5-1-1-03 국민의 학력구성비 국가,성 98 개발

2. 경제사회구조 5-1-2-01 주요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액/ 국내총생산(생계비지수) 국가 98 개발

5-1-2-02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국가,성,산업 98 개발

5-1-2-03 학력별 노동력 비율 국가,성 98 개발

5-4-1-04 학력별 노동시장 참여율 국가,학력,성 99 개발

3. 노동환경 5-1-3-01 취업자수 및 취업률 국가,성 98 개발

5-1-3-02 취업자 구성비 국가,산업,직종 99 개발

5-1-3-03 실업자수 및 실업률(청소년실업 및 장기실업자 비율) 국가,성,연령,실업기간 98 개발

5-1-3-04 평균임금 국가,성,학력 99 개발

5-1-3-05 주당 근로시간 국가,산업 98 개발

5-1-3-06 노동생산성 국가,산업 98 개발

5-1-3-07 학력별 기대취업·실업·퇴직연수 국가,학력 99 개발

2. 투입 1. 선택/ 기회 5-2-1-01 학력별 취학률 국가,학력,성 99 개발

5-2-1-02 연령별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인구비율 국가,연령,성 99 개발

5-2-1-03 기타 고등교육등록(비정규대학 등록) 국가,성 99 개발

5-2-1-04 성인대상 직업관련 계속교육 및 훈련에의 참여 국가,성 98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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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재정 5-2-2-01 자금출처별 연구개발비 국가,자금출처별 99 개발

5-2-2-02 GDP 대비 노동시장 대책 국가 99 개발

3. 과정 1. 학생/ 교원 5-3-1-01 직업교육 교사와 학생 국가,기관,성 99 개발

5-3-1-02 교육수준과 분야별 학생 국가,학력,분야,성 99 개발

4. 결과 1. 진로 5-4-1-01 교육수준과 분야별 졸업자 국가,학력,분야,성 장래개발

5-4-1-02 졸업연령인구 중 졸업자 비율 국가,학교급,성 99 개발

5-4-1-03 학력별 실업률 국가,학력,성 98 개발

5-4-1-04 과학 및 공학 인력(학위) 배출(노동인구 대비) 국가,성 장래개발

5-4-1-05 연구분야별 과학기술인력 국가,분야,성 99 개발

2. 소득 5-4-2-01 학력별 소득 국가,학력,성 99 개발

3. 자격 5-4-3-01 지적재산권(특허권출허건수) 국가 98 개발

4. 실적 5-4-4-01 학력별 내적수익률 국가,학력 장래개발

5-4-4-02 인간개발지수 국가 99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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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개발방향 및 제언

1.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개발방향

현대 사회는 세계화·국제화·정보화·지방화·분권화 등으로 급격히 변

모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은 물론 개

개인의 의사결정에 준거틀(fram e of reference)이 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한

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 및 개인의 의사결정에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표개발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최근 직업

교육훈련분야에서 시급한 정책과제로 등장한 것은 바로 실업문제와 이에 따

른 실업자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들이다. 이와 관련한 사항들

이 직업교육지표체계에서 언급된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들에 포함되어 있

다. 주요하게 관심을 끄는 영역들로 국민의 직업의식·직업교육 및 직업훈

련 과정·직업과 교육의 불일치에서 오는 인력수급 등의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정부 및 관련 민간부문의 해결의지가 반영된 것이 직업교육훈

련지표이다. 이처럼 국민의 직업구조 및 이에 따르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

련의 지표로 체계화 시킨 직업교육훈련지표는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정책결

정과 집행 및 수요자들을 위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작성된 지표는 사회 변동에 관한 지침으로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묘사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이렇게 구성된 지표는 정

책은 물론 우리의 직업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변화는 다

른 변인과의 관계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정책결정자 및 수요자가 원하는 또

다른 변인의 상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처럼 지표의 기능은 정보의 보

급 에서 정책판단 과 정보수요 의 기능으로 그 역할과 활용이 점차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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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지표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표 개

념규정의 애매함은 물론 지표의 선정과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윤종주, 1982).

첫째,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로 기존의 설정된 지표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가? 이다. 지표가 갖는 본연의 의미가 상호비

교에 있다면, 양적인 상호비교뿐만 아니라 질적인 비교도 가능한 지표가 구

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대부분의 지표가 양적인 비교인데 양적인

비교에 머무르지 말고, 이를 통해 질적인 비교도 함께 이루어져야 지표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 최근에 개발되는 지표항목의 추세가 객관적인 지표개발에서 주관적

인 측면을 살펴보는 지표개발이 많아지면서, 개발된 주관적인 지표를 정형

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관심에는 주관적 지

표개발의 합리성·계산가능성 및 예측가능성까지 포함한다.

셋째, 개발된 지표간 조사자료의 표준화와 이에 적용될 가중치를 어떤 기

준으로 산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 때 표준화작업과 지표항목간

가중치는 직업교육훈련 지표라는 체제의 준거기준과 전문가그룹 및 사회적

인 통념에 의거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2. 제언

향후 직업교육훈련지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

단된다.

