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연구 99 - 16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기본연구 99 - 16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 정 표

연 구 자 : 김 상 진

박 동 열

김 현 수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머 리 말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세계 각국은 사회·경제·문화적인 측

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

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선진국에서는 평생학습

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체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개인의 직업

능력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직

업교육과 자격제도의 긴밀한 연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

서도 기능인력 양성의 주요 공급원인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해 나감으로써 인력 양성 체제의 효율성을 극대

화 해 나갈 것이 요청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

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그 기능이 제대

로 발휘되지 못하였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자격취득으로 인해 오히

려 학교교육과정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자격포기론이나 자격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산업계에

서는 중등교육 이수자들이 취득한 자격을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격 내용과 기준을 보다 강화시

켜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평생학습의 이념을 실현하고 산업계

의 수요를 반영한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의 성격과 기능을 새

롭게 재정립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또한 자격제도 역시 자격기본법의 제정

으로 향후 자격제도의 다원화 체제가 예고되고 있으며 평생학습사회를 목표

로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대응하

여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성격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해서 상호 관련성을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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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한 중등단계 직업교

육과 자격제도가 개인의 평생학습과 능력개발을 보장하고 산업계가 요구하

는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급 체제로서 상호 연계해 나가는 방안

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 현장이나 자격관리자의 어느 한 입장보다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정책 방안으로서 단기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과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

을 대안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이 장단기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

하는 데 유용한 연구 결과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효과적인 연계 구축을 통해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의 질 관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교육부와 노동

부의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회의, 토론회, 세미나에 참여하여 큰 도움을 주신

교육계, 학계, 산업계 현장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연

구의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자문해 주신 김영록

교장선생님, 이원표 실과부장님, 정진수 장학사님, 그리고 강기주 자문교수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

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1999년 12월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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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요약 】

1 .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통한 평생학습기회의 제공과

인력의 질 관리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

격제도의 연계 필요성 및 가능성을 탐색하고, 둘째, 최근 선진 외국에서 추

진되고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며, 셋째, 현행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전반적

인 운영 실태와 연계 방향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대체적으로 문헌 연구, 학교교육 내용과 자격출제기준의 비교

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계열별 토론회, 세미나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2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진은 향후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추진 방안으로서 단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장기적으

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 나라 행정제

도나 교육훈련제도 및 시장 여건에 기초하여 정책 추진상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단기안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직업교육과 자격제

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부처간 분리·운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복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제3의 기관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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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으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집단

간 역할 분담 및 기능 조정을 총괄적으로 연구·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가. 단기안 : 분리 운영형

1) 직업교육내용과 자격내용간의 연계

□ 교육부는 직업교육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등단계 직업

교육을 내실화 하여 운영하고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며 직업기초능력

강화를 위하여 직업능력인증제를 도입 운영한다.

□ 노동부는 직업훈련정책과 국가자격제도를 수립·추진하는 주무부처로서

직업훈련제도와 국가자격제도의 운영을 내실화 하여 운영한다.

□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자격제도에 있어서 부

처간 역할 분담에 따른 기능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처간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간다.

2)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운영상의 연계

□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물론 기술외 국가자격제도의 질 관리체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검정 체계 및 운영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

한다.

□ 자격 검정 시행기관의 질 관리체제를 확보함으로써 자격의 공신력 유지

를 위한 엄격한 국가자격 위탁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

격검정 방법과 절차를 강화해 나간다.

□ 민간자격에 대한 엄격한 공인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격의 질 관리 및

공신력을 확보해 나간다.

□ 국가자격의 공신력 유지 및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자격의 위탁시행기관

및 공인받은 민간자격검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3) 수평적 연계

□ 자격제도의 다원화체제 속에서는 학교교육과 자격간의 연계 방식이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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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격에 한하여 계열별, 지역별

로 연계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에서 시행되는 기능사 자격의 필기·실기 면제 방

식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한다.

4) 수직적 연계

자격제도와 학력간의 수직적 연계 강화를 위하여 자격취득에 있어서 학

력 요건을 전면 재정비한다.

자격 취득에 따른 대학 진학 특별전형 및 학점인정에 대한 우대책이나

가산점을 부여하되, 대학의 자율적 선택권에 맡겨 적극 참여해 나가도록

한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들의 직업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인정하

여 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되, 자격을 포함한 학력, 개인의

경험 학습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구

축 운영한다.

나. 장기안 : 통합 운영형

1) 직업교육내용과 자격내용간의 연계

□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 산업현장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로서 국가표준직무기준 (Naiton al Skill Stan dard)을 개

발·활용한다.

□ 직업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을 통해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

과정을 자격취득과정으로 통합 운영한다.

직능원은 산업계 주도로 표준직무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을

위한 기획 및 설계, 개발을 지원한다.

2)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운영상의 연계

□ 교육부와 노동부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표준직무기준 개발을 촉진시

키며 감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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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능원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질 관리 및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

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 학교교육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한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며, 자격취득률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다.

□ 자격검정기관은 정부가 설정한 위탁 기준을 통해 질 관리가 인정된 기관

으로서 자격시험 출제기준을 개발하고 자격검정 시행에 따른 질 관리체

제를 구축한다.

□ 직무기준개발 협의체는 직종별·업종별 직무수행능력을 도출하여 표준화

된 직무 기준을 설정한다.

3)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

□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과정을 자격취득과정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하면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

도록 한다.

3 . 정책 제언

첫째, 정부는 자격관련 법령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과 자

격제도의 연계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둘째, 정부는 5개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정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격

종목별로 자격기준 및 범위, 응시요건, 자격내용, 유효기간, 훈련기준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셋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방법을 다양화하고 현장 실무 내용을 효과적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넷째, 기업체가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사내검정제도를 활성

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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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는 평생학습의 이념을 실현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교육의 성격과

기능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사회의 실현과 경쟁력

있고 공신력 있는 자격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직업교육 이수자들이 학교에서

순조롭게 직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선진 외국에서도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자들의 기초직업능력을 강

화하고, 계속교육 기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자격제도

를 재정비해 나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력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자격제도를 다양하게 개편해 나가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능력

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자격제도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자격의 질 관리 체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격제도를 통해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산업계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중등 직업교육이 자격취득으

로 인해 정상화되지 못하고 내실화 되지 못한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

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자격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응하

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성격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관련성을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

업교육과 자격제도는 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공급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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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체제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능력과 수준을 갖춘 질 높은 인력을 효율적이

고 효과적으로 양성해 내는 것을 목표로 상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개인의 평생학습 및 능력개발을 보장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질 높은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한 공급 체제로서 상호 연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연계란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에 이루어지는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이나 연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계는 개인의 평생학습을 지

원하고 질 높은 인력 공급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가 관련을 맺는 상호작용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계 방식은 국가의 사

회문화적 맥락, 교육훈련제도나 노동시장의 특성 등에 따라 각기 다양하고

고유한 모습을 갖게 된다.

이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통한 평생학습기회의 제공과

인력의 질 관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

를 두고 다음과 같은 하위 목적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 및 가능성을 탐색한다. 둘째, 최근 선진 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

점을 도출한다. 셋째, 현행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전반

적인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연계 방향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제안

하였다.

2 .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접근하고 있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I-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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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 1] 연구의 접근 내용

가.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필요성 및 가능성 탐색

나. 외국의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실제 및 시사점

도출

다.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 및 요구 분석

라.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활성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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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문헌 연구, 학교교육 내용과 자격출제기준의 비교 분석, 설문조

사,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계열별 토론회, 세미나를 중심으로 수행하였

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이 연구는 국내외 중등단계의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물과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자료로는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를

포함한 실업계 고교 교육의 현황과 자격제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인력개발 및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자격제도의 개편 방향과 학교교육과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는 자료

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외국 자료로는 주로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중

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동향 및 발전 방안 등을 다루고 있는 문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 분석을 통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국내외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나 . 내용 비교 분석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학과 내용과 자격출제 기준간에 내용의 합치도

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예시적으로 계열별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대표적인 자격종목과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 내용을 분석

하였다. 분석 대상 자격종목 및 학과명은 농업계의 경우, 조경기능사, 농산

식품가공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공업계는 기계과와 전기과, 상업계는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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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 종목을 선정하였다 (<표Ⅰ- 1> 참조).

내용 분석은 <표Ⅰ- 2> 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표 Ⅰ- 1> 내용 분석 대상 자격종목 및 교과명

계 열 자격 종목 교과목명

농업계

조경기능사(필기/ 실기)
조경계획, 조경시공·관리, 조경실습
Ⅰ, Ⅱ

농산식품가공기능사(필기/실기)
식품과학, 식품위생, 식품가공기기,
식품가공, 식품가공실습 Ⅱ

임업종묘기능사 임업, 조림경영실습

공업계

수치제어선반기능사(필기/ 실기)
기계재료, 기계요소, 기계제도, 기계
공작법,

전기용접기능사(필기/ 실기)
용접일반, 기계제도, 기계재료, 전기
용접작업

무선통신기능사(필기/ 실기)
무선설비기준, 무선통신일반, 전계산
기일반, 전기전자공학, 무선통신설비
작업

전자기기기능사(필기/ 실기)

전자기기 및 음향영상기기, 전자계
산기일반, 전기전자공학, 전자측정,
전자기기 및 음향영상기기작업, 전
기이론, 전기기기, 자동제어, 전기실
습Ⅰ, 전자이론

전기공사기능사(필기/ 실기)
전기이론, 전자이론, 전기설비, 전기
실습Ⅰ, 전기실습Ⅱ., 전력

상업계

워드프로세서(필기/ 실기) 문서실무

정보처리기능사(필기/ 실기)

전자계산일반, 전자계산실무, 정보통
신일반, 정보통신실무, 프로그래밍,
프로그램밍실습 자료처리, 자료처리
실습

<표 Ⅰ- 2> 출제기준과 학교교육과정 분석표

출제 기준 학교교육과정
시험과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교과내용

(교과목명)

범 위 계획시수 실제시수
장 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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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실업계 고교 교사와 학생,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실업계 고

교 졸업 근로자와 산업체 인사 담당자 및 직반장을 중심으로 실업계 고교에

서의 자격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6월 7일∼25일에 걸쳐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및

규모를 보면, 실업계 고교의 경우 전집 조사를 통해 실업계 고교 총 779개교

의 교사 1,558명, 학생 1,5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업체는 632개 업체

를 대상으로 인사담당자 및 직반장, 실업계 고교 졸업 근로자 각각 1,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조사지 수와 회수

율을 보면, 교사 872명(56.0% ), 실업계 고교 재학생 916명(58.8% ), 인사담당

자 및 직반장 107명(8.5% ), 실업계고교 졸업 근로자 100명(7.9% )이다.

주요 설문조사 내용은 학생의 자격취득 동기 및 노력, 자격취득을 위한

학교의 지원, 학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취득자격의 활용 및 효용성, 자

격을 통한 평생직업능력개발 및 지원, 자격제도의 발전 방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대상별 주요 조사 내용을 제시하면 <표 Ⅰ- 3> 과 같다.

<표 Ⅰ- 3> 조사 대상별 조사 내용 영역

조사대상
조사 내용 실고교사 실고재학생 실고졸업

근로자
산업체 인사
담당자 및직반장

개인 및 기관배경에 대한 이해 ○ ○ ○ ○

진로계획 및 만족 ○ ○

학생의 자격취득 동기 및 노력 ○ ○ ○
자격취득을 위한 학교의 지원 ○ ○ ○
학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 ○ ○
취득자격의 활용 및 효용성 ○ ○ ○ ○
자격을 통한 평생직업능력개발
및 지원

○ ○

자격제도의 발전방향 ○ ○ ○ ○

총 문항 수 41문항 30문항 30문항 4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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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설문 조사지는 설문 대상별로 빈도 (fr equ ency )와 백분율 (percent -

ag e)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라 . 면담조사

1) 실고 졸업생 대상 면담조사

이 연구에서는 실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업계 고교생활과 직업생활 경험

을 통해 이들이 자격을 어떻게 취득하고 활용해 왔으며, 개인에게 있어서

자격 취득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몇 가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지 5년 내외가 되는 졸업생을 선정함으로써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 등 과거

경험을 회상하도록 하였다. 둘째, 졸업 후 직업생활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

고 있는 졸업생을 선정하였다. 이는 취득한 자격이 직업생활에서 어떠한 의

미를 갖고 활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된다. 셋째, 실

업계 고교와 직업생활에 있어서 자격취득에 따른 경험이나 의미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담대상자에 여학생을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졸업생을 학교교사를 통해 계

열별로 추천을 받았다. 추천된 졸업생을 대상으로 면담의 적절성 및 협조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계열별로 3명씩 총 9명의 졸업생을 면

담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연구진은 피면담자에게 면담의 취지와 방법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미리 면

담 내용지를 송부하여 해당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실업계 고교 졸업 근로자 대상 면담 내용은 실업계 고교와 직업생활 전반

에 걸쳐 자격취득 및 진로와 관련한 개인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8개 영역의 총 3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면담 내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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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 및 학교 배경에 대한 이해

자격취득을 위한 동기 및 노력

학교차원의 자격취득 지원 노력

자격시험

취득자격의 활용 및 효용성

직업세계의 요구

향후 진로계획

기타 (5개 항목)

2 ) 실업계 고교 졸업생 대상 면담조사

실업계 고교 교사와의 면담은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격취득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지원 방식,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 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실업계 고교 교사와의 면담을 위해 농업계(청주농고, 광주농고, 호남원예

고, 강릉농공고, 안동농림고)·공업계 (충남기계공고, 전남공고, 원주공고, 흥

해공고, 창원기계공고)·상업계 고교(대전한밭여상, 광주여상, 동지여상, 강

릉상고) 총 14개교를 대상으로 실과부장 및 취업 담당 교사를 선정하였다.

계열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국에 있는 실업계 고교를 고루 선정하였으며,

1999년 5월 11일에서 15일까지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취득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 실태 (7문항)

자격취득에 따른 진로 선택 및 자격의 효용성 여부(5문항)

현행 학교교육과정과 자격간의 연계 운영 현황 및 전망 (11문항)

실업계 고교교육의 기능과 역할(4문항)

3 ) 자격검정 관리자 및 산업체 인사 담당자 대상 면담 조사

실업계 고교에서의 자격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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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관련자들을 통해 자격제도 시행 관리상의 실태

및 문제점, 시험 출제 방식, 질 관리를 위한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

께 자격을 실제로 활용하는 산업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면담을 위한 출장은 1999년 6월 23일∼26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면담 대

상은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의 관

계자, 기능사 자격시험 출제 위원, 자격취득자를 활용하는 산업체 현장 관계

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면담 대상 산업체의 경우, 사내검정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국가자격의 문제점, 산업체의 요

구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마 . 전문가 협의회 개최

1999년 3월 12일에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내용을 상세화 하기 위

하여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는 실업계 고교 교사 3명, 자격검

정 전문가 2명, 학계 전문가 1명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원내 연구자 4명이

참석하였다. 이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격취득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이 실추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보고, 연구 결과가 정책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였다.

전문가 협의회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에 있

어서 자격의 기능과 역할, 효용성의 차이가 계열에 따라 매우 차이가 있으

므로 연구 추진 및 연구 결과를 분석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격종목이나 수준에 따라 산업체에서의 효용성 및 활용도가 차이가

있다. 셋째, 자격취득에 있어서 시험 과목 면제의 필요성이나 근거가 뚜렷해

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교육과정과 자격간의 괴리 내용을 보다 상세화시

켜야 한다. 넷째, 실업계 고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서 학생의 능력 변화 (질적 수준 하락), 자격의 기능변화 (면허적 성격- > 능

력개발), 자격취득률의 변화(양적 확대에 따른 희소가치 부재) 등을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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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해야 한다. 다섯째, 제목에서의 연계 라는 용어가 연구의 방향이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주요 협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내용비교 분석, 설문

조사, 면담조사 등의 연구 설계 및 내용을 구성하는 데 반영하였다.

