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연구 99 - 11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기본연구 99 - 11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정 태 화

연 구 자 : 이 병 준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머 리 말

학교기업은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인 목적 하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면서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학생에게 현장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OECD 회원 국가들은 직업교육

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의 일환으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발맞추어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숫자

가 늘고 있다.

학교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때,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은 이론

과 지식위주에서 벗어나 현장성이 제고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확

한 개념 부재, 운영 방식의 전문성 부족, 수익성에 치우진 운영 형태 등으로

인해 올바른 운영 방향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학교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

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기업에 대한 이론적 개

념을 정리하고 운영상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대책과 당해 전문대학이 추진해야 할 대책을 구별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학교기업 활성화 대책의 수립과 실행에 적극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에 연구협력진으로 참여해 주신 강희우 교

수님(주성대학), 박희준 교수님 (국립익산대학), 장명원 교수님 (주성대학), 정

용진 교수님 (경북과학대학)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

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1999년 12월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원 장



i【 연 구 요 약 】

1 .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최근에 전문대학에서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개발함을 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인 목적 하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면서 독자적인 교육과정 혹은 관련 과와 연계된 교육

과정의 운영을 통해 학생에게 현장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활동 으

로 정의하였다.

연구에 적용한 연구 방법은 관련 문헌 분석, 국내 외 운영 사례 분석, 현

장 실태 분석을 위한 면담조사, 전문가 협의회, 세미나 개최 등이었다.

2 . 국내 외 학교기업 분석 결과의 시사점

가. 학교기업의 궁극적인 운영 목적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

지만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이전 단계의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제품과 서비

스를 생산 판매하면서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교육의 현장

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상황에서도 적극 운영해

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와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학교기업을 부족

한 학교재정의 확보 수단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하고, 미국 등의 경제 선

진국에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 학교- 노동시장 이동 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는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

라서 우리 나라에서 학교기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이전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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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 정립이 요청되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기업의 개념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다. 외국의 프로그램인 학교기업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

히 생산활동과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쉽

지 않은 점, 운영 목적상 교육성의 추구에 강조점을 두되 일정 정도의 수익

도 확보하여야 프로그램의 효능성이 인정된다는 점,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면서 정의적인 자질까지도 가르쳐

주는 일의 어려움 등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요청

된다.

라. 현재 구체화된 개념이 아닌 학교기업의 올바른 운영 방안을 수립하

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상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 개정 방안의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

가. 정부의 지원 대책

1)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한 학교기업의 개념과 목적 정립

가) 정부의 학교기업 지원대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학생을 위한 교육목적의 달성을 강조하는 학교기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① 재단 중심의 운영이냐, 학교 교수와 학생 중심의 운영이냐의 구별보다

는 학교기업에서의 생산 판매 활동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실습과정 설

치, 학점 인정 등), 학생 참여의 적극 유도, 수익의 재투자(시설 여건

개선, 실습비 투자) 등 교육적인 요소와 절차를 분명하게 포함하여 운

영하는 사례를 지원하도록 한다.

② 학생을 위한 교육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특정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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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사립학교법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으로 분류하고, 학교 운

영에 책임이 있는 재단이 학교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수단으로

분류한다.

나) 학교기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을 마련한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산업인력구조고도화지원을위한촉진법 (가칭)에서 학

교기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학교기업을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인 목적 하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면서 독자적인 교육과정 혹은 관련 과와 연계된 교육과정

의 운영을 통해 학생에게 현장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활동

으로 규정한다.

② 학생의 참여가 배제되고 학생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

으며, 수익 확보 위주로 운영하는 사업은 학교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도

록 규제 조항을 설정한다.

③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학교기업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산업체 현

장실습에 준하는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조항을 설정한다.

④ 평가를 통해 정부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위의 법령 제정시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에 학교기업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다.

다) 학교기업이 교육적인 목적 하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기

존의 법령상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고등교육법 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학교기업의 운영을 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대학에서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2

조 ②항에 학교기업의 운영을 실습으로 인정해 주는 조항을 추가 설정

한다.

②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운영에

관해 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①항에 따라 학위과정으로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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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불가)하고 있는 이 법의 제49조에 당해 학교 졸업생 ( 고등교육법시

행령 제58조 ③항에 따라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 소유자)

을 당해 학교기업의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이들의 근무 경력을 학점은

행제 내에서 4년제 대학 진학시 인정되는 소정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

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립학교법 과 이 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과 학교기

업의 운영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① 이 법의 제6조에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경영

에 충당하기 위해 인정되는 수익사업 과 학교기업은 원칙적으로 구별

한다.

② 그러나 교육적인 요소와 절차를 분명히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학교법

인이 적극 투자함으로써 수익사업을 학교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②와 관련하여 인정하는 학교기업은 수익사업 중에서 교육적인 목적

과 학교법인의 투자 하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면서 학생을 위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④ 수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기업의 경우에도 특별회계에 따라

회계를 운영하고, 확보된 수익은 학교기업에 재투자하며, 그 결과를 관

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예 결산의 투명한 운

영을 유도하도록 한다.

⑤ 수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기업의 경우에도 교비회계의 수입

을 학교기업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의 발견시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도록 한

다.

⑥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

43조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되, 당해 대학법인

의 학교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여 대응투자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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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2)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

가)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에 학교기업의 운영을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정부 차원의 학교기업 운영지원 대책으로써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

학교기업의 운영을 지원대상 사업의 독립적인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의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여 재정지원과 연계시킨다.

나)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지표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지표

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지표에는 학교기업운영계획성 의 작성 여부와 그 적절성, 학생의

교육을 위한 교육 목적과 목표의 설정 여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

체적인 전략 수립 여부,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여부, 학교기업 운영

에 있어서 학생의 적극적인 역할 부여 여부, 상품 및 서비스 생산활동과 관

련 과 (科)간 연계의 적절성, 학교기업 참여 활동에 대한 학점인정 규칙 운영

여부, 학교법인의 재정 지원 여부 등을 포함시킨다.

매년 초에 실행하는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전년도의 수행 결과

와 당해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동시에 평가하도록 한다.

나. 학교에서의 활성화 대책

1) 학교기업의 운영 철학과 방향 수립

가) 생산하면서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철학과 방향 정립

① 학교 시절에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

해 주어 전문대학 교육이 청년의 미래 직업세계를 준비시켜 주는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지식과 이론위주의 직업교육에서 직업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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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이론을 통합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

해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비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을 강조한다.

③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learnin g by doing )을 넘어서 생산하면서 배우

는 교육 (learning by producin g )을 강조한다.

나) 대학이 주관하는 현장지향 프로그램으로서의 운영

① 대학이 스스로 산업체 현장실습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

한 현장지향적 프로그램 (w ork - based program )을 개발 운영하도록 노

력한다.

② 학교기업을 포함한 현장지향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에게 구체적

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침은 물론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태도와 가치관

을 동시에 가르치도록 노력한다.

다) 수익성보다는 교육성 추구

① 학교기업은 대학의 어려운 교육재정 확보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학생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② 학교기업을 교육 목적 위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2) 학교기업의 운영 단계별 추진 과제

학교기업운영 종합계획 을 수립한다.

단위 과 수준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 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 대학 차원

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한다.

학교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법인의 수익확보가 아니라 학생에게 현

장 감각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 등을 전수시

켜 주는 것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종합계획서는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과 세부 실천 목표, 학교기업의 운영

절차 및 단계별 추진과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투자 방안, 공간 및 시설

확보 방안, 대학내 전담 과와 그 과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 사업운영에 필요

한 각종 규정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 v i -



종합계획서 작성 과정에서는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각

종 창업관련 싸이트의 정보를 활용하고, 아울러 학교 내 외 행 재정 전문가

와 사업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한다.

3) 대학 당국의 학교기업 지원 대책

가) 학교기업 내에서의 학습 목표 설정과 새로운 평가 체제의 개발

①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교육 목표를 설정함과 아울러 학생의 학

습 결과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② 학교기업내의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내용 (지식, 기술, 태

도, 가치관)과 이를 포함한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③ 학교기업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 (이론과 실제의 통합

교육 방법, 인문교과와 직업교과의 통합적 지도 방법, 태도 및 가치관

교육 방법 등)을 개발한다.

④ 대학 당국에서는 이들 연구 및 자료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적극 지원

하기 위해 공모 연구 등의 방식을 통해 연구를 활성화시킨다.

나) 학교법인의 적극 투자와 지원

①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공간 확보 비용을 투자한다.

② 시설 설비 확보 비용 이외에 운영비 (참여 학생의 실험 실습재료비, 외

부 전문가의 기술 자문비 및 용역비, 전문가와의 회의비, 담당 교수의

출장비, 학생지도비 등)도 지원한다.

③ 학교기업을 통해 확보된 수입은 익년도에 전액 재투자 하도록 한다.

다) 학사관리의 유연화

① 학교기업의 운영 지원을 위해 방학을 최대한 이용하고 이를 학습과정

으로 인정한다.

② 학기제 이상의 유연한 학습 기간 운영제도를 도입하고 학습 결과를 적

절하게 인정하도록 한다.

③ 졸업생을 종업원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심화과정 이수로 인정하는 방

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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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여자 우대 시책 실행

① 참여 학생에게 적정한 근로 대가를 제공한다.

② 전담 교수 및 참여 교수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수익의 일부를 성과급으

로 제공하거나 연봉에 반영, 교수가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 소유 인정,

인사고과제도 개선을 통해 성과 평가, 휴직 인정, 수업부담 경감 등)를

제공한다.

③ 외부 현장 전문가를 연구교수 로 채용하여 학교기업 전담 요원으로 배

정하고 이들에게 교수에 준하는 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 후속 연구와 향후 과제

첫째, 각 대학의 인문 사회 과학 분야의 교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내용과 학교기업에서의 생산활동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교육과정과 교재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기업의 긍 부정적인 효과를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접

근하여 평가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학교기업을 창업교육에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넷째, 학교기업에 적절한 학사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다섯째, 학교기업 운영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와 실제적으로 운영 가능한 연수 프로그

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교에서의 운영 방안에 관한 후

속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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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나라 직업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의 현장성 부족, 즉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학교교육 기간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

력 (competence)을 준비시켜 주지 못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부 따로 직업준비 따로 의 분절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직업교육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법령 (직업교

육훈련촉진법, 1997. 3. 27;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1999. 3)으로

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으나 산업체의 실습생 수용 능력 부족, 산업체의 소

극적인 태도와 협력, 지원 대책의 미흡 등으로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장성을 체득시켜 주기 위한 방안도 획일적으로 현장실습에 국

한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산업체는 교육의 실패 , 교육 담당자는 산업체의 비협조 의 문제를 제

기하고 각각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OECD 회원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학교로부터 일터로의 이동 (school- to- work

transition) 혹은 산학간 동반자적 협력 (school- industry partnership) 강화 차원에

서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

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학교기업 (School- Based Enterprise : SBE )을 운영

하고 있다. 학교기업은 중국, 베트남 등의 사회주의 국가와 개발도상 국가에

서도 학교의 교육 비용과 학생의 등록금 확보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운영되

고 있다 (v on Bor st el, 1982). 그러나 이들 국가의 사례는 교육적 측면보다는

재정 확보 측면이 보다 강조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보편적으로 학교기

업은 직업교육의 현장지향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 내에서 학생이 상

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면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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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St ern et al., 1994: 3; 김재식 외, 1998: 25- 7; 이무근 외, 1998: 51)을

의미한다.

학교기업은 교육적 경제적 지역사회 발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Stern et al., 1994: 3- 11; Hoerner & W ehrley ,

1995: 29- 30)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전문대학이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의 현장실습에 대해 대

다수의 산업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산업체의

경우에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전문 인력, 소요 예산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에서 학교기업은 적극 운영해 볼 가능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할

과제가 많다. 1970년대에도 일부 직업교육기관에서 학교기업과 유사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였으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우리의 상황에서 극복하여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구명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 나라에 소개된

학교기업의 가능성과 운영상의 난점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학교기업 운영 관계자들은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학교기업의 개념, 목적, 운영 원리, 기대 효과, 한계점 등

을 종합 정리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나라에서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학교기업 본래의

취지가 발휘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은 물론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

여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도입 단계에서의 애로점, 현 상태에서의 효

과 및 문제점, 이에 대한 학생 및 교수의 태도,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을 면밀

히 조사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

념 정립, 이론적 접근, 국내 외 실태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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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방안을 개발하여 이 사업의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에 그 결과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학교기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확보되어 이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학습과 일이 밀

접하게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에게 직업세계 준비 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장실습의 효과가 미미한

우리의 상황에서 과거의 산업체 중심의 현장실습 에서 벗어나 학교 중심의

현장실습 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과

학교는 교육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얻고, 산업체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우수 전략으로써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을 연구의

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하위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학교기업의 목적과 운영 원리, 그리고 운영상에서 제

기되는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 외의 학교기업 운영 실태를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추출하고 활성화 방안의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한다. 셋째,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의 가능성

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당해

대학이 추진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 연구의 범위 및 용어 정의

가 . 연구의 범위

OECD 국가에서는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교는 물론 (실업계)고등학교 수

준에서 학교기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 전문대

학을 중심으로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문

대학에 제한하여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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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사업의 통합적인 운영, 다양한

구성원 (학교관계자, 학생, 사업주 등)간의 상호 협력, 여러 단계의 운영 절

차, 각종 법령 및 규칙의 지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 또한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대학, 대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일시에 개발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직업교육의 중심축인 전문대학

에서의 운영 방안을 개발 적용한 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다음 단

계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나 4년제 대학교에서의 운영 방안을 개발하여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 하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전문대학에서의 학교기업 운영 사례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실태 조

사시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운영 사례도 분석하여 전문대학에서의

활성화 방안 추출에 참조하였다.

나 . 용어 정의

학교기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학교기업 (School- Based

Enterprise : SBE )은 학교 내에서 학생이 판매를 목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면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활동 (St ern , 1991:

17; St ern , et . al., 1994: 3)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내의

학자들 (김재식 외, 1998: 27- 7; 이무근 외, 1998: 51)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

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

는 개념을 채택하고자 한다. 즉 학교기업의 교육성과 수익성 양자를 중시하

고자 한다.

한편 학교기업 과 창업교육 을 동일 개념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관점이

있으나, 전자는 교육과정과 사업활동의 필수적인 연계를 상정함에 비해 후

자는 학교가 정한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보다는 사업 개시를 위한 지원에 초

점을 둔다는 점에서 전자와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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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의 참여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상관성이 큰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정부가 제정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해 운영하

는 학교내 실험실 공장 을 학교기업으로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양자는 동등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험실 공장은 명확하게 법을 통해

그 개념과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학교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전자는 대학 (교)의 교수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

한 지원을 통해 국가의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면서 학생 교육

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후자는 교수의 기술을

통한 제품 생산보다는 학생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양자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실태 조사시에는 실험실 공장

중에서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에게 교육적인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학교기업으로 분류하여 학교기업으로의 인정가능성 혹

은 향후 발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3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진이 설정한 연구 문제와 이에 대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국가에서 학교기업은 역사적으로 어떤 교육이념과 이론의 뒷

받침 속에서 시작되었는가? 이 연구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학교기

업의 필요성과 의의를 뒷받침 해주는 고전 학자들의 주장과 이념을 분석하

였다. 그리고 근대사회에서는 어떤 나라들이 이 유형의 교육제도 내지는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이

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교기업은 경제 선진국에서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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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학교기업은 교육과 생산활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갖는 프로

그램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효과만을 거두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다른

효과도 기대되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외국에서의 학교기업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우리 나라에서의 활성

화 방안을 개발하기 이전 단계에서 외국에서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조사 대상 국가는 국내에 보고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 덴마크,

중국 등으로 선정했다. 분석의 초점은 이들 국가에서의 운영 실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효과와 난제 (難題)가 무엇이며,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은 무엇인가에 두었다.

셋째, 현재 우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기업의 실태는 어떠하며, 어

떠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우

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학의 실태를 직접 조사하였다. 조사의 준

거는 교육의 장 (場)에서 교육과정과 사업운영이라는 이중적 구조가 통합적

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학교기업은 학생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업세계

준비 대책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학교기업은 교육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는가,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학교

기업이 교육적인 측면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요구되는

현장의 과제는 무엇인가 등으로 설정하였다.

넷째, 우리의 상황에서 학교기업은 필요한 제도인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상황에서

학교기업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지에 대

해 논의해 보았다. 그리고 직업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현장적응력을 제고시

켜 주는 제도로 발전가능한 지에 대해 관련법령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가

능성을 논의해 보았다.

다섯째,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서는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과제들이 요구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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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할 방안과 당해 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의 연구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연구진이 적용한 연구

의 접근 틀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 1] 연구의 접근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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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국내 외 선행 연구 분석

학교기업에 관한 국내의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국가의 운영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이외에 덴

마크와 중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사례의 경우에는 일부 선행 연구를 분석함은 물론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이 사업의 보다 구체적인 현황을 알려주는 각종 보고서, 참고 자료, 문

서, 협약서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 전문가 협의회

연구방향 설정 전문가 협의회

1999년 3월 6일에 연구사업의 방향 설정과 상세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를 개최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학교기업은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학교기업의 수익성 과 교육성 간의 균형성 추

구의 문제가 토론되었다. 참석자들간에는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였으나

대체로 교육적인 효과 위주로 학교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

었다. 그러나 수익성이 없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한 타당성 있는 반론이 제기되지 못하여 이 문제가 여전히 핵심적

인 쟁점사항임이 입증되었다. 셋째, 학교기업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사업자등

록을 하지 못한 대학의 관계자들은 하루 빨리 법적인 장애요인이 완화되기

를 희망하였다. 이외에 학교기업 활동과 교육과정간의 연계, 수익의 배분문

제 등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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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재정 전문가 1차 협의회

1999년 6월 3일에 학교기업 재정전문가 1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협

의회는 학교기업의 재정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교

기업의 재정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함을 목적으로 개최하

였다.

이 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은 당해 학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소

유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학교기업에 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중앙부처의 지원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정보

통신부나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를 통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한편 학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① 교비로 지원, ② 재단

이 전적으로 출연, ③ 대학교수와 외부인의 공동출자, ④ 교비와 교수의 출

자금으로 공동출연, ⑤ 교비에서 시설 및 설비비를 부담하고 재단이 운영금

을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학교기업 재정 전문가 2차 협의회

1999년 6월 8일에 학교기업 재정 전문가 2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차

협의회에서는 1차 협의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에 관한 계속적인 논의가

있었다.

향후 학교기업의 운영 지원 방식으로는 대체적으로 재단이 우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여기에 교수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학교기업을 탄생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일부 경우에는 교수 개인의 자발적인

학교기업 운영 사례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학교기업을 통한 보상은 대체로

공식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

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수나 학생에게 보상이 분배되지 않을 가능성

이 충분히 있음도 확인되었다. 한 예로 현재 각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개발

하여 출원한 기술특허를 대부분 재단이사장 명의로 등록하고 있어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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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내 외 운영 실태 조사

학교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운영 관리하여야 하

고 여러 참여 관계자의 활발한 상호작용 및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

나 현재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외국의 자료는 불충분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운영 지침, 학

교교육과 사업운영의 통합적 운영 방안, 교육과정의 구성 사례, 학교와 산업

체간의 협약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적

상황을 감안하여 연구진은 외국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

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각종 보고서에 보고된 기관의 연락

처를 입수하여 전자우편 (E - m ail)을 전송하였으며, 그 결과 페어펙스 카운티

공립학교(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와 싸우스잉톤 고등학교(Southington

High School)에서는 관련 자료를 발송해 주었다. 연구진은 이 자료를 보다

구체적인 미국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데 참조하였다.

한편 국내의 운영 실태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학교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의

분석 준거를 설정한 후에 이에 터해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의 실태 조사를 위해 연구진은 면담지를 개발하였다. 면담지에 포함

할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와 자료를 통해서 파악된 학교기업의 문제점과 주

요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문항은 연구협력진과의 협의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검토한 후에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 내용은 사

업의 운영 주체, 사업 운영 단위, 사업 종목, 학교 구성원(학교 경영자, 교수,

학생)의 역할과 긍 부정적 반응, 사업 운영 관련 법령 및 지침, 학교와 사업

체간의 협약서 내용, 학교 교육과 사업 활동과의 통합 운영 방안, 교육과정

의 구성 원리 및 개발 절차,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배분 방식,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의 지원 대책 및 관여 범위, 사업의 효과, 애로 사항 및 장애

요인 등으로 확정되었다.

현장 실태 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전문대학 9개교, 4년제 대학교 4개교, 실

업계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14개교였으며, 조사는 1999년 4∼5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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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에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현장의 교수, 교사, 행정가 등을 대상으

로 면담을 실시하는 동시에 각 기관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활

용하는 각종 규칙, 서식,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4 ) 연구협력진의 운영

이 연구를 통하여 학교기업의 실상을 정확하게 구명하고 나아가 학교기업

의 활성화 방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재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실무 담당 교수 3인을 연구협력진으로 구성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학교기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준거를 개발하

였고, 연구협력진은 각 학교에서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와 발전 방안

을 작성하였다.

5 ) 학교기업 운영 사례 발표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연구진과 연구협력진은 1999년 11월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

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연구협력진이 작성한 각 학교의 운영

사례와 연구진이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개발된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

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연구 결과에 대해 직업교육전문가와 교육부 관계자의 토론이 있었으며,

종합토론 시간에는 현장의 관계자와 교수, 그리고 연구진간에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연구진은 이 세미나에서 개진된 의

견을 최종 방안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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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1 . 학교기업의 역사적 발전 과정

그간에 여러 대학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하여 왔지만 이의 필요성과 중요성

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연구물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기업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각 시대에 있어서 주

요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학교기업에 대한 개념과 이론 정립을 위

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학교기업은 생산교육 (product iv e edu cat ion )에서 그 역사적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v on Bor st el, 1982; Stern et al., 1994).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천

이 통합된 교육을 제공하면서 학교교육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수익을

창출해 보려는 실천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상가나 학자들(Rou sseau , Dew ey ,

Pinkev it ch , Pestalozzi)의 관심사였다. 생산교육은 이론과 실천간의 단절을

메우고, 교육의 수단으로써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이

론 (v on Bor st el, 1982: 37)이다. 이 점에서 생산교육은 엘리트 양성을 위한

지식교육을 강조하였던 아테네의 교육보다는 평민의 삶을 위한 교육을 강조

하였던 스파르타의 교육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 . 고전 이론

최초로 생산교육의 개념 정립에 공헌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견

이 존재하지만, 여러 학자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생산 노동 (produ ct iv e

labour )과 이론 학습 (theoretical learnin g )을 결합시킨 최초의 학자로 체코

의 코메니우스(Com eniu s )를 지명해 왔다. 예를 들어 다운스 (Dow n s , 1975:

96)는 그가 1634년 초반에 초등교육과정의 일부로 육체 노동 (m anu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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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ork )을 도입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코메니우스는 교육원리로 책(book s )보

다는 감각 (sen ses )을 통한 교육을 강조한 학자였다. 그러나 본 보스텔 (v on

Bor st el, 1982: 41)은 그의 원리가 생산교육 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과 학습을 결합시키는 사상을 종합화시키지는 못했다

고 주장하였다.

생산교육 개념의 창시자로 영국의 철학자인 로크 (Loke)를 거론하는 학자

도 있다. 로크의 저서인 빈곤 아동을 위한 노동학교 운영 계획 (Plan for

W orkin g - Schools for Poor Children )에는 그 사상이 언급되어 있다. 이 계

획 에서는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의 일부로 노동이 도입되어야 하는 시기, 산

출된 수입의 배분, 학교의 자급자족 능력의 필요성, 생산의 유형, 취업과의

연계 등과 같은 다양한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가 생각한 학교는 학생

스스로의 노동에 의해 유지되는 학교로서, 학교가 생산한 재화의 판매를 통

해 운영되는 자급자족 기관이다 (Stern et al., 1994: 5). 따라서 영국의 실증

주의자인 로크는 생산교육의 이론적 기반이 된 많은 기초 원리들을 생성시

킨 최초의 학자로 볼 수 있다(v on Bor st el, 1982: 44).

한편 낭만주의 (rom anticism )의 대가인 루소 (Rou sseau )는 생산교육 이론의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학자들 중의 한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베스킨

(Baskin , 1966)에 따르면, 그가 주창한 교육 사상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은 첫

째,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 하고, 둘째, 교육은 유년기부터 성년기

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간의 결

합은 모든 낭만주의 교육자들이 주장한 원리였고, 특히 그것은 생산교육을

발생시킨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v on Bor st el, 1982: 46). 루소는 경

험주의 (empiricism )의 개념뿐만 아니라 교육 사상과 실천에 대한 제언에 이

르기까지 로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생산교육의 분야에서 루

소는 로크보다 훨씬 독창적인 개념을 발달시켰고, 앞선 세대의 학자들이 포

함시키지 못했던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포함시켰다. 루소의 저서인 에

밀 (Emile)은 교육체제를 자연에 따라 설명하고자 한 최초의 종합적인 시도

였다. 이 책의 핵심 사상은 아동의 교육과 환경에 대한 신중한 통제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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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래 지닌 완전한 본성 (n ature)을 보존하여 지키는 것이다 (St ew art ,

1972: 15). 이러한 관점에서 로크와 마찬가지로 루소도 학습이 다양한 감각

(sen ses )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이 두 개념은 지식 습득의 수단이라

고 할 수 있는 육체 노동과 이론적인 학습을 결합시킴으로써 형성된 것이므

로 생산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이루는 토대라고 볼 수 있다.

본 보스텔 (v on Bor st el, 1982: 48- 9)은 생산교육의 이론 정립에 대한 루소

의 기여를 분석하면서 그는 많은 교육자들이 생산교육을 가난한 자들을 위

한 교육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박애주의적인 함정에 빠지는 것을 모면하

도록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루소의 이론에 힘입어 생산교육은 그 이후의 이

론가들에 의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육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모든 사회 경제적인 수준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교육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

다. 유럽에서 개혁론자였던 루소의 직계 제자들은 그의 사상을 실제로 증명

하고 싶어했는데 (P ollard, 1956: 17), 대표적인 제자는 페스탈로찌(Pest alozzi)

였다.

루소의 제자인 그는 루소의 교육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1774년에 뉴호프

(N euh of )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빈곤 계

층의 아동들에게 학업과 임금을 제공하는 노동을 결합시켰다. 루소와 로크

가 생산교육의 사상을 주장하였지만 실제로 자신의 사상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 반면에, 페스탈로찌는 그들의 사상을 직접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서 생

산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스텔

(v on Bor st el, 1982: 49- 50)은 페스탈로찌가 생산교육 이론의 발달에 기여한

점은 그가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확실히 증명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보

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상을 발달시켰다는 사실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

다. 다운스 (Dow n s , 1975: 96)도 생산교육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학자는 로크나 루소보다는 페스탈로찌라고 주장했다. 페스탈로찌의 이론은

노동을 통한 그리고, 노동을 위한 교육 (edu cat ion through and for w ork )으

로 표현될 수 있다 (v on Bor st el, 1982: 50). 또한 그는 교육이 개인이 일상

생활속에서 일을 통해 행복을 발견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관점에서 실천적이

- 15 -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Dow n s , 1975: 95).