첫째 직업교육훈련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후 이에 토대한 지표체계

가 구축되면 이에 적절한 자료 및 부족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체계의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된 바대로 지표 개발단계에 따라 지

속적으로 새로운 지표를 구성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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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관련 통계자료가 정비되어야 하며, 그 내용도 더욱 충실하여

야 한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

며, 동시에 조사체계를 정비하여 기초부터 전문적인 조사까지 단계적으로

수행계획이 마련되고 이 계획에 의거 직업교육훈련지표가 구성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기존에 수행된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는 자료뿐만 아니라 및 앞으

로 수행될 조사자료의 데이타 베이스의 구축과 이의 공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기적인 조사계획과 실행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자료와 앞으로 새로

이 수집될 원자료는 데이타 베이스화하여 조사의 시기별·단계별·기관별

로 정리되어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욱이 데이터 베이스화된 원자료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일반연구자에게 쉽

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데이터 베이스화된 원자료는 복사나 판매 가

능한 형태로 가공되어 일반연구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개

발된 지표를 포함하여 기 조사된 자료들의 활용가치를 되찾게 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관련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조사를 포함하

여, 타 연구기관에서 수행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조사간 긴밀한 협조체

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지표와 항목을 개발하는데 기

존의 자료가 없는 경우 새로운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조

사란 쉽지 않다. 예컨대, 새로운 조사를 수행할 경우 조사계획부터 조사된

자료를 지표에 활용하기 위해선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한 조사설계와 대규모

의 표집, 그리고 이에 따른 조사비를 확보하고 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므

로 새로운 조사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기존의 통계조사에 새로운 항목을 첨

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용이하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에 관련된 조사연구자들 및 타 기관의 조사연구자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

축된다면 새로운 조사에 필요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조

사결과도 매우 만족스러울 것이다.

넷째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 지표개발을 위해 통계 및 지표관련 정책담당

자 및 학계를 비롯한 관련 연구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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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주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사회의 한 분야를 대표하는

지표란 그 시기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새로운 의견이 직접적이든 간접적

이든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직업교육훈련지표 역시 우리 사회

의 직업교육훈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유사 분야의 관련 연구자 및 정책결정

자들의 의견이 지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기구 및 선진외국과의

네트웤을 구축하여 교류를 넓혀야 한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비

교지표는 무엇보다도 OECD·ILO·UN ESCO 등 국제기구와의 밀접한 연계

를 통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OECD의 교육지표(EAG)에서 제시하

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지표항목은 대체로 교육과 노동과 관련시켜 고용

및 실업의 기대연수·학력별 노동참여·고용·실업·학력별 노동참여 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지표와 관련이 깊다. 그러므로 OECD 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인 ILO, UN ESCO 등 국제기구의 변화추세를 긴밀히 살펴

그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지표개발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세

계의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변화추세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비

교지표 개발에서는 선진국의 변화내용과 그들의 변화에 따른 추세를 직시하

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유럽제국과

호주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선진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지표체계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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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asic Research for V 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In dicators

Korean Research In stitu te for Vocation al Edu cation & Trainin g

Research -in-Ch arge: Kim , H ae-Don g
Research ers: Lee, Eu i-Kyoo

Kan g, Il-Gyu
Ch an g, W on su p
Kim , Cheol-H ee
Oh, Min-Kyu n g

This stu d y is a basic research to d evelop in d icator s for

vocation al edu cation an d trainin g . Researcher s h ave tried to d evelop the

system an d item s of in d icator s to in tegrate v ocation al edu cation an d

vocation al train in g, to p rep are the con cep ts an d formu la for each item,

an d to su ggest the str ategies for develop in g v ocation al edu cation an d

trainin g in d icator s.

To ach ieve these p u rp oses, th is stu dy u sed several research

m eth od s. Fir st, w e review ed literatu re abou t social in d icator s related to

edu cation an d trainin g. Secon d , w e assessed n eed s an d op inion s of

edu cator s, research ers, an d officials w h o w orked in v ocation al edu cation

an d trainin g area . Third, w e h ad a series of con ferences w ith sp 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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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ea su ch as p rofessors, research ers, an d officials from m inistries.

The resu lts of the stu d y are su mm arized as follow s;

First, w e iden tified several general ch aracteristics for vocation al

edu cation an d trainin g in dicator s. The resu lt im p lies th at vocation al

edu cation an d train in g in dicators sh ou ld com bine n orm ative w ith

descrip tive n atu res, objective w ith su bjective variables, evalu atin g w ith

p red ictable fu nction s, an d tim e-serial w ith intern ation ally comp arable

in d icators.

Secon d, this stu d y d elim ited v ocation al edu cation an d trainin g

area . vIt contained form al v ocation al edu cation, vocation al train in g, an d

oth er typ es of vocation al edu cation an d trainin g.

Third, w e h ad several im p lication s as resu lts of an alyses of

existin g in d icator s related w ith vocation al ed u cation an d train in g. First,

th e focu s of social in dicator s m oves from econ om ic grow th tow ard th e

qu ality of life . Secon d, th e n ecessity to develop intern ation ally

com p arable in d icators is increasin g. Third, it is n ecessary th at in dicators

reflect social ch an ges su ch as globalization, localization, an d com in g of

inform ation society .

Fou rth , w e exam ined in tern ation al in dicators p u blished by

OECD, ILO, UN ESCO, Germ an, Jap an, an d US. We conclu de th at rich

d ata, reliability of the d ata, p eriodical su rveys are im p ortant to develop

in d icators. In ad dition, v ocation al edu cation an d trainin g in d icators need

to em p h asize on the in tegration betw een edu cation an d labor m 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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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 th is stu dy categorized v ocation al edu cation an d trainin g

in d icators into environ men t, inp u t, p rocess, an d resu lt variables as system

ap p roach . Environm en t m ean s p olitical, econ om ic, an d socio-cu ltu ral

su rrou n din gs arou n d v ocation al ed u cation an d trainin g. It inclu des

dem ograp h ics, socio-econ om ic stru ctu re, labor m arkets an d v ocation al

con sciou sness. Inp u t is h u m an an d m aterial resou rces for v ocation al

edu cation an d train in g, w hich is con sisted of op p ortu n ities, facilities,

adm inistration an d fin ancial resou rces. Process in dicators in clu d e

vocation al edu cation an d trainin g organization s, stru ctu re,

stu d ents/ train ees, teacher s/ train ers, learnin g p rocess, an d career gu id an ce .