바 . 계열별 토론회 개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계열별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첫째,

실업계 고교의 교육 현장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실업계 고교 계열별로 자격취득에 따

른 학교교육 운영 실태나 문제점이 상이하고, 자격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는 점에서 계열별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하고

자 하였다. 셋째, 종전 실업계 고교에서 제기되어 온 자격제도의 개선 요구

들은 학교나 학생측의 유리한 입장만을 제시해 왔다는 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계열별 토론회는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업계 고교의 기능 재정립

및 자격제도의 질 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계열별로 마련함으로

써 실업계 고교에서의 내실 있는 자격제도의 정책적 방안을 일차적으로 도

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토론회는 농·공·상업계열별로 ○○계 고교에서의 자격제도 발전 방안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연구진은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

과정 운영 현황, 교육내용과 출제기준의 비교 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 등

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계열별로 작성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향

과 과제 에 대한 발표 자료를 참석진에게 미리 발송함으로써 토론회에서는

계열별로 구체적인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제기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주요 참석자들은 자격담당 교사, 실과부장, 장학사 등으로 구성

되었다.

토론회 개최는 상업계는 8월 9일, 농업계는 8월 11일, 공업계는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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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계열별로 이루어졌으며, 계열별 토론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세미나의 발

표 자료 작성에 반영하였다.

사 . 세미나 개최

세미나는 연구 추진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학교 현장, 자격 주관처, 산업현장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목적

을 두고 추진되었다. 세미나는 10월 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에서 개최되었으

며, 연구진이 총론적 성격의 주제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

안 )를 발표하고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고교별로 계열별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에 대한 발표로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교육부와 노동부의 자격관련 담

당 과장과 학계 및 산업계 대표자가 참석하여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

현장 교사 약 70여 명이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에 대한 종합적이고 자유로

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미나 결과는 최종 연구 보고서 작성에 반영하였다.

4 . 연구의 분석 틀 및 용어의 정의

가 . 연구의 분석 틀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목표와 기능

을 실현하고 자격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 영역이 어떤 방식

으로 연계되어야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연계를 단순히 두 영역간의 상호 작용이 아니라,

질 높은 인력개발과 개인의 평생학습 요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상

호 관련성을 맺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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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 2] 연구의 분석 틀

평생학습사회에 있어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현장의 수요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개인

적으로는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능력 개발

을 돕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내용이나 운영 체제

는 사회 및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체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각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계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산업계, 중등단계 직업교육, 자격제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연계 체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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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용어의 정의

1) 연계 (link ag e )

이 연구에서는 연계 (linkag e)의 의미를 개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질

높은 인력 공급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관련을

맺는 상호작용 방식 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계의 정의에 따라 직업교

육과 자격제도간의 연계 구성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연계를 크게 내적 연계와 외적 연계로 구분하였다. 내적 연계는 내

용상의 연계와 운영상의 연계로 구분하였다. 외적 연계는 자격과 직업교육

결과가 상호 호환되는 방식으로서, 수평적 연계와 수직적 연계로 구분하였

다. 구체적인 연계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내용상의 연계는 직업교육내용과 자격 검정 내용의 연계로서 학생들이

배우는 직업교육 내용과 자격검정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관성 여부를

말한다.

② 운영상의 연계는 직업교육과 자격검정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연

계·운영되는가를 말한다. 운영 체제는 직업교육과 자격종목의 특성에 따라

독립적 혹은 통합적, 연속적인 방식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운영

과정은 다양하더라도 교육훈련과 자격검정의 질 관리 체제의 확보가 기본

요건이 된다.

③ 수평적 연계는 직업교육 이수 결과를 자격 취득 과정에서 검정 과목을

일부 혹은 전부 면제해 주거나 자격 취득 결과를 직업교육의 이수 학점이나

단위로 일부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④ 수직적 연계는 상급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급 학교 진학시 직업교육과

자격의 취득 결과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연계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운영

방식, 정부의 역할, 산업계의 역할,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운영을 위한

네트웍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어디에도 모든 국가에 적합한

단일화된 연계 모형은 없으며, 한 국가내에서조차 정형화된 모형을 찾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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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연계 방식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교육훈련제도 및 노동시장의 특

성에 따라 각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 중등단계 직업교육 (S e c on dary V oc at ion al E du c ation )

이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범위를 실업계 고교로 제한하여 실업계

고교의 대표성을 갖는 상업계, 공업계, 농업계로 선정하였다. 계열별 입학자

수의 비율 분포를 보면 상업계 46.5%, 공업계 38.6%, 농림 (업)계 3.7% 순으

로 나타난다. 이 중 농림계는 전체 비율에 비해 매우 적은 분포를 차지하지

만, 그 동안 농업계 교육이나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포함시켰다.

최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기능과 성격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이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 속에서 자격제도를 어떻

게 연계 운영해야 할 것인지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종전과

같이 실업계 고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이라는 제목을 사용할 경

우, 실업계 고교라는 특정적 상황에서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진 외국의 중등단계 직업교

육의 발전 추세에 발맞추고 직업교육의 기능과 성격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

제 속에서 자격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보다 발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중

등단계 직업교육 이라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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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제Ⅱ장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을 종합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

격제도의 성격과 기능을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

제도간에 연계가 왜 필요하고 어떤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있어서 자격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성격과 기능

우리 나라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성격과 기능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

께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인문숭상

주의, 상급학교에의 과열 진학 경쟁, 청소년의 직업교육 기피 등은 직업교육

의 성격이나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를 시기별로 간략하

게 살펴보고, 최근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가 .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성격과 기능 변화

그 동안 우리 나라 직업교육의 정책 변화는 직업교육의 성격과 기능에 중

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학자들에 따라 교육정책의 시기 구분은 차이가 있

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이무

근,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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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공업시대의 직업교육 (1945년∼1960년 )

1950년대는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실업교육의 진

흥 을 문교 장학방침으로 정하고 1인 1기 교육을 강조하였다. 실업대 인문의

비율을 7:3으로 하는 실업계 고교 확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실업계가 아니

면 학교 설립인가를 해 주지 않았으며 특히 농업고교의 설립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는 실업고교의 교육 내용이 일반고교와 유사하여 별다른 특징을 갖

지 못하였다.

2 ) 노동집약시대의 직업교육 (196 1년∼1970년대 초 )

1960년대는 정부의 제 1, 2차 경제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산업인력의 양성

을 목표로 한 교육정책 하에 실업계 고교가 중점적으로 육성되었다. 이 시

기에는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었는데, 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정, 농업교육과, 공업교육과, 상업교육과 등의 설치, 산업교육진흥법의 제

정 등 직업교육이 보다 체계화될 수 있는 각종 교육 육성 정책이 추진되었

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 교육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인 정책 미비로 본래

적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3 ) 기술집약시대의 직업교육 (1970년대 중반∼1980년대 )

1970년대는 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공업화를 근간으

로 하여 실업계 고교를 통한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에 강조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을 교육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공업고등학

교의 유형화 및 시범농고의 지정 육성,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의 시행 등 실

업계 고교 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능률위주의 기능인 양성에서 1980년대는 산업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 중심의 고급기술자 양성에 초점이 두어졌다. 이는

1970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해외진출 기능인의 수요 격감, 그리고 기능

인 양성 정책의 문제 등을 인식하고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의 정상화

방침 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결과였다. 이로 인해 실업계 고교 교육정책의 목

- 16 -



표는 장기 수요에 대처하여 과학·기술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

는 자질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두어졌다. 그 결과로 실업계 고교 교육

과정의 개정을 통해 일반교과의 이수 시간을 늘임으로써 전인교육을 추구하

고 일정한 직업군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학습과 기본기능을 지도하는 데 중

점이 두어졌다.

4 ) 지식산업시대의 직업교육 (1990년 이후 )

1990년대에 들어와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기능과 성격이 크게 변화되었

는데,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제

안한 교육개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신직업교육체제 구

축 방안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 1996).

첫째, 종전 고교 중심의 직업교육의 중심축을 고등교육단계로 이동시킴으

로써 고등학교에서는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태도 및 자세, 기능을

습득시키는 직업기초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고교 단계 직업교육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생의 직업교육의 선택 폭

을 확대하고 진로 개발을 통해 직업 선택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 이수자에게 졸업 이후 생애 어느 시기라

도 고등 직업교육기회를 보장한다.

넷째, 고등학교 교육기회를 잃고 현재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저학력

성인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과 계속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개혁 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후속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

하여 1999년에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 제시된 중

등단계 직업교육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교육을 전문 직업교육과정 중심의 종국교육에서 기초 및 일

반 직업능력 중심의 계속교육 모형으로 전환한다.

둘째, 사회적 인력 수요가 없는 실업계 학교의 일반계 전환을 허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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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형 고등학교의 도입을 추

진한다.

셋째, 고교단계의 다양한 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

를 특성화하고, 전문화된 특성화 고교를 집중 육성하며 전문대학 또는 대학

과 실업계 고교간의 연계 교육과정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성격과 기능은 산업구조 및

사회적 요구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1970년대 말까지 중

등단계 직업교육은 산업체 현장에서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중심축이 되

어 종국교육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1980년대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대학진학 기회의 확대로 인하여 계속교육적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하였

다. 1990년대에는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평생직업교육의 개념을 강조

하면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업기초능력의 습득을 강화

하고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다.

나 .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발전 전망과 과제

선진 주요국들은 중등단계 직업교육 체제의 개혁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습

에서 일의 세계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 능력을 제공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들에게 고등교육과 일의 세계로의 진입 기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체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OECD, 199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교육개혁 등을 통해 중등단

계 직업교육의 기능과 성격을 평생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직업기초능력을 강

화하는 데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때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대학진학을 위

한 예비교육적 성격만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평생직업교육체

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학습과 일의 세계간에 보다 원활하고 유연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일과 계속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강화

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통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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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계속 직업교육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면서 기술변화가 빠른 산업 현장에 대응하여 현장 적응력이 높은 인

력을 양성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성격과 기능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학습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여 교

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사 운영에 유연성을 두어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

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이 학습에서 일의 세계로의 전환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직업세계의 변화나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 동안 중등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내용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되어 있고, 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교육 내용으로 재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학습사회에 있어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평생직업능력개발 차

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평생에 걸쳐 자신의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극 지원되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직업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직업교육 (gen eralized

v ocat ional education )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문능력 습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교육 (specialized v ocat ional edu cat ion )이 병행하여 이루

어져야 한다.

넷째, 평생직업교육체제는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간에, 학교교육과 일의

세계간에 유연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연계 체제

의 수립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학교외 직업교육훈련과 계속 직업교육과의 연계 뿐만 아니라, 현장과의 연

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 체제가 재설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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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와 같이 향후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는 자

격제도와의 연계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기능과

성격의 변화는 종전 자격제도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해 준다.

더욱이 최근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방향은 중등단계 직업교

육의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

대된다.

2 . 자격제도의 기능과 유형

이 절에서는 자격이 갖는 본래적인 기능과 자격의 유형을 개관하며,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법령을 중심으로 자격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가 . 자격의 기능

자격의 기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 종전에는 자격이 취업

이나 영업의 전제 조건으로서 자격취득자에게 업무수행의 독점권을 부여하

는 면허적 성격이 강하였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면

서 개인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개인의 인적 자본의 내용을 정확

히 알려주는 지표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격의 기능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자격이 고유한 기능을 발휘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정표 외, 1998;

OECD, 1996; 今野浩一郞, 下田健人, 1995; 교육개혁위원회, 1996; 김태기 외,

1996; 정태화 외, 1998).

첫째, 자격은 투명성 (tr an sparency )을 확보함으로써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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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켜 주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자격은 학력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보

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의 가치를 알려 주는 신호기제 (signal)이다. 학력 (學

歷)도 학력(學力)의 잠재적 생산성을 알려 주는 신호기제의 기능을 갖지만

신호기제로서의 효과는 불충분하다. 특히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에 따라 교육

훈련의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호기제로서 학력의

기능은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자격은 교육 수요자와 공급

자간에 근로자의 능력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노동시장에서 노동능

력에 관한 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자격 소지자

는 취업시나 승진 및 승급 또는 전직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자격은 통용성(curren cy )을 확보함으로써 인적 자산의 가치를 평가

하는 기준으로서 모집 및 채용 비용과 적응 훈련 비용을 줄여 준다. 한 사

회 내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적 자산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신호기제가 있다면 거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

에서 자격은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통용되고, 인접 직종에서도 통용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EU 자격증 상호인정에 관한 제안서(한

국산업인력관리공단, 1996)나 APE C 국가간의 전문기술자격의 승인, 인정 및

개발에 대한 추진 노력 (노동부, 1996)과 함께 전문직 서비스 자격인정에 관

한 방안 (김지홍, 1994)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자격의 통용 범위

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간에 확대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

다.

셋째, 자격은 모든 국민이 원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평성(acces s an d equity )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한 취약계층이 자격 취득을 통해 직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즉 자격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학

력,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자격 취득 기회가 개방되고, 거리, 지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인들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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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자격 취득 제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자격은 호환성(t ran sferability )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은 자격간에 상

호 호환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호환성은 학습된 인간의 능력이 전이될 수 있다는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자격과 학위 및 학점간의 호환성 제고는 직업교육과 직업

훈련의 연계, 인문교육과 직업교육간의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을 높이고 인력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갖는다.

다섯째, 자격은 경제성(economy )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제도는 자격간의

호환성을 제고시키거나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격제

도를 유지·운영하는 비용이 사회·경제적 편익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 교

육훈련에 대한 평가나 자격검정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의 부담이 크면

안 된다.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보다 단순화함으로

써 보다 효율적으로 자격검정 체계나 운영 방식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자격은 기술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탄력성 (flex ibility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자격은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

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격이 사회적 필요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신뢰성을 잃게 되며, 결국 자격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가 빠른 현 시점에서 자격의

탄력성 제고는 그 어느 요건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 자격제도의 유형

자격은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 유형화시키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자격이 발휘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별하면 업무독점형 자격

과 능력인정형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격의 내용별로는 전문자격과 일

반자격으로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자격제도의 시행 주체에 따라서는 국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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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민간자격으로 유형화하기도 한다. 각각의 분류 기준에 따라 자격의 유

형을 분류하면 <표 Ⅱ- 1>과 같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 1> 유형별 자격의 특징

구 분 자격 유형 자격 내용

기능별
업무독점형 자격이 없으면 당해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능력인정형 일정한 기능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냄.

내용별

전문자격
특정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

술의 습득 정도를 나타내는 자격

일반자격
여러 직종에 걸쳐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증명해 주는 자격

시행주체별

국가자격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국가가 법률로서 검정을 직접 주관 시행

·국가가 법률로서 정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공

공기관에 위탁 검정 시행

·국가가 법률로서 정하고, 검정은 민간에 위탁시행

민간자격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운영·관리

하는 자격

·순수민간자격(민간부문에서 자격을 자율적 시행)

·공인민간자격(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

으로 인정)

·사내자격(사업체에 근로자의 특정기술 습득을 지원하

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자격검정 시행)

1) 기능별 유형

자격이 발휘하는 기능을 직업상 어떠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가와 누가 인

정하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업무독점형 자격 과 능력인정형 자격 으로 구분

할 수 있다(今野浩一郞·下田健人, 1995; 정태화 외, 1998).