페스탈로찌는 모든 어린이들이 현실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전달받아야

하고, 그들의 미래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지식과 경험을 얻어야 한다고 생

각했다 (Dow n , 1975: 96). 이러한 그의 사상은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생산

교육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면서 추구한 목표들 (고학력을 통한 취업 기대감의

조절, 자연과의 생활에 대한 중요성, 육체노동이 지니는 가치)보다도 150년

이상 앞선 것이었다 (v on Bor st el, 1982: 51).

한편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과 놀이(play )의 교육적 가치를 주장하였던 독

일의 교육자 프뢰벨 (F roebel)도 1816년에 페스탈로찌의 노선에 따라 작은 학

교를 설립하였다. 비록 이 학교가 재정 부족으로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 경

험은 1826년에 발행한 유명한 교육학 저서인 인간의 교육 (T h e Edu cat ion

of M an )에 담긴 주요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는 교육 원리로 책

보다는 사물 (thing s )을 중시하였고, 놀이와 일을 학습과 결부시키려고 하였

다 (Sah akian & Sahakian , 1974: 120).

프뢰벨은 생산교육 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으로서 육체적인 실습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능숙한 손재주, 깔금함, 정확성을 요구하였다. 책을

통한 (b ookish ) 교육 방법보다는 활동적인 교육 방법을 주장한 그의 주장은

생산교육에서 강조하는 활동의 교육학 (pedag ogy of act ivity )을 정립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v on Bor st el, 1982: 51- 2).

나 . 이상주의자와 마르크스의 이론

18세기와 19세기 초반에 노동과 이론학습을 결합시킨 교육을 지지한 교육

학자들 중에서 프랑스의 이상주의자(utopian )인 프리에(F ourier )는 생산교육

의 이론과 실천에 큰 영향을 미쳤다(v on Bor st el, 1982: 54).

그는 육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교육과 상호작용하고, 의사소

통이 자유로우며, 공유하는 태도를 배우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결국 그는 인

간의 감각 능력 (sen ses )과 신체 능력 (phy sical abilit ies )의 단련을 강조하

- 16 -



였는데, 이는 후에 마르크스(Marx )가 폴리테크닉 교육 (Polytechnical Education)이

라고 칭한 제도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프리에는 그가 쓴 신교육 (T he

New Edu cat ion )에서 아동의 선천적인 직업적 소질이나 본능을 교육체제에

서 조화롭게 개발시켜 주는 일이 중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Poster , 1971:

290).

이상적인 사회주의 주창자의 한 사람인 오웬(Ow en )은 실제로 생산교육의

사상을 실천에 옮겼다. 그는 뉴라나크 (N ew Lanark )에 자신의 교육관을 적

용한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빈곤계층의 구원을 위한 연합위원회 보고

서 (Report t o th e Committee of th e A ssociation for th e Relief of the

Poor )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체력에 따라 하루중 일정 시간을 작업

활동에 참여하도록 훈련받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v on Bor st el, 1982: 58). 교

육에 대한 오웬의 직접적인 기여는 교육의 민주화에 더 밀접히 관련된 것으

로 평가되지만, 간접적으로는 생산교육의 확산과 발달에 크게 기여한 사람

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산교육에 대하여 오웬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는 평가는 그의 사상이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통해서 인정되

고 있다.

마르크스의 교육관은 오웬의 사상으로부터 파생되었다. 그는 생산의 효율

성을 증진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계발된 인간을

양성하는 방법으로써 교육이 생산 노동과 학습 및 체육을 결합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육의 과정에서 노동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정신 노

동 (w ork w ith th e min d) 과 육체 노동(w ork w ith the h and ) 의 결합은 그의

교육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Count s , 1957). 그의

이론은 생산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동과 교육의 통합이라는 마르크스의 사상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9세에서 17세까지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아동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아동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육체노동(m anu al w ork )도 증가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9∼12세의 아동은 하루에 2시간 일을 해야

하고, 13∼15세의 아동은 4시간, 16∼19세의 청소년은 6시간을 일해야 한다

는 것이다(Count s , 195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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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장은 소비에트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폴리테크닉 교육 (polytechnical

education)으로 발전하였다. 프라이스(Price, 1977: 71)는 이 교육을 인간과 자

연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식 활동이며, 생산적인 노동과

정신교육이 결합된 교육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인문학교에 반대되

는 교육제도로서 다양한 실용 기술들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교육과정에 산업분야의 생산에 관한 학습과 실무 기술의 훈련

을 포함시키는 등 교육이 보다 과학기술적 (polytechnical)으로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의 교육론에 명확한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이

인간과 사회 발달에 관한 종합적인 이론을 모색하게 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교육 원리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20세기의 생산교육

이론의 발달에 그가 공헌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v on Bor st el, 1982:

66).

마르크스 이후의 추종자들은 학교는 가능한한 자영 (self - support ing ) 사

업의 운영을 통해 그 안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주

장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는 채소 농원, 과수원, 작업장의 운영을 제안하였

다 (Pinkevit ch , 1929: 186). 그러나 이들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교육의 이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보스텔

은 러시아의 교육학자인 마카렌코(M akarenko)가 실제로 학교기업을 통하여

비용을 회수한 최초의 실천가로 평가하고 있다 (St ern et al., 1994: 5- 6). 그

가 세운 학교의 학생들은 곡물, 야채, 과일을 경작하고, 가축 농장을 경영하

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의류, 가구 및 카메라를 제조함으로써 성공적인 학

교기업을 운영하였다. 이 기업에서 학생들은 하루에 4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정규 수업에 참여하였다.

다 . 미국에서의 생산교육 이론과 학교기업 발전

생산교육의 이론을 제공한 대표적인 미국 학자인 듀이(Dew ey )는 생산 활

동과 이론 학습의 결합을 주장하고 이를 실현시킨 교육 이론가이다.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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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그의 기본 사상은 그의 주장, 즉 교육은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조화로

인식되어야 하고, 교육의 목표(goal)와 과정(process )은 하나로서 똑 같

다 (Dew ey , 1915: xix )라는 교육 신조에 요약되어 있다. 그의 사상 체계는 일

반적으로 실용주의(pragmatism), 경험주의(experientialism), 도구주의(instrumen-

talism)로 일컬어진다.

듀이는 탐구하고, 연장과 도구를 조작하며, 조립하려는 학생의 자발적인 성

향이 지니는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학생의 욕구를 교육과정의 일

부분으로 통합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생활과 실제 생활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그는 생산교육의 지지자였지만 생산교육의 목적은 학

생에게 특정한 직업을 위해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직업에 관한 사

회 과학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해 학생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v on Borst el, 1982: 89- 90).

듀이는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의 통합이 지니는 사회적 함축성을 파악하여

기존의 생산교육의 원리들을 보다 구체화시켰고, 생산교육을 지지하는 교육자

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생산교육에 대한 개념은 루소와 낭만주

의자들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

고전학자들의 사상을 종합하여 생산 경험이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때

학생들이 가장 잘 배운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그는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인

지과학 (cognit iv e science)에 의해 새로운 지지를 받고 있다(Berrym an , 1992).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고전학자들이 주장한 생산교육의 개념을 적

용한 사업이 운영되었다. 이 때 미국 정부는 특수계층 지원 프로그램 (Supported

Work Demonstration)을 도입하면서 생활보호자, 마약중독자, 청소년 실업자,

교도소재소자 등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 제품을 스스로 생산하고 판매하

는 기업을 설립하였다(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 1980).

또한 미국의 남동부 지역에 있는 여러 대학들(colleges )은 전통적으로 학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Mullinax , et

al., 1991: 83- 104). 이 대학들 중 하나인 베레아(Berea)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제과점, 목재가게, 농장, 낙농장, 음식점 및 호텔 등을 포함하여 대학의 전기

발전소, 건물 유지 및 관리, 도서관 운영, 관리실 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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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다(Peck, 1989: 5- 28).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학교기업이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향을 보임에 비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는 교육적 효과 제고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 idler , 1983,

48- 63; Rigg s , 1981: 646- 56).

미국에서 최근에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서의 학교기업 운영이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다. 획기적인 계기는 미국 연방 정부가 1990년에 제정한 Perkin s

직업 기술교육법 개정안 (Carl Perkin s Vocat ional and Applied T echnology

Educat ion A ct Am endment s )과 1994년에 제정한 학교- 직업세계 연계강화

법 (ST W OA : School- to- W ork Opportunities A ct )에 의해 마련되었다. 전자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직업 교과과정과 인문 교과과정의 분리를 유지하는 대신에

연방 기금을 인문 교육과정과 직업 교육과정을 통합시키는 프로그램에만 지

출하도록 하였다. 결국 이 법은 보다 많은 학교기업의 실행을 촉진시켰다. 또

한 후자의 제101조에서 모든 학생은 학교중심의 학습 (school- based

learning )과 현장 중심의 학습 (w ork - based learning )을 받을 수 있고, 양자간

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고 규정함으로써 현장지향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호너와 웰리(Hoerner & Wehrley , 1995)는 현장 중심의 학습 (work -

based learning )에 대한 개념은 과거에는 실제의 현장 혹은 가상적인 현장을

중심으로 혹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경험과 활동 이라고 정의되었지만

최근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는 이 정의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그 대신

에 모든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그들에게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학교교육과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간에

는 매우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주제나 내용을 가르치는 모든 유형의 지식

과 학습 으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 내에

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학교기업은 학교중

심 현장지향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 내에서 학교기업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자주

적용되어 오지 않았다. 듀이와 다른 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

준비 교육과 직업준비 교육은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문과

- 20 -



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학교기업 사례가 탄생하였다. 그것은 영어

수업 시간에 만든 잡지와 책을 출판하는 문예 기업인 폭스파이어(F oxfir e)이

다(Wigginton , 1986).

미국 내에서 학교기업은 여러 가지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기업의

목적에 대해 베리만(Berryman , 1992: 68)은 이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을 가르치고, 그들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에 적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의 경제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스톤(Stone, 1989)은 선

행 문헌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기업은 ①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의 교육, ② 지식과 기술의 실제 적용, ③ 학생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 증진,

④ 지역사회의 경제발전 촉진 중 한 가지 이유를 배경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혔다. Stern (1991: 17)은 이들 이유 중에서 기업가 기술 (entrepreneurial

skill )을 가르치기 위함이 가장 일반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멕팔레

인(McF arlane, 1981: 138)은 기업가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의 최우선 목표

는 소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관련된 기초 기술을 계발시키는 것 이라고 하였

다. 학교기업에서 기업가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함과 관련하여 에쉬모어

(A shm ore, 1988)는 미국 기업가의 40%가 고졸 출신이고, 또 다른 26%는 단

과대학을 다녔지만 학위가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에서 학생의 학교기업 참여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학교기업

은 직업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미래의 기업가들에게 소기업을 경영해 보는 경

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가 양성에 기여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2 . 학교기업의 기대 효과

학교기업은 여러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의 학자들은 이들 기대 효과를 크게 ① 교육적 효과, ② 경제적

효과, ③ 사회적 효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기업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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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나 장점에 대해 논한 학자들 (Sh er , 1977; Raizen ,

1989; St ern & Nakata , 1989; Berrym an , 1992: 69; Stern et al., 1994:

49- 53; Klen , 1996; Murnan e & Levy , 1996; Hamilton & Hamilton , 1997)의

주장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 교육적 효과

학교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적으로 풍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

육과정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전문가가 되어 직

업세계에 진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교과의 학습 결과를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 준다. 학생들은 학교기업을 운영하면서 국어, 수학, 과학, 정보공학 등

의 교과에서 배운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즉 사업의 회계를 정리하면서 수학적 공식을 적용하고, 제조업 분야의 상품

을 만들면서 과학적인 지식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시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정보공학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 보관 활용하고

통계적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상품의 홍보물이나 사업 보고서를 작

성하면서 언어적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문교과에

서 배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학습 내용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둘째, 학교기업은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적 운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학교기업은 인문교육에서의 내용을 실제 직업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주므로 양자의 통합적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학교기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과할 때, 학생들은 실제적

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학생이

배우는 인문교과와 직업교과는 실용성을 갖추게 되며, 양자간의 장벽이 제거

되어 종합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의 추구는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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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이 최근에 직업교육 발전 정책을 논하면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

합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의 경우 1990년도에

국회가 직업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은 오직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전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바는 직업교육 수업에서 인문교과가 강조

하는 지식과 기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르쳐 직업교육 전반의 질을 향상

시키고 동시에 인문교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

할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 전반의 실용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학교기업은

이 같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활성화는 청소년의 삶을 충실하게 준비시켜 주는 동시에

전통적인 인문교과에서 강조하는 지식을 전수시켜 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고등교육 입학 정책이 학생의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쪽에서 운영된다

면,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유리한 점수를 얻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진학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셋째, 졸업 후에 입직하게 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내용을 이해하

고 학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과거의 직업교육은 지나치게 특정한 지식

과 기능을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직업교육은 학생이나 학부

모에게 도외시 당하게 되었고, 또한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문교과

성취 수준도 매우 낮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에 퍼킨스 법 (Perkin s A ct )을 개정하면서 직업교육은 학생이 취업하는 산업

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을 가르쳐

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교기업은 이러한 지침에 잘 부합하는 프로그램

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방법 그 자체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결정, 예산 관리, 기자재 구입,

재고 관리, 교대 근무, 사업 홍보 등을 수행하면서 이 분야의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배우기 때문이다. 학교기업은 학생들이 특

정의 직업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 이상의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교기업은 학생들에게 취업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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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 학습시키고, 학생에게 진로 선택 능력을 길러주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일을 중시한다.

넷째, 학생의 동기 유발과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학교기업과 같

은 현장중심의 학습 프로그램은 다양한 맥락 혹은 상황 (contex tual or

situat ed)에서 학습하는 기회 속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인문교과에서 가르치고

자 하는 내용 요소에 대한 이해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

생들에게 생산활동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들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

하는 학교기업은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면서 동기유발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학업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다.

다섯째,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은 문제해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학교

기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수시켜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효과는 문

제해결 능력과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의 획득이다. 학생들은 실제로 사업

을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접하게 되는 문제를 스스로 혹은 동료 학생과 협

력하여 풀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며,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교수나 학

교기업에서 일하는 현장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의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게 된다. 학생의 문제해결 요청 상황은 우

연히 발생하여 학생들이 이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학교기업에서 학생의 교

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의도적으로 문제해결 과제를 삽입시켜 학생들이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한편 문제해결

력의 향상을 통해 독립심을 키워줄 수도 있다.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은 제품과 용역의 생산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 협동적으로 일하는

태도,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 방식

이나 새로운 사업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책임을 부여

하고 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학생의 독립심을 키워준다.

여섯째, 생산활동 참여 경험은 학생이 시간 관리 능력을 습득하는데 도움

을 준다. 대부분의 학교기업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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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운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양의 제품을 생산해 내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작업장에서 철저한 시간 관리가 갖는 중요한 의미

를 터득하게 된다.

일곱째, 팀워킹 (t eamw orkin g ) 능력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

교기업은 기존의 다른 직업교육 프로그램보다 팀 내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

는 방식을 배우는 일을 강조한다. 이 과정을 통해 협동이 필요한 작업 과정

에서 팀웍이 발휘하는 효과를 터득하게 되며, 특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료와 협동하여 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한편 팀장을 맡는 학생

은 팀원을 이끌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된다. 학

교기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팀웍을 강조하는 교육적 이유는 구성원 스스로가

서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이 때 학생들은

협동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자율적으로 학습조직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인

식하고 이를 조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경험도 할 수 있다.

여덟째, 전문직업능력 (specific w ork skills )의 습득에 도움을 준다. 학교기

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작업장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

을 습득하여 유리한 임금을 제공하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학

교기업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관련 분야의 전

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일부 학생들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

기도 하여 취업시 보다 유리한 여건을 갖출 수도 있다. 학교기업 내에서 학

생들은 현장 경력이 풍부한 교수나 전문가의 지도하에 일하고 배우면서 직무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습득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초직업능력 (g eneric w ork skills )의

습득에 도움을 준다. 학교기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습득하는 인지

적 및 대인관계 능력은 학생의 취업에 큰 도움을 준다. 학교기업을 운영하면

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활동 시간에 정확하게 출석하는 일부터 작업장

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초직업능력(의사전달 능력, 협력하는 태도,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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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리더쉽 발휘, 시간 준수, 자리지키기, 손님에 대한 친절한 태도, 작업장

청결 유지, 기타 직업 윤리)을 가르친다. 이는 학생들이 취업시 작업장에 적

응하는 시간을 절약해 주는 동시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감소시켜 주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1년에 노동부가 발간한 산업체의 학교교육

에 대한 요구 (What Work Requires of Schools )라는 보고서에 실린 SCANS

위원회 (SCANS commission : Secretary ' 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 )가 제시한 기초능력을 주요 교육 대상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이 위원

회는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정- 산업 지식(industry - specific

knowledge) 외에 기초직업능력(generic work skills), 핵심 능력(core competencies ),

전이가능한 기술(transferable skills )과 같이 모든 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바

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보다 포괄적인 능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관점 하

에 능력요소를 개발하였다. 이 위원회가 개발한 능력 구성체제는 세 부분의

기초능력 (three- part foundation skills )과 5개의 일반 능력(fiv e general

competen cies )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는 기본 기술(basic skills ), 사고 능력

(thinking skills ), 인성(per sonal qualities )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후자는 자원 활

용(resources ), 대인관계(interper sonal relations), 정보이용(u se of information ),

체제이해(under standing sy stem ), 고용기술(employing technology )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다시 하위 능력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나 . 경제적 효과

첫째, 학교기업은 학생의 취업능력을 제고시켜 주고 이를 통해 경제적 수

익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시절의 근로 경험의 양과

학생의 향후 고용이나 소득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학생

들의 장래 취업과 소득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둘째, 학교기업의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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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기업의 운영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비용이나 실습비용의 확보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 이 논리는 학교기업

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온 가장 오래되고 널리 인식되어 온 논리다. 대체적

으로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성인 (교수, 조교, 채용된 현장전문가, 일반 근로

자)의 봉급은 사업 운영 결과로 얻은 수익을 통해 지급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지급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이들의 봉급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건물의 건축 비용, 장소 사

용료, 시설 설비의 설치비 등은 학교에서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부의 경우에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노동의 대가

를 지불할 수도 있다. 이는 직업교육기관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시 생산 활동

에 참여한 대가로 일정액의 임금을 받는 논리와 유사한 논리에서 그 정당성

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교육 시간 이외에 학생이 희망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해 주어야 한다. 임금 대신에 장학금

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의 자선단체

에 기부할 수 있다면 더욱 의미가 클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

교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운영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대신에 교육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후원재단을 설립하여 이 곳에

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셋째,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학교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때, 학교기업은 손님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해 준다.

일부 학교기업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을 생산해 낼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 주민에게 낮은 가격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이 활동의 가치를 인

정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해지려면

학교의 지원비나 제품 판매를 통한 이익 확보 이외의 다른 재정 지원 수단

(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넷째, 학교기업은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즉 학교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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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총 자본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벤처 사업

운영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하며, 이전에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새로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해 줄 수도 있다. 특히 대도시 이외의 농

어촌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기업의 프로그램에 참

여한 후 졸업하여 지역사회에서 창업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학교기업은 학교 밖의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주기 위해 설립

되기도 한다. 그 한 예로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여 지역사회의 경제 기반에

보탬이 되는 새로운 기업 양성소 (seedbeds )로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

체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은 지역의 산업체에 인계되거나 학생들이 학교를 졸

업한 이후에 이들에 의해 계속해서 운영된다.

다섯째 , 학교기업을 이상적인 작업장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 학교기업

의 경제적 이익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식되지 않고 있

는 이익은 학교기업이 학습을 중시하는 생산 방식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다 . 급속히 변모하는 과학기술과 시장이 근로자들에게 그 이전보다 빠른 시

간 내에 이에 적응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학습조

직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 근로자들에게 학습 휴가를 주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은 이러한 노력의 일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 작업장의 환경

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제품의 질과 노동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학습의 결과를 제품 생산에 투입해야 할 필

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학교에서는 실천을 통한 학습 (learnin g

by doing )이 강조된다면, 현장에서는 학습을 통한 실천 (doing by learnin g )

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기업은 학습의 결과를 제품과 용역의 생산

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실험실이 될 수 있다 .

학교기업의 일차적인 임무는 참여자들을 교육시키는 일이며 , 학교기업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적인 활동을 활용 수단으로 삼고 있다 . 그러나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사례는 적은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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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사회적 효과

첫째, 장차 노동시장의 구성원이 될 학생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준다.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근로자로서의 태도를

배우면서 우수한 질의 제품과 용역을 제공해 주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

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사회 전체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러한

미래 근로자의 증가가 큰 이익을 가져 온다. 이는 학교기업의 비경제적인

즉 사회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들은 학교기업의 운영을 지도하면

서 미래의 근로자인 참여학생에게 높은 질의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일이

학생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 전체에 제공해 주는 이익을 강조함으로써 이 같

은 노력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 점에서 재화와 용역의 질에 대해

참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은 학교기업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

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과제중의 하나는

교수가 참여 학생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는 점이다. 교사들이 조심스럽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 스스로가 학생들을 사려깊게 대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제고시켜 준다.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들이 지역사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 줌으로

써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셋째, 학교기업의 운영을 통해 중도탈락생의 예방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학교기업은 학교에서의 복잡한 지식이나 이론 위주의 풍토에 실증을 내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이고 삶과 관련이 있는 활동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동기유발시켜 줌으로써 중도 탈락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학교기업이 발휘

하는 사회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범죄 청소년의 방지

를 포함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한 학자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실증적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되었다기 보다는 기대 효과 차원에서 주장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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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도 외국의 프로그램이라

고 할 수 있는 학교기업의 기대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우리 실

정에 맞게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일이 요청된다.

3 . 학교기업 운영의 난점

이전에 학교기업이 올바르게 운영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살펴

보았지만, 학교기업 운영상의 어려움도 많다. 여기에서는 학교기업 운영상의

어려운 점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베리만 (Berrym an , 1992: 68)은 학교기업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학교기업이 어떤 모습을 띄는지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합의가 이

루어지고 있지만, 학교기업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따라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학교기업을 운

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착수와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교수의 확보, 자본의

확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내다 팔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

다.

스턴 (St ern , 1991: 22)도 그와 유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학교기업

의 운영상 장애 요인을 분석하면서 학교 밖의 사업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

여하기를 꺼려하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학교 자체 내에 이에 필요한 자원과

유인 대책의 수립이 부족한 점이 더 큰 장애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학교기업이 보다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교직원

으로 하여금 학교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형성, ②

사업을 구체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교수의 확보, ③ 구매 가치

가 있는 상품과 서비스 종목의 파악, ④ 자본과 자산의 증대, ⑤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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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와의 협상, ⑥ 학교기업의 운영 과정 중에 학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과 기술을 담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개편 등 학교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과제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노동시간의 장기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

들도 있다.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이긴 하지만, 스턴 외 (Stern et al, 1995)는

여러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1주일에 15∼20시간 이상 일하는 고등학생들은

학문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이들 학생은 성적이 낮은

편이고 숙제를 적게 하며,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많고, 후기 중등교육

(post - secon dary education )을 이수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좀더

적은 시간동안 일하는 학생일수록 그만큼 적은 부정적인 결과를 겪게 된다

고 볼 수 있다. 그린버거와 스타인버그 (Greenberger & Steinberg, 1986: 238)

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psychosocial) 측면에

서 근로 경험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왔지만 심리학

적으로는 빈곤하여 메말라 있다 고 밝혔다. 이들 연구자들의 주장은 학교생

활 중 일과 후나 방학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금전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장

기간 취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터한 것이어서 학교기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교기업에서 생산활동에 참여시간이 장기화 될 때, 이 같은 부정적인 효과

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학교기업의 운영과정에서 학생의 참여시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턴 외 (Stern et al, 1994: 119- 68)는 학교기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여러 각도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학교기업을 운영하기 어렵게 만

드는 요소는 ① 사업 종목의 결정, ② 지역사회내 타 산업체와의 경쟁 상황,

③ 상품과 서비스의 적정한 가격 결정의 어려움, ④ 시설 확보의 어려움, ⑤

전담 교수와 행정 직원의 채용 등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학교기업을 본격적

으로 운영하기 이전 단계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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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생의 독립성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고무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개발하는 일이 쉽지 않다. 학생의 독립성을 고

무시켜 주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주된 방법은 소크라

테스식 (Socratic ) 접근 방법, 즉 학생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해 주며, 자신의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결과를

전담 교사가 평가해 줌으로써 학생에게 피드백 (feedback )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전통적인 학습 방식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교육 방식이 당

혹감을 줄 수도 있으나, 이러한 교육 방식은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에 평생

학습사회를 살아가면서 직업세계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학생의 독립성을 고무시켜 주기 위해서 교

수는 인내심을 갖고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책임만

부여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거나 지원 대책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에 빠져 분노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점은 교수들에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제공하

는 원인이 되므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요청된다. 이들 방안에

는 금전적인 보상 대책과 비금전적인 보상 (승진상의 혜택, 논문 제출 부담

경감 등) 대책이 동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모든 학교기업이 공유

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학교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교육과정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직업기초능력

을 가르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학교기

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소수의 교수들이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교육 내용을 담은 자료를 개발

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부재 문제에 대

응하기 위해 일반 사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제교육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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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야 한다. 한 학교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학교가 공동

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예시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담 교수의 이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학교기업에 관여

하는 교수의 특성과 관심사는 학교기업의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들

이 타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모습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부정적인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긍정적

인 경우에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활성화 될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화된 교육과정과 운영 지침 등을 구비하는 일일 것이

다. 따라서 새롭게 부임하는 교수도 기존의 운영 원리를 지속시킬 수 있고,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분적인 수정 보완을 가미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교수의 이동에 따라 혼동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학생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쉽지 않다. 학생들

은 젊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욕심을 유보시

키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일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때는 쉽게 지루함

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각기 다른 학생에게는 각기 다른 동기 유발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담당 교수들은 이 점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 유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 수당, 장학금 제공 등의 금전적인 동기 유발

대책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식과 이론을 쉽게 풀이해 주는 학습 방법의 적용,

지루함을 자아내는 활동의 최소화 노력, 흥미를 제공해 주는 학습 방법, 팀을

바꾸어 가며 담당 직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법, 팀별 성과를 차별적으로 인

정해 주는 방법, 미래의 직업 세계 준비 계획에 대한 상담 등의 비금전적인

동기 유발 대책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기업 참여 주체간에 상호갈등적 요구가 존재하여 이를 처리하

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주체는 학생, 손님, 학

교의 관련 위원회, 교수와 학교행정담당자, 운영비용 지원 단체 등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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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들은 학교기업의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종종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학교기업 운영 전담 교수는 이들

간의 관심사나 의견을 적절하게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수

익성을 추구하려는 학교 당국과 교육성을 강조하려는 교수들의 의지는 커다

란 마찰을 일으켜 학교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참여 주체는 다양하지만 학생이

중심적인 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담당 교수는 이들이 상품과 서

비스를 찾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

가 있다.