Resu lt is th e ou tp u t of tr an sition from inp u ts an d p rocesses. It contain s

grad u ation , earnin g, qu alification, an d achievem ent . Fin ally , concern s for

intern ation al com p arison w ere inclu ded in v ocation al edu cation an d

trainin g in d icator s system s.

Fin ally , w e selected 205 in d icators into each concern s an d

su b-concern s. The table sh ow s th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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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 stem of V ocation al Education & Train ing In d icators>

Goa l Conce rns Sub- conce rns No. of
indicators

1.Environm ent

1-1. Dem ographics
1-1-1. Censu s Population 2
1-1-2. Population of Educational

Attainment 4

1-2. Socio-economic
structure

1-2-1. Social Development 3
1-2-2. Economically Active 3
1-2-3. Economically

Disadvantaged 3

1-2-4. Aged Population 3

1-3. Labor m arkets

1-3-1. Labor Mobility 2
1-3-2. Working Conditons 4
1-3-3. Labor Force 5
1-3-4. Manpower Demand/ Supply 3
1-3-5. Unemployment Rate 3

1-4. Vocational
consciou sness

1-4-1. Vocational Preferences 3
1-4-2. Career Inform ation 3
1-4-3. Work Satisfaction 3
1-4-4. Satisfaction of Vocational

Training 3

2.Input

2-1. Opp ortunities
2-1-1. Enrollm ent 4
2-1-2. Adult Education 2
2-1-3. Specialization Preference 4

2-2. Facilities
2-2-1. Facilities 4
2-2-2. Equipments 4
2-2-3. Inform ation Dissem ination 2

2-3. Adm inistration /
Finance

2-3-1. Budget/ Expenditu res 4
2-3-2. Funding 4
2-3-3. Cost 8
2-3-4. Government Subsid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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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 l Conce rns Sub- conce rns No. of
indicators

3.Process

3-1. Structure

3-1-1. Institu ion / Department 4
3-1-2. Qu alification Program s 2
3-1-3. School & Industry

Cooperation 5

3-1-4. Training Term 1

3-2. Stu dents/
Trainees

3-2-1. Students 4
3-2-2. Student Mobility 1
3-2-3. Work Experience 1

3-3. Teachers
3-3-1. Teachers/ Clerical Staff 7
3-3-2. Training of Teachers 3
3-3-3. Qu alification of Teachers 3

3-4. Learning
process

3-4-1. Time of Learning Process 4
3-4-2. Exchange of Learning

Experience 2

3-4-3. Satisfaction of Learning
Process 4

3-4-4. Opening New Bussiness 4

3-5. Career guidance

3-5-1. Job Inform ation 4
3-5-2. Career Choice 4
3-5-3. Job Guidance Facilities 2
3-5-4. Satisfaction of Job Guidance 1

4.Resu lt

4-1. Gradu ation
4-1-1. Graduation 3
4-1-2. Advancement Rate 3
4-1-3. Employm ent 8

4-2. Earning 4-2-1. Earning 3

4-3. Qu alification
4-3-1. Qu alification Process 4
4-3-2. Obtaining Qu alification 3

4-4. Achievement
4-4-1. Achievem ent 8
4-4-2. Assessment 4

5.International

Comp arison

5-1. Environment
5-1-1. Dem ographics 3
5-1-2. Socio-economic Structu re 4
5-1-3. Labor Markets 7

5-2. Inpu t
5-2-1. Opportunities 4
5-2-2. Facilities 2

5-3. Process 5-3-1. Students/ Teachers 2

5-4. Resu lt

5-4-1. Graduation 5
5-4-2. Earning 1
5-4-3. Qu alification 1
5-4-4. Achievem ent 2

N = 5 N = 20 N = 61 N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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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 . 지표수요조사지

《직업교육훈련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사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직업교육·직업훈

련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실업에 대처하고,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

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전반에 걸쳐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와 자료

를 제시할 목적으로〈직업교육훈련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지표〉는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의 실태를 종합적

으로 파악하고, 직업교육훈련 및 정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수행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이 제시한 직업교육훈련의 각 지표 항목의

중요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연구진이 미처 제시하지 못한

세부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통계 처리 목적이외에는 다른 용도에 이용하지 않겠

습니다.

업무에 종사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줄 알지만 누구보다도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잘 아시리라 생각되기에 끝까지 조사에 응해 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7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 무 근

※ 조사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연락처: (우) 135-242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55 번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책연구부 동향분석팀

(전화: 02-3498-5671 / 팩스: 02-578-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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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재 방 법〉

○ 본 조사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직업교육훈련지표〉를 크게 투입,

과정, 결과 등의 세 가지 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세부관심영

역으로 나누어 그 영역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얼마나 유용

한 정보를 제시해 주는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 연구진이 제시한 관심영역과 항목들을 숙지하신 후에, 각 세부항목의 중요도에

대해서 제일 낮은 점수를 1점으로, 제일 높은 점수를 5점으로 하여 그 범위 내

에서 점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중복점수 표기 가능). 그리고 필요 없는 항목이

라고 생각되시면 × 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심영역에 없는 새로운 관심영역이나 세부항목이 있다면, 기타란에 구체

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중요도 함께 표기).