첫째, 업무독점형 자격은 해당 자격이 없으면 당해 업무에 종사할 수 없

는 자격으로서, 기능을 중심으로 직종형 과 직무형 으로 세분화된다. 직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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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은 자격 취득자가 일정한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것

이며, 직무형 자격은 취득자의 실제 업무중에서 업무독점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둘째, 능력인정형 자격은 일정한 기능이나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

하는 자격 이며, 자격이 없다고 해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

다. 최근 자격의 시행 주체가 민간화되면서, 그리고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면서 능력인정형 자격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2 ) 내용별 유형

자격은 내용에 따라 크게 전문자격과 일반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태

기 외, 1996).

첫째, 전문자격은 특정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보여주는 자격이다. 전문자격은 다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분야의 기술자격과 기타 기술자격이 아닌 특수자격으로 구별할 수 있다. 우

리 나라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대부분 특정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전문자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둘째, 일반자격은 여러 직종에 걸쳐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증명해 주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언어능력, 수리 통계능력,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은 일반

자격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최근 선진 외국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을 강

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영국에서는 GNVQs 등 이를 자격제도로 시행

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많은 국가들은 직업기초능력을 학교교육과정의

개발에 학습 요소로 연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급속한 기술 변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보다 잘 대

비하기 위하여 직업인들은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기초 직무능력을 습

득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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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행 주체별 유형

자격시행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가 ) 국가자격

국가자격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자격기본법 제2조). 국가자격이 시행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가가 법률로서 정하여 검정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

는 경우, 둘째는 국가가 법률로서 정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공기관

에 위탁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경우, 셋째는 국가가 법률로서 정하고 검정은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국가자격은 민간

부문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나 ) 민간자격

민간자격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상의 특징을 명확하

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운영·관리하는 자격 을 의미

한다. 민간자격을 보다 세분화하여 볼 때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자격을

시행하는 것과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공인 민

간자격, 그리고 사업체에서 사내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행하는 사내자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 자격제도의 발전 전망

우리 나라의 자격 관련 법령은 대표적으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제도 운

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자격의 공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격기본

법 , 국가기술자격을 총괄하는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 외의 국가자

격을 다루는 개별법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격기본법 (1997. 3. 27, 법률 제5314호)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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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자격제도의 틀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장 최근에 제정

되었다. 이 법령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격

제도가 국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개편하고 아울러 민간

자격을 도입할 것 등을 제정의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의 다

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격제도의 발전 방향으로서 ① 직업교육

훈련과정과의 연계, ②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③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

성과 창의성 제고, ④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⑤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법령은

우리 나라 자격제도가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함으

로써 민간자격의 활성화와 질 제고를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자격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제도 관장 주체의 다원화이다. 자격제도를 국가독점체제로 운영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격제도 운영 주체를 다원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둘째,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편이다. 자격 종목을 단순화하고 통합하기 위

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별을 축소 통합하고, 자격 등급을 7단계에서 5단계

로 단순화하였다.

셋째,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이다. 국가외의 법인, 단체, 개인은 누구든지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자격제도를 창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도입이다. 우수한 민간자격 중 국가가 공

식적으로 우수성을 인정하는 국가공인제도가 도입되고, 공인된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일정한 기준과 범위안에서 공인 내용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

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직업능력인증제의 도입이다. 국가는 여러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요

구되는 언어능력·문제해결능력 등 주요 직무기초소양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하여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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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은 현재 599 종목에 이르고 있으며,

노동부 등 15개 부처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부가 총

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기능·기술계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에, 서비스계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자격검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은 55개 법률에 의거하여 21개 부처 산하에 120개

자격이 운영되고 있으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자격이나 교사

등 주로 면허적 성격의 자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격기본법 의 제정으로 우리 나라 자격제도가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제도가 교육훈련과 산업현장간의 연계 고리로서 기

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 독점적인 운영 방식에 벗어나지 못

해 민간자격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1999년 규제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자격제도 규제개혁 방안 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 위원회는 현행 자격제도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인력의 질이나 양적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그리고 각 개별법 등 자격관련 법령들이 체계

화되지 못하고 상호중복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하였다. 또

한 자격제도가 국가독점적 형태로 운영되어 민간자격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

함으로써 기술 및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

고,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소유 여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

고 있는 점을 문제시 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민간자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

리 나라 자격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과 자격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로 현재 자격관련 법령이

제·개정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자격법령 체계는 다소 변화가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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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

및 원리

이 절에서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에 연계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계에 따른 쟁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

의 상황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하

였다.

가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식은 국가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배경, 노

동시장의 특성 등에 따라 달리 이루어진다. 그러나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연

계의 최종 목표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현장성을 제고하고, 산업사회의

수요나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데 목표가 있다는 점에

서 공통점을 갖는다.

최근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에 있어서 필수 요건이 되는 학습과 일의 연계

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 연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자격제도

는 직업교육과 일의 세계간에 보다 유연한 이동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자격제도는 개인이 평생을 통해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개인이 소유한 기술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기제가 된다. 즉

다양한 교육유형을 수직적이고 수평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

유한 능력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연계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직업교육과 자격의 기준 및 내용을 상호 연계시키는 것은 국가나

개인적 수준에서 볼 때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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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상호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계됨으로써 인력개발에 따른 국가적·개인적인 투자 중복

으로 인한 소모를 피할 수 있다. 이는 제한된 재원으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가의 효율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둘째,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밀접하게 관련시킴으로써 변화하는 산업세

계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자격은 결국 직업교

육의 성과를 통해 획득된다는 점에서 두 영역간의 연계는 현장 수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셋째, 취득한 자격에 대해 대학 진학상의 혜택을 주거나 직업교육과정의

일부를 면제해 주고, 학력 및 학위와의 호환성을 시도하는 것은 각 영역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를 동등화함으로써 능력중심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자격이 현장 적합성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과정과 자격검정 기준 및 내용을 연계시킴으로써 해당

직업에서의 현장 적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는 곧 해당 직무영역의 전

문성 확보와 직업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과 연결된다.

이에 비해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외형적으로만 연계시키는 데서 나타나

는 한계 및 폐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교육공급자가 자격검정을 시행할 경우, 자격검정의 엄격성을 유지하

기 어렵고 따라서 자격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

기 어렵게 된다 (Dore and Sako, 1989).

둘째, 직업교육이 자격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경우, 자격취득의 목

표가 교육 내용이나 방법으로 시행되어 본래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가 어

렵다. 직업교육과정이 시험에 대비한 교육으로 전락되어 교육이 갖는 본래

적 효과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는 기본적으로 산업 현장의 수요나 필

요에 대응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산업 현장과 괴

리되어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밀접하게 연계 운영될 경우, 어느 한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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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인력개발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는 인력개발의 효율성 유지와 인력

의 전문성 제고에 필요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인력의 부실화 및 효율성을 감

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최적의 연계 방

식은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설계 및 운영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된

다.

나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가능성 및 원리

그러면, 우리 나라에 있어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는 어

떤 방식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연계될 수 있는가? 연계될 수 있다면 그 가능

성과 한계는 어느 정도인가? 직업교육에서 자격제도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자리 매김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중등단계 직업교

육에서의 성격과 기능, 그리고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들이 취득하는 자

격의 기능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우선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협소한 직종에 대응한 직업교육

이 아니고 폭넓고 일반적인 직종군에 대응하는 교육이다. 이는 직업교육 이

수 후에 직종을 지정해서 취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직 후에도 기업 내에

서 직종간 유동성이 비교적 높은 고용 관행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독일

을 포함한 유럽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직종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확립되

어 있고 취직 역시 직종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중

등단계 직업교육 역시 한 영역의 숙련직종에 대한 준비적 성격이 강하며

사회적으로 승인된 해당 직종의 숙련 자격의 획득이 직업교육의 목표가 된

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의

직업능력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과는 다소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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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단순 기능이나 기술 습득이 아니라,

전인교육에 바탕을 둔 직업적인 지식·기능·태도 등 전체적인 인간 형성에

목표를 둔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중등 직업교육의 목표를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태도 및 자세, 기능 등 직업적 교양 습득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비해 그 동안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자들이 취득하는 자격 검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은 어떤 특정 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에 대해서 개인의 습

득 여부를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직업교육이 다루는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둘째, 자격의 성격상 개인이 갖추고 있는 직업능력 중 객관적으로 잴 수

있는 것만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직업교육과는 달리 개인이 습득한 직업

능력 중 일부 내용만을 제삼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을 뿐

이다.

셋째, 자격은 개인의 기능 습득정도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기능을 한다. 이

런 점에서 자격은 탈맥락적인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될 수 있는 기준

과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통용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이에 비

해 직업교육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학교 환경과 교사, 학생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이고 특정적으로 이루

어지게 된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자격 검정은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의 일부에 대

해 전문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 검정 취득 그 자체가 직업

교육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역으로 직업교육을 통해 어떤 자

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직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이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자격취득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있어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

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기능·기술은 물론 직업적 일반 지식이나 교양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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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며, 최근에는 특정한 직업적 기능 및 기술보다는 직업기초능력

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에게 계속교육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취업

과 대학진학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계속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자들이 계속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에

서 직업기초능력을 습득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직업세

계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격제도는 정규 직업교육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직업세계로 연계시키는 중요한 메카니

즘이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기본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연계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목적이나 성격은 자격제도와는 상호 독립적이

라는 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

서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격제도가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

다.

셋째, 자격제도가 다원화되면서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내용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동시에 교사와 학생의 주체적 판단에 의해 자격

취득에의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4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실업계 고교에서 자격제도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의 방

- 32 -



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전혀 새롭지 않다. 오히려 상업계, 공업계 고교

를 중심으로 자격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그 동안 활발하

게 제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안들

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정책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데에는 그 동안 제기된

제안이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 실업계 고교 교육을 중심으로 자격제도의 발전 방안

을 제기해 왔던 선행 연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연

구의 흐름을 개관하고, 이들 연구가 갖는 한계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결과는 크게 두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학교측에서는 주로 학교교육

의 정상적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자격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기해 왔던 것에

비해, 인력개발 차원에서 산업계 및 노동시장의 수요에의 대응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자격제도의 질 관리 체제 확보에 초점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목표를 두는 입장

학교교육의 내실화 및 정상화에 목표를 두고 자격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

시해 온 연구 결과를 계열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업계 고교 교

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을 연구한 대한공업교육학회(1992)는 공고 교육

과정과 자격제도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국가기술자격제

도의 범위 내에서 학교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장 책임 하에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계,

산업계 및 관련 연구기관 인사로 구성된 학교교육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자격 취득

의 효율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자격의 질 관리를 통

한 효용성 제고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자격제도로 인해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상업

계열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대한상업교육회(사)(1995)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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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국가사무기능검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에

서 현재 상업고등학교 학생이 취득하게 되는 주산, 부기, 타자, 워드프로세

서 자격 검정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격증 취득에 따른 교과내용의 비정상적인 운영,

실기교과 평가에서 학교와 검정기관과의 이중 평가, 학원 수강으로 인한 사

교육비 증대,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자격보다는 학교 내신 성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임천순 외 (1993)는 상업계 고교 이

수자가 취득할 수 있는 기술자격 종목이외에 전문자격 종목 개설을 통해 전

문 인력 양성, 부기, 주산, 타자, 워드프로세서, 속기 등을 일원화된 종합 자

격증으로 수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주산, 부기,

타자 등 기능검정시 학교에서 교과를 이수하고 있는 상고 재학생에게 이수

성취도에 따라 기능 자격증을 수여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대한상업교육회에서 사무기능검정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상업계 고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격제도의 문제

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기술변화에 따라 자격 종목을 폐지 또는 신설하

고, 학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학교에 한하여 학교

자체 검정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정해숙·정

경아, 1996).

이 밖에도 상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 합격률 저조에 따른

사회 진출의 어려움, 자격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과 이에 따른 사교육비 과

다 지출, 학생 생활지도 등을 지적하고 자격검정의 난이도를 낮추고 상업계

고교 학생들의 자격시험 면제 등을 제안한 연구들(이명익, 1998; 전승환,

1998)이 다수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상업계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자격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

안한 연구들은 주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학교 기능교육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격 취득을 통한 학교교육의 실무 능력 강화 방안이

나 자격의 효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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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농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자격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해용(1998)은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격 취

득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개선 방안으로서 농업계 고교 교육과정

과 교육내용을 기초로 하여 자격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계열에 관계없이 실업계 고교 전반에 걸쳐 자격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하인호(1998)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위

한 실업계 고교 교육과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와의 연계 방안의 하나로서 세

분화된 자격 종목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휘창

(1998)은 현행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기술검정제도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계 방안의 하나로서 검정 시행 방식을 다양화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교는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주도록 하고, 평가기준

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 (학과)는 현행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학교교육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미숙 (1997)은 최근 교육개혁의 흐름에 맞추어 실업계 고교에서의 자격

제도 연계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논의를 진일보시켰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

글에서는 직업능력인증제와 같은 자격제도를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

하는 방안, 실업계 고교 및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결과

를 자격증 획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장이 자격을 인증하는 방안,

자격소지자의 고등교육기회 제공 및 학력 인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을 도출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최근 선진 외국의 동향을

단순히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나 . 질 높은 인력개발에 목표를 두는 입장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논의하는

입장은 주로 자격의 질 관리체제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선·홍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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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는 우리 나라 학교교육이 교육 수요자인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교육개혁안(교육개혁위

원회, 1996)은 국가자격제도의 기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실현

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은 국가자격제도는 학교교육과의 연

계보다는 현장 기술인력의 직업능력개발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해

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주호 (1996)는 우리 나라에서 직업교육은 교육부, 직업훈련은 노동부가

관장하는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자격과 직업교육간의 연계가

취약하며 이에 따라 자격제도의 중요한 기능인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

리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효율적

인 중간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자격의 기능을 교육지원시스템으로 강조하고, 평생교육 차원에

서 자격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어수봉 (1995)은 자격

제도가 선발과 교육 선도라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하고, 평생교육에 부응하는 자격제도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자격검정기관을 다양화하여 교육기관간에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

격의 교육 선도 기능을 강화하며, 정규 직업교육 출신자에게 필기시험을 학

업성적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개발 체제

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 나라 직업교육 체제와 자격제도의 기능을 이해

하고 쌍방간의 연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과 자격검정의 실제적인 운영 측면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가 선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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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시사점

학교교육의 내실화나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자격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

해 온 연구들은 주로 검정 시행 방식의 개선에만 초점을 두어 왔으며, 학교

교육이나 자격의 질 제고 및 공신력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즉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장성 제고를 위해 실업계 고교

와 자격제도가 어떻게 연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

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주장들은 현행 실업계 고교 교육이나 자격제

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어 자격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대안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효율적인 인력개발 차원에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 연계 방향

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은 인력 수요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실제적인 운영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학교 교육과 자격제도에 대한 실제적인 운영 측면을 제대로 이

해함과 동시에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중등단계 직업교

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정태화 외 (1998)는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자격검정과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연계 실태를 개략적으로 분석하고

자격과 직업교육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선진 주요국의 직업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이정표 외, 1998)는 우

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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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의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 분석과 시사점

제Ⅲ장에서는 OECD 국가들 중 최근에 국가적 수준에서 자격제도의 발전

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을 선정하여 각국의 중등

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기능과 성격을 개관하고, 자격제도

의 개요를 제시하며,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연계 방식을 살펴

보았다.