여섯째, 학교기업의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네트워킹 (netw orking )

이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학교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 다양한 자원 인사들을 포함하는 네트웍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조

직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네트웍이 잘 구

성되면 이는 학교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주는 고객, 학교기업 운영

경비 지원,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생산 방식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내실있는 네트웍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일은 학교기업의 성공 여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네트웍을 구축함에 있

어서는 현장 경력이 있는 담당 교수의 지원을 받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네트웍의 구축은 학교기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 후 취업시

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네트웍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학교기업이 교육

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소개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 학교기업에 관한 선행 연구

학교기업에 관한 선행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되어 왔다. 그 첫 번째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기업과 방과 후의 시간제(혹은 방학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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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직업이 참여 학생에게 미치는 교육적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에 관한 선행 결과들을 분석한 스턴 외 (Stern et al, 1997)에 따르면, 학

교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의 근로 경험을 지원해 주는

일은 근로 경험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를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밖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학교기업과 같은

현장중심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근로시간과 성적간의 부정적인

관련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진학

보다는 오히려 취업하기 때문에, 향후 소득은 전자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

나고 있다. 학교기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현장중심 학습 프로그램의 일반적

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교육 및 직업 이득을 줄 근로 경험을 제

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입증받고 있다.

학교기업에 관한 두 번째 부류의 연구는 실제적으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연구하여 이 프로그램이 발휘하고 있는 효과와 문제점 및 발

전 방안을 탐색한 연구들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16개의 학교기업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스턴 외(Stern et al, 1994)

의 School- Based Enterprise 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들은 미국

의 34개 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16개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기업에 관계된 학교 행정

가, 교사, 학생들과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하

였다.

스톤 (Stone, 1989)은 학교기업에 관한 선행 문헌을 분석한 후, 대부분의

학교기업은 기업가 정신 교육 (entrepren eurship edu cat ion ), 지식과 기술의

실제 적용, 학생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 증진, 지역사회의 경제발전 촉진 중

한 가지 이유를 배경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혔다.

학교기업이 학생들에게 의도된 효과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

고 장기적인 (lon gitudin al)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기

업에서 일한 경험을 학교 밖에서의 취업 경험보다 더 좋게 평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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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은 일부 있다. 그 예로 스턴과 나카타(St ern & Nakata , 1989)는 학생

이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에서 최근에 학교 밖 직장에서 일한 경험과 학교기업 (학교안 음식

점)에서 일한 경험의 가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학교기업이 미래에

취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다 많

이 부여하고 있다고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기업 참여 활동은

학생에게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팀의 일원으로서 협동적으로 일하는 방

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 밖 직장 생활과 비교해 볼 때 보다 흥

미있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중요하고 의미있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스타인버그(St einberg , 1997)는 학교기업을 포함한 현장중심의 학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근로현장을 접하게 하고, 이들에게 특수한 작업의

진행 방법 (specific procedural know - how )을 습득할 기회를 주어 다양한 목

적을 달성하려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내용이 어떤 원칙 하에서 구

성되어야 하는 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그는 이들 내용 요소는 확실성

(authenticity ), 직업생활과의 연관성(connections), 학문적 내용의 강조(academic

rigor ), 응용 학습(applied learning ), 활발한 탐구(active exploration ), 평가

(assessment ) 등 6 A '를 충족시켜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폴리 외 (P auly et al., 1995)는 학교기업을 포함한 현장중심의 학습

프로그램이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선행 조건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인문교과 교수들에게 이들 프

로그램이 교수 자신과 그들의 학생들에게 모두 가치로운 것임을 설득시켜서

이들을 적극 관여시키는 일이 중요하고, 광범위한 교육 목적을 성취하면서

학생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및 사

회과학 교과와의 연계교육도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이들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들을 학교기업의 현장에 파견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교과목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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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 사례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영국의 제미슨 외 (Jamieson et al.,

1988)는 영국에서의 학교기업 운영 사례를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1986년

에 영국 정부는 소기업 (mini- ent erprises )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

그램은 원래 1963년에 청소년 기업 (y oun g enterprise)이라고 불린 비영리

교과외 활동으로 개발된 모델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며, 청소년 기업은 미

국의 상공회의소가 1919년에 자본주의 기업의 운영 원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을 재개발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교과외 활

동으로서 계속 실시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 소기업의 운영은 일부 학교에

서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고 있다(W illiam s , 1991).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 실

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개발도상 국가에서의 학교기업 운영 현황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본 보스텔 (v on Bor st el, 198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많

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교육과 생산 과정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실험적이고 체제 전반에 걸친 실

행을 통해 유용한 경험을 얻고 있음을 밝혔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 국가의 학교기업은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보스텔(v on Borstel, 1982:

183- 319)은 개발도상 국가에 있는 27개 생산교육 (학교기업) 프로젝트를 조

사한 결과, 이중 9개 프로젝트는 학교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

을 올리고 있었고, 4개는 학교비용의 60%에서 90%사이를 확보하고 있었으

며, 6개 이상은 25%와 45%사이에서 비용을 확보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교기업이 교육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생산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전에 개발도상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학교기업의 운영에 대해

연구한 반 렌스버그(v an Ren sburg , 1974)는 이들 국가에서 학교기업의 운영

을 통한 사회친화적 가치 (prosocial v alu es )의 존중은 학교기업 프로그램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이들 국가에 있어서 교육과

생산의 결합은 모든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 학교교육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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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장으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엘리트주의적 태도의 함양을 조

절해 주는 방법으로써도 지지받아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의 추구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기업의 명백한 목표

이지만 사회주의자가 아닌 학자들, 예를 들면 듀이에 의해서도 강조되어 왔

다고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도 최근 학교기업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정태화 (1996a :

27- 8; 1996b : 74)는 학교에서의 창업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미

국에서의 학생대상 창업교육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조지아 (Georgia )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폭스파이어 펀드 (F ox fir e Fun d ) 회

사는 책, 레코드판, 카세트 테잎, 그리고 가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고등학

교에 설립하여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일부를 학생들이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시간 (Michigan ) 주에 있는 뮤니싱(Munisin g ) 고등학교도 학

생들에게 실제 사업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노스 케롤라이나(North Carolin a ) 주에서는

여러 고등학교가 보트 대여업에서부터 간이 식당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 경영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고

등학교와 전문대학의 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일의 중요성을 주장

하고 그 일환으로 미국에서 운영되는 학교기업의 사례를 소개하였으나, 학

교기업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창업교육의 초점을 두고 학교기업의 구체

적인 내용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해서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

교기업을 창업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무근 외 (1998)는 전국의 산학협동 사업 실태보고와 지역의 산 관 학 지

역협의체 구성 추진을 목표로 수행한 산 관 학 지역협의체 구성 추진을 위

한 산학협동 기반 실태 조사연구 에서 우리 나라에서 추진하기에 적절한 산

관 학 협동 모형을 제시하면서 학교기업을 산업체와 학교가 공동으로 추진

해야 할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 운영 의 한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미

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기업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들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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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학교에서 현장으로 (school to w ork

tran sit ion ) 그리고 현장에서 학교 (w ork to school tr an sition )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이 활성화되면서 미국의 학교들이 학교기업

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고등학교와 2년제 전문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간단한 건축물의 제작, 레스토랑의 운영, 잡화

점 관리, 자동차 수선 및 판매, 야채와 양곡 재배, 어린이 보호 센터의 운영,

책과 정기간행물의 출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외국의 학교

기업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산학협동 사업 내에서 운영하여야 할 필

요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학교기업의 운영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학교기업 운영 실태와 발전

방향을 연구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김재식 외 (1998)의

학교와 산업체간 지식/ 기술 확산 공유를 위한 산학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산학연구단지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터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기업의 문제점을 ① 전공 분야의 종합화로 인한 특색있는 학교기

업 운영의 어려움, ② 교육보다는 수익 추구에 편향된 추세, ③ 관련 과와

담당 교수의 업무 부담, ④ 관련 법령상의 규제로 인한 사업 등록의 어려움,

⑤ 학생을 위한 실습 공간과 기자재의 부족, ⑥ 지역사회와의 갈등 우려 등

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학교기업의 정책 방향으로 ① 학생의 현장 중심교

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기업의 운영, ② 학교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마련, ③ 운영 단위와 운영 주체의 다양화,

④ 일의 체험과 연계된 운영, ⑤ 지역사회와의 협력, ⑥ 우수 사례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령상 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서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에 학교기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라

고 할 수 있으나, 학교기업에 대한 이론적 쟁점과 학교에서 운영시 고려하

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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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홍석 (1999)은 최근에 정부가 제정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 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험실공장 과 학교기업의 실태를

밝히고 향후 발전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가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① 설립 자본의 절반 이상을 재단에서 출자한 경우와 운영의 주체가

대학의 재단인 경우, ② 수익의 일부를 대학에 재투자한다는 사항을 정관에

명시한 경우, ③ 관련 과가 설치되어 있고 대학의 구성원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경우, ④ 참여 구성원에 대한 주주권의 인정, 이익배당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 이를 학교기업으로 정의하고 있

다. 그리고 학교기업의 발전 대책으로는 ① 정부의 지원 정책 강화, ② 지원

기금의 다양화, ③ 정부 지원 창구의 단일화, ④ 대학간 공동구매 및 판매망

구축, ⑤ 대학내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환경 조성 등을 들고 있다. 이 연구에

서는 학교기업과 벤처기업을 창업 대책으로 간주함으로써 대학이 지나친 학

생등록금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입원을 가진 운영체제로 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양자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고, 학교기업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수익 증

대 대책으로 보려는 관점이 발견된다.

지금까지 학교기업의 이론적 배경, 발전 과정, 그리고 국내 외 선행 연구

를 개괄하였다. 최근에 OECD의 직업교육학자들은 직업교육의 현장지향성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한 대안으로써 학교기업의 가능

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기업은 아직까지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논쟁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기업

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문교과와 직업교과의 통합을 위한 중심축으

로써의 생산활동을 도입해야 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학교의 구조와 학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발전 대책을 논함에 있어서는

이들 문제의 선행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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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학교기업의 국내 외 운영 실태

1 . 외국의 운영 실태

가 . 미국

스턴 외 (St ern et al)는 1991년에 미국 내의 고등학교, 2년제 대학교, 직업

훈련 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기업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미국의 50개 주 (州)의 교육감, 직업교육 책임자 등에게 혁신적

인 학교기업의 사례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165개의 사례를 수집한 후

최종적으로 16개의 우수 사례를 선별하였다. 이들은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화 면담, 현장 출장, 관련 자료 분석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1994년에 출간한 학교기업 (School- Based Enterprise)이라

는 저서상에 소개된 내용과 연구진이 수집한 기존 선행 연구 (V aughan ,

1989: 38; St ern , 1991: 17- 22; Berrym an , 1992: 68- 9; Naylor , 1997)에 보고

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미국의 운영 실태를 제시

하고자 한다.

1) 종합고등학교에서의 학교기업

가 ) 페어펙스 카운티 (F airf ax Coun ty )

이 카운티는 워싱톤(W ashin gton , D .C.)의 교외에 위치한 넓고 부유한 학

교구(學校區)이다. 이 곳에는 23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130,000명 이상의 학

생이 재학하고 있다. 이 카운티는 1972년에 학교, 학생, 행정가, 교사, 지역

자치단체, 민간기관, 공공기관 등간의 상호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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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기술교육원 (Applied T echnical/ Vocat ional Edu cat ion , Inc.)이라는 재단

을 설립하였다. 이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는 페어펙스 카운티는 지역 내에

서 운영되는 여러 개의 학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재단은 학교기업의

운영 초기 단계는 물론 운영 기간 중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재단이 지원하는 세 가지의 주요 프로그램은 백화점 교실 (classroom on

the mall), 주택건축 사업 (housing construction), 자동차 판매 대리점 (automotive

dealership) 등이다.

백화점 교실 은 세 개의 각기 다른 백화점에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상점 (M arketplace)이라고 불리는 선물 상점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

금 사업가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

년생인 참가 학생들은 물품 판매의 기획과 경영은 물론 상점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전반적인 학교기업 활동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내에 설정되

어 있는 마케팅 수업으로 간주되어 학점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편 성인 직

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직원인 동시에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 아이디어는 백화점의 매니저로부터 나오며, 그는 학

교의 마케팅 교육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백화점 내의 공간은 백화점이 제

공해 준다.

학생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교대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전반은 10

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상점을 운영한다. 이 시간은 마케팅 수업을 수강

하는 학생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직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이다. 오후반은

오후 1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근무하며, 이 시간에 근무하는 학생들은

일정한 임금을 받는다. 오후반에 참여하는 학생 중의 절반은 마케팅 수업

과정에서 산학협동 과정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학생이고, 나머지 반은 마케

팅 수업과 상관없이 단지 수입을 얻기 위해 참여하는 학생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료는 연간 6,000∼7,000 달러 정도이다.

소매업 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두 명의 교사가 이 상점을 감독하면서 학

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상점에서 일하는 4명의 학생 매니저는 희망자 중에

서 교사가 선발하고 있으며, 그들은 임금 지불 문제부터 상점의 방범활동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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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관리하기 위해 이틀간 특별 훈련을 받는다. 학생 매

니저는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상점 운영 방식을 가르쳐 주고 나중에는

문제 해결활동에 주력한다. 참여 학생들은 필요한 학생 인력을 채용하는 과

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직원

채용 과정에도 참여한다.

백화점 교실은 개점 이래로 지역사회의 여러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백화점 교실은 학생들을

사업 운영과 사업 기획의 양 분야에 적극 관여시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필수 과정으로 기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불경기

때의 상품가격 정책을 재평가하고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일반 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출한다.

페어펙스 카운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번째 유형의 학교기업은 주택건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 카운티가 전국에서 워싱톤을 방문하는 학

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저렴한 숙박시설을 지을 계획을 추진하

던 시기인 1971년에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은 첫 번째 집은 카

운티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설립되어 상당한 비용이 절감되었다. 그러

나 주변의 토지 소유주들은 학생들이 지은 주택이 주변의 주택에 비해 질과

심미적 기준이 떨어져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프로그램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재단

은 직접 개입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여덟 번째 집을 지을 때 쯤에는 은행의 융자를 받지 않고도 그 다음의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이 확보되었다. 열 번째 집은 1991년에

525,000 달러에 팔렸고, 이는 재단으로 하여금 이후에 추가적으로 6개의 주

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건축업자들도 학생들

이 지은 주택을 방문하여 우수성을 목격한 후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졸업생들을 채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2년 (1,080 시간) 후에 획득할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직무능력요소를 설정하고 있다. 이들 요소를 획득하면 학생들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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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수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담당자는 학생들이

전문적인 건축가나 자영업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졸업 후에도 계속 공부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단이 지원하는 세 번째 학교기업은 중고자동차 대리점에서의 자동차 판

매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있는 인력을 제

공하기 위해 1984년에 시작되었다. 약 50명의 학생들은 현장 경험과 학위를

소유한 교사들의 감독 하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 중 35명은

25년 이상의 경험과 자격증을 소유한 교사들의 감독을 받으며 차체를 수리

한다. 새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9주 동안 교실에서 사전교육을

받은 후에 팀에 배정되어 업무를 개시하고, 그 후에 이들은 강의와 과제 수

행 방식을 통해 정규 교육을 계속 받는다. 학생들은 약 2년 동안 이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있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4년간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은 입직 단계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시키는 일에 강조점이 주어진다. 학

생들은 팀으로 구성되며, 경험이 많은 학생이 각 팀을 이끈다.

수리 대상의 자동차는 교사들이 얻어 오며, 판매 전략에 따라 다시 판매

된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기부받은 것으로써 대략 4∼5년 정도 된 것들이다.

자동차 판매점의 영업 시간은 타 대리점과 동일하며, 일년에 두 번 정도 할

인 판매를 한다. 총 매출은 1991년에 68,000 달러였으며, 총이익은 16,000 달

러였다. 모든 수익금은 재단으로 입금되며, 재단은 수익금을 학교기업의 운

영에 필요한 특수 장비 구입과 학생 장학금 제공에 재투자하고 있다.

학생들은 중고자동차 판매 이외에 판매점을 찾는 손님의 차량을 수리하기

도 한다. 그러나 손님은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단지 부품 대체

비용과 약간의 상점 운영비만 지불한다. 이를 통해 일년에 12,000 달러 정도

가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는 교비 (校費)에 편성되며, 주로 부품 구입과 판

매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자동차 판매상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들이

이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된 졸업생을 확보하는 일

이 그들이 겪는 약간의 재정 손실보다 훨씬 가치로운 일이라는 점을 발견하

- 44 -



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상들은 상점을 운영하는 과정과 자동

차 수리 기술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주고 있다.

나 ) 싸우스잉톤 고등학교 (S outhin g t on H ig h S ch ool )

코네티컷(Connect icut ) 주에 있는 이 학교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학생들

을 선발하는 전형적인 고등학교지만, 오래 전부터 학교기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학교 매점은 네 영역으로 구성된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서

1968년에 문을 열어 학생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세 영역은 교실

에서의 수업, 산학협동 교육, 미국 판매자 교육 클럽 (DECA : Distr ibut iv e

Education Club s of Am erica ) 회원으로서의 활동이다. 학생들은 교대로 9일

에 1시간씩 정규 수업의 대체 수업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장경험

을 하게 된다.

이 학교 매점은 여섯 명의 학생들이 직원이 되어 경영하며 두 명의 학생

은 계산대에서 근무하는데 이중 선도 학생이 실제적으로 물품 판매를 담당

하고, 다른 한 학생(주로 신규 훈련생)은 판매할 물품을 접수하는 일을 담당

한다. 이 학교에서는 교육지침서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교육

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상의 마케팅 교육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매점 운영 경험은 학생에게 손님과 만나는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상점이 열려 있을 때에는 세 명의 교사가 번갈아 가며 감독하고 사업의

손익을 계산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직업교육 교과와 인문 교과간의 연계

를 강조하고 있으며, 교사중의 한 명은 간학문적 교수법을 연구하는 위원회

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케팅 담당 교사는 수학과 담

당 교사와 협력하여 시장 조사 라는 교과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담당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손익결산을 종료하

고 그 결과로 발생한 이익금을 관리한다. 수익금은 DECA 집회 활동, 회의,

현장답사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이 상점은 매년 여름에 회계감사를 받는

다.

이 학교는 새로운 학교기업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1992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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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장애 학생과 학습지진 학생을 훈련시키기 위한 소규모 슈퍼마켓을 개

점하였다. 슈퍼마켓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유니폼, 및 초기의 판매품은 다

른 주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는 ShopRite라는 유통 회사

로부터 기부받은 것들이다. 지역사회의 다른 슈퍼마켓도 이 슈퍼마켓을 지

원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물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새 물품을 구입

하는데 사용된다. 특별한 학습법이 필요한 이들 학생들을 위해 재단은 코넬

대학이 개발한 능력중심 교육과정 (compentency - b ased curriculum )을 활용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케팅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병원과 요양원에 상점을 개점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학생들이 운영하는 은행도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 ) 린지 기술학교 (R in dg e S c h o ol of T e ch nic a l A rt s )

오랜 전통을 가진 이 학교는 매사추세츠 (M as sachu sett s ) 주의 캠브릿지

(Cambridg e)에 있는 학교구인 Cambridge Rindg e and Latin Sch ool 에 소

재한 직업학교이다. 이 학교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별로 인기가 없었다. 이

학교는 컴퓨터그래픽 과정과 로봇 공학 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등록생수는 200명이 조금 넘고, 다른 학교에서 직업교육

을 받으러 오는 학생은 약 300명 정도이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교 발전을 추

진하기 위해 로젠스톡(Rosen stock )이라는 새로운 교장을 영입하여 대대적인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요리기술 프로그램을 학교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1991년에 9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졸업하였으며, 졸업생 전

원이 취업하였거나 대학에서 요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 학교의 레스토랑은 매일 50명에서 70명의 교사와 학교 직원의 점심을

준비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장차 레스토랑을 스스로 운영하도록 교

육시키기보다는 주방장으로서 일하는데 필요한 교육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손님들에게 연습이 아닌 실제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과 매일 정확한

일정에 맞춰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학습 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손님들을 위한 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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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랑을 운영하였는데 지역사회 신문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라 ) 로세이 고등학교 (R oth s ay H ig h S c h o ol )

1986년 미네소타(Minnesot a ) 주의 근교에 있는 로세이(Roth say ) 지방에

유일하게 존재하였던 목재소가 폐쇄된 후 이 학교는 이 공간을 학교기업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목재소와 철물점을 다시 열었다. 그 결과 로세이 주민들

은 문에 박는 경첩이나 시간에 쫓겨 선물을 사기 위해 다른 마을로 40 마일

이나 왕복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철물점과 목재소는 하나의 기업으로 운

영되고 있으며 품목은 목재가 10% , 철물이 60% , 가정용품이 15%, 그리고

페인트가 15%를 차지한다. 철물점은 인근 도시의 상점들과 가격 경쟁을 하

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납세자인 주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학교기업이 이

들과 가격 경쟁을 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학교기업으로 발전한 이 프로그램은 학교구가 20,000 달러의 건물을 구입

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이후에 학교구는 물품 구입 비용으로 30,000 달러의

보조금을 융자받았는데 이 보조금은 사업이 5년간 운영되지 않으면 상환해

야 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 소재한 Roth say Community

Dev elopm ent 회사도 학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0,000 달러를 추가

로 기부하였다.

한편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은 소매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에 목재소를 퇴직하였던 두 명의 상점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복직되었다. 물론 교사들도 매우 열심히 일하면서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이

상점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14개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업무에는

업무수행명세표가 준비되어 있다. 학생들은 손님을 돕고, 계산대에서 일하

며, 매분기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기업 후원자에게 보고한다. 사업 경

험 소유를 목표로 하는 학생은 많지 않으며, 그 대신에 상점이 제공하는 경

험과 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유용한 일을 하고 있다는 데에 참여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철물점과 목재소의 성공적인 운영에 고무되어 1991년에 학교 당국은 학생

들이 자신들의 회사를 설립하도록 도와주었다. T eenag er Innov at iv 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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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 s of Roth say 의 약자를 따서 T iger 주식회사 라는 명칭이 붙

여진 이 회사는 학생들이 소유해서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설립된 지 두 달

후에 지역사회의 유일한 식료품점이 문을 닫게 되었고, T ig er 회사는 이를

인수하여 다시 개점하였다. 1992- 93년에 이 프로그램은 300,000 달러의 수익

을 올렸으며, 이 중 연간 40,000 달러 정도의 임금이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식료품점에서의 고기

썰기, 회계 관리, 상점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시킨다. 또한 이 회사는

소규모의 창업 인큐베이터 (bu sines s incubator )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예

를 들면 이 학교는 학생이 헬스 센터와 바디 숍 (Body Shop )이라고 불리는

선탠(tannin g ) 센터를 여는데 도움을 주었고, 일부 학생들은 스칸디나비아

(Scandin avia )에서 미국 원주민의 수공예 용품 판매 상점을 개점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마 ) 벨 포치 고등학교 (B e ll e F ourch e H ig h S ch o ol )

이 학교는 싸우스 다코타(South Dakota )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고등학교

로 35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기업가 정

신 (entrepren eurship )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은 직업교육 교과는 물론 인

문교육 교과와도 연계되어 있는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기업은 석

공, 배관, 목공, 식품, 농업 등의 직업교육 과목과 연계되어 발전하였다.

1982년에는 집필 프로그램 (w riting program )이 시작되어 창조적 집필 이라

는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이 아동 대상의 책을 만들고 있다.

여러 사업들이 학생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이들 사업은 이제 학교 밖에

서도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Sh eldon 회사 는 동전 저금통을 만들어 판

매하고 있고, Cockleburr Country 는 캐리커쳐를 개발해 판권을 취득하였으

며 이 캐리커쳐는 셔츠, 카드, 연필 등의 선물에 인쇄되고 있다. 이 외에 인

쇄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동차 내부 장식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의 사례는 모든 학교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에 한 학급이 T HIS 회사 라고 불

리는 스낵가게를 개점하여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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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립자의 도중하차로 추진력을 잃게 되어 목표조차 사라지기에 이르렀

다. 게다가 작은 절도사건이 이 프로그램에 타격을 주어 결국 문을 닫았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교사들은 참여 학생의 헌신성을 유지시키는 것과 프로

그램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끝낼 것인가를 구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학교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철학적 쟁점이 제기되었다. 즉 학교기업

의 운영을 학교가 관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직업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득 발생시 학생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해 주어

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모든 학생을 기

업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일부 교사들은 반대하였고, 학교기업

프로그램이 과연 학생 개인의 미래 계획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바 ) 브룩스 카운티 고등학교 (B ro ok s Cou nty H ig h S ch o ol )

조지아 (Georgia ) 주의 교외에 위치한 이 고등학교는 지역주민을 위한 탁

아소를 운영하고 있다. 탁아소는 1980년에 REAL 기업 의 후원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었다. 주 정부의 공인을 받은 이 탁아소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자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탁아소는 학교 내에 위치

하고 있으며, 주방과 화장실을 겸비하고 있다. 이 탁아소에는 50명 이상의

유아들이 등록되어 있고, 갓 태어난 유아부터 유치원생까지 있다. 양육비는

유아들을 맡아 돌봐주는 시간에 상관없이 부모의 수입을 참조하여 일일 정

액제로 받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다른 탁아소와의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타 탁아소의 비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직원의 임금과 물품구입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하다.

학생들은 탁아소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측면의 사항들을 공부한다. 대부

분의 다른 학교기업의 사례와는 달리 이 학교의 사례는 건강, 소방, 근로자

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 정부 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학생들은 탁아소 경영과 관련하여 부딪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경

험한다. 비공식적으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많은 졸업생들이 탁아소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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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거나 고향에서 탁아소를 세워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탁아

소는 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 ) 마운틴 엣지컴 고등학교 (M t . E dg e cu m b e H ig h S ch ool )

이 학교는 알라스카 (A laska )의 남동부 해안에 있는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은 원주민이다.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은 목재와 어업이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태평양 연안 지역 중심의 상업과 문화 사업에 학생

들이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졸업을 위해서는 24학점이

필요하고, 영어와 사회과에 각각 4학점, 수학과 과학에 각각 3학점, 컴퓨터

와 보건 체육교육에 각각 2학점, 그리고 태평양 연안지역 연구 와 외국어에

각각 1학점이 배정되며, 기타 선택과목이 있다.

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기업은 제품 개발, 마케팅, 생산공정의 개

선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기업의 상품

은 훈제 연어이다. 훈제 연어 요리 과정은 이 학교의 간학문적 프로젝

트 (interdisciplinary project )의 초점이 되었다. 이 학교의 교장은 훈제 연어

를 일본에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왜 일본어를 배우고, 태평양 연안 국가의 문화를 공부해야 하며,

왜 교실에서 지리학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통합

해서 공부해야 하는지를 학습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요청

하는 숙제에는 스프레드시트 조작을 위한 컴퓨터 사용법, 나리타 국제 공항

부터 동경까지의 적절한 운송 방법 탐색, 적용될 수 있는 수출입 법령들의

종류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과제가 포함된다.