1. 직업교육훈련의 투입 (배경)

관심영역 직업교육훈련지표 세부항목 중요도

인구구조

전체인구의 성별, 연령계층별 분포

전체인구의 성별, 학력수준별 분포

성인인구의 학력수준(25-34, 35-44, 45-54, 55-64세)

청소년(15-24세) 및 성인(25-64세)의 직업교육훈련 참가율

기업체에서의 직업교육훈련 참가율

기타:

사회

경제구조

경제활동참가율(성별,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성별 연령별 분포

산업별 GDP구성비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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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 직업교육훈련지표 세부항목 중요도

직업문화

성인(25-64세) 및 청소년(15-24세)의 희망직업*

직업교육훈련의 목적(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보원(청소년: 15-24, 성인: 25-64)*

직업결정의 주요 원인*

기타:

시설/ 환경

직업교육훈련 학생 및 학급수(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관련 PC수(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 실험실습실 당 학생수(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관련 도서관 장서수(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 기자재수 및 사용빈도(학교급별, 과정별)

기타:

직업교육

훈련의

선택

직업교육훈련 진학률(학교급별, 과정별)

실업계고등학교학생수 및 졸업후 고등교육지원 추이

전문대학과정학생수 및 졸업(이수)후 고등교육 지원추이

직업훈련기관수별 훈련과정(훈련생수, 과정수)

대학부설 사회교육원별 훈련과정(훈련생수, 과정수)

사설학원별 훈련과정(훈련생수, 과정수)

기타:

예산/ 재정

GDP(공공지출에 대한)대 직업훈련교육비

연평균 가계지출 중 직업교육훈련 지출비(15-24세, 25-64세)

연평균 기업지출 중 직업교육훈련 지출비

직업교육훈련 1인당 실험실습비(학교급별, 과정별)

1인당 직업교육훈련과정 지출비(학교급별, 과정별)

훈련비용 단가(훈련기관별, 직종별)

고용안정사업지원 현황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현황

실업급여지원현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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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교육훈련 과정운영

관심영역 직업교육훈련지표 세부항목 중요도

편제

실업계고등학교간, 학과간 학생이동실태(진학률, 전과률)

실업계고등학교 계열간 통합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특성화고교에 대한 견해(성별, 학교급별)*

특성화전문대학에 대한 견해(성별, 학교급별)*

직업교육훈련 학교간 연계프로그램실시 여부*

직업교육훈련 학교와 기업간 산학협동실시 여부*

기타:

과정운영

/ 행정

직업교육훈련 교원수

(성별, 지역별, 경력연수별, 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 교원1인당 학생수(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 교원의 이직률

현장실습파견 기업체 학생수(기업규모별, 성별, 연령별)

산업체 유경력 교사/ 교수/ 강사 구성비(성별, 연령별)

현장연수를 받은 교사/ 교수/ 강사 구성비(성별, 연령별)

직업교육훈련 담당 공무원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행정인력수(학교급별, 과정별)

학점은행 인정기관수 및 과정별 인원수

독학사 배출기관 및 학위자수

기타:

진로지도

직업교육훈련관련 표준화검사의 실시횟수(학교급별, 과정별)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운영여부(학교급별, 과정별)

진학 및 취업지도 정보관리체제 확보여부(학교급별, 과정별)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학교급별, 과정별)

기타:

학습(량)

직업교육훈련 연간 법정수업시간수(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 주당수업시간수(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 이수과목수(학교급별, 과정별)

기초교양시간대 전공(직업교육훈련)시간비(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 학습만족도(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 전공만족도(학교급별, 과정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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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교육훈련 결과

관심영역 직업교육훈련지표 세부항목 중요도

졸업/ 성취

직업교육훈련 졸업률(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 휴학률, 탈락률(학교급별, 과정별)

자격증취득자 현황(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 졸업자의 이직률(대졸자 대 고졸자)

기타:

취업/ 소득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취업률(학교급별, 과정별)

전공별 졸업자의 동일계 취업률(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임금수준(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임금격차1(산업별, 학력별)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임금격차2(학교급별, 과정별):

기타;

실업

연령대별 실업률(15-24, 25-34, 35-44, 45-54, 55-64세)

청소년층의 실업률(15-19, 20-24, 25-29, 30-34세)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별 실업률(학교급별, 훈련과정별)

기타:

성과/ 평가

직업교육훈련 노동이동률(입직률, 이직률)(학교급별, 과정별)

직업교육훈련 투자수익률

직업교육훈련 재훈련수료자 비율

직업교육훈련 평가(학교급별, 과정별)

기타:

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표본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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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과정, 산출영역중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추가하고 싶은 영역을 제시하여

주십시오(새로운 관심영역을 구체적으로 표기).