1 . 일본

일본에서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 실업계 고교에 해당하는 전문고교(혹은 전문학과)가 있으며, 사회

교육적 기능을 강하게 갖는 고등전수학교, 인문교육 중심의 보통과 와 전문

교육 중심의 전문학과 를 통합 운영하는 종합학과 (일본에서는 이를 총합학

과 (總合學科) 로 부르고 있다)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 실업계 고교

에 해당하는 전문고교에 초점을 두고 자격제도와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일본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최근 동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직

업교육의 목표와 기능을 분석하고,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종목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직업교육과 자격

제도의 연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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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목표와 발전 동향

일본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은 산업계 각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기술을 갖

춘 유용한 직업인을 양성해 왔다. 그러나 전문고교의 학생수는 고학력화에

따른 보통과 지향과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

다. 1965년에 전문고교 학생수는 전체 고등학교 학생 중 40%를 차지했으나

1997년도 현재는 전체 고등학교의 약 436만 명 학생 중 25%인 102만 명이

배우고 있다. 1996년도 현재 전공학과의 재학생 비율을 보면, 보통과 (74.2% ),

상업과 (9.5% ), 산업과(8.8% ), 농업과 (2.8% ), 가정과(1.9% ), 간호과 (0.5% ), 수

산과(0.3% ), 종합과(0.1% ), 기타 (0.1% )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규환, 1997, 재인

용).

최근 일본은 산업구조와 취업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고도화, 정보화 등

각종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고교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994년도부터 실시되는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하여 정보관련과목을 강화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과제연구

를 신설하는 등 각 교과 및 과목의 내용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 또한 문부

성에서는 직업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문고교 3년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교육을 통해 장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기초·기본

적인 능력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직업고교

의 명칭을 전문고교 로 개칭하고, 1996년과 1997년도의 대학입학자 선발 실

시 요령에서 각각 전문고교 졸업생과 종합학과 졸업생 선발 방안 등을 제시

하였다.

최근 문부성은 전문고교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理科敎育及び産業敎育審議會, 1998).

첫째, 전문고교의 교육 방향 및 목표를 평생학습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추

기 위한 기초·기본 능력 습득에 두고 있다. 그 동안 전문고교는 직업 생활

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기능을 습득한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완성교육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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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졸업 후 곧바로 특정분야의 산업

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으로는 사회적 필요와 학생의 희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산업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졸업 후 대

학이나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전문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

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전문고교는 생애에 걸쳐 학습 의욕과

태도를 기르는 것과 동시에 기초 지식 및 기술·기능 등을 전달하는 데 목

표를 두고 교육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둘째, 사회 변화와 산업의 동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과

나 교육내용의 개설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6년도부터 정보관

련 과목을 강화하고 문제해결능력의 육성을 목표로 한 과제연구 가 신설되

었으며, 정보화 및 고령화에 따라 정보산업과 복지산업에 기반을 둔 학과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 최근 농업과에서는 환경과학기초 , 그린라이프 교과가,

상업과에서는 비즈니스기초 과목 등이 신설되었으며, 공업과에서는 멀티미

디어, 고도정보통신기술, 제조기술의 시스템화 등의 기술혁신, 외국어 이해

및 회화, 환경 등에 관련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서

는 고학력화에 따른 보통과 지향이 강하고 고등학교간의 서열의식으로 인해

전문고교 학생들은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지 못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많아 중도 탈락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종전까

지 전문고교의 교육은 획일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흥미, 관심, 능력, 적성 등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학습하

고 각자의 개성을 살려나가는 것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고교에서 학생의 학습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특색 있고 다양한 학교를 만드는 데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넷째, 전문고교와 지역 및 산업계간의 파트너쉽을 확립하여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인재 확보가 더욱 필요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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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전문 (실업)고교에서는 지역사회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고교가 갖고 있는 시설과 설

비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공헌함과

동시에 학교와 지역, 산업계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전문고교의 교육활동에

반영시킬 것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일본 전문고교는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장

차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직업생활에 필요한 태도나 가치관을 갖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초적인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성의 기초·기본 능력 함양을 중시하고 사회 변화와

산업계의 동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교과 내용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전

문교육의 방향을 농업·공업·상업 등 업 이라고 하는 특정 산업분야를 전

제로 한 종전 형태의 교육내용이나 방법보다는 각 교과의 전문성에 주목하

여 보다 넓은 관점에서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다.

나 . 자격제도의 운영

일본에서 자격은 관리 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 공적자격, 그리고 민간

자격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은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지식이나 기술을 검정하는 자격이며, 주로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명,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면허적 성격을 갖는 자격이 주종을 이룬다.

일본에서는 자격검정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위 개인, 단체는 기능

검정을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다 (日本高等學校敎職員組合, 技術·職業敎育檢

討委員會, 1987). 이에 따라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자격 종목을 개설·운

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학교 농업그룹연맹, 전국상업고등학교협회, 전국공업

고등학교장협회, 전국고등학교가정과 교육진흥회 등에서는 고교생을 위한

검정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대다수의 전문고교 학생이 자격 시험을 치루도록

하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창설·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해당 관청의 인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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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격이 있는데 기능심사인정제도는 그 중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 자격은 순수 민간자격에 비해서 광범

위하게는 국민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고, 전국적인 통일 기준으로 공정하게

자격검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용성을 갖는다.

전문고교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주요 자격 종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Ⅲ- 1> 참조). 전문고교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은 매우 많

다. 동일한 자격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예

를 들면, 부기 관련 자격검정만 하더라도 전국경리학교협회, 일본상공회의

소, 전국상업고등학교협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Ⅲ- 1> 일본 전문고교 학생이 취득 가능한 자격종목

구분 자격종목 (실시단체)

국가

자격

정화조관리사, 정보처리기술자, 전기주임기술자, 전기공사사, 공사담임자, 자동차정비사, 소방

설비사, 보일러기사, 아크용접기능자, 가스용접기능자, 독극물취급책임자, 공해방지관리자, 측

량사, 측량사보, 건축사, 위험물취급자, 목시공관리기사, 조원시공관리기사, 대형특수자동차면

허(제1종), 무선통신사, 특수무선기사, 해기종사자,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사, 조리사, 보모, 준간

호부(사) 등 다수

공적

자격

부기능력검정((사)전국경리학교협회), 주산검정(전국상공회연합회), 비서기능검정((재)실무기능

검정협회), 속기기능검정((사)일본속기협회), 레터링기능검정((재)실무기능검정협회, 사무처리기

능심사(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 정보처리활용능력검정((재) 전수학교교육진흥회), 디지털기술검

정((재)실무기능검정협회), 화상정보기능검정CG부문(화상정보교육진흥협회), 실용영어기능검정

((재)일본영어검정협회), 공업영어능력검정(일본공업영어협회), 실용프랑스어기능검정, 트레스

기능검정((재)실무기능검정협회), 라디오·음향기능검정((재)실무기능검정협회), 가정과요리검

정((학)향천영양학원가정요리 기능검정위원회), 경필서체검정, 모필서체검정(일본서체기능검정

협회), 한자능력검정((재)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 등

민간

자격

부기검정·주산능력검정·소매상(판매사)검정(일본상공회의소), 부기실무검정·주산실무검정·

상업경제검정((재)전국상업고등학교협회), 비서능력검정((사)전국경리학교협회), 비서영어검정

(전국어학비즈니스학교협희회비서영검센터), 주산검정(전국주사교육연맹), 학교농업그룹검정

(일본학교농업그룹연맹), 제도검정, 계산기술검정, 정보기술검정(전국공업고등학교장협회) 등

자료: 日本高等學校敎職員組合, 技術 職業敎育檢討委員會(1987). 高敎における技術
職業敎育の發展のたるに; 生涯學習振興課(1994a). 技能審査の合格の學習成
果に係る學校での單位認定制度について. 敎育委員會月報 46, 37쪽; 晶文出版社
(1998). 資格 檢定總がいど(98年度用). 東京: 晶文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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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학교농업그룹연맹이나 전국공업고등학교장협회, 전국상업고등학

교협회, 전국고등학교가정과교육진흥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자격검정 시행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같이 고교장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자격검정은 그 대상

이 해당학교의 학생에 한정되어 있고 사회적 통용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일본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격을 취

득할 수 있다. 우선 국가자격의 경우, 크게 3가지 방식에 의해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데, 국가시험 응시, 일정한 교육훈련이나 강습 이수, 그리고 통

신교육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이정표 외, 1998).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함

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은 매우 적으며, 취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격은 실무경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문고교의 경우 전

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때문에 무시험 또는 일정한 실무 경험을 통

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도 있다.

여기에서는 전문고교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주요 방식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1) 과제연구 를 통한 자격취득 과정 개설·운영

전문고교는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제연구 를 들 수 있다. 과제연구는 응용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실험·실습 등 실

제적·체험적인 학습을 강조하고 문제해결능력과 창조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각 교과에 새로운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과제연구는 학과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① 조사, 실험, 연구

② 작품제작 ③ 산업현장 등에서의 실습, ④ 직업자격의 취득으로 구성됨으

로써 학생이 자체적으로 과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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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내용을 체계화하지 않고 과제마다 내용과 학습 형태를 4가지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업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이 목적 의

식을 갖고 동시에 성취감을 통해 장래 진로와 직업생활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재학중에 학습한 직업과목을 자격검정과 연

계해 가면서 설정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학생들이 재학중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자격검정을 위해 지

도하며, 일정한 실무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자격 취득을 목표로 과제

를 설정하고 학습을 지도해 나간다 (文部省, 1992).

학과별로 과제연구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정과: 소비자문제(소비생활어드바이저), 옷차림, 편물 (모사편물기능검

정 3·4급 취득), 가정과기술검정 和服 (일본식옷) 1급,

② 농업과: 조원 (실무기능검정협회), 트레스기능검정 3급

③ 공업과: 전기주임기술자제 3종, 측량사보

④ 상과업: 그룹학습에 의한 상급부기학습, 비서실무 연구와 비서기능검정

⑤ 수산과: 일급소형선박조종사, 제3종 냉동기계책임자, 컴퓨터를 사용한

워드프로세서검정(2, 3, 4급) 취득

2 ) 기능심사인정제도를 통한 자격과 교육과정의 연계 운영

일본에서 전문고교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격제도는 기능심사인

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능심사인정제도는 개인이

나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격 중에서 관련 해당 부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 경우 공신력을 부여하는 자격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능심사인정제도의 의의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제시하였

다 (太田龍三, 1994; 生涯學習振興課, 1994).

기능심사인정제도는 학생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목적의식을 갖게 함과

동시에 장래에 여유 있는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상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왔다. 종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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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기능심사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를 의미 있는 것으로만

간주해 왔으나 해당 기능심사의 내용과 관련 있는 고교의 교과를 과목의 단

위로써 인정하고 있다.

일본 문부성은 1992년 고등학교 교육의 개혁 추진에 관한 회의 에서 고

등학교 교육의 개혁 추진에 대해서 라는 제1차 보고서에서 기능심사 성과의

단위 인정 에 대한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부성에서는 전

국고등학교장협의회에 기능심사에 의한 자격 취득 결과를 단위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하였다.

현재 도도부현에서는 문부성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단위인정 대

상이 되는 기능심사에 대응한 교과·과목 및 인정 단위수 등에 관한 표준예

를 정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표준 예에 기초하여 기능심사에 의한 학습

성과의 단위를 인정하기 위한 대상과목 및 단위수, 인정 수속 등을 정하고

있다.

기능심사를 통해 취득한 자격은 교육활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위로서

인정받게 되며 이 제도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단위수는 고등학교 연계,

전수학교의 학습성과에 의한 인정 단위수를 합쳐 총 20단위 이내로 되어 있

다.

3 ) 자격취득 표창사업을 통한 자격취득 장려

일본 전문고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결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학생을 표창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기술 및 기능 향상과 전문학습을 심

화시키도록 도모하고 있다.

각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들은 현 (縣) 차원에서 구성된 자격취

득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고 표창 여부가 결정된다. 각

계열에서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격 종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秋田

縣敎育委員會,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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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 일본 고등학교의 자격취득 표창사업 대상 자격

교과 (계열 ) 취득가능 자격종목

보통과 독물취급책임자(일반)

농업과
독물취급책임자(일반), 측량사보, 위험물취급자(을종), FFJ신기술경기(전국대회우수상),

FFJ급위검정(특수)

공업과
계산기술검정(1·2급), 전기공사사(2종), 보일러기사(2급), 위험물취급자(을종), 정보처리

기술자(2종), 전기주임기술자(3종)

상업과

정보처리기술자(2종), 주산(능력검정4급, 日商·全商1급, 상공회1급), 부기(日商2급·全

商1급), 정보처리검정(全商1급), 워프로(全商1급, 일본어문서처리기능검정2급), 영어검정

(全商1급), 암산검정(4단)
수산과 육상무선기사(1급), 해상특수무선기사(2급), 소형선박조종사(4급)

가정과 식물기술검정(1급), 양복기술검정(1급), 전국HP콩쿨(최우수상)

라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특징

1) 전문고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특징

일본 전문고교와 자격제도의 운영 방식은 우리 나라와 매우 유사하면서도

직업교육과 자격간의 연계가 독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와 같이 전문고교의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은 문부성이 관장하며, 기능

검정을 중심으로 한 국가자격은 노동성이 관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고

교의 교육 목표나 성격 역시 우리 나라의 실업계 고교와 같이 전문능력을

갖추기 위한 일반적인 기초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 두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고교나 자격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 나라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일본 전문고교가 학생의 자격 취

득이나 활용에 있어서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는

지, 있다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왔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전문고교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유형이나 종목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의

유형은 대부분 국가기술자격이며, 주로 단일 자격종목에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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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일본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찍부터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

롭게 자격검정을 창출·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문

에서 전문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이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즉 동일 종목의 자격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

히 전문고교를 중심으로 한 교장단 협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자격을 신설하

여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다원화된 자격제도 운영은

전문고교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 ([그림 Ⅲ- 1] 참조).

[그림 Ⅲ- 1] 일본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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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격제도의 다원화는 학생이 취득하는 자격의 성격이나 사회적 통용

성에 영향을 준다. 전문고교 학생이 취득하는 자격은 극히 일부의 업무독점

형적 자격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인의 기능·기술 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는 능력인정형 자격이다. 특히 일본의 상업·농업·공업고등학

교 교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은 전문고교 교육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사회

적 통용성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이 사회적 통용성

에서 제한되어 있으나 자격취득 결과를 학교교육의 단위로 인정해 주는 방식

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부대신이 정한 가

이드라인에 기초하여 도도부현에서 인정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

으며, 이를 전국 고등학교장 협의회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

생들의 자격 취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고교 학생이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고등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에서 표창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다원화된 자격제도를 통해 전문학교 학생이 다양한 통

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득

자격의 단위 인정이나 표창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격 취득에 대한 동

기를 갖도록 지원하며, 자격을 직업교육의 보완물로서 활용해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과 자격간의 괴리는 전

국 고등학교장회의 주관하에 교육과정과 자격간의 연계에 따른 운영을 활용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 연계상의 한계

일본 전문고교에서는 학생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

공하기 위하여 자격 운영에 있어서 고등학교장회가 직접 주관하여 교육과

자격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보완물로서 자격을 활용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같이 추구하는

목표나 성격이 상이한 실업계 고교 교육과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단순하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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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운영하는 데 따른 부정적 기능은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 문부성은 최근 들어 학력사회에 따른 폐해를 문제시하고 자격 취득

을 통한 능력사회를 구현하고 전문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

문고교 교육에 있어서 자격 취득을 더욱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고교 학생들이 자격 취득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학교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는 상황에서 전문고교 교육이 자격취득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운영되는 데 따른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부성

에서는 자격취득이 직업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이 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학과의 특성에 따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격 취득을 지원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상업과를 중심으로 일본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

는 자격검정 시일이 다가오면 자격 취득 준비를 위하여 이 분야의 과목 수

업이 엉망이 되는 상황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 자격검정의 합격을 목표

로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자격취득

표창사업 등으로 인해 자격검정에 합격하는 것이 최우선적 목표가 되고 있

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청되고 있다.

2 . 영국

가 .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운영 현황

영국에서는 11세∼18세 연령의 약 90%의 학생들은 다양한 중등교육과정

을 제공하는 종합학교 (compreh en siv e sch ool)에 재학하고 있다 (DfEE , 1998).