학생들은 기업가 정신, 사업계획의 적용, 태평양 연안에 대한 연구, 일본

어, 컴퓨터, 미술, 수학 등을 배우면서 학교기업에 참여한다. 이의 일환으로

매 3년마다 학생과 교사로 구성된 팀이 일본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어떻게

훈제 연어를 판매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탐색하면서 일본에 수출하는 생선의

질과 포장방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기도 한다. 이 학교가 운영하는

학교기업인 Edg ecumbe Enterprise 는 훈제 연어를 일본에 직접 판매하는

방법 대신에 인근에 있는 일본인 소유의 Alask a Pulp Company 가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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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일본으로 냉동 화물을 보낼 때 훈제 연어를 함께 선적해 보내고 있다.

선택 과목인 기업가 정신 과목에서 학생들은 수업의 절반 정도를 실제로

생선을 자르고, 절이며, 포장하는데 보낸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생산 공정에

서 요구하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제품의 질과 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 일반 성인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팀과

같이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접하는 문제점을 확인하

면서 이를 해결해 나간다. 또 다른 선택 과목인 사업계획 적용 에서는 재무

기록을 관리하고, 세금 계산서와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의 관련 내용을 기재

하면서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 직업 고등학교에서의 학교기업

가 ) 산학협동 기술고등학교 (T h e H ig h S ch ool of Coope rat iv e an d

T e chn ic al E du c at ion )

이 학교는 직업고등학교로 건축, 용접,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계가공, 에어

콘, 가전제품, 컴퓨터, 전기기계용품의 수리 등을 가르치고 있다. 산학협동

프로그램인 Coop T ech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은 하루의 반나절을 이 학교에

서 보내고, 나머지 반나절은 정규 종합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 또 다른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다른 일주일 동

안은 이 학교가 운영하는 학교기업의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한다. 또한 몇몇

Coop T ech 졸업생들은 이 학교가 운영하는 학교기업에서 계속 일하기도 한

다.

맨하탄시에 있는 Coop T ech는 건축 사업을 위해 한 건물을 활용하고 있

다. 이 건물에서는 6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뉴욕시 (New York City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격주마다 이

건물에 찾아와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2년에 걸쳐 하나의 아파트를 완성한다. 학생들은 다섯 명의 교

사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에게 배수, 전기, 목공 등에

관한 기술을 가르친다. 이 과정에서 전기나 배수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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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목수의 조수로서 일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건물 건축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외부 공사를 제외한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다. 지도 교사들은

모두 이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업교육 담당교사이다. 이들은 어떤 일도 직접하지 않

으며 단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감독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이같은 건축 프로젝트는 도시에 소재한 직업학교의 교육에서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한 사례이다. 이 경우에 학교는 건축에 대

해 총괄적인 책임 (건축허가서 입수와 준공 승인을 위한 감독 관청의 검사

절차 관리, 기자재 구입, 일반 인부와 참여 학생을 위한 보험 가입, 학교 교

사를 통한 학생 교육 수행, 학생들에게 위험한 업무 배정 금지 등)을 지고

있는 건축업자와 서면 계약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년 훈련을 후원하고 있는

연방 정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이 학교는 항상 여러 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일부 경우에

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른 학교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새로

기획하기 위해 파견되기도 한다. 또한 학생들은 박물관 같은 비영리 기관을

개조하기도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폐기된 건물의 재

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업자와 일하기도 한다. 이 학교기업은 학생과

고객의 계속적인 요구로 미래 전망이 밝은 편이다.

나 ) 메트로 기술학교 (M etro T e ch nic a l In s t itu te )

이 학교는 아리조나 (Arizona ) 주의 피닉스(Phoenix )에 위치한 직업고등학

교이다. 이 학교는 피닉스 지역의 유일한 직업교육 학교로 43개의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

다. 이 학교 학생의 3분의 1은 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고, 나머지 학생들

은 타 고등학교의 학생들이다.

이 학교는 지역사회의 사업체는 물론 비영리 기관과 다양한 형태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교내 훈련(예를 들면, 전화예약 대행업)을

실시하고, 학교 밖의 회사와 미용사 과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협

력 관계를 통해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항공기

- 52 -



제작 회사가 컴퓨터 도안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과 계약을 맺거나 학교 안에

설립된 신용 조합이 학생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또한 건축 과정에 등록해

있는 학생들은 건축 회사와 함께 일하기도 한다.

이 학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기업을 설립하였는데 일례로 요리 프

로그램에서는 하루에 40∼50명의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커피숍과, 일년에

15,000 명분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큰 식당을 운영한다.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대규모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재배하

여 학교 내에 개점되어 있는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꽃 장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1년에 10∼15차례의 결혼식에 참여하여 테이블을

장식하고 요리를 제공한다.

이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은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의 통합 운영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직업교육은 단지 특정 기술만을 가르친다는 전통적

인 인식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 워렌 직업기술교육 센터 (W arren Oc c up at ion al T e ch nic a l Cen ter )

이 학교는 직업고등학교로서 인근의 지역사회대학 (community college)과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석사 학

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모두 산업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인근 고등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등교한다. 또한 일부 학생

들은 지역사회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자신이 재학

한 학교에서 학점 취득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학교는 여러 개의 학교기업

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장은 각각의 학교기업이 교사의 봉급을 제

외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의 수익을 얻어내야 한

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기업에 참여하면서 직접적으로 임금을 받지는 않는다. 이

학교는 학교기업에서 얻은 수익의 분배에 대해 매우 철저한 규칙을 설정하

고 있는데 수익의 반은 장비를 교환하고 구입하기 위해 재투자되며, 나머지

반은 학생 활동비와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수익을 창

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에 선물을 받는데 가령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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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은 장비 세트를, 용접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은

용구를 보관할 수 있는 가죽 세트를 선물로 받는다.

라 ) 메리온 카운티 기술교육 센터 (M arion Coun ty T e ch nic a l Cen ter )

이 기관은 웨스트 버지니아 (W est Virginia ) 카운티에 소재하고 있으며,

1979년부터 학생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석탄 채굴의 기계화로 인해 메리온 (M arion ) 카운티는 높은 실업률과 인구

이동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경제 부흥에 대한 기대가 관광 사업에 집중되

고 있다.

농업교육을 전공하는 학생 그룹인 F FA (Future F arm er s of Am erica )는

관광산업을 위해 폐기된 헛간을 옛날의 원형 상태로 복구하여 보존하고, 인

근에 관광객을 위한 숙소를 건축하였다. 학생들은 이 헛간을 농기구와 석탄

채굴 물품들을 진열하는 박물관으로 개조하였고, 숙소는 현재 지역사회의

주민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3층으로 된 옛 학교 건물을 인수하여 박물관으로 개

조하는 사업을 도왔다. 이 박물관에는 옛날에 사용하던 학교 책상, 오일드릴

공구, 가구, 복장 등이 진열되어 있다. FF A는 이웃 지역에서 옮겨온 통나무

집을 새롭게 단장하여 관광객에게 공개하기도 하고, 오래된 화물차의 승무

원칸과 옛날 마차를 원형 상태로 복원하기도 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공원

시설을 짓고 카운티의 관광보호국이 실시한 조사 사업에도 참여하였다.

3 ) 2년제 대학에서의 학교기업

가 ) 호킹 기술대학 (H o ckin g T e ch nic a l Colle g e )

오하이오(Ohio) 주의 넬슨빌 (N elsonville )에 위치하고 있는 2년제 대학인

이 대학에서는 학교기업을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대학의 교수진은

학교기업에서의 학생 활동과 학생의 교육과정을 밀접하게 연계시키고 있으

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그들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학생의 학습에 큰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

에 지역사회 주민에게 지역사회에서는 받아볼 수 없는 우수한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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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주고 있다. 이 대학은 도시 중심부에 Qu ality Inn 이라고 불리는 가장

좋은 호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호텔에서 학생들에게 손님 접대법과 음식

제공 프로그램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 대학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업에 적

극 참여하고 있는데, 그 한 예로 매년 55,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행사인

Paul Buny an Show 를 주관하고 있다. 한편 대학 내에 설치된 Ohio

T echnology T ran sfer Organizat ion 은 지역사회의 각종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마케팅 기법과 기술 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교수들은 지

역사회의 구두 제조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신판매체제를 고안해 주었

고, 이 대학이 학교기업으로 직접 설립한 통신판매센터에서는 이 체제를 직

접 활용하고 있다.

학교기업에서의 활동과 교육과정의 연계 방식은 이중 등록 (block

enrollm ent )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방식은 인문 교과(예컨대

영어)를 배우는 학급에 직업교육과정 (예컨대 접대 서비스)을 이수하는 학생

들이 참가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직업적 흥미를 충족시키는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해 주고 있다. 4년제 대학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오하이

오 대학과 체결한 학점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학의 대표적인 학교기업은 야생동물먹이 생산업체 (W ildlife P roduct

enterprise)와 제재소(製材所)이다. 전자의 경우에 학생들은 전공 과정에서

요구한 숙제를 하기 위해 주당 약 10시간씩 일한다. 회계학 전공 학생은 장

부를 기록하고, 마케팅 전공 학생은 광고물을 만든다. 육체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점을 받는다. 학생

에 대한 평가는 작업장 담당 교수가 실시한다. 수입금은 주로 장비 구입 비

용과 학생을 위한 임금 제공에 충당된다. 이 학교는 또 하나의 학교기업으

로 제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학에서는 목재 (木材) 전공 과정을 운영하

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목재의 판매, 건조, 제재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8명

의 직원이 제재소를 운영하고 있고, 일주일에 3교대 방식으로 연간 300,000

피트의 널빤지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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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에서 교수들은 그들이 소유한 전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을 생산

하여 지역사회에 판매하고 있다. 자메이카와 아르헨티나와는 특별 계약을

체결하여 교수들이 그 곳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 헌장에는 직업교

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고 대다수의 교수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

다. 채용되는 교수들은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와 기업 운영을 지원하는 교수

로 구별된다.

대학 당국은 학생의 벤처사업 개시를 위해 기초자금 (seed m oney )을 융

자해 주고 있고, 지역사회의 관계자들과도 접촉한다.

나 ) 게이트웨이 기술대학 (Gat e w ay T e ch nic a l Colle g e )

위스콘신(W iscon sin ) 주의 케노사 (Kenosha )에 위치한 이 대학은 2년제 학

위 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으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라디오

방송 분야의 여러 가지 직종 (디스크 자키, 뉴스 캐스터, 스포츠방송 캐스터,

광고문안 작성가, 뉴스 작가/ 리포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한다.

이 학교가 설립한 KBLE 방송국은 영리 목적의 학교기업이다. 이 방송국

은 학기중 일주일에 5일간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생방송 체제로 운영된다.

방송프로그램은 얼터너티브 음악 (alt ernat iv e mu sic : 로큰롤, 부르스, 재즈)

을 강조한다. 이 방송국은 우수한 얼터너티브 방송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른 상업 방송국과는 경쟁하지 않고 있다. 방송국을 운영하는

학생들은 방송국 매니저, 프로그램 관리자, 프로덕션 매니저, 세일즈 매니저,

판촉 관리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팀은 매 학기마다 구성원을 바꾸며, 학

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지 2개월 정도 후에 실제 방송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방송국은 여러 곳으로부터 소득을 얻는다. 학생들은 광고물을 개발하

여 팔고 있는데, 이는 방송국에서 소개된다. 그러나 지역사회 방송국과의 경

쟁에 대한 염려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광고물이 저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총 수입도 제한되어 있다. 한편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결혼식과 각종 파티에

서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얻고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학생

들이 케롤송을 담은 음악 테이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데 이는 어린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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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선물로 매우 인기가 좋다. 사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은 학생 단체

가 관리하는 금고에 보관되며, 이는 주로 장비 수선이나 최신 장비 구입에

사용된다.

나 . 덴마크의 생산학교

학교기업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들 국가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하에서는 덴마크의 몰러와 륨 (M oeller & Ljung )이 1999년 2월에 OECD와

미국 노동부 및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 (21세기를 위한 청소년 지원

대책: Preparing Youth for the 21st Century : T he Policy Lesson s from the

Past T w o Decades )에서 보고한 덴마크의 생산학교(Produ ction School)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학교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학교기업의 개념에 일치하는 사례라고 하

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교기업의 이론적 근원이 되는 생산교

육 (produ ctiv e edu cat ion )의 원리를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 사

례로 간주하여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탄생 배경

이 학교는 덴마크에서 9년간의 초등교육 이수 후에 계속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나 성인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이 프로그램은 1970년대 후

반에 교육부가 지정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당시에 청소년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초등학교 (9년간의 교육)를 졸업한 청소

년의 상당수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즉 정부는 이들에게 직업교육

을 제공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이

후에 생산학교는 독립된 학교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1985년도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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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이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었다.

1998년의 개정안에서는 이 학교를 모든 청소년 교육 (edu cat ion of all

y oung st er s )의 실천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부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초등교육 이후의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2 ) 운영 현황

현재 덴마크에서는 전국에 걸쳐 108개의 생산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학생

수는 1998년 현재 12,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 학교의 입학 조건은 25세 이

하인 자로서 이전에 초등교육 이후의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학생은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9년간의 초등교육을 완수

해야 한다. 이 학교의 특징은 1년 내내 계속적으로 입학과 졸업이 가능하다

는 점이다. 그리고 재학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6개월 정

도이다.

과거에는 생산학교의 주된 기능이 실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으나, 현재는 정규 취업 및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다른 대안

적인 진로를 택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학교의 예산은 주 정부가 지원하는데 그 구성비는 90∼95%에 달하며

5∼10%는 학교 자체가 운영하는 워크숍에서 제조한 물건의 판매 수익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학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성원은 노

조가 임명한 자, 사용자조합이 임명한 자, 그리고 주 정부 관리로 구성된다.

이 학교의 모든 재학생은 학교 보조금 (school grant )을 받는다. 18세 이

상의 학생에게는 주당 DKK 1,070(170 US dollar s ), 그리고 18세 이하의 학

생에게는 DKK 440(70 US dollar s )이 지급된다. 학교 보조금은 학교가 지불

하며 주에서 상환해 주고 있다.

3 ) 제도 운영의 특징과 교육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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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이 학교는 운영 방식이 유연한 학교로 출발하였다. 현재 이 학

교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관계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통적인 교육 제

도에서 거부된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학교의 첫 번째 운영상 특징은 학사관리제도가 매우 유연하다는 점이

다. 이 학교는 덴마크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이 수시로 등록하고 언제든지 떠

날 수 있게 해 주는 학사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의

유연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은 일년 중 어느 때나 입학할 수 있으며,

학교 수학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두 번째의 특징은 입학학생의 연령 제

한이 25세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 상급중등학교를 졸업하지 않

은 25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세

번째의 특징은 학교교육이 졸업장 획득 목표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의 초점은 학생 각자가 그의 약점과 장점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일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어떠한 학생도 사전에 계획된 교육프로

그램을 강요받지 않는다.

이 학교의 교육은 생산활동, 이론 교육, 진로 지도 그리고 학생 개인의 발

전을 통합시켜 주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교육 목적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은 두 가지의 상호관련된 목표, 즉 학생 개

인의 발전 강화와 일반 교육제도 및 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도

록 하는 일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전자는 삶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

치는 교육 으로 청소년 개인이 사회적 규칙과 가치를 습득하고 이에 대해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과로 구성된다. 후자를 통해서는 전문지식, 직무

능력 (competen ce), 기술 등을 가르치고 있다. 아울러 이 학교에서는 교육과

정과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를 통합시켜 운영하고 있다. 진로지도는 매일 진

행되며, 일반교과 교육과정에서는 물론 워크숍에서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도

진행된다.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교사가 맡는다. 한편 이 학교에서는 덴

마크어, 수학, 외국어, 정보 공학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간 학생

들이 이 영역에서 갖고 있었던 교육 격차를 보완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교사관리와 관련하여 이 학교는 산업현장 근무경력을 소유하면서 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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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임무를 잘 이해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이 학교의 발전과 직결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배경과 특성을 소유한 교사를 배치하도록 특별히 노력하는 이유는

교사들이 자신이 담당한 교육과 학생의 진로지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그

들과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

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임용되는 교사들은 타 학교

교사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이 학교 교사의 대부분은 정규 교사

양성기관 출신이 아니라 산업 현장 출신이며, 대체로 직업 경력이 풍부하고

폭넓은 교육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다.

4 ) 워크숍 운영

이 학교의 학생들은 하나 이상의 워크숍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

을 배운다 (learn how to learn ).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서 장인 정신을 배우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학교에 머무는

동안에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그들이 훈련받은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할 수 있다 는 신념을 소유하게 된다. 이 학교가 워크숍의 운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행함으로써 배운다 (learnin g by doin g )는 교육 원리를 실

천하기 위함이다. 이 원리가 의미하는 바는 학생 스스로가 행하고, 경험을

쌓으며,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 가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동시에 전문

가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각 학교에서의 워크숍에서 학생들은 6∼8명 단위로 참여하고, 복잡한 프

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며, 실제적인 제품생산 활동에도 참여한다. 이들 활

동은 원칙적으로 교육적인 틀 안에서 운영된다. 모든 제품은 판매를 주 목

적으로 생산된다. 또한 제품 생산 과정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생산 원칙 이

적용되어 일반 시장의 상품과 경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

생들은 실제 직업 세계의 실상을 인식하고 그들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도

인식하게 된다. 생산 제품은 제조업 분야의 제품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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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통한 서비스 제공까지 포함한다. 워크숍에서 취급하는 종목에는 금

속물 제작, 목제품 및 주방 가구 제작, 섬유 디자인 제작, 페인트 작품 및

간판제조, 멀티미디어 제작, 사무실 관리, 음악 제작, 육아 보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학생이 워크숍에서 일할 때에는 개인 서류가 만들어지는데, 이에는 워크

숍에서 하는 학생의 일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기술된다. 또한 여기에는 학

생의 교육적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의 맥락에서 작성된 교사와 학생간의 협

약 내용이 포함된다. 교사와 학생은 적어도 3달마다 이 계획에 대해 토론하

고, 학교 당국은 학생과 교사들이 학생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 준다. 또한 이 서류에는 작업 중에 준수해야 할 안전

사고 관리 지침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그간 학생이 성취한 결과물로써 그

림, 사진, CD - ROM , 테이프 등이 첨부된다.

5 ) 발전 가능성

이 학교는 학교기업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던 생산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학교가 표방하는 교육 원

리와 방법은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틀에서 고대로부터 전수되어 온 교육 원리와 방법을 복원해 보고 시험해 본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학교는 행하면서 배운다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실행이 쉽지 않았던 고

전적 교육 원리를 실현함으로써 그 기대 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을 학교의 주요

임무로 설정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학력 수준이나 사회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학생들에게 직업세계로의 전이를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

생들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워크숍

을 통해 실제 직업세계를 경험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교육의 실용성과 효과

를 인정받고 있다. 이 점에서 아직까지는 그 숫자가 적지만 덴마크 내에서

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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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중국

학교기업은 역사적으로 생산교육에 그 이념을 두고 있고 근대 사회에서는

러시아에서 생산학교의 형태로 활발하게 운영되었음을 Ⅱ장에서 밝힌바 있

다. 아울러 학교기업은 선진국에서는 물론 개발도상 국가에서도 운영되고

있음도 소개한 바 있다. 중국은 그 한 사례에 속한다.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모하는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시장

경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의 능력 향상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직업교육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이러

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직업교육 체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직업학교 학생의 현장실습에 대한 산업체의 태도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에 직업학교 학생들은 산업체 실습 과정에 참여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였으므로 산업체의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시

장경제로의 전이 과정에서 산업체가 학생의 현장실습에 대해 일부 비용을

분담하게 한 계약제 (contract r espon sibility sy stem )가 적용되면서 많은 산

업체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직업

교육에 대한 재정 확보의 한 수단으로 학교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중국에서

학교기업은 학교수업(teaching ), 기술제공(technical service ), 그리고 생산

(product ion )이 한 학교 내에 공존하는 3원적 교육제도 (three- in - one sch ool

sy stem )로 불리고 있다.

이하에서는 1989년 독일의 함부르그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

멩구앙핑 (MEN G Gu an g - ping )이 소개한 중국의 학교기업 사례를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학교부속 공장

이 학교는 숙련 노동자와 기술자를 훈련시키는 데 목적을 둔 공장을 교지

(校地)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공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한다. 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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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장에서의 생산활동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조화롭게 운영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이 공장은 다른 일반 공장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운

영에 필요한 재정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세제 혜택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공장은 수익금 중 60%를 수업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는데 사용할 것임을 보증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세금의 50%

를 감면받는다.

상찌 (Sh aanxi) 지방에 있는 찌앙양 (Xiany an g ) 공작기계기술학교는 그 한

사례이다. 이 학교는 기술자의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등기술학교로서

전교생 1,500명은 모두 하급중학교 (junior middle school) 졸업생이며, 4년

동안 이 학교에서 공부한다. 이 학교는 분쇄기 (grin din g m achin es )를 생산하

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574명의 정규 직원이 있는 이 공장은 18,800 평방

미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500대의 생산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

간 분쇄기 생산량은 200개이며 그 중의 일부는 해외로 수출되기까지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은 4년 동안 20주의 실습을 받아야 한

다. 기계조립공 훈련과 같은 일부 기초기술 훈련은 특별히 생산 현장에서

실시된다. 대부분의 기계작동 실습은 노련한 노동자의 지도하에 생산과정

중에 진행된다. 훈련을 받는 동안 학생들은 생산품의 일부를 완성시킨다. 그

러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있는 작업만 담당한다.

또 다른 운영 사례로는 쌍동 (Shang dong ) 지방에 있는 얀타이 (Yantai) 숙

련노동자훈련학교를 들 수 있다. 이 학교에는 트랙터에 사용되는 변속장치

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으며 학생들은 생산 작업의 일부에 참여하고 있다.

교사의 지도하에 2학년 학생들은 수업시간의 절반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3학년때 학생들은 수업시간의 3

분의 1은 교실 수업에, 3분의 1은 실제 작업장에서 기술 훈련에, 그리고 나

머지 3분의 1은 공장에서 독자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한다. 한편 졸업생들은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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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교직영 농장

이 학교는 농민에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농장은 학생의 실습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최신의 농업

경영 기술을 전수하여 이를 보급시키는 데에도 활용된다. 학교에서 공부하

고 농장에서 실습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집에 있는 자신만의 작은 농장을 관

리하기도 한다. 이 학교가 보급하는 기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학교

농장 자체에 의해 생산되는 실제 재화의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인정

되고 있다. 이는 농민이 생산증대에 필요한 기술을 숙달하도록 도와주는 효

과적인 방법이며, 그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헤베이 (H ebei) 지방의 산지에 있는 바오뺑지(Baofeng si) 중등임업학교는

이 유형의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학교는 이 지

역의 특산품인 아몬드나무를 재배하는 과수원을 갖고 있다. 이 학교는 중학

교 졸업생을 입학시키고 있다. 학교는 학생에게 영농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

을 가르치는 동시에 과수 접목법과 가지치기 기술을 가르치며, 식물의 질병

예방과 해충박멸에 관한 생 화학적 지식도 가르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학

교가 경영하는 과수원에서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

생은 집 주변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과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이들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가족의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발견한 문제들을 학교에 가져와 교사나 경륜있는 노동자와 상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농업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교는 집에 과수원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과수원을

설치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대부를 해준다.

학교수업과 농업경영의 결합은 3년의 수업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가시적

인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이 직접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생산한

아몬드의 양은 지역 농장주가 생산한 양보다 많아지게 되었고, 이 학교가

유명하게 되자 타 지역의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학교는 집이 먼 학

생들은 자신들의 과수원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자주 갈 수 없음을 고려하여

수업면제 정책을 실행하였다. 이 정책에 따라 학생들은 일정 기간(보통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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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이상)에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집으로 돌아가 과수원을

관리하며, 그 후에 다시 학교에 돌아와 공부한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

한 샌드위치 학습 (sandw ich learnin g )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헤베이(Hebei) 지방에 있는 낭공 (N ang on g ) 중등직업학

교를 들 수 있다. 이 학교는 버섯의 품종 개량과 재배를 위한 훈련기

지 (tr aining bases )를 설치하였다. 이 곳에서는 버섯 종자를 지역 농민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기 과정으로 버섯 재배 기술까지 가르치고 있다. 또

한 지역정부로부터 대부를 받아 버섯 통조림을 생산하는 학교기업을 설립하

였다. 가공 이전의 버섯은 농민들로부터 구입하고 공장에서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상품으로 시장에 판매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교→농민→시장에 이

르는 일련의 생산고리 (ch ain of product ion )가 형성되었다. 통조림 버섯 공

장이 설립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학교는 대출금의 대부분을 상환하였

다.

3 ) 학교경영 레스토랑

중국요리는 요리사에게 상당한 정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뻬이징 (Beijin g )

에 있는 진송(Jin son g ) 직업상급중학교의 요리반 학생들은 이 학교에서 3년

동안 상급중학교의 일반 교육 과정 이외에 중국요리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한다. 학교 수업시간의 절반은 음식재료 다듬기에서부터 요리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배우는데 할애된다. 학교에는 교사의 지도하에

실습 수업을 할 수 있는 실습실이 있다.

이 학교는 대중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학생들이 졸업 후

즉시 취직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요리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 목적으

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교 요리 실습실에서 훈련을 받은 후 3학년 학생

들은 차례로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한다. 이 음식점은 전문 요리사를 고용

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감독하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요리를 담당한다.

음식점의 요리사가 계속 바뀌고 음식의 맛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한계점 때

문에 음식의 가격은 다른 일반 음식점보다 낮은 편이지만, 학생들이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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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가 좋아 비교적 호응도가 높다.

학교기업의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은 대부분 학생들의 실습 비용을 충당

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 제도는 직업학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제한된 가

운데 학생의 훈련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부분적으로나마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4 ) 병원부속 육아학교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은 수익성이 인정되는 사례임에 비해 이 사례는

비영리 (n on - profit ) 학교기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간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호

학교와 병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어 왔다. 일

반적으로 좋은 시설과 능력있는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간호학교는 인근에

있는 병원에 분교 (branch sch ool)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병원의 분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체제 내에서 학생들은

본교에서 기초 교육을 받고 전문 과정과 훈련은 분교에서 받는다. 분교에서

의 교육은 병원의 의사와 간호원에 의해 실시되며, 시험도 병원의 분교에서

실시된다. 이들에게는 졸업시 우선 채용권이 부여된다.

이 제도는 간호원의 숫자를 증가시켜 간호원 부족의 문제를 완화시킨 동

시에 병원에서의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간호원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학교기업의 실행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자,

보건부 (Min stry of Public H ealth )와 국가교육위원회(State Educat ion

Commis sion )는 공동으로 1987년에 이 제도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관계 법

령을 공포하였다.

멩구앙핑(MENG Gu ang - pin g )이 지적하였듯이 중국과 같이 학생 인구가

많아 이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해 줄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학교기

업을 운영하는 일이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

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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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의 학교기업은 궁극적인 운영 목적에 있어서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경우에 있어서 학교기업 운영 과정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공유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멩구

앙핑은 중국의 경우에도 학교기업이 다른 일반 기업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이윤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일은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학교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동시에 제품 생산 과정이 학생에게 너무 어려워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하

였다.