★ <직업교육훈련지표> 개발에 대해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작성자 : 소속 부서(학과/ 전공)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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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지표항목

가. 목표영역 1: 직업교육훈련의 환경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1. 인구구조 1. 총인구 1-1-1-01 전체인구분포 성,연령,지역 98 지표

평균 및 잔여수명

1-1-1-02 장래인구추계 성,연령 98 지표

연령층별 인구구성비

2. 학력인구 1-1-2-01 학령인구수 성 98 지표

1-1-2-02 국민평균교육년수 성,연령 98 지표

국민의 학력구성비

1-1-2-03 성인인구의 학력수준 성 98 지표

1-1-2-04 향후 예상되는 고등교육지원자수 추이 성,연령 장래지표

2. 경제사회구조 1. 사회개발 1-2-1-01 1인당 GNP, GDP 및 GDP의 산업별 구성비 98 지표

1-2-1-02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지출 99 지표

1-2-1-03 GNS(Gross N ational Satisfaction) 장래지표

2. 경제활동 1-2-2-01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성,산업 98 지표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1-2-2-02 직종별 학력구성 성 98 지표

직종별 취업인구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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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1-2-2-03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기업규모 98 지표

지역별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3. 취약계층 1-2-3-01 저소득층인구 성,연령,지역 99 지표

1-2-3-02 장애인인구 성,연령,지역 99 지표

1-2-3-03 재소자인구 성,연령,지역 99 지표

4. 고령인구 1-2-4-01 고령인구 성,연령,지역 98 지표

1-2-4-02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98 지표

1-2-4-03 고령취업자비율 및 재고용비율 99 지표

3. 노동환경 1. 노동이동 1-3-1-01 구인 및 구직배율 98 지표

1-3-1-02 노동이동률(입직률 및 이직률) 산업 98 지표

2. 근로조건 1-3-2-01 임금수준 산업,학력 98 지표

1-3-2-02 월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평균근로시간 산업 98 지표

1-3-2-03 노동생산성 지수 산업 98 지표

1-3-2-04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산업,기업규모 99 지표

3. 노동력 1-3-3-01 취업자수 및 구성비 산업,직종 99 지표

취업자중 피용자율

1-3-3-02 상시취업률 및 피고용률 98 지표

1-3-3-03 기능인력 산업,직종,학력 99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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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1-3-3-04 재택, 파견,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 성,연령,학력,산업 99 지표

1-3-3-05 외국인 근로자수 및 비율 성,연령,학력,산업 99 지표

해외취업자수 및 비율

대기업 근로자 구성비( 및 사업체당 평균근로자수)

4 인력수급 1-3-4-01 인력부족률 산업 98 지표

산업부문별 취업인구 구성비

직종별 취업구조 전망

취업증가 예상직종

취업감소 예상직종

1-3-4-02 생산관련직 인력수요 산업 99 지표

사용자의 노동수요

1-3-4-03 중분류 직종별 생산직 현원 및 부족률 산업,직종 99 지표

5. 실업 1-3-5-01 실업률 성,연령,학력 98 지표

신규학졸 및 전직실업률

학교탈락자의 실업률

교육정도별 실업률

1-3-5-02 전직실업자의 실업기간 실업기간대 99 지표

실업자 구성비

1-3-5-03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및 전직실업자수 구직기간대 99 지표

장기실업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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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4. 직업의식 1. 직업선호도 1-4-1-01 국민의 이상(희망)직업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지표

실업계고교 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직업계열 학과 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1-4-1-02 직업결정의 주요 요인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지표

진로/ 직업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

1-4-1-03 직업교육훈련의 목적(동기)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지표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자녀교육의 목적(실업계)

학교교육의 당면문제(실업계)

가구주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

2. 직업정보 1-4-2-01 직업에 대한 정보원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지표

1-4-2-02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보원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지표

1-4-2-03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지표

3. 근로만족도 1-4-3-01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지표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

1-4-3-02 직무만족도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지표

승진시 장애요인

작장내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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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1-4-3-03 직업만족도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지표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직장의 장래성 만족도

4. 직업훈련만족도 1-4-4-01 직업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지표

1-4-4-02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만족도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지표

1-4-4-03 기타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만족도 성,연령,학력,취약계층 장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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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표영역2: 직업교육훈련의 투입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1. 선택/ 기회 1. 입학 2-1-1-01 직업교육훈련기관 입학자 성,지역,기관,과정 98 지표

대학진학 희망이유

대학비진학 이유

대학진학 의사

2-1-1-02 직업기술교육 수요 성,과정 99 지표

2-1-1-03 훈련자원의 규모 및 수용능력 지역 99 지표

지역별 직업교육훈련 현황

2-1-1-04 일반계와 실업계 고교 학생비율 98 지표

2. 평생교육 2-1-2-01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성,연령 98 지표

직업관련 계속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

직업관련 계속교육프로그램 참여율

2-1-2-02 성인의 직업관련 계속교육 참여율 성,연령,학력 99 지표

교육기회의 충족도

기업체에서의 교육훈련 참가율

근로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유급휴가제도 실시 사업장

사설 문화센터 과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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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3. 전공선호도 2-1-3-01 전공선택 결정 기관,성 98 지표

전공선택 만족도

2-1-3-02 직업교육훈련기관 계열/ 전공 선호도 기관,성 99 지표

교육훈련 직종에 대한 만족도

2-1-3-03 특성화고교 및 특성화대학에 대한 선호도 기관,성 장래지표

특수목적고 진학 수요

특성화고교에 대한 견해

2-1-3-04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충족도 성,연령,학력,지역 98 지표

2. 시설/ 설비 1. 시설 2-2-1-01 직업교육훈련예산 중 시설비 비율 기관,과정,지역 99 지표

2-2-1-02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실 및 실험실습실당 학생수 기관,과정,지역 99 지표

2-2-1-03 직업교육훈련기관 공동실습실 보유률 기관,과정,지역 98 지표

2-2-1-04 직업교육훈련기관 학생 1인당 교지면적 기관,과정,지역 98 지표

2. 설비 2-2-2-01 직업교육훈련예산 중 설비비 비율 기관,과정,지역 99 지표

2-2-2-02 직업교육훈련설비 보유 및 활용률 기관,과정,지역 99 지표

직업교육훈련 기자재수

직업교육훈련 기자재 사용빈도

2-2-2-03 교(보)재수 기관,과정,지역 99 지표

2-2-2-04 도서관 장서수 및 학생 1인당 장서수 기관,과정,지역 99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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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화 2-2-3-01 PC수 및 PC 1대당 학생수 기관,과정,지역 99 지표