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

학입학 준비과정(GCE A lev el: General Certificat e of Education A lev el)이

나 직업준비과정 (GNVQ/ GSV Q 취득 과정)인 6학년차 교육(6th form

education )을 제공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구분된다. 따라서 학생들

- 50 -



은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에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대학입학이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6학년차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16세 이후에는 과정이 개설된 다른 중등학교로 옮

기거나, 계속교육전문대학(Furth er Education College)으로 진학하여 대학입

학 준비를 하거나 직업준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

생들은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에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나 GNVQ 같은 직

업관련 자격의 취득이 없이는 직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신이 원

하는 직업에 취업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1988년의 교육개혁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도시기술학교 (City T echnology

Colleg e)에서도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1998년 현재 15개교 (M ackinnon

an d Stath am , 1999)만이 운영되고 있어 중등교육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학교 (T echnical School)도 1998년 현재 잉

글랜드에만 6개교(학생수 약 5천명; DfEE , 1998)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학교교육은 그 동안 인문중심의 일반교육에 치중한 점을 인식하고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산업체에 입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보유한 인력의 양성이 중등학교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스코틀랜드 이외의 영국에서 적용

되고 있는 일반국가직업자격인 GNV Q (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와　

스코틀랜드의 일반직업자격인 GSVQ (General Scottish Vocational Qualification)

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영국 중등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학교에

서 취득 가능한 GNVQ를 중심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를 살펴보았다.

나 . 자격제도의 운영

1) 자격제도의 도입 배경

전문 국가직업자격으로 1989년에 도입된　 NVQ/ SV Q (National/ Scott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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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tional Qualificat ion ; 이하 NVQ )는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작업현장에서 직업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적

합한 것으로, 아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자격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아직

학교나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16세∼19세의 학생 가운데 A - lev el과정을 이수

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었다 (Ollin and T ucker , 1997). 따라서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 및 이해력을 갖춘 인력에 대

한 자격검정을 위해 보다 일반적인 새로운 자격이 요청되었다. 또한 개인이

직업세계로 진출하거나, 계속교육 또는 고등교육 기관으로도 진학이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될 것이 요구되었다.

GNV Q/ GSVQ (이하 GNV Q)는 개인이 다양한 직업세계에서 성취한 업적

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든 직업세계

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능력 (key skills , 스코틀랜드에서는 core skills )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초기에는 직업을 갖지 않는 전일제 (full t ime )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였으나, 전일제가 아닌 학생들과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성

인들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일반국가직업자격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중등학교와 전문대학에

서 점차 일반직업자격의 보급이 증가해 왔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

드에서는 점차 GNVQ가 16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인문자격인 상급

수준의 일반교육자격(GCE A - lev el : Gen eral Certificat e of Edu cat ion

A dv an ced lev el)과 일반중등교육자격 (GCSE : Gen eral Certificat e of

Secondary Educat ion )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공되고 있다.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중등학교를 졸업하는 16세 이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최소한 1개의 GNV Q를 취득하고 있으며, 14세∼16세 연령 학생들

의 취득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중등학교에서

GSVQ의 취득률은 영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1999년부터 GSV Q는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자격틀로 추진 중인 고등계속개

발 프로그램 (High er Still Dev elopm ent Program ) 내의 종합자격 (Scott 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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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 w ard )으로 통합될 예정으로 있다(SCQF , 1999).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GNV Q에 대한 인정(accreditat ion )은 자격교육과정

원 (QCA : Qualification an d Curriculum Authority )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

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 교육과정, 시험 및 평가 위원회

(NICCEA : N orthern Irelan d Council for th e Curriculum , Ex amin at ion an d

A ssessment )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GNVQ의 자격발급(aw ardin g )은

EdEx cel재단, AQA (Assessment and Qualifications Alignment ), OCR (Ox ford,

Cambridge , an d RSA ) 등의 자격발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 국가일반직업자격제도 (GN V Q )의 특징과 구조

여기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자들이 대부분 취득하는 일반직업자격

또는 직업관련자격인 GNVQ의 특징 및 구조 등을 살펴보았다. GNVQ는 곧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수하는 직업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 ) GN V Q의 특징

NV Q와 마찬가지로 GNV Q는 직업 중심 자격 (job - based qualificat ion )이

다. 그러나 NVQ가 작업현장에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직업분야별로 고도로

세분화되어 설계된 반면에, GNVQ는 보다 다양한 많은 직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고, 대부분의 중등학교나 전문대학 같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기에 적

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상급 GNV Q (adv anced lev el)는 많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입학자격 (entry

requirem ent )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격 내에 합격 (pass ), 우수 (m erit ), 탁월(dist inct ion )등의 등급을 설정해 놓고

있다(Ollin and T u cker , 1997).

GNV Q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Ollin an d T u cker , 1997). GNV Q

는 개별적으로 학점이 부여되고 인정되는 단위들 (unit s )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위 누적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자격취득은 소요된 시간이나 방법

에 의해서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에

의해 결정된다. GNV Q는 다양한 기초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장차 직업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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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기 위한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직종에 입직하기 위한 다양하

고 광범위한 일반 직업능력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일정

한 학습과정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며, 자격기준 설정은 국가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QCA (스코틀랜드는 SQA : Scottish

Qu alification s Authority )와 GNV Q에 대한 외부 평가 및 외부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격발급기관(aw ardin g body )이 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GNV Q는 자격취득자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및 다른 학문자격과의 호

환성 확보를 위하여 각 자격등급 내에 합격, 우수, 탁월 등의 3단계의 등급

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GNV Q의 특징을 NV Q와 비교하여 제시하

면 < 표 Ⅲ- 3>과 같다.

<표 Ⅲ- 3> NVQ와 GNVQ의 특징 비교

구분 N V Q GN V Q

평가 내용 직업능력 직업기초능력

평가 대상 근로자 학생 및 취업 준비자

평가 방법 작업현장에서 직무 능력 평가 성취도 평가

기준 설정 국가훈련단체(NT O) QCA/ SQA와 자격발급기관

등급 여부 자격 내 등급 없음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로 등급 결
정 - 합격, 우수, 탁월

자료: Ollins , R. and T ucker , J .(1997). The N V Q and GN V Q A ss essor H andbook .
London : Kogan Page. p. 5 재구성.

나 ) GN V Q의 분야와 구조

GNV Q는 1996년 이후부터 모두 14개 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수여하고 있

다 (<표 Ⅲ- 4> 참조). GNV Qs의 구조 또한 NVQs와 같이 작은 단위 (unit )의

모듈 형식으로 필수 단위 (m an datory unit ), 선택 단위 (opt ional unit ), 부가

단위(addition al unit )로 이루어져 있고 필수 단위에는 의사소통능력, 정보기

술능력, 수리능력 등의 기초직업능력(key skills )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GNV Qs는 초급(F oun dation ), 중급 (Interm ediate), 상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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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v anced )의 3단계로 구분되고 전문직업자격인 NVQs의 Lev el 1- 3과 연계

되며, 보다 상위단계의 자격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

<표 Ⅲ- 4> GNVQs 직업분야

GN V Qs 직업분야

① 예술과 디자인

② 상업(business )
③ 건설과 건축물 내부 환경조성(construction and the built environm ent )
④ 엔지니어링

⑤ 건강과 사회적 보호(social care)
⑥ 접대와 음식 마련(hospitality and catering)
⑦ 정보 기술

⑧ 여가와 여행

⑨ 제조

⑩ 과학

⑪ 미디어 : 의사교환과 생산(communication and production)
⑫ 소매와 유통 서비스

⑬ 토지와 환경(land and environment )
⑭ 행위예술과 오락산업들(performing arts and entertainm ent industries )

GNV Qs 초급 (F oundat ion ) : 1년 과정으로 모두 9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 단위 3개, 선택 단위 3개, 기초능력단위 3개)

GNV Qs 중급(Int erm ediat e) : 9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 단위 4개,

선택 단위 2개, 기초능력단위 3개)

GNVQs 고급(A dv anced) : 2년 과정으로 모두 15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단위 8개, 선택 단위 4개, 기초능력단위 3개)

초급은 보통 1년의 전일제 과정으로 진행되지만, 지원자의 선행학습결과

에 따라 그 기간은 다양하다. 초급 수준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

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식적인 자격 요건은 없다. 중급은 1년의 전일제

과정으로 제공되는데, 시간제로도 이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수나 탁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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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전일제로 이수해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W hit ear , 1995). 고급과정은 보통 2년간의 전일제 과정으로 제공되며, 단기

과정 또는 장기과정으로도 제공된다.

3 ) GN V Q의 학습 및 평가

가 ) GN V Q 취득을 위한 학습

GNV Q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과 평가에 대해서 지원자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지원자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인가된 센터 (approv ed center )에서 이수가 가능하다. GNV Q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센터가 되고자 하는 기관은

QCA나 SQA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기관이 GNV Q 센터로 인가 신청

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센터는 중등학교나 전문대학으로 이루어

져 있다.

GNV Q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은 중등학교나 전문대학에서 전일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에서는 현장 경험을 통하여 또는 원격학습, 개별

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점차 시간제로 제공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W hitear , 1995).

GNV Q센터로 인가 받기 위해서는 GNV Q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지침을 개

발한 자격발급기관 (aw ardin g body )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GNV Q

센터는 나름대로의 학습계획서를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마다

학습의 형태는 서로 다를 수 있다(W hitear , 1995). 따라서 지원자들은 자신

의 학습스타일에 적합한 센터를 선택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GNV Q는 특정 자격분야의 모든 단위를 이수하지 않고 최소한 1개의 단위

만 이수하고 성취기준을 만족시켜도 해당 단위가 개별적인 자격으로 인정된

다. 이렇게 합격한 개별 단위는 지원자의 성취기록부에 기재된다. 개별 단위

에 대한 인정은 특히 GCSE나 GCE A수준에 추가적인 학습으로서 GNV Q

전체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특정 단위의 이수를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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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각 수준별로 하나의 특정 자격분야의 GNV Q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전체 단위를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GNV Q 자격증에는 그들이 이수한 전체 단위 명칭이 기재된다. GNVQ는 단

위를 기초로 구성되어 각각의 단위가 하나의 개별 자격으로도 인정되면서,

해당 자격분야의 GNVQ 취득을 위해서는 소정의 모든 단위를 이수해야 하

기 때문에 GNVQ는 종합자격 (group aw ard )의 성격을 갖고 있다.

모든 GNV Q는 직업영역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3개의 기초능력단위 (key skill unit s )의 이수가 필수로 되어 있다. 필수

단위는 의사소통 (communicat ion ), 수의 적용 (applicat ion of numb er ), 정보기

술 (inform ation technology ) 등이다. 현재 지속적으로 학습 및 수행 향상

(improv in g ow n learnin g an d perform an ce), 타인과의 작업 (w orkin g w ith

other s ), 문제해결 (problem solvin g ) 등의 기초능력 단위가 개발 중에 있다.

나 ) GN V Q의 평가 방법

GNV Q는 상대적으로 NVQ 취득자보다 젊은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직업분야에 대한 다양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등학교에

서 학생들은 직업능력 뿐만 아니라 기초능력 (k ey skills )을 개발할 수 있도

록 학생 중심 (stu dent cent ered )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GNV Q는 국가 기

준에 의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를 한다. 이러한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자와 검증자, 선행학습인정을 위한 상

담자들은 그들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격을 획득하여야 한다.

중급 이상의 필수 단위에 대한 GNVQ의 평가는 수행 증거 (performance

evidence)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와 외부평가 (ex t ernal assessm ent )를 중심

으로 이루어진다. 합격, 우수, 탁월 등의 성적 평가도 지원자가 제출한 포트

폴리오와 외부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지원자들은 교육과정 이수 과정

에서 자신의 성취 정도를 중간에 평가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GNV Q의 필수단위는 모든 센터에 걸쳐 동일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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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자가 입증해 보일 수 있는 (perform ance eviden ce)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GNVQ 취득자의 성취 결과에 대해

서는 지원자, 교사, 고용주 등에게 공개되어 있다.

GNV Q의 평가는 자격발급기관에 의하여 직접 시행되는 외부검정(ex tern al

t est s )과 훈련 및 평가센터에서 교사나 강사에 의하여 지원자의 포트폴리오

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계속평가 (continu ou s assessm ent )로 구성되어 있다

(Gardiner an d Law ley , 1995).

(1 ) 외부 검정

외부검정은 자격발급기관에 의하여 시행되는 필기시험이다. 필수단위

(m an datory unit )는 대부분 외부검정을 치르고 있으나, 해당 단위에 해당하

는 사실적 질문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검정을 생략하고 있다. 선

택단위 (opt ional unit s )나 추가단위 (addit ion al unit s )에 대해서는 외부검정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험일시와 시험장은 자격발급기관이 공고하며, 교육훈련 및 평가 센터의

해당 단위 교사가 지원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GNV Q 자격을 취득하기 위

해서는 필수단위를 모두 합격해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외부 검정에서 모

든 단위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외부 검정

의 형태는 다지택일형 (mult iple choice)으로 이루어져 있다.

(2 ) 계속 평가

GNV Q 지원자들은 자신의 실제 작업의 결과와 검토자 (ex aminer )의 의견

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

며, 지원자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학

생들은 GNVQ 학습과정 중에 교사가 부여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 (Gardiner an d Law ley ,

1995).

대표적인 형태로는 과제, 보고서, 프로젝트, 에세이, 시범, 발표, 사례연구,

편지, 메모, 계획서, 현장실습일지, 동료집단평가, 자기평가, 시뮬레이션이나

역할연기실습에 관한 보고서, 사진, 시청각 기록, 내부시험 등이다. 지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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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각 요소 (elem ent )별로 서로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하나의 요소에 대하여 몇 개 형태의 포트폴리오

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GNVQ에서 단위의 평가과정을 통한 자격의 취득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Ⅲ- 2]와 같다.

전체 단위 평가

계속 평가
(전체 단위)

외부 검정
(필수 단위)

내부 증거 제출 외부 증거 제출

포트폴리오

자격 신청

자료: Gardiner , A . and Lawley , K.(1995). L ong man A dvanced GN V Q T es t and

A ss essm ent Guides: H ealth and S ocial Care . Essex : Longman. p.ⅵ.

[그림 Ⅲ- 2] GNV Q 단위의 평가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은 자격취득을 위한 각 단위를 인정받

기 위하여 타당성, 신뢰성, 현장성 등의 중요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Gardiner an d Law ley , 1995).

다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특징

영국의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는 GNV Q를 취득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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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통합되어 있다. 즉 직업교육을 이수한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직업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1) 교육과정과 자격제도의 연계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취득하는 GNVQ는 상업(bu sin ess stu dies ), 전산

(computing ), 정보기술(inform ation t echnology ) 등의 기술교과 (t echn ological

studies )와 관련이 높은 상업, 정보기술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등종합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필수교과목 이외의 교과에 대해서 자

신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교과목을 부모 및 교사와의 상담을 거쳐 선정하

고 있다. 특히 중등학교 3학년∼4학년 과정에서 학업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은 직업과정으로서의 GNVQ 과정을 선택하고 있다. 중급과 고급 GNVQ는

GCSE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학년∼6학년 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3학년∼4학년 단계에서 취득 가능한 GNVQ는 초급과정에

한정된다.