2 . 국내의 운영 실태

우리 나라에서 학교기업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령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정확한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정

부가 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정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따

라 대학의 교지 내에 설립이 허가된 실험실 공장 을 학교기업으로 간주하려

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실험실 공장 을 포함하되, 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교육 혹은 실습 과정을 동

시에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포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례가 학교기

업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가능성과 한계

점을 검토하여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기로 하였다.

연구진은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전문대학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한 후, 이 연구의 범주에 속하는 10여 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출장을 통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조사의 내용은 사업의 운영 주체, 사업의 운

영단위, 학교구성원의 역할, 학교구성원의 반응, 사업 운영에 관련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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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침, 학교와 사업체간의 협약서, 학교교육과 사업활동과의 통합운영 방

안, 교육과정 구성 원리 및 개발 절차,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배분 방식,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의 지원 대책, 학교기업의 효과, 애로사항 및 장애

요인, 건의 사항 등이었다. 이 조사와 함께 이 연구에서 설정한 학교기업의

개념에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의 사례

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 전문대학에서의 운영 실태

1) 운영 형태와 운영 방식

학교기업의 운영 형태와 운영 방식을 조사한 결과는 < 표 Ⅲ- 1>과 같다.

이 표에서 교육중심 학교기업이냐 사업중심 학교기업이냐의 판단은 객관적

인 기준을 적용하였다기보다는 재학생의 참여 범위와 교내 관련 과의 교육

과정과의 연관성 정도를 판단한 결과이다.

<표 Ⅲ- 1> 전문대학의 학교기업 운영 실태

학교명 사업 종목 운영형태 운영 주체

A 대학
감식초, 사과식초, 포도식초,

포도양파식초 및 화이바
수익중심

o 재단의 지원을 받아 교수가 운영

o 사업자 등록

B 대학
실내건축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
교육중심

o 재단의 지원을 받아 부설센터의 교수들이

운영

o 사업자 미등록

C 대학 T 셔츠 수익중심
o 교수와 외부 전문가의 합작 투자

o 사업자 등록

D 대학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 정비공장
수익중심

o 학교법인 이상장이 자동차 학원 이사장 겸임

o 사업자 등록

E 대학

o 축산 : 가축,양돈, 가금

o 원예 : 채소, 버섯 , 과수 ,

화훼, 조경

교육중심
o 재단인 LG의 투자로 운영

o 사업자 미등록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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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대학 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수익중심
o 재단의 지원을 받아 교수가 운영

o 사업자 등록

G 대학 자동차 정비업 교육중심
o 재단의 투자로 운영

o 사업자 미등록

H 대학 목제 타일, 목제 욕조 교육중심
o 외부 기업가와 교수의 공동 출자

o 사업자 등록

I 대학 제과, 제빵 교육중심
o 재단의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으로 운영

o 사업자 미등록

2 ) 학교 구성원의 역할

연구진은 학교 구성원을 크게 학생, 교수, 재단으로 구별하고 각 기업 운

영의 경우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삼자간의 역할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교육중심 학교기업의 경우에 있어서 학생은 관련 과의 실습 과정으로

참여하여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service)을 제공한다. 그리고 학교의 사정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결과는 학점으로 연계되며, 일부 경우에 있

어서는 장학금 명목으로 소액의 수당을 받기도 한다. 한편 수익중심 학교기

업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과의 졸업생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로

자로서 대우를 해 주는 경우도 있다.

교수의 역할은 크게 기술을 통한 상품 및 용역 제공, 학생의 실습 지도 (특

히 교육중심 학교기업의 경우), 그리고 사업 관리로 구별된다. 상품 개발 과

정은 본인이 학위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과 기술의 결과를 활용하거나, 정부

차원의 기술지원 사업의 결과를 활용하는 사례로 구별할 수 있다. 학생의

실습지도는 당해 과의 교수로서 수행하는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역할 이외에 교수는 당해 사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상품 및 용역 공간의 확보, 사업자 등록, 외부 사업가의 유치, 재

단에 대한 협력 요청, 상품의 디자인, 상품의 마케팅 등 학교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교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학교에

서는 교수들이 학교기업의 운영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현재 참여하

고 있는 교수들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면담 대상 교수들은

- 69 -



본인의 의욕 (개인적인 발전과 학교에 대한 기여)이 학교기업에 대한 참여의

일차적인 동기라는 점을 들어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가 많았다.

재단은 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역할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 학교 구성원의 반응

우선 학생들은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

된 이유는 첫째,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전공 분야 실습과정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그 결과가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현

장의 생생함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이윤 창출 과정으로

연결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경험이 졸업 후

취업 혹은 창업시 크게 도움을 줌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된다고 보

고 있다. 셋째, 소액이기는 하지만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만족감도 가지고 있다.

학교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입장에서도 학교기업에 대해 대체적

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면담에 응한

대부분의 교수는 개인적인 발전과 학교에 대한 기여라는 차원에서 학교기업

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도는 교육중심 학교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가 사업중심 학교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해 주고 있다. 이들 교수들의 불만은 학교기업 운영 자체보다는 학교나 정

부의 지원 대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일부 교수는 사

업 참여로 인한 수업의 소홀, 일부 동료 교수들의 돈벌이에 관심 있는 교

수 라는 비판적인 시각 등이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

기도 하였다.

재단의 입장에서는 당해 학교의 재정 능력 확대 가능성 차원에서 학교 구

성원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시설 및 설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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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확보의 부담과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입학생 자원의 감소 상

황에 대응하여 학교기업을 부족한 학교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

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사업과 관련 과의

교육과정 즉 학생의 교육과의 연관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채 수익성 확

보를 강조하여 학교기업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염려스러운 현상으로 지적

되기도 한다. 한편 사립대학과 달리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재단이 없어 당해

학교의 학장이 이를 지원해 주고자 하여도 여유 예산이 없어서 실행에 옮기

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향후 학교기업의 활성화 대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4 ) 학교기업 운영 관련 법령 및 지침

현재 공식적으로 학교기업 을 지칭하여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정

부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기업과 연관성이 높은 법령은 통상산업

부 (현재는 산업자원부)가 관장하여 1997년 8월 28일에 제정된 벤처기업육

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대상사업은 중소기업이 행하는 기술 개발은

물론 중소기업이 국내 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행하는 기술개발

사업 (시행령 제9조)을 포함시킴으로써 전문대학 교수가 지원비를 받아 기

술을 개발하고 벤처기업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

편 정부는 전문대학 교수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98년 12월 30

일에 법 제16조를 개정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의 교원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의 임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휴직을 허용하고 있으

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 직원이 될 수 있도

록 하였다.

한편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당해 학교에서는 대학창업지원및운영에관

한규정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학교기업을 창

업지원사업 으로 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업의 승인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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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의 퇴거, 사업 계획의 추진 및 변경, 시설 관리, 운영 관리, 재해 예

방, 재해 처리,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 ) 학교와 사업체간의 협약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당해 학교와 학교기업의 담당자는 공간, 시설

및 설비의 관리, 운영상의 원칙, 분쟁시 해결 원칙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학의 경

영책임자와 사업주간에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 설비 등에 관한 임대

차 기간, 운영, 부담금 부담, 계약 변경, 분쟁 및 관할, 관리 규정 및 준칙,

기타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6 ) 학교교육과 사업활동간의 통합 운영

학교기업은 어떤 형태이든 학생의 교육과정과 연관성을 맺도록 운영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교기업을 태동시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은 학생의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정도에 상관없이 교수의 기

술 및 지식을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을 주 목

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험실 공장이 학교 부지 안에서 운영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학교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는 여전히 교육자의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에 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 교육부

에서는 재학생의 현장실습 기회 확보를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

리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수익성 확보 수단보다는 학생의 현장

기술 습득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의 운영 과정을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진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부 사례 (주로 교육중심 학교기업)

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을 맺는 과의 학생들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례 (주로 수익중심 학

교기업)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향후 학교기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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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혹은 지원 대책의 수립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즉 학교기업은 학생의 교육활동과의 밀접한 연계를 전제로 운

영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의 교육과정과는 무관하게 교수의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산출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단의 재정 능

력 확보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이를 정

부가 지원해 주는 일이 타당한 일인가 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진의 면담시 수익중심의 학교기업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은 학교기업을 통한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실습 설비 및 기자재

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관련과의 졸업생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면 이 유형의 학교기업도 충분히 교육적인 성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정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사업성과가 당해 학교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 지원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7 ) 수익의 배분 방식

대부분의 학교기업은 아직까지는 투자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배분할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에 소규모로 발생하는 이익은 사

업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장학금 지급과 시설 설비 확보에 투자되고 있

다. 그러나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배분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 학교의 경우 학교 교비 지

원 50%, 참여학생 장학금 및 수당 25%, 그리고 학교기업 운영비 25%의 배

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학교기업은 교육활동의 측면이 있는 동시에 수익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

업활동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학교기업에 참여한 구성원

들에게는 가능한 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기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교기업을 활성화하는 수단이 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기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교수, 학생, 학교 모두

에게 적정하게 배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전에 언급하였듯이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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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소득 확보 단계보다는 투자 단계에 있는 학교기업

이 대다수여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 설정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8 ) 효과

학교기업이 발휘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교육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로 구

별할 수 있다. 직업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의 교육적 효과로는 이

론과 실제의 통합적 학습 기회 확보, 학생에게 현장 감각 및 생산 활동 참

여 기회 제공, 산업체 주도의 현장실습에서 학교주도의 현장실습 기회 제공,

학생의 취업능력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경제적 효과로는 학교 전반의

재정 운영 능력 확대, 수익의 재투자를 통하여 학생의 실습교육을 위한 시

설 설비 확대, 교수 및 학생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한 생산

위주 교육 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사례는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경제 효과 측면에서는 아

직까지 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대다수의

학교기업이 아직까지는 투자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에 실습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기업

의 사업 활동에 참여하여 직업세계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러한 경험의

축적 결과가 졸업 후 취업 혹은 창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의 전문대학 교육이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

판의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학교기업의 교육적 효과는 전문대학

교육의 현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적인 효과의 측면에 국한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학교기업은 전문대학

교수의 학교내 역할과 관련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음이 파악되었다. 기존

에 대학교수의 주된 역할은 교수 활동, 산업체 현장 실습 지원, 취업 지도

등이었다. 그러나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교수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사업의 운영을 통해 학교 재정 운영 능력 확대, 학생에게 현장감

있는 실습 제공, 이론과 실제가 통합된 교육 제공, 자신의 노력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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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서의 봉급 이외에) 금전적인 보상 취득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

다. 따라서 학생과 학교에 도움을 제공함은 물론 자신의 이득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기대 효과가 발휘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뒤따른 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무엇보다도 연구진이 학교교육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면서 얻은 중요한 시

사점은 산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학습으로서의 과정보다는 허

드렛 일 이나 도와주고 취업 기회를 선점한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못하

고 있는 현행의 산업체 현장실습 제도하에서 학교기업의 운영은 산업체 의

존적인 현장실습을 학교 주도적인 현장실습으로 전환시켜 학교 스스로가 학

생의 현장 적응력을 제고시켜 주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체가 스스로 미래의 근로자를 위한 교육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상황과 달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여건 조성이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

울러 이러한 여건 조성을 강조함으로써 대부분이 사립학교인 전문대학에 대

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립 대학 관계자들

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학교기업의 활성화와 지원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9 ) 애로 사항 및 장애 요인

면담에 응했던 대부분의 교수 및 관계자는 학교기업이 활성화 될 때, 이

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기능을 발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첫째, 학교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잇다. 첫째

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보호를 받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 에 따라 설립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재단의 자체적인 재정 투자를 통

해 수익을 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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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이 되어 학교기업을 설립하고 교수중 일부가 이에 참여하는 방식임에

비해 전자의 경우에는 교수가 주축이 되고 재단이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양자의 경우 공히 교수는 하나의 기업을 설립하는데 요구되는

각종 행정 절차를 처리함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물품을 생산하

는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

야 한다. 공장설립관련법령상의 공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요건, 오물과 폐

수 처리에 관한 환경오염방지법상의 요건, 식품의 경우에는 보건 관련 법령

상의 준수 요건, 재학생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안전법 혹은

산재보험법상의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에 직 간

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커다란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학교 재단에

서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으나 교수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교수 자신의 기술이나 지식을 통해 학교기업을 설립하였다고 할지

라도 적정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디자인과 포장은 물론 마케팅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인력, 시설,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은 실

정이다. 바람직하기로는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당해 학교의 관련 과가 존재

하여 이 과 교수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지만, 실제 그런 사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학교기업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 스스로의 역할인식 혼동의

문제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사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학생

의 수업도 담당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서는 당해 학

교 운영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3년간의 휴직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런 상황에 있는 교수는 없다. 따라서 면담에 응한 교수들은 자신이 교수

인가, 사업가인가 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즉 교

수들은 역할 갈등 (role conflict )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

도 지적되었다. 아직 학교기업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되지만, 현재 학교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은 교내 승진상의 혜택

- 76 -



이나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중심의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학교내 승진규정은 연구 실적에 중점을 둠으로써 오히려

학교기업의 활동에 참여하는 일은 불리함을 가져온다. 또한 교육부의 특성

화 사업으로 재정지원비를 획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수의 국 도립 전문대학은 더욱 그러

하다).

10 ) 건의 사항

연구진의 면담에 응했던 교수들이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기업을 단순히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익을 확보하는 사업 수단으로 간주하

는 경향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학교기업은 여러 가지 교

육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진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그같은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대부

분의 교수들은 재학생의 교육과 무관하게 학교 부지 내에 사업장을 설치하

여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례는 자제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

적하였다.

둘째, 사업 운영에 관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절차의 간소화와 이에

대한 학교 당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셋째, 학교기업 운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에 대한 승진상 혜택

조항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 활동에 참여하느라고 연구 실적

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때 정부가 권장하는 학교기업의 활성화

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교수들의 지적이다.

넷째, 교육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하에서 우수한 특성화 프로그램으

로 학교기업 운영 사업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재정이 지원되는 경우에 정부

의 지원금은 공간 확보 및 인건비 편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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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특히 국 도립의 경우) 국고 보조를 통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학생이 실습 과정

으로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실험 실습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 . 기타 기관에서의 운영 실태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국내의 학교기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

였지만,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를 추가 조사하여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경기도의 A 자영농업고등학교는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학교기업이라고 칭하지는 않았

으나, 미국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학교기업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이 학교의 경우 현재 교원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재정의 83%를 이 사업

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재투자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의 농산물 생산 판매

사업은 큰 규모로 운영되어 교사 이외에 기능직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다.

사업의 운영단위는 일반적으로 생산을 위주로 하는 경영포장 영역과 실험

실습을 위주로 하는 단원포장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실제적인 소

득의 획득을 매우 중시하고 있어 경영포장에서는 학생들이 실습을 경험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들의 실습교육은 주로 단원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의

실습교육과 생산활동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생산을 통한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경영포장 에서 하는 일이 매

우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 외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 때문에 교사들은 생산활동과 구별되는 실습교육을 더 선호하고 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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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에 따르면 실습과 생산의 동시 체험은 학생의 경영포장에서의 생산활동

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실행되고 교사의 방과후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여러 개의 4년제 대학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학교기업을 설립하여 제

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서비스 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대학

부속병원을 꼽을 수 있다. 이 사례는 대체적으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학생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강조하기보다는 법인의 수익 확대라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엄

밀한 의미에서 교육성을 강조하는 학교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과정은 학생의 현장적응력 제고에 도움을 주는 측

면이 있으므로 학교기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볼 수도 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학교기업의 정확한 개념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

해 볼 때, 그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학교 교수의 기술력으로 제조되는 의약품에 기업체가 자본을

투자하여 제품을 시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약식품

을 들 수 있다. 현재 한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B 대학교와 C 대학교는 대

학부설 연구센터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제품을 외부기업과 협력하여 제품화

해서 판매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대학교의 관련 연구센터는 약정에 따라 연

구기금을 제공받은 후에 시판가능한 약제품을 개발하고 당해 산업체의 이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제품의 판매 수익금은

대학교의 관련 연구센터와 관련 회사간의 계약에 의해 배분된다. 이 때 제

품생산 회사는 수익금 중 일부를 대학교수의 연구비와 학교발전기금으로 기

부하기도 한다. 이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대학교의 관련 연구센터에서 근무

하는 연구원 (석 박사 학생)은 공동연구수당을 지급받으며 실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분야의 졸업생들이 그 회사에 취업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엄밀한 의미에서 학교기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기술 교류를 통한 대학교와 산업체간의 산학협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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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의 학교기업으로 우유 공장

을 운영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D 대학교와 E 대학교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우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우유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사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유 제품은 학교법인에 의해 독

립적으로 설립된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축산관련 분야의 제품은 축산

학과 교수의 연구 기술개발과 자문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

는 우유만이 아니라 햄과 같은 육가공품까지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례도 대학병원 운영 사례와 유사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

는 기업에서 교수와 학생의 역할이 거의 없고, 학생을 위한 실습교육 등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어서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는 학교기업의 사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의 면담에 응한 관계자들은 교수들이 기

술개발자문으로 참여하고 있고 대학교의 관련학과 학생들이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실습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제고시키고 있다고 응답하였으

나, 이 연구에서 규정한 개념의 학교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음

이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영농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제외하면

4년제 대학교의 대부분의 사례는 이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개념의 학교기

업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례는 학교법인

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실제의 기업이거나 혹은 대학교와 산업체

간의 기술교류를 통한 산학협동 사업에 해당된다. 물론 이들 사례가 재학생

의 실습이나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기업의 요소를 소유하고는

있으나,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매우 미약하므로 교육적인 목적 달성을 위주

로 운영되는 학교기업으로 간주하기에는 여전히 한계점이 보인다.

3 . 조사 결과의 시사점

외국에서의 운영 실태와 국내 현황 조사 결과에 터해 학교기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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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기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교 학생에게 직업세계에서 필요

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기업의 궁극적인 운영

목적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이전 단

계의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면서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이 프로그램은 직업교육의 현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운영해 볼 가치를 지니고 있

다고 판단된다.

둘째,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에 대한 교육철학의 정립과 개념 설정이 필요

하다.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와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학교기업을 부족한

학교재정의 확보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고, 미국 등의 경제 선진국

에서는 이를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에게 학교- 노동시장 이동 을 원

활하게 지원해 주는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

나 덴마크의 생산학교 운영 사례에서와 같이 경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생산하면서 공부하는 고전적인 생산교육의 원리를 새롭게 실현해 보려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학교기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이전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이 무

엇인지에 대한 철학 정립이 요청되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기업의 개념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통용되는 학교기

업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지만, 과연 재정이 충분치 못한 우리의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

으로 수익성의 확보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성

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기업은 외국에서 사례를 참조하여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의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이 요

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국가에서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상

의 난점까지 파악하여 향후 활성화 방안 수립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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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에서 적극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매우 종

합적인 과제의 운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

적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생산활동과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

영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쉽지 않은 점, 운영 목적상 교육성의 추구

에 강조점을 두되 일정 정도의 수익도 확보하여야 프로그램의 효능성이 인

정된다는 점,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

치면서 정의적인 자질까지도 가르쳐 주는 일의 어려움 등 외국에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발전 과제를 우리의 상황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이 프로

그램은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난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매우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종합적인 운영 전략을 필요로 하는 학교기업의 구체적이고 전문적

인 운영 방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 프로그램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운영 전담 역할을 수행하

도록 하는 일은 한계점을 노정시킬 수 있다. 학교기업의 운영에는 교육전문

가는 물론, 기술전문가, 경영전문가, 지역사회의 자원인사 등이 공동으로 참

여하여 각자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서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는 무엇이고 이

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체화된 개념이 아닌 학교기업의 올바른 운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상의 내용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제 개정 방안의 수립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외 사례를 참조한 결과로 학교기업의 도입 방향과 운영 방안을 탐색하

고 그 방향으로 학교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 개정시 반영

되어야 할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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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 논의

1 . 학교기업 운영의 필요성 논의

이상적인 차원에서 교육은 국민이 공유하는 문화 유산을 전수하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학교교육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제도라기 보다는 철저하게 개인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기능, 지식, 이해력을 증진시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다. 이같이 학교교육이 교육제도 내부의 논리에

의해서만 조직되고 운영될 때, 교육은 사회적인 공유체나 그 사회의 문화를

전수하는 제도가 되지 못하고 개인사(個人事)가 되고 만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

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노

동은 일종의 사회적 거래 과정이다. 학생이 학교기업의 경우와 같이 현장중

심의 학습 (w ork - based learning ) 과정 속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

그들의 학습과정은 사회적인 교환(거래) 행위의 일부가 되며, 이는 학생 개

인에게는 물론 타인과 사회에도 이익을 제공해 준다. 이 때 교육은 개인주

의적 특성에서 벗어나 사회가 공유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또한 근대교육

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되었던 교육의 추상성 및 지나친 이론지향성을 감

소시킬 수도 있다.

학생에게 생산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험을

제공하는 학교기업의 운영은 미래의 진로선택으로 고학력보다는 취업을 원

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 방식으로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Bish op , 1989, 6- 10; Rosenb aum , 1989). 아울러 상급학교 진학을 준

비하는 학생에게도 실제적인 사회(노동시장) 상황에서 전개되는 학습상황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삶과 연관되고 미래의 직업세계를 준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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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유용한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서구의 인지과학자들이 밝혀낸

연구 결과, 즉 실제적인 상황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생각 (thought )은 향후에 기억 속도가 빠르고 미래에 접하게

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Resnick , 1987a, 1987b : 13- 20; Raizen , 1989; Brow n et al., 1989: 32- 41)는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의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 즉 지식과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배운 지식과

이론을 통합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미래 세계

에 대비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직업교육에

국한되는 주장이 아니라 일반교육에도 적용되며, 모든 학교급의 교육에까지

적용되는 주장이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여전히 암기

위주의 교육, 대학진학위주의 교육, 학자양성 중심의 교육내용, 현실과 괴리

된 교육에 매달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식이나 이론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필

요한 교육, 직업세계를 준비하는 교육, 교실수업보다는 체험학습이 강조되는

교육, 교사중심의 교육에서 기업체 및 지역사회의 관계자들과 같이 운영하

는 교육이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교육제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문용린, 1999: 19- 22; 정태화, 1999b : 81).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생산활동을 경험하는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이 학교에서 가

르치는 전통적인 교과 (국어, 수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외국어 등)의 중요

성을 평가절하 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학교교육에서 생산활

동을 경험하는 학습을 강조하자는 주장은 이들 교과에 대한 학습결과를 실

제적인 삶의 상황에 적용시켜 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기업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직업세계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모든 학교급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된다. 무

엇보다도 학생에게 학교- 노동시장 전이 (sch ool to w ork tran sit ion )를 용이

하게 해주는 교육 내용과 방법, 그리고 이를 행 재정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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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마련이 요청된다.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생산활동을 설

계할 때, 학생은 성인으로서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노동 경험을 접할 수 있

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참여하는 시간제 혹은 전

일제 취업(반복적이고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노동 행위)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학교기업과 같이 교육적인 목적 하에서 설계된 교육과정 내에

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일은 학생들로 하여금 노동을 개인의 생활학습 경

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

러한 유형의 교육은 장차 생산 사무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문 관리직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계속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

고,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진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계속학습

은 한 개인이 필요한 지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획득하는 일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이 고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일 까지를 포함한다.

경제가 생산품의 설계와 생산 방식의 개선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계속학습과 창의성 발휘가 더욱 중요시 되

고 있다. 이 점에서 학교 시절에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 활동에 참여하

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일은 교육제도가 청장년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급 학교에서는 학교기업 등과 같은 삶 지향적이고 이론과 실제의 통합적 적

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 비전 (v ision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기업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제기

되는 문제는 과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서 학교기업을 운

영해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의 제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간에 학교기업이 교

육성 보다는 수익성 추구에 치우쳐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에 교육부가 전문대학에 학교기업의 운영을 권장하였을 때, 여

러 전문대학에서는 이 사업을 최근 전문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의 어려

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해석하고 수익 추구 모형을 적극 도입

운영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과의 연계나 학생의 참여를 충분히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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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오직 학교재단의 수입 증대 대책으로 운영하는 경향을 초래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과

연 재단 수입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학교기업의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

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대학 교수들

로부터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대학재단이 오직 수익

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학생의 교육에

모든 노력을 투자해야지 이같은 수익 추구 활동에 학생과 교수를 참여시키

는 일은 학교 교육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학교기업의 활성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

도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이미 1970년대에 일부 직업교육기관에서 학교기업

을 시도하였으나 지나친 수익성 강조와 이로 인한 교사(수)와 학생의 참여

기피로 인해 실패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학교기업의 활성화에 대해 회

의적인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의 타당성은 연구진이

한 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한 과정을 통해서도 공감할 수 있었다. 이 학교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기업에 준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였고, 연간 수

입도 적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당해 연도의 수익금 전체는 익년도의 학

교 재정으로 이체될 뿐, 교육과정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한 교육성과 도출

부족, 학생의 주도적 역할 부여 미흡, 학생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

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면담에 응한 교사는 이러한 상

황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고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황을 고려하면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정부 차원에서 권

장하는 일은 여러 가지 한계점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문대학의 산학협동 실상과 일부 대학에서의

운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교육 효과의 추구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학

교기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발견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활성화 가능

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우리 나라 전문대학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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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의 상황에서 학교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이유는 다음의 차원에서 접

근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장지향적인 교육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기업의 운영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그간 우리 나라 직업교육 전반의 문제점은 이론위주의 교육

으로 인한 현장중심 교육의 부족, 학교 교육 기간중 학생에게 실무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부족, 지식과 기술의 학습 결과를 통합하여 실제적

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부족, 현장 상황을 실감있게 반영한 학

습 경험의 제공 부족, 학교 교육과 현장의 연계 강화 부족, 학생에게 진로

인식과 탐색 기회 제공의 부족, 학생의 장기적인 취업능력 (employ ability )

제고 노력 부족, 산업계가 원하는 직무수행능력요소의 교육과정 반영 미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도 그 예외라고 보기는 어

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학 중에 학교기업 활동에 참여하여 실제적으로 제

품을 생산하고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체

험해 보는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해 주는 교육프로그램은 그간 직업교육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 부족의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이 학교기업 참여 경험을 재학중인 과 (科)의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시키는

경우에는 보다 바람직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기업의 운영은 직업교육기관의 재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

는 산업체 현장실습의 문제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간 전문대학을

포함한 모든 직업교육기관에서 재학생의 산업체현장실습은 여러 가지 문제

점을 내포하면서 학교 관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산업체현장실습은 과거부터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1973년 2월 22일에 산업

교육진흥법 (1963. 9. 19)의 개정을 통해 직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의무 사항이 되었다. 이 틀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

다. 다만 산업교육진흥법 상의 관련 내용이 1997년 3월 27일에 제정된 직

업교육훈련촉진법 으로 이동하였을 뿐이다. 그간 이 제도는 직업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의 현장실습업체 선정의 어려움, 교육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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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허드렛일을 시키는 산업체의 전략으로 인한 학생의 참여 기피와 작업

장 이탈 , 산업체내의 현장실습생 전담 인력과 조직 부재, 현장실습생의 보수

(훈련 수당)에 대한 마찰, 학교의 지원 부족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이

들 문제들은 학교의 문제라기 보다는 산업체의 소극적인 태도와 지원 부족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직업교육기관은 산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장실습제도로 인해 여러 가치 고충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999년 3월에 교육부령으로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을 제정

하였다. 이 규칙은 일정기간 현장실습이 의무화된 현행법제로 인하여 지역

내 산학협력 및 산업기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현장

실습의 문제점과 교육 목적보다는 취업경로 개발 및 인력공급을 위한 경제

논리에 편중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

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조항을 완화하여 실습 기간을 최소화 하고 (전

문대학의 경우에는 최저 32시간), 학칙에 따라 그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는 산업체현장실습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덜

어주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점이수를 인정하고 정부의

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여건에 맞는 현장실습제도

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가 주도적으

로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는 학교기업을 운영함으로

써 기존의 산업체 현장실습에서 기대했던 교육적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학교기업에 참여한 경험을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인정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으나,

그 이전까지는 학교기업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면서 제품 생산과 서

비스 제공 활동을 실습 과목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기업을 기존의 산업체주도적인 현장실습제도

를 학교주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제

도로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학교가 중심이 되어 산업체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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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운영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학교기업의 운영은 대다수의 전문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순수 교육

예산의 확보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순수 교육예산이란 주로 학생의 실기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비와

실험 실습비를 의미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교기업을 통해 확보된 이익

을 교육목적으로 재투자한다면 학교기업은 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

교기업을 학교재단의 수익사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이 같은 학교

기업의 긍정적 측면이 오도되고 있다. 이 점에서 학교기업의 올바른 운영

방향 설정과 운영 지침의 마련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

정이나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학교기업의 운영으로 얻어진 이익을 교육

용으로 재투자하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2 . 타 국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기업을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

나라에서의 학교기업의 운영상 특징을 비교 분석 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

- 1>과 같다.