2-2-3-02 원격교육시설 설치 기관,과정,지역 99 지표

과학기술 연구 활동

학교 LAN설치 상황

최근 2년이내 구입한 소프트웨어 수

연간 교사가 컴퓨터를 수업에 사용한 빈도

3. 행정/ 재정 1. 예산 2-3-1-01 직업교육훈련 재정의 재원 및 예산 99 지표

GNP 및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

공교육비의 재원별 구성비

교육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교육투자 필요분야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2-3-1-02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 비중 99 지표

직업교육훈련 관련 세출예산 현황

공교육비 중 경상비의 교육단계별 구성비

2-3-1-03 직업교육훈련기관 예산배분 비율 기관 99 지표

2-3-1-04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예산비율 지역 장래지표

중앙정부 세출 대비 직업교육훈련부문 세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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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 2-3-2-01 직업교육훈련기금 조성 및 운용 98 지표

2-3-2-0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정 98 지표

직업능력개발사업 기금 수혜사업자 비율

고용보험적용근로자수

피보험자 분포

피보험자격취득자 분포

피보험자격취득자의 월평균급여

피보험자격상실자 분포

2-3-2-03 고용안정사업의 재정 98 지표

고용안정사업 기금 수혜자 비율

2-3-2-04 실업급여의 재정 98 지표

실업급여 수혜자 비율

3. 비용 2-3-3-01 사업내 직업훈련 분담금 납부실적 지역,기업규모 98 지표

2-3-3-02 훈련비율과 보험료율 99 지표

직종별 훈련비용 단가

사회교육기관 교육비(수강료)

2-3-3-03 기업의 직업교육훈련비 비율 기업규모 99 지표

기업체별 사내 교육훈련비용 규모 및 비율

2-3-3-04 1인당 장학금 급여액 및 장학금수혜자 비율 기관,과정 99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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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5 직업교육훈련 평균 납입액(1인당 연액) 기관,과정 99 지표

2-3-3-06 가계지출 중 직업교육훈련비 비율 기관,과정 장래지표

2-3-3-07 직업교육훈련기관별 1인당 직업교육훈련비 기관,과정 99 지표

1인당 직업교육훈련수당 및 보조금 혹은 지원금액

2-3-3-08 1인당 직업교육훈련비용 및 실험실습비용 기관,과정 99 지표

학생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지출의 기능별 구성비

학생1인당 사교육비

4. 정부지원 2-3-4-01 직업교육훈련 담당공무원수(전공) 및 비율 지역 98 지표

2-3-4-02 우수 직업교육훈련기관 지원 기관,과정,지역 장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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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제 1. 기관/ 학과 3-1-1-01 직업교육훈련기관수 기관,지역,과정 98 지표

사회교육기관 유형별 기관수 및 분포

3-1-1-02 직업교육훈련기관 학급수 기관,지역,과정 98 지표

편제방식별 학급수

3-1-1-03 직업교육훈련기관 학과수 기관,지역,과정 98 지표

3-1-1-04 실업계 고교 학과 종류수의 변화 과정 98 지표

고등학교 계열간 통합운영 필요성에 대한 견해

특성화고교에 대한 견해

직업교육훈련기관 제도개선에 관한 견해

2. 자격과정 3-1-2-0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격과정 설치 과정 99 지표

3-1-2-02 학점은행 인정기관수 및 과정수 지역 99 지표

독학사 배출기관 및 학위자수

3. 산학연계 3-1-3-01 일반계 고교생들의 위탁교육 기관 98 지표

3-1-3-02 2+1 체제 실시 공업계 고교 98 지표

공고 2+1 체제에 대한 만족도

3-1-3-03 교육과정 연계운영 시범학교 지정 99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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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4 직업교육 고등교육기관의 산업체 위탁교육 99 지표

산업체 현장실습 파견 기업체 규모별 학생수

3-1-3-05 직업교육훈련과 산업체간 산학협동센터 설치 협력유형별 장래지표

산업체와의 산학협동위원회 연간회의 개최 횟수

산업체와의 산학협동위원회 협동유형별 협동여부

4. 훈련기간 3-1-4-01 공공, 사업내, 인정직업훈련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과정 98 지표

사회교육기관 프로그램별 교육기간

2. 학생/ 훈련생 1. 학생 3-2-1-01 직업교육훈련기관 재학생 및 훈련생수 지역,기관,과정 98 지표

직업훈련생수와 여자 비율

중등학교 학생중 직업/ 기술교육과정 학생수

3-2-1-02 직업교육훈련기관 훈련생의 변동 지역,기관,과정 99 지표

3-2-1-03 직업교육기관 계열별 학생 비중 기관 99 지표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비율

3-2-2-04 학점은행 과정별 인원수 과정 98 지표

2. 학생이동 3-2-2-01 실업계 고교 학교간·학과간 학생이동: 전학률/ 전과율 과정 98 지표

학교간, 학과간 학생 이동 개방 요구

학교급별 학생변동 상황

3. 현장경력 3-2-2-01 산업대학 학생의 직업 및 산업체 근무경력 직업별,근무경력별 99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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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 1. 교직원 3-3-1-01 교원수 기관,성,연령,자격,지역 98 지표