이렇듯 영국의 중등단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업교육과정은

GNV Q 과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중등단계에서의 직업교육과정과 일반직

업자격 취득과정은 동일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직업관련 (job - related ) 자격인 GNV Q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취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등급별로 인문 자격과 등가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

계되어 있다. 우선 기초능력단위는 국가교육과정 (National curriculum )과 연

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의 적용 기초능력 단위는 국가교육과정의 수학

과 거의 유사하며, 의사소통은 영어, 정보기술은 정보기술 과목과 연계를 이

루고 있다 (W hitear , 1995). 이러한 연계에 따라 5등급의 GNVQ의 기초능력

단위는 다음과 같이 국가교육과정의 10 단위의 수준과 각각 상응하도록 설

계되었다. 기초능력단위는 단순히 교과의 학습이 아닌 실제상황에서 기술의

적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계는 정확한 비교보다는 포괄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GNV Q가 비교적 유연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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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본 자격으로서 일반적으로 2개

의 A - D성적의 일반중등교육자격이나 초급 GNVQ를 요구한다. 상급의 경우

는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A - C 등급의 4개의 GCSE나 중급

GNV Q를 요구한다.

중급과 상급 GNVQ는 중등학교와 계속교육전문학교에서 공통적인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연령에 크

게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중급과 상급 GNV Q는 GCSE를 취득하고 난 이

후에 취득하는 자격이다.

일반교육, GNVQ, NVQ간의 등가 관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 6> 일반교육, GNV Q, NV Q간의 등가 관계 비교

초급 수준 중급 수준 고급 수준

D- G 성적의 4개의 GCSE

1개의 기초 GNVQ

1개의 1수준 NVQ

A - C 성적의 5개의 GCSE

1개의 중급 GNVQ

1개의 2수준 NVQ

2개의 GCE A수준

(또는 상응하는 A S수준)

1개의 고급 GNVQ

1개의 3수준 NV Q

2 ) P art On e GN V Q의 도입

그 동안 GNVQ가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등단계의 학생들

이 취득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능력이 부족

한 학생들도 쉽게 취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의 GNVQ보다 학습량과 노

력이 적게 요구되는 새로운 자격제도로서 Part One GNVQ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자격은 1998년 9월부터 잉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의 600여 개

이상의 중등학교에서 7개 종목에 대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자격 취득과정은 중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시간 가운데 약 20% 정도가 할

당되도록 하였고 2년간의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N CV Q an d SCAA , 1997).

GNV Q와 마찬가지로 각 등급별로 이에 상응하는 기초능력을 이수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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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Part one GNV Q의 기초수준(foun dation lev el)은 D - G등급 성적의

2개의 일반중등교육자격(GCSE )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1

년간의 전일제 학업을 이수한 이후에 취득이 가능하다. 중급(interm ediate

lev el)은 A * - C등급 성적의 2개의 일반중등교육자격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고, 1년간의 전일제 학업이수 후에 취득이 가능하다 (NCV Q and SCAA ,

1997).

이상과 같이 영국의 중등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은 직업현장의 직무수행능력

을 바탕으로 하는 NV Q나 SVQ 등의 전문직업자격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문직업자격은 자격취득자의 근로 현장에서 평가되어야 하

고, 또한 직업 현장에서 해당 자격의 수행기준에 제시된 직무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자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세계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신설한 자격이 일반직업자격인 GNVQ와 GSVQ이다.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일반직업자격은 해당 직

업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보유하였음을 인정해 주는

자격으로서 발급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직업자격을 재학 중에 취득함으로써 학생들은 해당 직업분야

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직업 현장에 종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의 기

술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직업자격도 NVQ/ SVQ 같은 전문

국가자격이나 GCSE , GCE A - 수준, 학사학위 같은 학문자격과도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그림 III- 3] 참조).

이와 같이 영국의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는 학생들로 하여

금 전문직업자격의 취득보다는 기초적인 이론과 기술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일반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졸업 후 직업현장

에 종사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전문자격이나 상위 교육기관 진학에 필요한

입학자격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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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 3] 영국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운영 현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평가가 중시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1/ 3

정도가 평가에 소요되고 있는 점(Gokulsin g , Ainley an d T y som e, 1996)과

여전히 GNVQ의 설계나 운영체제에 있어서 인문교육과의 간극을 좁히고 있

지 못하고 있다(Hodson and Spour s , 1997)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GNV Q

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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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독일

가 . 중등단계 직업교육 현황

독일의 교육기관은 유치원 (Kinderg arten )과 장애아특수학교(Son der schule )

를 제외하면 초등교육단계부터 중등전기교육단계까지를 포괄하는 일반학교,

직업교육훈련을 주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학교 (Berufsbildende Schule),

직업교육훈련학교와는 다르게 사내훈련과 직업학교 교육의 결합을 통해 직

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듀얼시스템 (Dual Sy st em ), 중등교육단계까지 직업교

육훈련을 마친 후 직업생활을 하면서 이수하는 다양한 향상교육훈련과 재교

육훈련을 총칭하는 계속교육훈련 (W eit erbildun g ),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으

로 대표되는 고등교육기관 (H och schule)으로 구분할 수 있다 (CEDEF OP ,

1995).

여기에서는 독일에서 학령인구의 70%가 참여하고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

육의 대표적인 유형인 듀얼시스템을 중심으로 독일에서의 중등단계 직업교

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듀얼시스템에서의 직업교육훈련

학교교육과 기업체 훈련을 병행하는 듀얼시스템의 운영 권한은 독일 헌법

에 근거하여 기업내 직업훈련은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지방정부는 학교에서

의 직업훈련과 직업학교를 관장한다. 또한 교육훈련 시행상의 법적인 근거

로서 [그림 Ⅲ- 4]와 같이 기업내 훈련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법(연방법)을

그리고 직업학교와 기타의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법 (지방법)을 두고 있다.

일반학교와 직업훈련학교와는 달리 듀얼시스템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국가가 직업교육훈련법 (BBiG:

Berufsbildun g sg esetz)을 통해 듀얼시스템에 관한 기본 요건을 제시하지만

이 요건에 직접 구애받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다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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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직업훈련학교에 구별되는 듀얼시스템만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

다. 직업교육훈련법에서는 고용자와 근로자가 모든 위원회와 듀얼시스템에

관한 주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동수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은 듀얼

시스템에서 시험의 출제와 시행에도 적용된다.

자료: CEDEFOP (1994). Vocational E ducation and T raining in the F ederal

R ep ublic of Germany , p.37.

[그림 Ⅲ- 4] 독일 듀얼시스템의 구조

이와 같은 듀얼시스템의 장점으로는 첫째, 기업내 실무 교육을 통해 노동

시장의 요구와 직결된 직업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기업내의 실무적이

고 종합적인 실습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독일 전역에 공통적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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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직업교육의 최저기준(양성훈련규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넷째, 개

별 기업이 직업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직업교육체제를 확립, 발전, 개선

하는 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BMBF ,

1995).

2 ) 최근의 개혁 동향

직업교육을 관장하는 연방교육과학연구공학부 (BMBF )는 최근 (1997. 4. 16)

직업교육개혁안을 마련하여 경제 사회의 급격한 변화, 산업사회에서 지식사

회로의 도약, 경제의 세계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개혁 방안에서는 직업교육이 산업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하고,

다양하며 개방적일 것을 요구하였다. 산업기술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

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의 체제와 내용도 계속 변화해

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의 개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혁안은 8개의 실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BMBF , 1998).

여기에는 1) 일의 세계의 변화에 상응하는 역동적이며 신축성 있는 직업

훈련규정의 개발, 2) 재능이 있는 자나 재능이 부족한 자 모두에게 다양하고

적절한 직업준비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만인을 위한 직업교육 체제라고

인정되는 이원적 직업훈련제도의 유지 및 개선, 3) 새로운 직종의 개발과 미

래의 전망이 밝은 기존 훈련직종의 현대화 촉진 4) 유연성 있는 계속교육체

제에서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현대적인 제반 여건 조성, 5) 투명한 직업 자

격을 통한 유럽연합내 인력의 유동성 증진, 6)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동등

한 인정, 7) 사업내 양성훈련 여건의 지속적 개선, 8) 기업체의 모든 잠재적

직업교육훈련 정원 (Lehr st ellen )의 단기적 현실화 등이다

이러한 개혁 방안에서는 직업교육의 외형적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훈

련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법적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혁 방향도 듀얼시스템

의 지속적 유지 및 장점 보강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듀얼시스템에서 훈련직종의 신설 및 통폐합과 훈련직종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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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이 1970년대 초의 준비단계를 거쳐 1987년 기계- 금속가공 분야 직종 현

대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직업훈련 공인 직종은 1950년대

에는 901개까지 이르렀으나 1969년 직업교육훈련법이 제정된 이후 유사직종

은 통합하고 사양화된 직종은 폐지하여 1975년에는 465개 직종으로 줄어들

었다. 그 이후로도 직종의 통폐합 및 신설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1998년 현재 356개 직종이 되었다. 직업훈련법이 제정된 이후 모두 271개

직종이 개정 또는 신설되었다(BMBF , 1998)

나 . 자격제도의 운영

1) 듀얼시스템에서의 자격제도 운영

자격제도는 크게 수검자의 직무수행능력이 규정된 기준에 합치될 경우 해

당 자격증을 발급하여 공인하는 제도와 각급 양성기관을 마친 대상자를 대

상으로 최종 기준에 합치될 경우 자격을 발급하여 공인하는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일의 자격제도는 후자에 해당하며, 직업교육훈련법 제35조에

서도 자격검정 (Ab schlu sspruefun g )의 목적이 숙련공 훈련과정을 종결하는

단계에서 응시자가 소정의 직업적 자격에 도달하였는지 아닌지를 확증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BMBF . 1995).

이 자격검정에서는 듀얼시스템의 원칙에 따라 수검자가 직업학교 수업을

통해서 배운 핵심적인 교과 내용도 검증한다. 그러나 직업학교 수업을 통해

배운 모든 교과 내용을 수검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직종 직업훈

련의 핵심적인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상설 주(州) 문

교장관 협의회 (St andig er Konferen z der Kultu sminist er )가 의결한 직업학

교 교육과정(Rahmenlehrplan fu er die Berufs schule)에 의해 정해진다. 이원

적 제도의 한쪽을 구성하는 직업학교의 교육 내용을 자격 검정에 반영할 것

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자격 검정이 사업주 단체인 조합 (Kamm er )에 의

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자격검정에서 직업학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직업교육

- 67 -



훈련법 제37조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직업학교 교사

이다 . 직업학교 운영을 주관하는 주정부는 법적으로 직업학교 수료검정을

시행할 수 없다. 이것은 자격검정의 통합성 원칙(der Grundsat z der

Pru efu n g sein h eit )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검정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최종 자격검정에 따라 자격부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직업학

교에서의 교과시험 성적이나 과제물 성적 또는 직업훈련기간중 기업체내에

서나 직업학교에서 시행한 시험들의 성적이나 평상시 나타낸 능력 평가 결

과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중간시험(Zw ischenpru efung )

성적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각종 평가는 최종 자격검정을 위한 연습과정으

로서 형성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 취득여부와 성적 등급

은 최종 자격검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자격시험의 검정 내용은

매우 방대하고 검정방법도 다양하다.

그러나 직업학교 수료검정은 인정되지 않지만 자격검정위원회의 허락 아

래 최종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을 직업학교와 조합 (Kamm er )이 공동으로 시

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자격검정의 통합성 원칙에 따라 자격검정의 일부분을 조금씩 분할해

서 검정하는 것 (예: 필기시험은 8월에, 실기시험은 12월에 응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예외적으로 재시험이나 자격검정 예규

(Mu st erprufung sordnun g ) 제19조가 규정한 정당한 이유에 의해 시험에 불

참하게 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자격검정 통합성의 원칙에 따라

또한 자격검정은 통상적으로 5개월 이상 장기간 시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

다. 자격검정 내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장애인의 경우이다. 법

정 장애인이 아닌, 단지 독일어 해독 능력의 부족은 예외적 적용을 받지 못

한다. 이것은 모든 수검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자격검정의 내용은 직업훈련 직종규칙 (Au sbildung sordnung )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직종규칙의 검정기준 (Prufung sanfordesung en )이 자격검정 내용

의 표준이 되며, 검정의 방법, 시험의 구성 및 시험의 유형도 여기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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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다.

연방직업교육원(BIBB )의 직종규칙상의 자격검정기준 통일을 위한 제

안 (eine Empfehlung fuer die Vereinheitlichung von Pruefungsanforderungen)에

따르면 공업기술분야 직종의 자격검정은 기능검정 (F erfigk eit sprufun g )과 지

식검정 (Kenntnisprufun g )으로 구성된다. 기능검정은 기능과제 또는 직무수

행으로 실시되는데 기능과제가 부과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물만을 평가하고,

직무수행시험이 부과된 경우에만 작업하는 과정도 평가한다. 상업 및 사무

직종은 검정과목과 검정분야로 구분된다.

최근 새로 등장한 검정 방법으로 실습 (Prakt ische Uebung en )이 있다.

이는 시험관이 모의 상황을 주고 직무수행을 설명하도록 하는 구두시험의

일종이다.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기술분야의 시험 방법으로 새로 등장한

것은 작업계획 (Arbeit splanun g )이라는 시험과목이다. 이것은 직무를 독자적

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계획 능력을 검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 자격검정 위원회 (Pru efun g s au s s c hu s s )

가 ) 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기능사 자격검정의 시행 주체는 일반적으로 조합 (Kamm er )으로 명명되지

만,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각 지방의 상공업 조합 (In du strie - und

H andels - Kamm er )과 수공업 조합 (H andw erk skamm er )이다. 이들 조합은 지

방마다 독립성을 갖는 조직으로서 중앙협의기구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조합들은 독자적으로 그

러나 합법적으로 자격검정을 시행하기 위해 각 직종별로 자격검정 위원회

(P ru efun g sau s schu ss )를 설치해야 한다 (CEDEF OP , 1994b ).

직업교육훈련법에는 자격검정위원회의 임무, 구성, 위원회의 소집, 의장,

의결기준 및 의결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자격검정위원회는 자격검정규칙

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세부규칙을 의결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직종이던지 하나의 자격검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검정응시자가

아주 소수인 경우에는 여러 지역 조합들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 69 -



수도 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 특정 직종의 자격검정에 응시자가 매우 다

수인 경우에는 한 직종에 대한 자격검정위원회를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다.

자격검정위원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세부규칙 의결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조합 규약으로 정해진다. 단, 동위원회는 검정결과의 평가에 관해서는 전적

인 자율성을 가지며, 이에는 조합 운영진이 개입할 수 없다.

나 ) 자격검정위원회의 권한

자격검정위원회는 자격검정시행만을 주관한다. 자격검정 전체의 총괄 운

영은 조합이 담당한다. 검정의 총괄이란 자격검정의 준비와 결과처리까지

포함한다. 검정의 시행(Abn ahm e)이란 무엇보다 성적의 사정과 평가이다.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필기 및 실기시험 문제의 출제와 선정은 자격겸정위원

회에서 하지 않는다. 시험문제는 범지역적(혹은 전국)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기능사자격 시험문제의 출제 및 구성을

시험문제및교재개발청 (PAL : Pruefungsaufgaben und Lehrmittel- Entwicklungsstelle)'

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시험문제에 대한 결정은 검정의 준비단계에서

조합 운영진이 직접 하지만, 구두시험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주관한다.

다 )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자격검정위원회는 최소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검정직종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어야 하며 자격검정시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여야 한다.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은 크게 사용자측의 추천을 받은 위원, 노

동자측의 추천을 받은 위원 그리고 직업학교의 교사로 구성된다. 최소 위원

전체의 2/ 3는 사용자 및 노동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

고 각 위원은 직무 대행자에게 자신의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각 위원은 해당직종위원회에 최장 5년간 봉직할 수 있다. 노동자측 위원

은 해당 직업훈련 담당기관(조합)의 관할지역 노동조합 및 노동자 자치단체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사회, 교육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노동자측

의 입장을 대표한다. 직업학교 교사는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기한 내에 추천된 위원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조합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위원의 추천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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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위원의 직위는 명예직이다. 위원활동과 관련하여 수행한 직무 중

소속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합의 보상을 받

을 수 있다.