<표 Ⅳ- 1> 미국과 한국의 학교기업 운영 실태 비교 분석 결과

구 분 미 국 한 국

운영목적

직업교육 참여 학생에게 현장 감각 제공,

창업 준비교육 제공

직업교육 참여 학생에게 현장 감각

제공 , 창업 준비교육 제공

학교재단의 재정 능력 확보

운영형태
수익성 추구보다는 교육 목표 달성 수단

으로 활용

사례에 따라 수익성 추구 수단과 교육

목표 달성으로 구별되어 운영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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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목

주택 건립 및 판매, 선물가계 운영, 주택

건설, 중고 자동차 판매, 학교 매점 (책,

레코드판, 카세트 테잎 ) 운영 , 학교 식당

운영, 가전제품 수리, 가구 생산, 수상보

트 대여업 , 과수원 운영, 호텔 식당 운영

과일 식초 및 음료수 (감식초 , 사과식초,

포도식초 , 포도양파식초 및 화이바 ), 실

내건축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T 셔츠

제작 판매 ,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 정비

공장, 축산 농장 운영 (가축,양돈 , 가금 ),

원예농장 운영 (채소 , 버섯, 과수, 화훼,

조경), 넥타이, 스카프 , 손수건 제작 판

매 , 목제 타일, 목제 욕조 , 제과 , 제빵

참여주체 학생, 교수, 외부 전문가
재학생, 졸업생, 교수 , 외부 전문가, 학교

재단

교육과정

과의 연계
사업운영 활동과 교육과정간의 연계 강조

교육중심 사례는 교육과정과 연계 강조

수익중심 사례는 교육과정과 연계 미흡

지역사회와

의 관계

지역사회 내에서 사업장 운영

지역사회 투자가 적극 유치

주로 학교 내에서 사업장 운영

지역사회 투자 유치 미흡

재정 지원

지역사회 투자가

지역사회 은행

주정부

중앙정부의 기술개발비 지원

재단

지역사회 투자가

효과

현장중심교육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참여 학생의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음

참여 학생의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음

일부의 수익중심 사례는 매출액이 확

대되어 학교에 재투자되고 있음

초기 단계에 있어 기타의 효과 기대는

어려운 실정임

위의 분석 결과에 터한 시사점을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과 운영 형태를 관련지어 볼 때, 미국을 중심

으로 하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을 학교에서의 학습과

일의 연계성 강화 및 졸업생의 창업능력 제공이라는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Ⅱ장과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발도상국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학교 재정 능력 확대와 참여 학생의 등록금 확보에 강

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학교기업이 교육위주로 운영되

어야 하느냐, 아니면 수익성도 인정되어야 하느냐를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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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현황은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례가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느냐, 아니면

교육적인 목적에 제한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는 그간 연구진이 수행한 현장

방문 및 전문가 협의회 과정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전자의 경우라면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은 ① 현장지향적 교육의 강화, ② 학교주도적 실습교

육의 운영, ③ 학교재정 확보 및 투자 역량 증대, ④ 정부의 직업교육 재정

지원(실험 실습비 지원, 실습 설비 투자 등) 부담 경감 등으로 종합할 수 있

으며, 후자의 경우라면 주로 ① 현장지향적 교육의 강화, ② 예비창업가 양

성, ③ 학교주도적 실습교육의 운영 등에 강조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향후 활성화 방안이나 정부의 지원 대책 수립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명

확한 방침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종목을 미국과 우리 나라를 중

심으로 비교해 보면 우선 매우 다양한 종목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여러

사례는 유사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목의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우리 나라의 사례가 더욱 다양하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 비교조사

결과는 향후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사항은 지역사회 내에 유사한 종목이

있어 사업간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과 및 제빵은 지역사회와의 마찰이 야기될 수 있는 종목이라

고 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 교내의 학생이나 교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시

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사업의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지역사회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기업의 참여 주체를 살펴볼 때, 미국에서는 학교기업의 대표적

인 참여 주체가 교수와 학생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 목적을 교육 목표 달

성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축물의 조립 및 판

매나 호텔 식당 경영 등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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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본이 유치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유형

에 따라 참여 주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중심의 유형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나 수익중심의 경우에는 학교재단이나 외부 자본가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학교기업에서의 생산활동과 교육과정간의 연계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기업 활동과 교육과정간의 연계성 확보를 크게 강

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수는 주기적

으로 만나 이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과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는 근본적

인 차이를 갖고 있는 두 영역간의 연계를 추구하기가 어려워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교육중심의 유형에서는 주로 관련 과

의 교육과정 내에 설치된 실습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사업활동의 연계

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익중심의 경우에는 생산활동과 교육과정간의 연계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 차이에서 기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기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의 경우 학

교 당국은 학교기업이 본질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전제 조건으로 운영

되어야만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사업장의 선정, 사

업 종목의 선정,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의 창업 지원 등에 있어서 지역사회

의 협력을 요청하고, 지역사회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협력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학교- 지역사회 협력 여건이 전반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사업위주형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자본

가의 공동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그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향후 학교기

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한 발전 과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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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관계의 유지는 학교기업의 발전만이 아니

라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요청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학교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상황을 파악한 결과,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주로 지역 금융기관의 융자 혹은 사업 종

목 관련 산업체의 후원금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의 기술지원 사업 혹은 우수 프로그램

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일부의 경우만 학교재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외부 자본가의 공동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

라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의 융자나 사업 종목 관련 산업체의 후원

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학교기업의 효과를 조사해 본 결과, 미국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학교기업을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두고 있는 효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현장중심의 교육이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능력 제고와 창업능력 지원이 큰 효과

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 인식되어 광범위하게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교육부가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학교기업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일부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례가 도입 단계에 있어 그 효

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연구진의 현장 면담조사 결

과, 교육중심의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현

장의 지식과 기술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졸업 후 취

업에 유리하다는 반응을 보여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수익중심의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수익의 확대를 통

해 학교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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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제도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탐색

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이 법은 전문대학의 학교기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

다. 학교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법의 주요 내용과 논의 사항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산업자원부(법 제정 당시는 통상산업부)가 제정한 법령으로 기

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한편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법에서는 학교기업 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전문대학 교수가 소유한 지식이나 기술이 근간이 되는 벤처사업을 지

원한다는 차원에서 전문대학에서의 학교기업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 이 법의 제2조에서는 벤처기업 의 정의와 유형을 규정하면서 ①항 3호

의 가 목에서 特許權 實用新案權(特許出願 實用新案登錄出願중인 기술로서

特許廳長이 인정하는 기술)의 권리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 하

는 기업 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포함)의 교수가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전문대학에서는 관련 교수

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를

학교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 기관내

에 공장을 설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실험실공장 으로 정의함으

로써 타 벤처기업과 구별하고 있다. 이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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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第2條 ⑤항 : 이 法에서 實驗室工場 이라 함은 벤처企業의 創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學 또

는 硏究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硏究施設안에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8條의 규정에 의한

都市型工場에 해당하는 業種의 生産施設을 갖춘 事業場을 말한다. < 新設 98·12·30>

이 규정에 따라 교내 혹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의 실험실공장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학교기업의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계획이 포함하

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法 第15條 (機關別中小企業技術開發支援計劃의 수립 施行) ① 中央行政機關 및 政府投資機關

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은 매년 中小企業의技術開發을 지원하기 위한 計劃 (이하

技術開發支援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 施行하여야 한다 .

위의 법 제15조 제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 시행기관 은 시행령 제8조에 제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 시행기관 )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이하 기술개발지원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기관 (이하 지원계획시행기관 이라 한다 )은 별표 2와 같다 .

〔시행령 별표2〕기술개발지원계획 수립 시행기관

1. 중앙행정기관 : 국방부 , 교육부 ,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 환경부, 보건복지부 , 건설교

통부 , 해양수산부 , 과학기술부

한편 시행령 제8조는 기술개발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에 관해 규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조는 기술개발지원계획의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8조 (기술개발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술개발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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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분야에 관한 사항

2. 자금지원의 범위 및 한도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9조(기술개발지원대상) ② 기술개발지원계획의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이 행하는 기술개발사업

2. 중소기업이 국내 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행하는 기술개발사업

3. 기타 지원계획시행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이상에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는 전문대학과 대학교를 포함하는 고등교

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실험실공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내 벤

처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학교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해 주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이 법은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法 第23條 (벤처企業活性化委員會 ) 政府는 벤처企業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

議決하기 위하여 벤처企業活性化委員會 (이하 委員會 라 한다 )를 둔다 .

②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③ 委員長은 産業資源部長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中小企業廳長이 되며,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

하는 者가 된다 . <改正 98·2·28>

④ 기타 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시행령 제15조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

화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개정 98·2·28, 99·4·

30>

1. 재정경제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문화관광부차관 5. 농림부차관 6. 정보통

신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노동부차관 10. 건설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

부차관 12. 과학기술부차관 13.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15. 특허청장 16. 기타 벤처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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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학교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사해 주는 점은 이 위원회에서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벤처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규제를

완화시켜 주어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일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지원은 장기적으로 학교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법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수가 자유롭게 벤처기업을 운영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휴직 및 겸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法 第16條 (敎育公務員등의 創業時 休職許容)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이하 교육공

무원등 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國家公務員法 第71條第2項, 地方公務員法 第63

條第2項 및 私立學校法 第5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벤처企業을 創業하거나 벤처企業의 任員

으로 勤務하기 위하여 休職할 수 있다 . <改正 98·12·30>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 (産業大學 및 專門大學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의 敎員 (大學附設硏

究所의 硏究員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改正 98·12·30>

2. 國 公立硏究機關의 硏究員 (韓國科學技術院法 第15條 및 光州科學技術院法 第14條의 규정

에 의한 敎員 및 硏究員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3年 이내로 한다 . 이 경우 大學 敎員의 休職期間은 敎育

公務員法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任用期間중의 殘餘期間을 초과할 수 있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學의 敎員이나 國 公立 硏究機關의 硏究員이 6月 이상 休職하

는 경우에는 休職日부터 당해 大學 또는 國 公立硏究機關에 그 休職者의 數에 해당하는 敎員

또는 硏究員의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法第16條의2(敎育公務員등의 兼任 또는 兼職에 관한 特例) ① 敎育公務員등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

는 政府出捐硏究機關(國防分野의 硏究機關을 제외한다)의 硏究員은 그 所屬機關의 長의 許可를 받

아 벤처企業의 代表者 또는 任 職員을 兼任 또는 兼職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에 대한 許可는 職

務上의 能率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屬機關의 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敎育公務員法 第18條第1項 및 協

同硏究開發促進法 第6條第4項의 規定 의한 兼任 및 兼職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本條新設 98·1

2·30]

이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교수는 학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최대 3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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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임 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학교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본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 당국이 벤처

기업의 운영을 허락받은 교수의 휴직을 지원하여 당해 교수의 기술 축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산가능한 상품 종목을 선정한 후 학교기업을 운영하

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법은 대학과 연구기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실험실공장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法 第18條의2(實驗室工場에 대한 特例)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築法 第14條第

1項·同法 第45條第1項 및 大德硏究團地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所屬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 實驗室工場을 設置할 수 있다 .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의 敎員

2. 國 公立硏究機關 또는 政府出捐硏究機關의 硏究員

3. 科學 또는 産業技術分野의 硏究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硏究員

② 實驗室工場은 生産施設用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合計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實驗室工場의 總面積 (實驗室工場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당해 大

學 또는 硏究機 關의 建築物 延面積의 2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

(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 이하 같다)은 實驗室工場에 대한 工場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工

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 ⑤ 實驗室工場

의 設置·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本條新設 98·12·30]

■ 시행령 제11조의4(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공

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o 시행규칙 제7조의2(실험실공장설치승인신청서 등 ) ① 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

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배치도

위의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험실공장의 설치 및 변경

승인신청서의 서식은 다음의 〔시행규칙 별지 서식]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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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서식]

□ 설 치
실 험 실 공 장 승 인 신 청 서

□ 변 경

처리기간

7일

실험실

개 요

실 험 실 명 소 속
책임교수 (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T EL : )
실험실

공 장

내 용

실험실 총면적 (㎡ )
생산시설

면 적 (㎡ )
제조시설명세

사

업

계

획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사 업 내 용

업 종 생산제품명 가동예정일

(산업분류 : )

변 경

내 용

구 분
생산시설

면적 (㎡ )
제조시설명세

대표자

성명
업 종 생산제품명

변 경 전
변 경 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8조의2제 1항 ,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 설치 (변경 )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 관 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없 음

2. 제조시설 배치도 1부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 설치 (변경 )를 승인합니다 .

o 승인조건 :

년 월 일
기 관 장 인

49284- 21811민 210mm 297mm

98.12.28 승인 (신문용지 54g/ ㎡ (재활용품))

학교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공간이 확보되는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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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이 시설을 확대하여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 확인

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法 第25條(벤처企業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企業은 당해 企業이 벤처企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中小企業廳長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要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요청절차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 시행규칙 제8조 (벤처기업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절차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 본다 . < 개정 98·3·

3, 99·5·17> ②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신청

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매출액 연구개발비 또는 수출액을 나타내는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인회계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한 공인회계

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3. 세무사법 제13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③ 및 ④ 삭제 < 98·7·25> ⑤ 기타 벤처기업에 해

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98·3·3, 99·5·17>

이 규정에 근거하여 장기적으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

산하게 될 제품의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교수를 적극

지원하여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이를 발전시켜 학교기업의 생산 제품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해 지원되는 벤처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기업의 발전 가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현

재 이 법에 따른 전문대학내의 벤처기업과 학교기업은 동등한 개념내지는

사업 유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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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은 명확하게 법을 통해 그 개념과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고 있으나 학교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벤처기업을 학교기업으로 소개하기도 하나, 이는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

생들이 부분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여 유사한 구성 요소를 소유하

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도 이들 사례를 일종의 학교기업으로 분

류하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양자를 동일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벤처기

업은 교수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의 벤처산업을 육

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학생 교육과의 연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

지 않으나, 학교기업은 교수의 기술을 통한 제품 생산보다는 학생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양자는 차이가 있다. 생산 품목에 있어서도

벤처기업은 제조업, 정보산업, 지식산업 등의 상품 종목을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기업은 일상 생활품이나 식용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

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운영을 통해 교

수의 기술을 축적할 때, 이를 기반으로 학교기업의 제품을 선정하는 일이

용이해 질 것이다. 둘째, 학교내의 사업운영 경험은 향후 학교기업 운영시

필요한 노- 하우 (know - how )를 축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벤처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부분적이나마 실습 등을 통해 관련 과의 교육과정과

연계를 시도하는 일도 학교기업의 운영에서 강조되는 교육성 추구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벤처기업이

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학생의 교육을 위한 요소와 절차를 결합시켜 운영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정부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문대학이 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일은 향후 학교기업의 운영에 촉

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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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교육관련법

학교기업을 포함한 전문대학에서의 교육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고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시행령 , 사립학교법 과 사

립학교법시행령 ,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

령 ,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고등교육법 (1997. 12. 13)의 제22조 ②항은 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

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 대학에서는 실습학기중에 학교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학생에게 학점

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제49조에서는 전문대학에 전

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 고등교육

법시행령 제58조 ①항에 따라 학위과정으로는 운영 불가)을 통해 학교기업

과 관련을 맺고 있는 과의 졸업생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③항에 따라

졸업후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 소유자)을 대상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 (1998. 2. 24)의 제7조는 겸임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

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과 초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

지 않더라도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해 임용 또는 위촉)을 임용 또

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

내 정규 교수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들 교원을 외부에서 영입하여 활

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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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현재 전국의 전문대학 숫자는 158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국 공

립은 15개 (9.5% ), 사립은 143개 (90.5% )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8: 19)

사립의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법 (1999. 11. 21 개정)과 사립학교법시행령 (1998. 11. 3 개정) 상의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 의 제6조는 당해 학교가 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

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법제6조 (사업)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다 . (개정 97. 1. 13)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와 계

획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의 종료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 4. 7)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

야 한다 .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업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

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

■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신고 )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에 신고

할 수익사업의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0. 7. 19)

1. 사업의 경영방법

2. 연간사업계획과 손익추정

3. 수익금의 사용방도

1997년에 개정된 이 규정에 따르면, 당해 전문대학은 학교의 재정이 어려

운 경우에 관할청인 교육부에 사업의 종류와 사업운영계획을 신고한 후 관

련 사항을 공고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지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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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 안에서 라는 단서를 설정함으로써 대학내 교육을 저해하는 사업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 여러 전문대학이 운영하는 학교

기업은 바로 이 규정에 의해 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학생과 교수의 참여 범위 제한 등과 관련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

에서 라는 단서 조항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법인이 학생과 교수에게

비공식적으로 역할을 강요하여 수익성을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활성화 추구 대책에 대한 검토 차원에서 이 조항을 개정

하여 학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수의 수업 진행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이나 교수의 생산활동 강요 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는 등

의 보다 구체적인 제한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교육중심의 학교기업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조항에 제 항에 규정된 특별회계에 따

라 학교기업의 운영을 통해 확보된 수익은 교육에 재투자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학교기업 운영시 예 결산

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 제29조는 학교기업의 운영시 고려해야 할 회계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 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 99. 1. 2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

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예산 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학교의 장이 구성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

다 .(개정 90. 4. 7)

예산 결산자문위원회는 10인 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90. 4.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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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만 , 차익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81. 2. 28)

이 조항에 따르면 향후 학교기업을 운영할 때에는 학교기업의 예산은 일

반업무회계와는 구별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

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의 수입은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 즉 학교기업의 운영시 학생들의 등록금을 투자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제시한 이 법 시

행령의 제13조 항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 세출)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위의 시행령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비는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충당

할 수 없다. 이 같은 여러 제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비에

서 학교기업 운영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

라서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사례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며,

학교기업의 기초 자금 (seed money )은 학교재단에서 투자하되, 향후 이익이

확대될 때는 이를 재투자하여 투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활성화 대책으로는 다음에

제시한 이 법의 제43조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을 제안할 수 있다.

■ 법 제43조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0. 4. 7)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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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90. 4. 7)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

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

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

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90. 4. 7)

이 조항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기업이 전문대학 교육에 유용한 교육프로그

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전문대학으로 하여금 재정보조 신청을 권유한 후

이에 대해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당해 대학의

대학법인을 통한 학교기업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이차적으로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경우, 대응투자 (matchin g fund )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

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대책 중에서 가장 유용한

대책으로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사업에서는 학교기업의 운영을 강

조하고 있으므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바람직한 운영 목표와 운영 방식

에 따라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을 지원하는데 있

어서 중요한 점은 지원하는 재정을 학교기업의 시설 설비와 기자재 구입비

에만 활용하도록 제한하지 말고, 운영비의 활용을 인정하여 공간 임대료, 연

구비(학교기업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관계자들 (지역사회 인사, 사업

품목 생산 업체 전문가, 상품 디자인 전문가, 사업운영 전문가 등)과의 회의

비 및 공동작업비, 참여학생의 실험 실습비 등 다양한 운영비를 인정해 주

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기업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운영되는 사

업이므로 단순히 시설 설비와 기자재의 구입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활성화

를 기대하기 어렵고, 다양한 운영비 인정을 통해 관련 교수와 학생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이 상호 연구하고 협력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동시에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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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해 학교 관계자들의 적절한 예산 운영 유도를 위

해서는 항에 따라 관할청인 교육부가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를 받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부적합한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시한 법 제46조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

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법 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학

교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0. 4. 7)

1.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

적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주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학교기업

운영시 고려할 점과 추진 가능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이외에 대학 내에서 실험 실습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생산품의

판매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음에 제시한 이 법의 시행령 제13

조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 세출)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수업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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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5호에 제시되어 있듯이 전문대학은 학생의 실험실습에 생기는 생산

품 등의 판매대금 을 세입으로 편입하고, 법 제29조 ⑤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당해 학교의 예산 결산자문위원회의 의 자문을 받은 후 학교법인 이사회

의 심의 의결을 통해 학장이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실습 과정을 제품

생산과정과 연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그 이익을 교비의 세출로 편성하여

학교기업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학교기업 운영에 필

요한 재정을 마련하기에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수익 창출의 부담으로

인한 실험실습 교육의 왜곡화 등이 염려되므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학교기업의 운영시 학교

법인의 일부 재정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추진가능한 방식으로 고려해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3 )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시행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에서는 학교기업과

관련된 조항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학교기업을 산학협동 사업의 한 예로

규정해 볼 때, 산학협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만이 법 제3조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 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 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 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이 조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 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를 적극 지원하는 책무를 갖는다. 따라서 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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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의 학교기업 운영이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법에서 학교기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사해 주는 내용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즉 각 지방의 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지역의 상공회의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노동관서의 장, 지방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

사무소장 포함)과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당해 지역의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될 때,

학교기업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전문대학 교수의 실험실 공

장 설치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의 규정에 따라 각 지역의 중

소기업사무소가 관여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사업에서도 전

문대학 교수와 중소기업사무소의 관계자들이 만나고 있다. 따라서 이 위원

회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기업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는 일은 전문대학에서의

운영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교육부는 1999년 3월에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지역 내 산학협력 및 산업기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현장실습의 문제점과 교육 목적보다는 취업경로 개발 및 인력공급

을 위한 경제논리에 편중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

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현장실습 의무사항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현장실

습이 개설 운영되는 기간 및 시간 수에 따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인정

기준은 10개월- 1년 (2개 학기 학습인정), 5- 6개월 (1개 학기 학습인정), 30- 40

일 (1개 학기 학습인정분의 4분의 1 이내 학습인정), 34- 40시간(대학 및 전문

대학은 32시간 이내로 하고 2학점 이내 학습인정)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교기업의 활성화 대책 고려 차원에서 이 규칙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

가 있는 사항은 이 규칙에 학교기업 운영을 산학협동의 일례로 포함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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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운영에 참가한 학생의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의

추진이다. 현재 이 규칙은 산업체 현장에서 수행되는 현장실습만을 국한하

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체현장실습에 준하는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기업을 학교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그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현장의

존적인 실습에서 탈피하여 학교가 주도적으로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제고시

켜 주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규칙을 개정하여 학교기업 등 산업체현장실습에 준하

는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장지향적 프로그램 (w ork - b ased program )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인정 기준과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명시화하는 방안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 산업인력구조고도화지원을위한촉진법 의 제정

학교기업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

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1999년 4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 5

개년 계획 에서 제안한 산업인력구조고도화지원을위한촉진법 에서 학교기

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법은 기존의 산업교육지원법 을 대치하는 차원에서 현재 구상 단계에

있으나, 이 과정에서 산학협동의 적극 지원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

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다양화 추구를

위해 산업체현장실습 이외에도 산학협동교육에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 운영,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정보의 교류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학교기업을 산학협동 사업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평가인정 해주는 산학협동 평가인정제도 의 도입

에 관한 조항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기업 등과 같은 현

장지향적인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평가 인정해 주고 이를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규정도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이 법에 반영이 요구되는 사안은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는 각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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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향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실태와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주기적 점검 대책을 규정하는 조항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지향성 제고, 올바른 운영 방향 유도, 국가재정의 적정 활용

등의 효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지향적 프로그램의 개

발 및 보급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 현장의 교수 스스로 혹은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 등을 지원해 주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다 . 사업운영 관련법상 예외준칙 적용 추진

지금까지는 학교기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는 정부의 지원 법령, 그리

고 전문대학의 교육을 규정하고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을 지원해 주는 법

령에 관해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 법령의 개정 혹은 신규 법령의 제정

을 통한 학교기업 활성화 대책의 방향을 논하였다. 그러나 학교기업의 활성

화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논의도

필요한 실정이다.

제조업 분야의 상품을 중심으로 독립법인을 설치하여 규모가 큰 학교기업

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저촉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운영을 기획할 때에는 제품이나 서비

스 품목의 선정과 학교기업의 운영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일이 요청된

다.