전체노동력 대비 교원 비율

교원확보율

3-3-1-02 사무직원수(학생 및 교원1인당) 기관,성,연령,자격,지역 98 지표

3-3-1-03 교원 1인당 학생수 기관 99 지표

기관별 전임교원 정원 확보율

기관별 산학겸임교원 비율

3-3-1-04 교원 1인당 주당 평균담당수업시간수 기관 99 지표

3-3-1-05 연령 및 경력연수별 교원구성비 기관,연령 98 지표

3-3-1-06 교원이직률 기관,성,연령 98 지표

3-3-1-07 교직에 대한 만족도 기관,성,연령 장래지표

2. 교원양성 3-3-2-01 직업교육훈련 교원양성 기관,과정,전공 98 지표

3-3-2-02 실업계 고교 관련과목별 교사 재교육 과정,연령 99 지표

3-3-2-03 현장연수를 받은 교원의 구성비 기관,과정 99 지표

3. 교원자격 3-3-3-01 교원의 교사자격 및 학위별 구성 기관,자격,학위 99 지표

3-3-3-02 교원의 전공일치도 및 과원 교원수 기관,과목 장래지표

3-3-3-03 기능대학 전문교과 자격증 취득 교원수 기관,지역 99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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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 1. 학습시간 3-4-1-01 연간 및 주당 법정 수업/ 훈련시간과 이수과목수 기관,과정 98 지표

기초교양보통교과 대 전공교과이수 비율

교과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만족도

3-4-1-02 실험 및 실습시간의 비율 기관,과정 98 지표

3-4-1-03 현장학습(현장학습참가 및 시간) 기관,과정 99 지표

3-4-1-04 보통·교양과목대 전공교과 구성 비율 기관,과정 98 지표

학교급별 교과서 종류수

현행 교과목의 중요도별 선호도

2. 학습교류 3-4-2-01 직업교육 고등교육기관의 해외교류 및 연수 기관 장래지표

3-4-2-01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연계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장래지표

3. 학습만족도 3-4-3-01 학습에 대한 만족도 기관,과정,성 99 지표

3-4-3-02 교과내용의 난이도에 대한 만족도 기관,과정,성 99 지표

3-4-3-03 교과내용의 분량에 대한 만족도 기관,과정,성 99 지표

3-4-3-04 전공에 대한 만족도 기관,과정,성 99 지표

4. 창업 3-4-4-01 창업교육 기관 장래지표

3-4-4-02 벤처동아리 기관 장래지표

5. 진로지도 1. 취업정보 3-5-1-01 국공립 및 민간 직업안정기관수 지역 98 지표

3-5-1-02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기관,지역 99 지표

취업알선 비율

직업에 관한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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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3 인구 1천명당 직업상담원수 및 이용자 기관,지역 99 지표

3-5-1-04 취업자의 구직방법 기관,과정 99 지표

노동시장 진입시 장애요인

2. 진로선택 3-5-2-01 연간 교사면담 횟수 기관,과정 99 지표

3-5-2-02 진로지도를 위한 표준화검사 실시 기관,과정 99 지표

조기 진로지도를 위한 적성검사 실시

3-5-2-03 창업지도 기관,과정 장래지표

3-5-2-04 취약계층 진로지도 기관,지역 99 지표

3.진로지도시설 3-5-3-01 진로지도 상담교사 및 진로지도실 확보율 기관,지역 98 지표

3-5-3-02 진학/ 취업/ 추수지도의 정보관리체제 기관,지역 장래지표

진로지도를 위한 자료/ 정보의 활용도

학교내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진학 및 취업지도를 위한 정보관리체제 구축실태

4.진로지도만족도 3-5-4-01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 기관,과정,성 장래지표

진로지도 방식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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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로 1. 졸업 4-1-1-01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수 기관,성 98 지표

진로별 졸업자수

4-1-1-02 재훈련수료자 지수 기관 99 지표

4-1-1-03 전직훈련자 지수 기관 98 지표

휴학률

중도탈락률

2. 진학 4-1-2-01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진학률 기관,성 98 지표

4-1-2-02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동일계열 진학률 기관 98 지표

4-1-2-03 실업계고교 졸업자의 동일계열 진학혜택 기관,혜택유형별 98 지표

실업계고교 졸업자의 동일계열 고등교육기관 진학자 비율

3. 취업 4-1-3-01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기관,과정 98 지표

학력별 취업률

대졸자 대비 고졸자의 취업후 직무만족도

4-1-3-02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동일계열 취업률 기관,과정 98 지표

4-1-3-03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취업경로별 취업자 기관,과정 99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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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4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취업형태별 취업자 기관,과정,취업형태 99 지표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여성취업자에 대한 태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4-1-3-05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기관,과정,취업시간대 99 지표

상시취업률

4-1-3-06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 후 취업소요기간대별 취업자 기관,과정,소요기간대 99 지표

4-1-3-07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기관,과정,성 99 지표

4-1-3-08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이직률 기관,과정,성,학력 장래지표

대졸자 대비 고졸자의 이직률

2. 소득 1. 임금 4-2-1-01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의 임금수준 및 격차 기관,과정,성 98 지표

교육정도별 임금수준

기업규모별 평균임금격차

직종별 산업별 평균임금격차

4-2-1-02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 중 취업자의 평균초임 기관,과정,성,학력 99 지표

임금만족도

4-2-1-03 취약계층의 임금수준 성,연령,학력 장래지표

연소자 임금격차

- 205 -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지표 집계항목 개발단계

3. 자격 1. 자격검정 4-3-1-01 국가기술자격검정 등록 분야,등급,성 98 지표

4-3-1-02 국가기술자격검정 취득 분야,등급,성 98 지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분포(기술계/ 기능계)