다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특징

1) 직업교육훈련과정과 자격검정 기준의 통합 연계

직업교육훈련법(BBiG)에 근거하여 직종별로 교육훈련 과정상의 교육훈련

기간, 내용, 학습 내용의 시계열적 조직 및 자격검정 평가기준을 정하는 직

업교육훈련규정 (Au sbildun g sordnung )은 직업교육훈련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 내에 교육훈련의 내용과 순서만이 아니라 자격검

정의 기준과 방법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BMBF , 1995).

교육훈련과 자격검정이 내용적으로 동일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과 자격검정의 내용사이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직업교

육훈련규정내의 자격검정기준을 규정한 제12조 제1항에 자격검정인 수료시

험은 직업교육훈련규정의 부록에 상세하게 예시된 기능과 지식, 직업학교

수업의 주요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2 ) 엄정한 자격 검정 시행

3.5년이나 지속되는 교육훈련 과정의 성패가 자격검정에 의해서 판정된다.

자격검정에 합격하지 못하면 교육훈련을 수료한 것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기술공 전문학교에 진학할 때도, 기능장 시험에 응시할

때도 전문공 자격이 입학 내지는 응시 조건이 된다.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교육훈련 과정의 이수는 의무교육기간을 채웠다는 것 외에는 아무 쓸

모가 없다(BMBF , 1995).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3.5년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중간시험

이나 기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자격시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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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최종시험만이 자격취득의 당락을 결정하는 자료가 된다고 직업교육훈

련규정은 정하고 있다. 자연히 자격검정의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전기기계조립공의 자격검정은 2개의 실기과제 제작 (도합 10시

간 이내), 세 가지의 시험작업 (4시간 이내), 4개 과목 (전공 공학 지식, 회로

및 기능분석, 공업수학, 경제 및 사회)의 필기시험 (도합 6시간)으로 구성된

다. 검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두시험도 실시할 수 있다. 이들 과제 및 과

목의 시험 내용과 범위, 합격 기준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리

고 구두시험을 제외한 각 과목의 시험시간을 모두 합하면 무려 20시간이나

된다. 최근 새로 제정된 정보통신 (IT )분야 직종의 자격검정은 35시간의 과제

제작과 작업 계획 수립, 과제내용에 대한 검정위원들 앞에서의 발표 및 질

의응답으로 시험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거의 개별화된 전문직 시험과 같이

실시하게 되었다. 요식 행위가 아니라 직업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에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기업의 훈련소나 학

교의 형편상 그것을 실제로 교육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모두 검정 대상이 된

다. 각 과목의 시험에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고 필기, 실기, 구두시험 등 다

양한 시험 방법이 활용된다.

3 ) 자격검정 시행에 따른 질 관리 체제 확보

가 ) 교육훈련 관할기관에 의한 자격검정의 시행

직업교육훈련법에 의하여 각 지역의 조합 (Kamm er )은 기업체에서 실시하

는 직업교육훈련 관할, 감독기관(Zu staendig e Stelle )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

격검정도 지역의 수공업 조합 또는 상공업 조합이 책임을 지고 검정 위원회

(P ru efun g sau s schu ss )를 결성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이들 직업교육훈련 관

할기관이 자신들이 실시하는 검정의 시험문제 출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방식은 각 지역별로 자격증의 내용이나 수준에 격차가 생길 수 있

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자격검정의 기준이 매우 상세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으며, 종별 자격의 전국적인 균등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국에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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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 관할 기관에 자격검정 문제를 공급하는

PAL (Pruefun g saufg aben un d Lehrmitt el- Entw icklung sst elle )과 같은 기관의

문제은행을 이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공인된 350여 개 직종에서

각 지역별로 매년 2회씩 시험이 실시되는데, 한 직종마다 한번 시험을 치를

때 약 150개의 문항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10만

개 이상의 문항이 작성되어야 한다.

각 지역 조합에 의해 실시되는 전문공 및 숙련공 자격시험은 국가단위의

표준시험이 아니다. 이들이 사용할 시험문제를 공급하는 문제은행들은 국가

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사설 영리기관이다. 교육훈련 관할권을 위임할

때 자격검정의 권한도 위임한 것이다.

나 ) 직업교육 및 자격검정의 시행과정에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

직업교육훈련은 일반교육과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훈련을 국가가 아닌 사업체 및 사업체 단체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이익에 반하는 또는 그와 크게 관계되지 않는 내용들이 소

홀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직업교육

훈련의 내용 기준을 결정할 때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그

러므로 교과 내용에서 맨 먼저 훈련생이 갖는 임금 계약에 대한 권리,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적인 권리 등을 가르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자격검정에서 직업학교 교육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직업학교 교육을 도외시할 것이다. 그래서 검정위원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직업학교 교사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조

직인 조합이 검정을 주관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만을 강조하면 자격취득자

의 질이 균등하지 않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국가가 개입하여 조정한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각 지역 관할기관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축소하는 것이다. 교육훈

련 및 자격검정의 내용을 결정할 때 이해 관련 단체의 대표가 모두 동수로

참여하게 하고 운영과정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일부 집단의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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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을 배제하고 있는 이 방식은 합의에 이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

되지만, 민주적 참여에 의해 독단과 전횡을 방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합의된 사안이 갖는 권위이다. 즉,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그것을 준수

하는 것이다. 일단 의결된 것은 쉽게 고칠 수 없다. 자격취득자를 일반근로

자와 차별하여 우대하는 것을 노동조합도 인정하고, 자격취득자외 무자격자

간에 차별적인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4 ) 계속직업교육체제로의 연계

복선형 학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독일은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이 성격과 운영제도 상에 크게 차이가 있다 . 그러므로 직업교육을 이수

한 것을 일반교육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 일반교육을 이수하던

학생이 직업교육 경로로 이행하는 것은 비교적 문제가 작지만 직업교육

을 이수한 학생이 일반교육 경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

력을 들여 부족한 학교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직

업교육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을 일반교육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주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BM B F , 1998 ).

하우프트슐레를 졸업한 다음 듀얼시스템을 수료한 사람이 고등교육을 이수하

기 위해서는 기능장 학교 및 기술학교로 구성된 직업전문학교 (Berufsfachschule)

에 진학할 수 있다 . 혹은 전문고등학교 (F achoberschule)를 이수하고 졸업시

험에 합격하면 동일계 전문대학 (F achh och sch ule ) 입학자격을 취득한다 .

따라서 듀얼시스템과 전문대학교육을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계

속직업교육기관이 전문학교를 거쳐야 된다 . 독일에서 자격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나 상급 자격취득 시험에 응시할 때 필수 요건이 된다 ([그림 Ⅲ

- 5] 참조 ).

- 74 -



[그림 Ⅲ- 5] 독일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운영 현황

4 . 프랑스

프랑스는 직업교육은 물론 자격제도가 국가 주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의 국가자격 수준 체계는 1960년대 초에 제4차 경제·사회 개

발 계획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그 목적은 노동인구를

교육훈련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다양한 직업 범주 안에 있는 직무 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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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직업교육훈련과 고용간의 괴리를 해소하

고, 치열해 지는 국제 경제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직업

능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이정표 외, 1998).

프랑스의 국가 자격 수준 분류 체계는 중등학교, 직업기술대학 그리고 일

반 대학의 모든 자격을 포함하며, 특정 분야의 능력 수준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학위의 성격이 강하다. 직업교육 역시 자격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

성을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교의 졸업증서는 곧 개인의 직업능력을 구체적으

로 표현해 주는 자격증의 기능을 한다.

여기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자격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연

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프랑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특징과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가 .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운영 현황

프랑스의 고등학교는 일반계와 기술계 고교 및 직업고로 구분된다. 일반

계와 기술계 고교 졸업생들은 일반 바깔로레아 (bac)와 기술 바깔로레아(bac)

를 준비하고, 기술자 수료증 (BT :brev et de technicien )을 취득한다. 반면에

직업고는 한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직업능력을 길러 주는 데 목적이

있는 직업능력증명서 (CAP )나 숙련공이나 유자격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직업교육수료증 (BEP )을 취득하게 된다.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교육 (e n s e ig n em en t te c hn olog iqu e )

기술교육과정을 통해서 응용기능(art s appliqués), 호텔업무 등 25개 분야의 기술

자 수료증(BT )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차 산업 과학 및 기술(ST T :

Science et T echnologie T ertiaires) 전공, 2차 산업 과학 및 기술(ST I: Sciences et

T echnologies Industrielles) 전공, 체육 및 스포츠 (EPS: Education Physique et

Sportive) 전공, 의료사회과학 (SMS: Sciences Médico- Sociales ) 전공, 그리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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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 과학 및 기술(STL: Sciences et T echniques de Laboratoire) 전공 등이 있다.

2 ) 직업교육 (e n s e ig n em en t prof e s s ionn el )

직업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업 적성 자격증 (Cer t ificat d 'A pt itu de

Professionnelle- CAP), 직업 교육 졸업증(Brevet d 'Etudes Professionnelles

- BEP), 직업 바깔로레아(Bac Pro)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직업 적성 자격증(CAP) 준

비반, 직업 교육 졸업증(BEP) 준비반, 직업 바깔로레아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 적성 자격증 (CAP ) 준비반은 한 직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능력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CAP 취득을 위한 일반교육과 기

술 및 직업 교육, 다양한 현장실습 (on - the- job training )을 실시한다. 일반교

육을 위해 주당 14.5시간∼16시간이 배당되며, 프랑스어, 수학, 역사와 지리,

경제학, 시민 교육, 현대 외국어, 예능, 가정 및 사회 경제학, 체육 등의 교

과목을 가르친다. 이러한 일반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대 세계에 관한 기

초 일반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의 요구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술 및 직업 교육을 위해서는 주당 12시간∼17시간 정

도가 배당된다. 기술 및 직업 교육은 이론교과, 실습, 현장실습으로 구성되

며,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CA P 취득 이후에 학생들은 계속

교육을 받거나 BEP를 취득하기 위하여 준비한다.

직업 교육 졸업증 (BEP )은 숙련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업 자격이며, CAP보

다 더 폭넓은 능력 수준을 요구한다. 직업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2년 동안에 BEP 취득을 위해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및 현장 실

습을 실시한다. 일반교육을 위해 주당 14시간∼22시간이 배당되며, 학생들은

대부분 중학교에서 배웠던 교과목들을 계속해서 배우는데 이러한 교과들은

직업 세계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기술교육을 위

해서는 주당 16시간∼20시간 정도 배당된다.

직업 바깔로레아 (Bac Pro)는 하나의 직업에 진출하기 위한 취업 자격증인

동시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며, 직업고등학교 2학년과 졸업 학년

2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 준비한다. 관련 전공 CAP , BEP 소지 응시자에게

- 77 -



우선권을 준다. 수업시간은 주당 30시간이며, 이 중 전공수업은 16시간∼18

시간으로 직업기술, 과학 교육에 할당된다. 일반교육은 국어 (3시간∼4시간,

세계로의 개방과 표현을 중시), 외국어(2시간∼3시간), 역사·지리, 시민 교

육을 통한 현대 세계에 대한 지식(2시간), 체육 (3시간), 예능 (2시간), 그 외 3

시간∼6시간의 개인 작업으로 편성된다.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은 2년간에

걸쳐 약 16주∼20주정도 실시된다. 직업 바깔로레아의 전공 분야는 1991/ 92

학년도에는 37개였으나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표 Ⅲ- 7> 참조).

<표 Ⅲ- 7> 프랑스 직업 바깔로레아의 전공 분야 (1991/ 92학년도)

구 분 전공 분야

직업 바깔

로레아

(Bac Pro)

마무리 공정/ 수공예나 공예/ 건축(가격 연구, 작업 조직과 관리)/ 건축

(금속- 알루미늄- 유리- 합성제)/ 가공업, 목조 건축과 건물 개조/ 사무직

(비서직/ 회계직 옵션)/ 상업/ 서비스/ 대규모 건물 건축/ 마차 제작과

수리/ 해양 문화/ 산업 생산물/ 에너지 역할/ 전기 설비와 기자재/ 위

생과 환경/ 그래픽 산업(인쇄 형태 준비)/ 그래픽 산업(인쇄)/ 화학 산

업과 과정, 유통, 자동차 정비/ 가정용·집단용 기자재 정비/ 전자·시

청각 자재 정비, 농기구/ 공공 사업/ 공원과 정원 활용 정비/ 사무용

전산망 정비/ 자동 기계화 시스템 정비/ 자재 사용/ 재료틀 잡기/ 조형

과 혼합 양식/ 목재, 유연재 생산/ 기계적 생산/ 식당(요식업)/ 금속 구

조/ 공공 사업/ 대리 판매 등

자료: 이용숙, 조영태, 황규호(1994). 교육과정 개혁 국제 비교 연구. 연구보고 RR

94- 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64쪽.

직업 교육 과정은 수년에 걸쳐 학생수가 줄어들다가 (1985∼1992년 사이에

16%가 감소), 1993년 이래 계속해서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 (1995/ 96학년도

에 4,600명 증가). 3년 과정 CAP (현재 폐쇄되고 있는 중임) 준비반의 지원

자 수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불과 몇 년 전에는 40여만 명이었으나 지금은

25,000명만이 존재하고 있다. BEP나 2년 과정 CAP를 준비하는 반은 매년

커지고 있는데, 특히 2년 과정 CAP를 위한 준비반이 성장하고 있다.

직업 바깔로레아는 1985년에 도입된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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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계속해서 늘어나기는 해도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Ministère de l 'Education nationale, 1996). 직업 바깔로레아가 성공적으로 평가

되는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산학 협동 교육의 일

부로서 2년 과정 중에서 16주∼20주를 작업현장에서 보내어 현장 경험을 하

도록 한다. 둘째, 직업바깔로레아를 위한 과목 설정에 있어서 해당 과목을

신청하는 학교의 지리적 통학거리 범위 내에서 해당 직무에 대한 수요가 존

재하는지를 검토·확인한 후에만 이루어진다. 셋째, 직업 바깔로레아는 반드

시 관련 업종별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표 Ⅲ- 8> 직업고등학교 (LP )와 견습생 직업훈련소(CFA )내 자격증 취득자
현황

(단위: 천명)

준비수료증
1970년- 1971년 1975년- 1976년 1980년- 1981년 1985년- 1986년 1990년- 1991년

LP CF A LP CF A LP CF A LP CF A LP CF A
CAP 475 232 452 167 429 222 409 208 246 194
BEP 98 255 183 200 247
BP 1 8

Bac pro 1 93 4
총계 573 232 707 167 612 222 610 209 696 207

주: CAP : 직업적성증서, BEP : 직업교육수료증, BP : 직업교육수료증,

Bac pro: 실업대학입학자격

자료: Ministère de l Education nationale, R epères et références s tatis tiques , 1992.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9). 미발간 자료에서 재인용.

과도 준비 과정은 CAP나 BEP를 가진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위

해 일반 및 기술 고등학교 내에 특별히 설치된 과정으로서 BT n을 위한 마

지막 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평균적으로 주

당 30시간∼37시간의 수업을 받으며 수업시간은 학교에 따라, 연중 시기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최근 프랑스 교육부는 10%가 넘는 실업률과 경기침체 속에서 기술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2001년까지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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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개혁할 것을 밝혔다. 1996년 6월에 발표된 포루 개혁안(Projet

F auroux )은 모든 학위가 실제 생활에서의 직업능력의 정도를 규정하고 직업

활동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자격증이 실업을 막아주는 가장

효율적인 보호책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혁 논의를 기초로 하여 12 영

역의 직업기술교육 개혁 내용 중 자격증 체계의 개선 과 직업능력과 자격증

의 연계 의 2영역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10개의 세부 제안이 제시되

었다(구자억 외, 1998). 이와 같이 프랑스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격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나 .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프랑스의 자격제도는 국가 주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자격

제도의 유형으로는 국가 자격 수준 체계 아래에서 교육부와 농림부가 관리

운영하는 졸업증 또는 학위(diplôm es or degrees )와, 노동부 공인하에 관련

중앙부처와 대학을 포함한 훈련 기관 또는 기업이 관리 운영하는 공인 자격

증 (t it r es , cert ificat s )이 있다. 또한 민간자격제도로서 산업 부문별로 관리·

운영되는 산업 부문별 전문 직업능력 자격증 (CQP s )이 있다.