규모가 큰 제조업 분야의 상품을 생산하는 학교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공간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국

토건설종합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 도시계획법 ,

건축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시설 설비와 관련하여서는 각종

대기 및 환경오염 방지법, 재학생 이외의 근로자 채용시에는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법 , 의료보험법 , 식품제조의 경우에는 각종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학교기업의 운

영과 관련하여 구상하고 있는 제품 선정시에는 이들 법령에서의 규제 사항

- 111 -



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교수들

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업자

원부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에 응하고 있어

서 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서적들이 이에 관한 내용

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일도 요청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위 대학에서 규모가 큰 학교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까다로운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일이 학교기업의 운영을 활성화시키

는 데 큰 저해 요인으로 제기되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연구진의 현

장 방문 조사시에도 확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전문대학의 학

교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예외 준칙을 마련해 주는 일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제정한 산업인력구조고도화지원을위한

촉진법 에서 학교내 공장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제23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부를 포함한 15개 정

부 부처의 차관이나 위원장 및 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이 위원회에서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의 학교기업 운영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규

제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 . 교육부의 지원 대책

학교기업은 최근 교육부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하고 있는 전

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사업이다. 물론 과

거 1970년대에도 일부 직업교육기관과 훈련기관에서 이 개념에 해당하는 사

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한 때 이 활동이 중단된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9년도의 경우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은 하위 영역 (전문대학 정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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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문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전공동아리 및 실고생 경진대회, 전문대학

구조조정, 우수 공업계 전문대학, 우수 자연계 연구소, 향토산업기반 거점대

학, 실업고와 전문대학의 연계교육 등)에 따라 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여 총

1,44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 중 학교기업의 운영과 관련을 맺는 사업은 전문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과 향토산업기반 거점대학 영역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학교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에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향토산업 관련

학교기업 실적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고 있다(교육부, 1999b ). 그러나 아직까

지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하위 평가지표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1999년 3월에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 을 발표하면서

8대 과제중 4번째 과제 (지식강국이 초석으로서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

학)의 하위 과제로 (4- 5) 평가와 재정 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

진 을 설정하고 이의 일환으로 대학의 학교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지원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100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증

대시켜 2003년에는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관한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1999a : 128- 29).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 확

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그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4- 5. 평가와 재정 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

□ 대학의 학교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지원

2000년부터 지도교수의 추천과 지도를 받은 대학생 학교기업에 대하여 창업 자금 융자

제도 신설 지원 : 대학별 학교기업 육성계획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융자금 지원

학교기업이 성공하여 융자금을 상환하는 정도에 따라 지원 확대 : 융자 상환액은 해당

대학이 새로운 학교기업으로 재융자 할 수 있도록 지원

4 . 전문적인 사업 기법을 동원한 학교기업 운영

학교기업의 운영은 단순한 교수- 학습 활동의 차원을 넘어서 사업운영이라

는 전문영역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에 참여하는 교수와 관계자들의 전문적

인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업관리라는 차원에서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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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관리하여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하에서는 규모가 큰 상품을 생산하는 학교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자 한다.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웹싸이트인 산업정보망 (http :/ / w w w .iin .

co.kr )은 제조업 창업의 기본 절차를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Ⅳ- 1] 제조업 창업의 기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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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한 창업 절차를 전문대학에서의 학교기업 운영에 그대로 적용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창업 절차를 참고하여 학

교기업 운영에 적용하는 일은 학교기업 운영의 전문성 추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관심은 수익성보다는 교육성을 추구하는 학교기

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학교기업에 관한 전문가인 스턴 외 (St ern

et al., 1994: 119- 32)가 제시한 학교기업의 설립과 운영상 유의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① 사업 종목 결정의 신중, ② 지역사회내의 타 산업체

와의 경쟁 지양, ③ 상품과 서비스의 적정한 가격 결정, ④ 적절한 시설의

확보, ⑤ 유능한 전담 교수와 행정 직원의 채용, ⑥ 학생 선발 과정의 적절

성 확보 등이 학교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의 절차와 고려 사항

및 추진 과제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내용은 주로 벤처기업육성

에관한특별조치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험실 공장 을 학교기업으로 발전시

키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소규모의 학교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단계나 절차가 있을 수 있다.

가 . 시장 분석과 품목 구상

첫째, 사업 종목의 결정에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학교기업을 운영하

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을 잘 선정하는 일은 학교기업 운영의 성패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요가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

정하게 되는 경우에 학교기업은 적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당초 설정하였던 교육목적 (학생의 현장 적응력 제고, 예비 창업

가 양성 등)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둘째, 학교기업의 종목 선정은 당해 학교 교수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특산물이나

특화산업을 고려하여 이를 교수의 기술과 연계시킨다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 지역과 연계된 산학협동

- 115 -



을 강조하고 있고, 이 경우에 지역사회로부터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공공 단

체나 경제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가능한 한 지역사회내의 타 산업체와의 경쟁을 지양하여야 한다. 즉

이미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학교기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때

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비가 주민이 운영하는 사업과 경쟁 상태에 있는 학교기업을 지원해 주는 일

은 납세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상품과 서비스의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득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정하는 경우에 가

격을 낮게 책정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움을 줌으로써 긍정적인 효

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업체에 타격을 주어 부정적인 결과를 유

발시킬 수도 있다. 또한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확보에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한편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수입 감소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신중한 과정을 거쳐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학

교기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을 교육적인 차원

에서 경험하게 해 준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나 . 자금 조달 방법 구상

학교기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이전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종목의 선정,

그리고 학교기업의 운영 형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도자기 생산이나 농산물의 생산과 같이 기존의 실습 시설을 이용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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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소규모의 법인 지원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목제 욕조, 식초, 식품, 멀티미디어 등의 제품

을 생산하거나 외국에서의 사례처럼 학교 내에 규모가 큰 레스토랑이나 호

텔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다양한 시설과 설비를 설치함

은 물론 독립 법인의 설치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재정을 지속적으

로 투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상품의 개발은 기본적으로 상품 제조 기술을 필요로 하며, 기술 개발 비

용이 뒤따르게 된다. 전문대학 내에는 학위 과정이나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소유한 교수가 많지만, 대학 당국에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법 이외에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 등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사업이나 벤처 창업 지원사업에 교수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학교기업의 종목 선정과 연계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내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운영 프로그램을 교

육부가 지원하는 전문대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시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발

전시키고 이를 통해 재정을 지원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

성화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기업 운영을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향후에도 교

육부는 특성화 교육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 방안의 적극 추진이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교 내에서 재정을 확보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

다. 그것은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계상하는 일이다. 단지 시설

설비 확보에 필요한 비용만을 확보하지 말고, 학교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비, 상품 디자인 비용, 마케팅 비용, 홍보자

료 개발 비용, 참여 학생의 실험 실습비 확보 등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비용의 충분한 계상없이 물리적인 시설과 설비

를 확보하는 비용만으로는 학교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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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공간 확보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학교기업은 대체적으로 대학 내

에서 다른 과 혹은 대학 내의 다른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경쟁하면서 학교

내에서 운영된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

담당 교수는 타 과 (科)와의 경쟁 상태에서 적절한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경험하고, 학교기업 운영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업

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공간 및 시설 확보에 따른 재정 확

보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리한 규모의 학교기업을 개시하는 일은 위험을 수

반하게 되므로 신중한 종목 선정과 공간 및 시설의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따라서 당해 대학의 여유 공간 확보 여부, 재정 조달 가능성, 학

교기업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채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일이 요청된다.

라 . 마케팅 전략 구상

학교기업을 통해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산출해 내는 일 못지 않게 중요

한 과제는 산출된 상품과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는

일이다. 학교기업이 성공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익 확보는 필수적이다. 학생

들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산출은 물론 그 결과를 잘 홍보하고 판매하여 수익

을 올리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학교기업의 교육 전략이다.

따라서 학교기업은 기획→디자인→생산→홍보 및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학교기업은 기술을 소유한 교수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사업이

다. 즉 학교기업의 성공은 사업기획전문가, 생산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및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종합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당국에서는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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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하여 교내에 담당 교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

고, 이들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기업 운영 전반의 기간에 외부 전문

가를 동참시키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마 . 종합계획서 작성

학교기업은 종합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사업운영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내의 관련 과 차원에서 수립하는

계획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대학 당국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종합계획서 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과 세부

실천 목표, 학교기업의 운영 절차 및 단계별 추진과제, 안정적인 재정 투자

방안, 공간 및 시설 확보 방안, 운영조직 구성 방안, 대학내 전담 과와 그

과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정, 법인 설립시

학교와 학교기업 (법인)간의 관계 규정, 연도별 평가 계획, 향후 발전 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종합계획을 단위 과에서 수립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학교

법인의 행 재정 전문가는 물론 사업전문가의 초빙이 요청된다. 아울러 산업

자원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창업관련 정보(예를 들면 산업정보

망 : http:// www.iin .co.kr, 중소기업청의 창업정보센터 : http:// changup. smipc.or.kr,

민간이 운영하는 Inno- Net : ht tp :/ / w w w .innonet .nm .kr )를 최대한 활용하는

일이 요청된다.

바 . 생산활동과 관련 과 (科 )의 교육과정 연계

학교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시하여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학교기업에

서의 상품 및 서비스 산출 활동과 참여 학생의 학습 활동을 최대한 연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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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일이다. 이 연계 체제의 구축없이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

나 사회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즉 학생의 참여와 이들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이 없이 수익 확보만을 위해 운영되는 학교기업은 학교재단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정부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

해 주어야 할 당위성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학교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재단의 수익확보가 아니라 학생에게 현

장 감각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 등을 전수시

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기업 운영의 전 과정에서 학생의 적극 참여가

필수 조건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교수의 상품제조기술을 중심으로 대량의

상품을 만들어 내고, 학생은 옆에서 구경하거나 단순 업무를 지원하는 조교

로서 참여하는 형태는 정부나 사회가 관심을 갖는 학교기업의 유형이라고

볼 수 없다.

학교기업의 상품 생산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과에서는 어떠한 형태

든 학교기업의 생산 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상호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생산활동을 실습과정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기획→디자인→생산→홍보 및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학교기업

운영 과정 속에서 참여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학

생들 스스로가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해 보게 하며, 담

당 교수는 옆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 주고, 일정 기간마다 그간의 생

산참여 활동에 대해 토론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학

생들이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학생들은 우수한 예비창업가로서 육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험을 근간으로 직업세계에서 적응력을 크게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운영은 담당 교수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운영에 요청되는 중요한 자원인사 중의 하나는 외부에서

채용하는 전문기술자라고 할 수 있다.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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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재화의 산

출 과정에 근로자로 참여하는 동시에 담당 교수를 보조하여 학생들에게 다

양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도함은 물론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들의 채용은 학교기업

운영을 위해 필수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 . 학교기업의 운영 개시

학교기업의 실제적인 운영은 대체적으로 사업 등록→학교내 각종 규정 제

정→직원 채용→학생 모집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업 등록 단계에서는 종목에 따라 행정관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

류를 제출하고 사업 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과

제는 지방의 중소기업청에서 종합적인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정확한 정보수집

미숙으로 추후에 제재 (대기 환경 오염 문제, 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문제 등)

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학교 법인이나 대

학 당국의 행 재정 전문가를 동원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률 상담 등을 의

뢰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일부 담당 교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없다.

둘째, 학교 내의 각종 규정과 지침을 제정 공포하여야 한다. 가장 우선적

으로 제정하여야 할 문서는 학교의 정관이나 학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서에는 학교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

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기업의 운영을 위해 독립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는 대학 당국이나 학교법인과 학교기업간의 공간 및 시설 활용은 물론 다양

한 책무에 대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후 이를 문서화하여 제정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대규모의 시설과 설비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공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학

생과 일반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 등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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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전담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동시에 사업을 담

당하게 하는 일은 매우 무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수업

경감 방안, 이들의 성과 평가와 임금 및 승진 대책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담 교수를 지정하고 직원(전문기술자, 행정직원, 일반근로자)을 채

용하여야 한다. 우수한 기술과 학생지도 능력을 갖춘 교수를 배치하는 일은

학교기업의 성패 여부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 교수에게 요구되는 세 가

지의 능력은 ① 학생들이 학교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 ② 제품과 용역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르

쳐 줄 수 있는 능력, ③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현장 경력을 필수적으로 소유하여야 한다. 산업

체에는 이같은 조건을 구비하고, 현장보다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

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므로 이들을 모집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아울러 상품이나 서비스의 산출에 직접 참여하면

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내용을 지도해 줄 수 있는 현장 출신의 전문가를 채

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학교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커다란 변수 중의 하나는 학교기

업의 참여에 대한 학생의 관심이다. 관심이 없는 학생을 교육적으로 바람직

하다는 차원에서 강제로 참여시키는 일은 학교기업의 실패를 조장하는 일이

다. 따라서 적절한 기준으로 학생선발 방법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중도에 탈

락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은 학교기업의 성공적인 운영

여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지만,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중도

탈락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적극 참여시키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

생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학교기업 프로그램을 소개

해 주는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후 참여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

려할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한 선발 방식으로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취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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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심사한 후에 해당 학생과 면담을 실시하여 최종

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 학생 선발시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일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아 . 연말 평가 및 익년도 계획 수정 보완

연말에는 1년간 운영한 학교기업의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 내용은 종합계획서에서 제시한 운영 목적과 세부실천 목표의 달성 여

부를 중심으로 하고, 사업의 채산성 등 경제적 투자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

을 동시에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 방법은 교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

가단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방식과 외부의 전문가를 동원하는 외부평가를 동

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 과정에서는 기획→디자인→생산→홍보 및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학

교기업 운영 과정 속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점의 원인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한 비율

이 높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에 터해 우수공로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고 문제점

의 보완대책은 익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사회나 전문대학 관계자를 초빙하여 발표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사회에서의 창업 절차와 미국의 학교기업 전문학자의 강조

점을 종합하여 전문대학에서 학교기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

차와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그러나 이들 사항은 대규모의

학교기업 운영을 가정하여 논의한 결과이므로 소규모의 학교기업 운영시에

는 생략할 수 있는 절차나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들 과제를

모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위 대학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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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 절차와 과제를 적절히 수정 보완하여 학교기업을 운

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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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요약 및 제언

1 . 연구 요약

가 . 연구의 개요

이 연구에서 학교기업은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인 목적 하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면서 독자적인 교육과정 혹은 관련 과와 연계된 교육

과정의 운영을 통해 학생에게 현장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활동 을

의미한다.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학교기업은 교육적 경제적 지역사회 발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도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전문대학이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

의 현장실습에 대해 대다수의 산업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극 참여

하고자 하는 산업체의 경우에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전문 인

력, 소요 예산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에서 학교기업은 적극 운영해 볼 가능

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서 실제 적용

하는 과정에서는 극복하여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상황에서

극복하여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구명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이론적인 접근을 통한 학

교기업의 목적과 운영 원리 분석, 그리고 운영상에 제기되는 쟁점의 분석,

국내 외의 학교기업 운영 실태 분석,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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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당해 대학의 추진 과제 개발 등으로 구성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 방법은 국내 외 선행 연구 분석, 전문가 협의회,

국내 외 운영 실태 조사, 연구협력진의 운영, 학교기업 운영 사례 발표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 (1999년 11월 11일) 개최 등이다.

나 . 이론 탐색 결과

학교기업은 생산교육 (product iv e edu cat ion )에서 그 역사적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천이 통합된 교육을 제공하면서 학교교육

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수익을 창출해보려는 실천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상가나 학자들의 관심사였다. 생산교육은 이론과 실천간의 단절을 메우

고, 교육의 수단으로써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이론

이다.

학교기업은 여러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간주되고

있다. 선행 학자들은 이들 기대 효과를 크게 교육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

회적 효과로 구별하고 있다.

학교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적으로 풍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

육과정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전문가가 되어 직

업세계에 진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효과를 열거해 보면

① 인문교과의 학습 결과를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제공, ②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적 운영 가능성, ③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내용의 학습 가능성, ④ 학생의 동기 유발과 학업성취 향상 기여, ⑤ 생산활

동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력 향상, ⑥ 생산활동의 참여 경험을 통한 개인의

생활 관리 능력 습득, ⑦ 팀워킹 (team w orking ) 능력의 습득, ⑧ 전문직업능

력의 습득, ⑨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초직업능력의 습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교기업은 경제적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이들 효과는 ① 학생의 취

업능력 제고를 통한 경제적 수익의 증대, ②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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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③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가능, ④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 교육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이외에 학교기업은 사회적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이들 효과는 ① 노동시장의 구성원이 될 학생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질

에 대한 관심 고취, ②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의 제고, ③ 중도탈락생의

예방 효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학교기업은 운영상의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예로

는 ① 사업 종목 결정의 어려움, ② 지역사회내 타 산업체와의 경쟁 상황의

어려움, ③ 상품과 서비스의 적정한 가격 결정의 어려움, ④ 시설 확보의 어

려움, ⑤ 전담 교수와 행정 직원 채용의 어려움, ⑥ 학교기업의 운영 과정에

서 학생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과 기술을 담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개편

의 어려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 . 학교기업의 국내 외 운영 실태

이 연구에서는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 도출에 참고하기 위해 학교기업의

국내 외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 덴마크, 중국 등의

국가에서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고, 국내의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기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교 학생에게 직업세계에서 필요

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기업의 궁극적인 운영

목적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이전 단

계의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면서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이 프로그램은 직업교육의 현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운영해 볼 가치를 지니고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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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에 대한 교육철학의 정립과 개념 설정이 필요

하다.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와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학교기업을 부족한

학교재정의 확보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고, 미국 등의 경제 선진국

에서는 이를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에게 학교- 노동시장 이동 을 원

활하게 지원해 주는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

나 덴마크의 생산학교 운영 사례에서와 같이 경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생산하면서 공부하는 고전적인 생산교육의 원리를 새롭게 실현해 보려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학교기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이전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이 무

엇인지에 대한 철학 정립이 요청되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기업의 개념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통용되는 학교기

업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지만, 과연 재정이 충분치 못한 우리의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

으로 수익성의 확보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성

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기업은 외국에서 사례를 참조하여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의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이 요

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국가에서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상

의 난점까지 파악하여 향후 활성화 방안 수립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의 경우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에서 적극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매우 종

합적인 과제의 운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

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생산활동과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

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쉽지 않은 점, 운영 목적상 교육성의 추구에

강조점을 두되 일정 정도의 수익도 확보하여야 프로그램의 효능성이 인정된

다는 점,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면

서 정의적인 자질까지도 가르쳐 주는 일의 어려움 등 외국에서 운영상 나타

난 문제점 및 발전 과제를 우리의 상황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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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매우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종합적인 운영 전략을 필요로 하는 학교기업의 구체적이고 전문적

인 운영 방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 프로그램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운영 전담 역할을 수행하

도록 하는 일은 한계점을 노정시킬 수 있다. 학교기업의 운영에는 교육전문

가는 물론, 기술전문가, 경영전문가, 지역사회의 자원인사 등이 공동으로 참

여하여 각자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서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는 무엇이고 이

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체화된 개념이 아닌 학교기업의 올바른 운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상의 내용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제 개정 방안의 수립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외 사례를 참조한 결과로 학교기업의 도입 방향과 운영 방안을 탐색하

고 그 방향으로 학교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 개정시 반영

되어야 할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 탐색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의 설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 교육적 차원, 2)

타 국가와의 비교 분석, 3) 지원 법령과 제도, 4) 전문적인 사업기법의 적용

등의 관점에서 가능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1) 교육적 차원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일은 여러 가지 한계점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문대학의 산학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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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과 일부 대학에서의 운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교육 효과의 추구를 기

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학교기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발견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활성화 가능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직업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즉 지식

과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배운 지식과 이론을 통

합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미래 세계를 대비하

는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에게 학교

- 노동시장 전이 (sch ool to w ork tran sit ion )를 용이하게 해주는 교육 내용과

방법, 그리고 이를 행 재정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마련이 요청된다.

2 ) 타 국가와의 비교 분석

첫째, 타 국가에서의 학교기업 운영 목적과 운영 형태를 살펴볼 때, 선진

국의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을 학교에서의 학습과 일의 연계성 강

화 및 졸업생의 창업능력 제공이라는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 비해

개발도상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학교 재정 능력 확대와 참여 학생의

등록금 확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이 교육위주로 운영되

어야 하느냐, 아니면 수익성도 인정되어야 하느냐를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교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종목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과 유사한 종

목을 운영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학생과 교수가 학교기업의 참여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조립 및 판매나 호텔 식당 경영 등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

에는 외부 전문가의 기술이나 자본의 유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학교기업에서의 생산활동과 교육과정간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는 점이다. 그러나 사업과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

는 두 영역간의 연계를 추구하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이 과제의 해결이 성

공적인 학교기업의 운영에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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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학교기업은 본질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전제 조건으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업장의 선정, 사업 종목의 선정,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의 창업 지원 등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협력을 요청하

고, 지역사회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풍토의 조성이 요청된다.

여섯째,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주로 지역 금

융기관의 융자 혹은 사업 종목 관련 산업체의 후원금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의 기술

지원 사업 혹은 우수 프로그램 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이 지원되고 있

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의 융자나 사업 종목 관련 산업체

의 후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 지원 법령과 제도

산업자원부 (법 제정 당시는 통상산업부)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 으로 1997년에 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상의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4년제 대학교와 전문

대학에 설치할 수 있는 벤처기업 과 실험실 공장 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학교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과 이 법령을 통한 학교기업 지원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이 법에 따른 전문대학 내의 벤처기업과 학교기업은 동등한 개념내

지는 사업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교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대안

을 탐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운영을 통해 교수의 기술

을 축적할 때, 이를 기반으로 학교기업의 제품을 선정하는 일이 용이해 질

것이다. 둘째, 학교내의 사업운영 경험은 향후 학교기업 운영시 필요한 노-

하우 를 축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벤처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부분적이나마 실습 등을 통해 관련 과의 교육과정과 연계를 시도하는 일도

학교기업의 운영에서 강조되는 교육성 추구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벤처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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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의 교육을 위한 요소와 절차를 결합시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

교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정부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문대학이 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지원사업

에 적극 참여하는 일은 향후 학교기업의 운영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에서의 교육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중에서 사립학교법 과 사립학교법시행령 , 그리고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에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7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해 전문대학은

학교의 재정이 어려운 경우에 관할청인 교육부에 사업의 종류와 사업운영계

획을 신고한 후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라는 단서를 설정함으로써 대학내 교육을

저해하는 사업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 여러 전문대학

이 운영하는 학교기업은 바로 이 규정에 의해 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활성화 추구 대책에 대한 검토 차

원에서 이 조항을 개정하여 학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수의

수업 진행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이나 교수의 생산활동 강요 등을 제한

해서는 안된다 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제한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교육중심

의 학교기업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제29조는 학교기업의 운영시 고려해야 할 회계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향후 학교기업을 운영할 때

에는 학교기업의 예산은 일반업무회계와는 구별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

고,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의 수입은 수익사업회계

로 전출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 즉 학교기업의 운영시 학생들의 등록금

을 투자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여러

제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비에서 학교기업 운영비를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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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사례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며, 학교기업의 기초 자금 (seed

m on ey )은 학교재단에서 투자하되, 향후 이익이 확대될 때는 이를 재투자하

여 투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법령을 통해 고려해 볼 수 있는 활성화 대책으로는 이 법의 제43조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기업이 전문대학 교육에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전

문대학으로 하여금 재정보조 신청을 권유한 후 이에 대해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당해 대학의 대학법인을 통한 학교기업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이차적으로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경우,

대응투자 (m atchin g fund )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

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대책 중에서 가장 유용한 대책으로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사업에서는 학교기업의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바람직한 운영 목표와 운영 방식에 따라 그 효과를 측정

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1999년 3월에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의 현장실습 의무사항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현장실습이

개설 운영되는 기간 및 시간 수에 따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기업의 활성화 대책 고려 차원에서 이 규칙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

가 있는 사항은 이 규칙에 학교기업 운영을 산학협동의 일례로 포함시키고

학교기업 운영에 참가한 학생의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의

추진이다. 현재 이 규칙은 산업체 현장에서 수행되는 현장실습만을 국한하

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체현장실습에 준하는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기업을 학교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그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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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학교기업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

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중인 산업인

력구조고도화지원을위한촉진법 에서 학교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4 ) 전문적인 사업기법의 적용

학교기업의 운영은 단순한 교수- 학습 활동의 차원을 넘어서 사업운영이라

는 전문영역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에 참여하는 교수와 관계자들의 전문적

인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업관리라는 차원에서 학교기

업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관리하여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진은 학교기업 운영의 흐름을 ① 시장 분석과 품목 구상, ② 자금 조

달 방법 구상, ③ 공간 확보, ④ 마케팅 전략 구상, ⑤ 종합계획서 작성, ⑥

생산활동과 관련 과 (科)의 연계 교육과정 개발, ⑦ 학교기업의 운영 개시,

⑧ 연말 평가 및 익년도 계획 수정 보완 등의 순서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하위과제가 무엇이지를 탐색하였으며, 이에 터한 구체적인 과

제를 제언 부분에서 제시하였다.

2 . 제언

가 . 정부의 지원 대책

1)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한 학교기업의 개념 및 목적 정립

(1 ) 정부의 학교기업 지원대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

(1)- 1 학생을 위한 교육목적의 달성을 강조하는 학교기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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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 중심의 운영이냐, 학교 교수와 학생 중심의 운영이냐의 구별보다

는 학교기업에서의 생산 판매 활동과 교육과정간의 연계(실습과정 설

치, 학점 인정 등), 학생 참여의 적극 유도, 수익의 재투자(시설 여건

개선, 실습비 투자) 등 교육적인 요소와 절차를 분명하게 포함하여 운

영하는 사례를 지원하도록 한다.

② 학생의 교육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특정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사례

는 사립학교법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으로 분류하고, 학교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재단이 학교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수단으로 분류

한다.

(1)- 2 학교기업이 전문대학 학생의 현장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혹

은 예비창업가 양성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 재정 지원 대책을 수립하

고 적용한다.

① 학교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을 제 개정한다.

②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2 ) 학교기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

는 새로운 법령을 마련한다 .

(2)- 1 교육부가 추진중인 산업인력구조고도화지원을위한촉진법 (가칭)에서

학교기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학교기업을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인 목적 하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면서 독자적인 교육과정 혹은 관련 과와 연계된 교육과정

의 운영을 통해 학생에게 현장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활동

으로 정의한다.

② 학생의 참여가 배제되고 학생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

으며, 수익 확보 위주로 운영하는 사업은 학교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도

록 규제 조항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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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학교기업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산업체 현

장실습에 준하는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조항을 설정한다.

④ 평가를 통해 정부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 2 위의 법령 제정시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에 학교기업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다.

① 학교기업에서의 생산활동 참여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실습으로 대체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실습기간 대비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교기업 참여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3 ) 학교기업이 교육적인 목적 하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

해 기존의 법령상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3)- 1 고등교육법 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학교기업의 운영을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대학에서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2

조 ②항에 학교기업의 운영을 실습으로 인정해 주는 조항을 추가 설정

한다.

②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운영에

관해 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①항에 따라 학위과정으로는 운

영 불가)하고 있는 이 법의 제49조에 당해 학교 졸업생 ( 고등교육법시

행령 제58조 ③항에 따라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 소유자)

을 당해 학교기업의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이들의 근무 경력을 학점은

행제 내에서 4년제 대학 진학시 인정되는 소정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

는 방안을 검토한다.

(3)- 2 사립학교법 과 이 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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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운영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① 이 법의 제6조에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경영

에 충당하기 위해 인정되는 수익사업 과 학교기업은 원칙적으로 구별

한다.

② 그러나 교육적인 요소와 절차를 분명히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학교법

인이 적극 투자함으로써 수익사업을 학교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②와 관련하여 인정하는 학교기업은 수익사업 중에서 교육적인 목적

과 학교법인의 투자 하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면서 학생을 위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④ 수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기업의 경우에도 특별회계에 따라

회계를 운영하고, 확보된 수익은 학교기업에 재투자하며, 그 결과를 관

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예 결산의 투명한 운

영을 유도하도록 한다.

⑤ 수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기업의 경우에도 교비회계의 수입

을 학교기업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의 발견시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도록 한

다.

⑥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

43조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되, 당해 대학법인

의 학교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여 대응투자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

도록 한다.

2 )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

(1 )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에 학교기업의 운영을 지원사업 대상으

로 포함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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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정부 차원의 학교기업 운영지원 대책으로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

(1)- 2 학교기업의 운영을 지원대상 사업의 독립적인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

고, 이의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여 재정지원과 연계시킨다.

(2 )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지표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고 , 이에 따라 평가한다 .