과정이수자 대비 자격취득률/ 합격률

4-3-1-03 공공직업훈련기관 시행 기술자격검정종목 분야,등급,성 98 지표

4-3-1-04 주무부처별 기술자격검정종목 분야,등급,성 99 지표

4-3-1-0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국가기술자격검정 합격자/ 등록자 분야,등급,성 98 지표

사회교육기관 자격증 종류별 연간 취득자/ 수여자수

국가자격검정과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연계

2. 자격소지 4-3-2-01 기능자격증 소지자 비율 분야,성 98 지표

사회교육자격 교육요원 자격증소지자 취업률

4-3-2-02 국가공인 민간자격 종류,수여기관 99 지표

4-3-2-03 제조업 인력의 학위자격 구성비 학위별,성 99 지표

4. 실적 1. 성과 4-4-1-01 직업훈련 실적 기관,기능수준 98 지표

실업자의 직업훈련이수 여부

4-4-1-02 직업훈련 계획 및 성과 기관,기능수준 99 지표

4-4-1-03 지역별 직업훈련 실적 지역,기관,기능수준 98 지표

4-4-1-04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인력양성 분담비율 기관,지역 99 지표

4-4-1-05 직업교육훈련 투자수익률 기관 99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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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6 실업자의 직업훈련참가율 성,연령,학력,지역 99 지표

4-4-1-07 직업능력개발사업 개획 및 실적 지역,산업,기업규모 98 지표

4-4-1-08 고용안정사업 계획 및 실적 지역,산업,기업규모 98 지표

4-4-1-09 실업급여 계획 및 실적 지역,산업,기업규모 98 지표

2. 평가 4-4-1-01 독학사 학위취득 과정,성,지역 99 지표

4-4-2-02 직업교육훈련기관 재학생의 학업성취도 기관,성,지역 99 지표

학업성취도 평가 현황

4-4-2-03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 기관,성,지역 장래지표

4-4-2-04 직업교육훈련의 경제성장 기여도 99 지표

교육분야별 개혁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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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1. 인구구조 5-1-1-01 국토의 크기 및 인구 국가

청소년인구의 상대적 크기

5-1-1-02 전체 인구 중 학령인구 국가,성,연령

5-1-1-03 국민의 학력구성비 국가,성

최종 학력단계별 인구비율

고등교육을 마친 연령별 인구 비율

여성인구의 최종학력 비율

성인인구의 학력격차

2. 경제사회구조 5-1-2-01 주요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액/ 국내총생산(생계비지수) 국가

5-1-2-02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국가,성,산업

5-1-2-03 학력별 노동력 비율 국가,성

5-4-1-04 학력별 노동시장 참여율 국가,학력,성

3. 노동환경 5-1-3-01 취업자수 및 취업률 국가,성

직업교육훈련후 취업률

5-1-3-02 취업자 구성비 국가,산업,직종

5-1-3-03 실업자수 및 실업률(청소년실업 및 장기실업자 비율) 국가,성,연령,실업기간

젊은층의 실업률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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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탈락자의 실업률

학교종료자의 실업률

5-1-3-04 평균임금 국가,성,학력

5-1-3-05 주당 근로시간 국가,산업

5-1-3-06 노동생산성 국가,산업

5-1-3-07 학력별 기대취업·실업·퇴직연수 국가,학력

2. 투입 1. 선택/ 기회 5-2-1-01 학력별 취학률 국가,학력,성

교육프로그램 유형별 순취학률

학교교육에의 참여

5-2-1-02 연령별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인구비율 국가,연령,성

5-2-1-03 기타 고등교육등록(비정규대학 등록) 국가,성

의무교육 종료와 그 이후의 교육참여

고등교육에의 참여

5-2-1-04 성인대상 직업관련 계속교육 및 훈련에의 참여 국가,성
성인노동인력을 위한 직업관련 계속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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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재정 5-2-2-01 자금출처별 연구개발비 국가,자금출처별

5-2-2-02 GDP 대비 노동시장 대책 국가

GDP 대비 교육비 지출

공교육비중 경상비의 교육단계별 구성비

공교육비의 목적별 비율

3. 과정 1. 학생/ 교원 5-3-1-01 직업교육 교사와 학생 국가,기관,성

직업교육에 재학중인 학생 비율

교육단계별 전체교육 참여자

교육단계별 학생 대 교원비율

교원의 법정 수업부담시간수

5-3-1-02 교육수준과 분야별 학생 국가,학력,분야,성

중등학교 학생중 직업/ 기술교육과정 학생수

초중등 교원임금

4. 결과 1. 진로 5-4-1-01 교육수준과 분야별 졸업자 국가,학력,분야,성

학업성취도

5-4-1-02 졸업연령인구 중 졸업자 비율 국가,학교급,성

후기 중등학교 졸업자수

5-4-1-03 학력별 실업률 국가,학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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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4 과학 및 공학 인력(학위) 배출(노동인구 대비) 국가,성

전공분야별 대학 졸업자 구성비

5-4-1-05 연구분야별 과학기술인력 국가,분야,성

과학관련 분야의 고급인력 공급

2. 소득 5-4-2-01 학력별 소득 국가,학력,성

연간평균 소득

상대적 소득

3. 자격 5-4-3-01 지적재산권(특허권출허건수) 국가

직업교육훈련후 자격증 취득률

4. 실적 5-4-4-01 학력별 내적수익률 국가,학력

5-4-4-02 인간개발지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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