(2)- 1 평가 지표에는 다음의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교기업운영계획성 의 작성 여부와 그 적절성

학생의 교육을 위한 교육 목적과 목표의 설정 여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여부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여부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직 구성 여부와 구성원의 적

절성

학교기업 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적극적인 역할 부여 여부

상품 및 서비스 생산활동과 관련 과 (科)간 연계의 적절성

학교기업 참여 활동에 대한 학점인정 규칙 운영 여부

지역사회 전문가의 공식적인 참여 여부

학생의 참여 활동에 대한 교수의 교육 지도대책 수립 여부

학교법인의 재정 지원 여부

학교기업 참여를 통한 교육 효과의 적절성

학교기업 참여 학생의 취업 현황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

학교기업 출신 학생에 대한 산업체의 만족도

(2)- 2 평가 지표에 대한 점수 환산은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전반의 평가

틀 내에서 적정한 비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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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매년 초에 실행하는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시 전년도의 수행

결과와 당해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동시에 평가하도록 한다.

(3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

(3)- 1 당해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은 시설 설비 확보 비용 이외에 학교기업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2 운영비 내에서 인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도록 한다.

참여 학생의 교육지도를 위한 실험 실습재료비

지역사회 전문가의 기술 자문비

기술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에 대한 용역비

전문가와의 회의비

담당 교수 및 직원의 현장 방문 출장비

학생지도비

3 ) 지원 대책의 다양화

(1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학교기업의 운영 지원과 관

련된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1)-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의 제15조(교육부를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수립기관 명시)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부지

내 실험실공장 에서 학교기업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

는 조항의 신설 추진을 검토한다.

(1)- 2 이 법의 제23조 (교육부 차관이 포함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의 운영

명시)에 따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 학교기업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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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험실공장 을 지원토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주관하에 주요 경제 단체가 전문대학의

학교기업을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

(2)- 1 학교기업은 산업체가 필요한 직업능력을 제고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인

동시에 전문대학이 예비 창업가 양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주요 경제단체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

(2)- 2 지원 요청 대상 기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

조합 등으로 하고, 시설 설비 투자 및 기증과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

(3 ) 교육부의 지원으로 매년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

(3)- 1 교육부의 사업지원비를 통해 매년 연말에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

도록 한다.

(3)- 2 참여 대상 대학은 교육부의 재정을 지원받은 대학은 의무로 하고, 기

타 대학은 참여 희망에 따라 결정한다.

(3)- 3 사례 발표회에는 경제 단체의 관계자, 산업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참여 학생의 취업 지원 활동과 연계시킨다.

(4 ) 교육부의 지원하에 직업교육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학교기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인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제공해 주도록 한다 .

(4)- 1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 학교기업의 운영 절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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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하여 당해 전문대학 관계자들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4)- 2 이 기관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하거나 운영계획중인 전문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사례발표회 등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4)- 3 이 기관에서 학교기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 대책을 강구하는 연구

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나 . 학교에서의 활성화 대책

1) 학교기업의 운영 철학과 방향 수립

(1 ) 생산하면서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철학과 방향 정립

① 학교 시절에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

해 주어 전문대학 교육이 청년의 미래 직업세계를 준비시켜 주는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학교기업과 같은 삶 지향적이고 이론과 실제의 통합적 적용을 강조하

는 교육을 중시하는 새로운 교육 비전(vision )을 수립한다.

③ 지식과 이론위주의 직업교육에서 직업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배운

지식과 이론을 통합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

해 미래의 직업세계를 대비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을 강조한다.

④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learnin g by doing )을 넘어서 생산하면서 배우

는 교육 (learning by producin g )을 강조한다.

(2 ) 대학이 주관하는 현장지향 프로그램으로서의 운영

① 대학이 스스로 산업체 현장실습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

한 현장지향적 프로그램 (w ork - based program )을 개발 운영하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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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다.

② 학교기업을 현장지향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업체 의

존적인 프로그램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기업을 포함한 현장지향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에게 구체적

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침은 물론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태도와 가치관

을 동시에 가르치도록 노력한다.

④ 학교기업의 발전을 위해 교내에 설치된 창업지원센터 등의 산학협동

조직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벤처 동아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3 ) 수익성보다는 교육성 추구

① 학교기업은 대학의 어려운 교육재정 확보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학생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② 학교기업을 교육 목적 위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기업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됨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학생에

게 제공할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 투자한다.

④ 학교기업이 학생을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학생의 적극 참여

대책을 수립한다.

⑤ 수익위주의 학교기업 운영을 지양하여 사회의 전문대학 학교기업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도록 한다.

(4 ) 예비창업가 양성 과정으로 접근

①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미래에 근로자에서 창업가로 발전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 등을 동시에 가르친다.

② 학교기업을 포함하여 창업관련 교과와 프로그램(창업관련 선택 과목

확대, 전문대졸 창업자 특강, 창업 웍샵 운영, 이공계열 학생의 창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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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교과 필수화)을 개설함으로써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2 ) 학교기업의 운영 단계별 추진 과제

(1 ) 학교기업운영 종합계획 을 수립한다 .

(1)- 1 단위 과 수준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 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 대학 차

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한다.

(1)- 2 학교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법인의 수익확보가 아니라 학생에게

현장 감각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 등을 전수

시켜 주는 것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1)- 3 종합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과 세부 실천 목표

학교기업의 운영 절차 및 단계별 추진과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투자 방안

공간 및 시설 확보 방안

운영조직 구성 방안

대학내 전담 과와 그 과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학교기업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법인 설립시 이 조직과 학교 당국

및 학교법인간의 관계 규정

연도별 평가 계획

장기 발전 계획

(1)- 4 종합계획서 작성 과정에서는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창업관련 싸이트의 정보를 활용하고, 아울러 학교 내 외 행 재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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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사업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한다.

(2 ) 학교내 여건과 지역사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종

목을 결정한다 .

(2)- 1 지역사회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종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2)- 2 가능한 한 지역사회내의 타 산업체와 경쟁하는 종목은 지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반발을 예방하도록 한다.

(2)- 3 재학생의 졸업후 현장 적응력 제고에 도움을 주거나 예비창업가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주기에 적절한 종목을 선택함으로써 교육적

목적 달성을 강조한다.

(2)- 4 당해 대학의 (현장 출신)교수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종목

을 선정하도록 한다.

(2)- 5 지역의 특산물이나 특화산업을 고려하여 종목을 선정함으로써 향후

지역사회의 전문가나 공공 단체 및 경제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한다.

(2)- 6 산업자원부의 산업정보망 이 추천하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시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한다.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학교내 교수의 경험이나 특징을 할용할 수 있는가?

실패의 위험이 적은가?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가 ?

투자 예상 자본 규모에 적당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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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에 수요가 형성될 수 있는가 ?

투입비용에 대비하여 수익성은 높은가 ?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는 분야는 아닌가 ?

(2)- 7 시장 조사나 종목 선정시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이 과정을 시장조사능

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의 기회로 활용한다.

(2)- 8 다음의 예시를 참조하여 초기에는 운영 규모가 작은 종목을 선택하도

록 한다.

간단한 건축용 구조물 제작(조립식 구조물) 및 판매

기념품용 목제품 제작 및 판매

학교내 매점, 식당, 책방, 문구점 운영

실내 건축 인테리어 운영 (설계 및 시공)

잡화 (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T 셔츠)의 생산 및 판매

전통 기능 및 예술을 재구현한 제품 (전통 한지 제작 등)의 생산

및 판매

만화의 제작 및 판매

지역사회 홍보용 책자의 제작 및 판매

학생용 자료 인쇄물의 제작 및 판매

학교신문과 연감의 발행

연극 및 음악회 공연

원예 작물 생산 및 판매

소프트웨어 생산 및 판매

애니메이션 제품 생산 및 판매

지역사회 학생 대상의 라디오 방송국 운영

(3 )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투자할 수

있는 방안과 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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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① 학교기업의 상품 종목과 학교기업의 운영 형태 (독립법인 설립 여부)를

고려하여 장기적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한다.

② 소규모로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문대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시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재정을 지원받

으며, 대규모로 운영할 경우에는 독립법인을 설치하여 학교법인에서

적극 투자한다.

③ 세입은 학교재단의 지원금, 정부의 지원금, 상품의 판매를 통한 수익

금, 지역사회의 지원금 등으로 구성하고, 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3)- 2 사립학교법 의 제29조에 의거하여 학교기업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구

별되는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교비를 학교기업 운영비로 충당하지 않는다.

(3)- 3 학교기업의 세출 비용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필수적으로 계상한다.

즉 프로그램 연구 개발비, 상품 디자인 비용, 마케팅 비용, 홍보자료 개발

비용, 참여 학생의 실험 실습비 확보 등을 계상하도록 한다.

(3)- 4 장기적으로는 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축적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사업이나 벤처 창업 지원사업에 교수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이

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학내 연구비를 적극 지원한다.

(3)- 5 당해 대학의 여유 공간 확보 여부, 재정 조달 가능성, 학교기업을 통

한 상품과 서비스의 채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시

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 담당 교수 , 전문가 , 학생이 동시에 참여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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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학교기업을 통해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산출해 내는 일 못지 않게

산출된 상품과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전략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일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4)- 2 참여 학생들이 상품과 서비스의 산출 결과를 잘 홍보하고 판매함으로

써 수익이 증대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4)- 3 교내에 마케팅 전공 교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

하고, 없는 경우에는 학교기업 운영 전반의 기간에 외부 전문가를 동참시키

는 방안을 채택한다.

(5 ) 독자적인 교육과정 또는 관련 과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을 수립한다 .

(5)- 1 학교기업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산출 활동과 참여 학생의 학습 활동

을 최대한 연계시켜 학교기업을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① 대표적인 방법으로 생산활동을 실습과정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를 학

점으로 인정해 주도록 한다.

② 구체적인 직업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아울러 학생들

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장한다.

(5)- 2 전문적인 직업능력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등정신 기

능과 정의적인 기술을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① 학생들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접하게 되는 문제를 스스로 혹은

동료 학생과 협력하여 풀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문제해결

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② 학생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양의 제

품을 생산해 내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작업장에서 철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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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리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터득하도록 한다.

③ 학교기업 내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팀웍이 발휘하는 효과를 터

득하게 하여 팀워킹 (t eam w orking )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④ 학교기업을 운영하면서 담당 교수는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직무 태도(의사전달 능력, 리더쉽 발휘, 자리지키기, 손님에 대한 친절

한 태도, 작업장 청결 유지, 기타 직업 윤리)를 가르친다.

(5)- 3 기획→디자인→생산→홍보 및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학교기업 운영

전반의 과정 속에서 참여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해 보도록

한다.

(5)- 4 담당 교수는 학생의 의사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 주고, 일정

기간마다 그간의 생산참여 활동에 대해 토론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 방식

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직업세계의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준다.

(5)- 5 담당 교수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외부의 현장 전문기술자를 채용

하여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재화의 산출 과정에 근로자로 참여하는 동시에

담당 교수를 보조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도하도

록 한다.

(6 ) 학교 당국의 주관하에 학교기업 운영 개시에 필요한 행정 절차

를 완료한다 .

(6)- 1 대규모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 등록 단계에서 종목에 따라

행정관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인 허가를 받는다.

① 이 과정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상담을

받도록 한다. 특히 대기 환경 오염 문제나 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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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사업을 개시할 때에 학교 법인이나 대학 당국의 행 재정 전문가를 동

원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률 상담 등을 의뢰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소수의 담당 교수에게 일임하는 일은 지양하도록 한다.

(6)- 2 학교 내의 각종 규정과 지침을 제정 공포한다.

①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의 정관과 학칙에 포함시켜 이를

제정한다.

② 학교기업의 운영을 위해 독립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학 당국이

나 학교법인과 학교기업간의 공간 및 시설 활용은 물론 다양한 책무에

대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후 이를 문서화하여 제정하도록 한다.

③ 대규모의 시설과 설비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관리 지침

을 작성하여 공포하도록 한다.

④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일반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규정 등과 전

담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하도록 한다.

(7 ) 학교기업 운영 전담 교수를 배정하고 직원을 채용한다 .

(7)- 1 우수한 전담 교수를 배정한다.

① 다음의 능력 요소를 갖춘 교수를 책임자로 배정한다.

학생들에게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

제품과 용역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

② 산업체 현장 경력 소유자를 배정한다.

③ 전담 교수에게는 학교기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되 이에

준하는 행 재정상 재량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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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직원 (전문기술자, 행정직원, 일반근로자)을 채용한다.

① 전문기술자는 현장의 경력을 바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산출에 직접

참여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내용을 지도해 줄 수 있는 현장 출신의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한다.

② 이들에게는 당해 대학의 교수에 준하는 임금을 제공한다.

(8 ) 학교기업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 .

(8)- 1 참여 학생은 졸업 즉시 취업 희망 여부, 성적보다는 적성의 고려 등을

참조하여 선발하도록 한다.

(8)- 2 학생의 중도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적인 배분보다는 희망학생

우선 참여의 원칙을 적용한다.

(8)- 3 최종 참여 확정 학생에게는 미래의 취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취득을 원

하는 지식과 기술을 제시하도록 하며, 담당 교수는 이를 검토하여 향후 학

생지도 계획을 수립한다.

(8)- 4 학생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기업에 대해 소개해 주는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한다.

(9 ) 연간계획에 의거하여 학교기업을 실제로 운영한다 .

(9)- 1 학교 당국은 학교기업 전담 교수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도록 하고, 운영 여건의 형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적극 제공해 준

다.

(9)- 2 학교기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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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관련 조직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9)- 3 담당 교수는 중도 탈락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에게 지속적인 관심

을 갖고, 아울러 학생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 방법을 활용한

다.

(9)- 4 담당 교수는 학생이 습득해야 할 지식과 기술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

도하고 학생의 의문점 해소에 적극 도움을 준다.

(9)- 5 학교기업의 운영 과정 전반의 사안은 문서로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향

후 발전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 연말에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익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

(10)- 1 연말에 학교기업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① 평가 목표는 종합계획서에서 제시한 운영 목적과 세부실천 목표의 달

성 여부의 평가에 두고, 사업의 채산성 등 경제적 투자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을 동시에 실행하도록 한다.

② 평가 방법은 교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방

식과 외부의 전문가를 동원하는 외부평가를 동시에 적용하도록 한다.

③ 평가에서는 효과 측정 뿐만 아니라 기획→디자인→생산→홍보 및 판매

에 이르는 일련의 학교기업 운영 과정 속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

점의 원인을 분석한다.

(10)- 2 평가 결과에 터해 우수공로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고 문제점의 보완

대책은 익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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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지역사회나 전문대학 관계자를 초빙하여 발표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한다.

3 ) 대학 당국의 학교기업 지원 대책

(1 ) 학교기업 내에서의 학습 목표 설정과 새로운 평가 체제의 개발

①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교육 목표를 설정함과 아울러 학생의 학

습 결과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② 학교기업 내의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내용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과 이를 포함한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③ 학교기업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 (이론과 실제의 통합

교육 방법, 인문교과와 직업교과의 통합적 지도 방법, 태도 및 가치관

교육 방법 등)을 개발한다.

④ 대학 당국에서는 이들 연구 및 자료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적극 지원

하기 위해 공모 연구 등의 방식을 통해 연구를 활성화시킨다.

(2 ) 학교법인의 적극 투자와 지원

①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공간 확보 비용을 투자한다.

② 시설 설비 확보 비용 이외에 운영비 (참여 학생의 실험 실습재료비, 외

부 전문가의 기술 자문비 및 용역비, 전문가와의 회의비, 담당 교수의

출장비, 학생지도비 등)도 지원한다.

③ 특히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를 적극 지원한다.

④ 학교기업 전담 운영 조직 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행 재정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지원한다.

⑤ 학교기업을 통해 확보된 수입은 익년도에 전액 재투자하도록 한다.

⑥ 외부의 현장 전문가 채용에 적극 투자한다.

(3 ) 학사관리의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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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기업의 운영 지원을 위해 방학을 최대한 이용하고 이를 학습과정

으로 인정한다.

② 학기제 이상의 유연한 학습 기간 운영제도를 도입하고 학습 결과를 적

절하게 인정하도록 한다.

③ 졸업생을 종업원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심화과정 이수로 인정하는 방

안도 검토한다.

(4 ) 기여자 우대 시책 실행

① 참여 학생에게 적정한 근로 대가를 제공한다.

② 전담 교수 및 참여 교수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수익의 일부를 성과급으

로 제공하거나 연봉에 반영, 교수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소유

인정, 인사고과제도 개선을 통해 성과 평가, 휴직 인정, 수업부담 경감

등)를 제공한다.

③ 외부 현장 전문가를 연구교수 로 채용하여 학교기업 전담 요원으로 배

정하고 이들에게 교수에 준하는 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 )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① 국토발전종합계획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 안에 제안된 지역의 특산

물 및 전략산업을 파악하여 학교기업의 운영 종목 선정에 참조한다.

② 지역사회로부터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자본, 마케팅 전략 등

을 유치하고 전문가를 초빙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단위 대학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종목일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전문대

학과 컨소시움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상품을 기획→디자인→생산→홍보

및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 . 후속 연구 과제와 추진 과제

이 연구에 이어서 향후 학교기업의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후속 과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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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기업에 적합한 교과 통합 연구가 요청된다. 우선적으로는 각 대

학의 인문 사회 과학 분야의 교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내용과 학교기

업에서의 생산활동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교육

과정과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물리학, 수학, 화학, 생물학, 그리고 사회과

학 교과에서의 많은 원리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연관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이들의 원리를 반영하고 실제적이며 흥미로운 교육과정과 이를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수- 학습자료의 개발 원리에 대한 연구

와 이 연구에 터한 자료개발이 요구된다. 이들 과제의 수행은 학교기업의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학교기업의 다양한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프로그램

이 초기 운영 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 추진이 어려우나

향후에는 이 프로그램의 긍 부정적인 효과를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 학교기업을 학교법인의 수익 확

보 대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같은 연구

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 연구의 결과는 학교기업의 한계점을 극복하

고 장점을 최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기업

에 대해 정부의 재정을 지원해 줄 것이냐의 판단에도 매우 유용한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기업을 창업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기업은 근로(노동)와 교육이라는 두 요소간의 결합이 강조되

어 왔지만, 이제는 세 번째 요소로 창업 이라는 요소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소규모

사업의 창업가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지도 방법이 구안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기업은 전통적인 교육 모형에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한 학사제도 운영 방

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정책 방안에서 제시한 바 있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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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학기 운영 기간 이외의 시간(방과 후 시간 혹은 방학기간)에 학교기업

활동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정규 교과 이수와 동일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 학교기업 활동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고 참여 기간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연구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전통적으로 교수의 양성과정은 지식이나 교과가 아닌 인간을 교

육시켜야 하는 학교기업의 운영에 부적절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

교기업 운영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와 실제적으로 운영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생산기술, 생산조직과 관리, 생산활동과 교육의

통합 방법, 판매 전략, 기업경영 연구 등에 관한 학습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교에서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

구가 요청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전문대학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

에 실업계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우리 나라 교육 전반에 있어서 생산활동을 경험하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젊은 창업가들이 배출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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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A Study on Measures to Facilitate the Operation

of School- Based Enterprises in Korea

Korea Research In stitut e for Vocat ional Edu cat ion & T raining

Researcher - in - Charg e: T ae- Hw a Jung

Research Staff : Byun g - Jun Yi

A . Purpo s e of S tu dy

School- Based Enterprise (SBE ) is defined in this stu dy as any

sch ool- spon sored activit ies that en gag e a group of student s in produ cin g

goods and serv ices as part of their sch ool program s . Both in dev eloped

an d dev elopin g countries , th e operat ion of SBE s for education al purposes

has been relativ ely frequ ent in connection w ith v ocation al schoolin g .

Studies hav e prov ed that SBE s w ould produ ce v ariou s ben efit s in

addit ion to edu cat ional out comes . Som e of them , how ev er , hav e point ed

out that it w ould n ot be easy to run b oth a bu sin ess an d academic

cour ses in school environm ent .

T he purpose of this stu dy is to inv est ig at e current st atu s of SBE s in

v ocat ional colleges and thereby to dev elop v ariou s m easures that

facilit at e the operat ion of SBE s of v ocation al colleg es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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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M eth ods an d Proc e dure

T he study adopted sev eral r esearch m eth ods . Review of the relat ed

lit eratures focu sed on philosophical an d theoretical backgroun ds of SBE s .

Int erview s w ith profes sor s an d administr at iv e st aff inv olv ed w ith th e

SBE s in v ocat ional colleges w ere h eld in order to inv estigat e the current

st atu s . Structured qu est ion it em s w ere dev eloped and u sed for th e

int erview . Result s of int erview s w ere supplem ented by w ritt en m aterials

provided by each colleg e.

A series of conferences w ere held w ith th e authorit ies from

gov ernment office, v ocat ional educator s , profes sor s in v ocation al colleg es

w ith a view to dev elopin g m ea sures that facilit at e the operation of SBE s .

F inally a semin ar w as h eld to present out comes of the stu dy and discu ss

the dev elopm ent direction s an d feasibility of m easures .

C . M ajor F in din g s

1. Philosophical an d theoret ical backgrounds of SBE

T he idea of SBE origin at ed from produ ct iv e edu cat ion . M ain idea of

produ ct iv e education w as to gen erat e rev enu es by selling g oods produced

by student s to offset the cost s incurred from running a school.

Produ ction edu cat ion w a s a th eory th at w as more akin to the education

of Spart a than to that of Athen s . E arlier propon ent s w ere John Locke,

Robert Ow en , Jean Jacques Rou sseau , an d Joh ann H einrich Pestalozzi.

T h ey adv ocat ed a educat ion al th eory focu sin g on combining education

w ith product ion at sch ools .

John Dew ey is the m ain edu cat ional th eorist in Am erica w ho realized

an d support ed the v alue of combinin g productiv e activities w 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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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learnin g as an educat ion al sy stem . H e described th e objectiv e

of produ ctiv e education a s enabling stu dent s to pick up the thread of life

in his community by givin g him an under st an ding of the elem ent s of the

occupation s that supply man ' s daily n eeds .

Product iv e education has play ed a major role in the edu cat ional

thinking of W estern pedag ogues a s w ell as of th ose in th e third w orld

nation s . It offer s th e th eoret ical backgroun ds of SBE in recent y ear s .

2. Implicat ion of cases of other countries

Quit e a few countries ov er the w orld are adoptin g SBE s as one of

'w ork - b ased program ,' n ot only as an efficient m ethod to teach

kn ow ledg e and skills r equired on th e job , but also to giv e student s

pract ice in real w ork for a edu cat ional purpose .

In dev eloped countries su ch as USA and Unit ed King dom , SBE s are

norm ally con sidered appropriat e if the edu cat ional ben efit s t o stu dent s

combin ed w ith the ben efit s t o other people are w orth and if it is merely

not a profit - seekin g bu siness . On the oth er han d, SBE s in dev elopin g

countries such a s Chin a show a different t enden cy . Cost recov ery ten ds

to be a import ant object iv e for SBE s in this country w here resources

scarcity is m ore pressing .

Yet another v er sion of SBE has dev eloped in Denm ark ' s produ ction

high schools . T hey serv e un employ ed y oun g people w ho h av e complet ed

compulsory schooling w ithout obt ainin g v ocat ional qu alification . T hey

combin e in struction in academic and v ocat ional subj ect s w ith produ ct ion

of goods an d services .

Ca ses of oth er countries imply that SBE s could seek v ariou s purposes

an d could be operat ed not only formal but n on - form al v ocation al schools

or in st itu tio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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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 ossible ben efit s of SBE s

Result s of the study rev ealed that SBE s could produce v ariou s benefit s

as v ocat ion al program s . F ir st of all, SBE s can produce edu cat ional

ben efit s . SBE s provide stu dent s w ith opportunities to apply th eir

classroom - based know ledge of academic subject s to real w orld problem s

w hile they are part icipat ing v ariou s produ ct iv e act ivit ies . SBE s also h elp

student s to dev elop generic w ork skills includin g job respon sibilities ,

comm on court esy , w ork ethics , communication skills , leader ship ability

an d interper sonal skills . In addit ion to gen eric w ork skills , student s in

SBE s acquire kn ow ledge an d skills for w hich th ey can u se for b ett er

un der st andin g of the w orld of w ork . T h ey can also obtain m ore and

bet t er opportunity to g et a job than som eone w ho has n o SBE

ex perience .

In addit ion to their education al adv antages , SBE s also provide

economic benefit s . By operat in g SBE s , a college m ay b e able to produ ce

profit s and recov er the cost of m aterials and other operat in g cost s of the

college. T h ey can also sub sidize cu stomers or client s by offering g oods

or services at les s than m arket prices . F inally T hey can prom ote

economic dev elopment of th e local community . T hey are able to stimulate

capit al accumulat ion and create n ew bu sines s v entures in the local

community .

SBE s can also produ ce social ben efit s . SBE s h eight en a con cern

am on g stu dent s for th e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th ey are produ cin g ,

an d in crease int erest am on g stu dent s in community service. Experien ces

throu gh a SBE also offer s student s a sen se of pride , sat isfaction , and

pleasure of produ cin g g oods and services for the community .

4. Diffficulties in running SB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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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on problem in SBE s in v ocat ional colleg es is th e ab sen ce of a

ready - made curriculum or t ex t for each program . N o one h as y et

dev eloped curriculum for SBE program . Besides , SBE s are tackling w ith

problem s such as decidin g w hat goods or services to produ ce, av oidin g

competit ion w ith local supplier s , sett ing appropriat e prices , hir in g

qualified staff , and recruiting student s .

Strivin g to su stain student s ' commitm ent is an other difficulty , becau se

student s are y oung and hav e short er at tent ion span s and les s ability to

defer gratificat ion than adult s on av erage .

D . Re c om m e n dation s

A set of recomm en dation s are su gg est ed to facilitat e th e operat ion of

SBE s .

F ir st of all, education al paradigm in v ocat ional colleges needs to be

chang ed from theory - ba sed to w ork - based. Prin ciples of v ocation al

education in v ocation al colleg es n eeds to emphasize learning by doing or

learning by producing . Recognizin g th e import an ce of learnin g throu gh

w ork does n ot de - emphasize th e v alu e of tr adit ion al subject s , if th e

object iv e is for student s to un der st and these subject s in real situat ion

an d living context .

Gov ernm ent should prov ide law ful provision s to guide SBE s in

v ocat ional colleges tow ard seeking of edu cat ional purposes , not m erely

operat in g for profit - m akin g . T hough financial condit ion s of v ocat ional

colleges in recent y ear s hav e faced m any difficult ies , SBE s should n ot be

operat ed as an altern at iv e to profit - m akin g .

Putt in g the SBE philosophy into more w idespread pract ice in v ocation al

colleges n eeds an inv estment in dev elopin g curriculum . T he best w ay to

be con sidered is to art iculat e the outcomes of learnin g through a SBE

an d reflect them onto curriculum s of the departm ent w hich play s a m 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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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in operating th e SBE .

Operat in g a SBE requires administr at iv e flex ibility . A ccordingly , special

class schedule arrang em ent s and/ or credit arran gem ent s for stu dent s

part icipating in a SBE are n ecessary . A lso, special education account s

mu st be established for SBE tran saction s and som e fun ds h av e to be

carried forw ard from one fiscal y ear to the n ex t .

F in ally ong oing ev aluat ion is n eeded. M easurin g actu al out com es w ill

help enhan ce the effectiv en ess of each S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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