프랑스의 국가 자격체계는 6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수준 1, 2는 학사 학위

(Licen ce)나 그 이상의 자격을 나타낸다. 수준 3은 BT S , DUT , DEUG,

DEUST 등과 같이 2년의 단기 고등교육을 이수한 후 (b ac+2)에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다. 수준 4는 일반 바깔로레아, 기술 바깔로레아, 새로운 직업

바깔로레아를 포함하는 바깔로레아 수준이다.

직업 바깔로레아는 국가적으로 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자들

의 학력 수준을 높이고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을 보다 연계시켜야 한다는

판단 하에, 수준 3에서 바로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1985년에

신설되었다. 직업 바깔로레아는 보다 더 넓은 기술영역에서 구성되는 기술

바깔로레아와는 구별되며, 기술 바깔로레아와는 달리 곧바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직업 세계로의 진출 자격증이자 직업기술대학에 진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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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격증 역할도 하고 있다.

수준 5는 CAP이나 BEP 직업자격증 수준이며, 둘 다 중등교육 정도의 입

직 수준 자격이지만, BEP가 더 높은 자격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CA P는

특정한 직업에서 기능 전문 자격을 인정하는 직업 적성 증명서로서 250개

부문의 국가 자격이 있다. BEP는 중학교 4년 졸업 이후에 2년간의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3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CAP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보다 더 폭넓은 자격이다. CAP이나 BEP는

직업고등학교나 견습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준비할 수 있다.

수준 4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의무교육 졸업증이나 Brev et 이외에 아무

런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프랑스 청소년들은 중학교 이수

후 일종의 중학교 졸업증인 Brev et을 받는데, 적은 수만이 직업 Brev et을

받는다.

다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특징

1) 국가 직업능력 수준 체계를 중심으로 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프랑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국가 자격 수준 체계를 중심으로 자격제도

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CAP나 BEP , 직업바깔로레아는 졸업증인 동시에 직업자격증이 되는 것이다

([그림 Ⅲ- 6] 참조). 예컨대 수준Ⅴ에 해당하는 직업 적성 자격증(CAP )이나

직업 교육 졸업증 (BEP )의 경우, 직업고등학교나 견습 교육훈련 센터(CFA )

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중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순환 훈련 형태의 견습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

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반드시 이수한 후에만 관련 분야의 직업

적성 자격증 (CAP )이나 직업 교육 졸업증 (BEP )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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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 6] 프랑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연계 현황

또한 전문 분야 자격종목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산업계와 노동계

의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과 직업교육훈련 과정, 자격을 상호 연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과 자격간의 명확한 계통성으로 인해 개인은 취득한

자격증을 통해 본인의 직무수행능력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명확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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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의 기업은 스스로 노동력을 양성하기보다는 학교에 직업교육

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교직업교육을 통하여 기업

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기능을 갖춘 인재로 준비시켜 특정 직업자격을

취득시켜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다.

2 ) 자격과 학력간의 호환을 통한 연계

프랑스에서는 국가적 수준의 자격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실제적으

로 자격과 학력간의 연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대표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이외에도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직업 바깔로레아는 예외이다. 직업 바깔로레아는 직업 세계에 진출하

기 위한 취업 자격증인 동시에 관련 분야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으

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자격과 학력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보

여지나 이러한 연계 운영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3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에 따른 문제

프랑스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자격제도를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

로 나타낼 수 있는 신호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학력주

의 사고가 강하게 잔존하고, 국가 중심의 경직화된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산업체가 직업교육은 물론 이로 인해 자격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자격제도는 국가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는 국가관리형으로 산업체의 요구 및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시장 동향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 중심의 자격 정책은 산업계가 추진하는 계속교육의 추진을 어렵게

함으로써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한 후 직업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결과

를 가져온다. 결국 직업교육이나 자격제도 운영에 산업체가 적극 참여하고

있지 못한 점은 직업교육을 통해 이수하는 자격증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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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프랑스에서도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정규 학교

교육 이외에 직업교육훈련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

한 이유는 프랑스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 지상주의 사고로부터 비

롯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학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격제도가 오히려 부

정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교교육의 이수 연수에

따라 계층화가 뚜렷해지며, 자격이 학력을 보완하거나 능력사회를 지향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격제도가 학력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5 . 시사점

이상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각국의 연계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연계의 구성 방식에 따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

다.

1) 직업교육내용과 자격기준의 연계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근본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

업교육 내용과 자격기준이 일치 혹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상의

연계체제가 확립될 때 논리적으로 학력과 자격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 내용과 자격기준이 상호 일치되어

내용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영국, 독일, 프랑

스가 해당된다. 영국과 독일이 프랑스와는 달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직업교

육 내용과 자격기준을 개발·운영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작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은 직종별 단체 및 조합 등 산업체

이다. 국가는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관리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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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준 개발 및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프랑

스의 경우에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직업교육 및 자격제도 운영에 참여함으로

써 산업체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격

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 한계가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직업교육 내용과 자격기준이 통합적으로 개발되어

내용상의 연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

을 경우, 산업 현장의 수요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게 되어 직업교

육과 자격제도의 효용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이들 국가와는 달리 문부성은 직업교육을, 노동성은 직

업훈련 및 국가자격제도를 주관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 내용과 국가자격 기

준간에 연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부성은 우수한 민간자

격을 심사 인정함으로써 사회 및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자격과

의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산업체의 경우 학

교의 직업교육이나 국가자격제도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일본 기업이 자사 근로자는 자체적으로 양성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

아 있고, 학교 직업교육으로부터는 전문능력보다는 일반적인 기초지식 및

직업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일본 기

업은 사내 검정제도를 통해 자체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교교육과는 별개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산업현장의 요구나 필요에 탄

력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연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

업교육내용과 자격기준의 통합적 개발이 중요하기 보다는 자격 취득자를 최

종적으로 수요로 하는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연계의 효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2 ) 질 관리를 목표로 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 운영상의 연계

직업교육의 성과로서 자격을 취득할 경우,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자격

검정을 시행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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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자격제도가 어떻게 연계 운영되는가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독

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는 직업교육 과정이 곧 자격취득 과정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자격

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 결과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평가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GNV Q의 취

득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30% ) 교육과정 중 교사나 강사에 의해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70% ) 검정기관의 외부 평가자에 의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GNV Q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한 평가 방법과 절차가 강조되는 데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기도 한다(Gokulsin g et al, 1996).

독일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을 위하여

최종 평가시험을 치루게 된다. 평가 시험은 주로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필기시험, 실기시험, 구두시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의 직업능력을 철

저히 검증하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교

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의 공식적인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별개 운영되는 과정에서 시험 면

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학교에서 배운 직업교육내용과 독립적으로

자격 검정을 통해 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선진 외국의 경우, 철저하게 직업교육과정의 이수 결과와 상

관없이 객관적으로 자격검정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자격의 질 관리체제

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3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수평적 연계

셋째, 직업교육의 이수 결과를 자격취득에 반영하거나 자격취득 결과를

직업교육의 이수에 상호 반영함으로써 수평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앞

서 제시한 질 관리 방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다. 분석 대상국 모두 자

격의 질 관리를 위하여 자격취득시 필기나 실기시험 등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지 않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개인의 선행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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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험학습 등을 최대한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등 자격취득 방

법을 다양화 함으로써 자격 취득시 개인의 선행학습 결과를 존중해 주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 조차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있어서 문부성이 심사인정한

민간자격을 취득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단위와 호환하여 연계하고 있

다. 즉 문부성이 주관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간자격 취득 결과를

직업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격의 질 관리 확보 차원에서 자격

취득에 따른 시험 면제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행학습을

통해 습득한 개인의 능력을 종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에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자격 취득 결과를 직업교육의 강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단위와 자격간을 호환해 나가고 있다.

4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수직적 연계

취득한 자격 성과를 학력이나 학점 등 직업교육훈련에 반영하거나 호환함

으로써 국가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력개발에 따른 효율성과 경제성을 기대

할 수 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내용과 자격기준을 통합적으로 개발·운영

하고 있는 국가들은 학력과 자격간의 호환을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추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으로 GNV Q를 통해 학력과 자격간의 수직

적·수평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학교교육에서 GNVQ를 취득할

경우 원하는 바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할 수 있고 상급 직업자

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GNV Q는 학교의 직업교육과정을 매개체로 하

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적인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 통로를 제공해 주었

으나 궁극적으로 인문 중심의 학교교육과 자격간의 호환은 적극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 자격 취득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데 필요

수적인 요건이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 87 -



인문중심의 교육이 아닌 계속 직업교육기관으로 연계해 놓음으로써 지속적

인 직업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국가적 수준의 자격기준을 설계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자격과 학력간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들어 중

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이외에도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직업 바깔로레아는 예외이다. 직업 바깔로레아는 직업

세계에 진출하기 위한 취업 자격증인 동시에 관련 분야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프랑스에서 학력과 자격간의 호환

성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본과 같이 자격제도와 교육제도가 분리 운

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 자격 취득인 상급학교 진학시 거의 상호 연계되

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교육내용과 자격기준이 통합적으로 개발

운영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상급자격 취득이나 상급학교 진학시 적극적으

로 상호 연계시키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많은 국가들이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수직적 연계 체제를 확

보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비해 직업교육과 인문교육간의 연

계는 적극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계속직업교육체제를 통해 개인의 전

문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직업교육과 인문교육간의 연계가 적극적으

로 시도되고 있지 못한 것은 부분적으로 서구 사회에 팽배해 있는 학력주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 인문위주의 학력구

조가 갖는 고유한 기능을 일반 직업교육이나 자격제도와는 독립적으로 인정

하기 위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프랑스나 영국에

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

를 인문교육과 동등한 수준으로 체계화시켜 놓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두

영역간의 상호 호환은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이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주요국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상의 특징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Ⅲ-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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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9> 주요국의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특징 비교

구 분 일 본 영 국 독 일 프 랑 스

교육내용과
자격기준의
일치 여부

분리 일치 일치 분리

취득자격의
유형

매우 다양함
(국가/ 민간/ 공적자격 )

GNVQs (국가자격)
도제제도 참여시 해
당분야 민간자격취득

공적인 법적 성격을
갖는 상공회의소 자
격

CAP/ BEP/ 직업바깔로
레아 등 교육부 인정
국가자격

자격취득 방법

국가 및 민간이 실
시하는 필기·실기
시험 통과

내부평가 (30% )와 외
부평가(70% ) 병행하
여 질 관리

엄격한 최종시험 통
과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교사가 검정위
원됨)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
통과

자격취득시
시험 면제여부

면제 없음 면제 없음 면제 없음 면제 없음

학교교육과
자격간의

상호호환 여부

문부대신이 인정하
는기능심사인정
자격만을 단위로 일
부 인정

상위 자격 및 학력
취득시 상호 인정

자격을 취득하면
상급학교 진학에 유
리

직업바깔로레아 자격을
취득하면 대학 진학 가
능, 다른 자격의 경우
불가능

취업시
자격의 중요성

크게 중요치 않음
(학력 중시)

크게 중요치 않음
(실무경험 중시 )

매우 중요함
(자격중시)

크게 중요치 않음
(학력 중시)

평생직업능력
개발과 자격

입직후 취득자격이
중요치 않음

입직후 취득자격이
중요치 않으나, 국가
자격제도로 이를 강
조하고 있는 추세

입직후 자격취득이
매우 중시되며, 임금
승진에 중요한 기준

입직후 자격취득이 중
요하지 않음

제도운영 주관
부처

분리
(문부성: 직업교육,
(노동성: 국가자격)

통합 (교육고용부) 통합(연방교육과학
연구공학부 )

통합 (교육부)

산업계
참여 여부

소극적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자격운영
네트웍구축

여부
활성화 안됨

자격기준개발시 정
부, 노동조합, 업종별
협회, 교육기관 참여

정부, 회의소, 노동조
합, 직업학교교사 참
여에 의한 합의도출

활성화 안됨

주요 특징

·자격종목의 다양
성 확보

·자격의 단위 인정
을 통해 직업교육
의 현장성 강화

·일치된 교육내용과
자격기준을 중심으
로 자격취득 과정의
질 관리를 통해 학
력과 자격의 상호연
계 추진

·직업교육과 자격취
득과정을 통합 운영
하고, 엄격하고 객관
적인 자격시험을 통
해 자격의 질 관리

·일원적 자격체계로 오
히려 고학력화유도

·최근 개혁에 의해 학
교교육이외에 상위자
격취득통로를 확보함
으로써 다양한 직업능
력인정체제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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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와 요구 분석

제Ⅳ장에서는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실태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계에 대한 관련 집단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절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구성·운영 및 직업교육의

특징을 중심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운영 전반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대부분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 전반을 소

개하고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민간자격을 제시하였

다. 3절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자격출제기준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면담조사 결

과에 기초하여 운영상의 연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법·제도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직업교육 이수 결과와 자격취득간의 연계 실태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4절에서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중등단계 직업교육

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집단의 연계에 대한 요구를 분석

하여 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운영 개요

가 . 직업 환경의 변화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대체적으로 2010년까지 농림어업의 비중은 줄어

들고, 제조업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며, 서비스업의 구성비는 높은

탄력성과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된다.

농림어업의 경우 영농규모의 대형화와 고부가가치 작물 중심의 농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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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등으로 생산성은 향상되지만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저부가가치의 농

작물의 수입이 증대됨으로써 성장세는 둔화되어 전체적인 비중이 적어질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제조업

내 분업구조의 고도화와 한계자본의 수익은 감소하고, 국내의 고비용 구조

와 관련되어 해외 직접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제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제조업의 내부는 감소하지만 제조업내

부의 고기술·지식집약형 산업인 조립금속·기계장비산업 등의 비중은 상당

히 커질 것이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산업의 구조조정도 함께

일어남에 따라 반도체, 메커트로닉스, 신소재,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산업

등 첨단산업이 향후 제조업 내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 1> 산업별 취업자수 전망

(단위: 천명(% ))

구분 1997 1999 2003 20 10
연평균 증가율

1997 - 2003 2003 - 20 10
농림어업 2324 2126 1684 1201 - 5.2 - 4.7

광업 27 25 22 17 - 3.0 - 3.4
제조업 4474 4232 5043 5282 2.0 0.7

전기가스 76 80 103 149 5.1 5.4
건설업 2004 1909 1937 1777 - 0.6 - 1.2
도소매 5798 5407 5546 6408 - 0.7 2.1

운수창고 1165 1141 1306 1319 1.9 0.1
금융보험 1908 1844 2410 3434 4.0 5.2

기타서비스업 3272 3590 4430 5168 5.2 2.2
계 21047 23044 22485 24758 1.1 1.4

자료: 장창원 외(1998).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은 낮으나, 수요의 소득탄력

성이 높아서 상대적인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보화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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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진전에 따라 통신, 금융, 기업서비스, 의료, 보건 및 영상소프트웨어 등

에서 급성장이 기대된다. 이러한 분야는 신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여 성장의

잠재력과 전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산업별 취업 구조도 1차 산업의 비중

이 현저히 저하하고 제조업의 취업비중도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서비

스업의 취업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Ⅳ- 1> 참조> ).

또한 향후 노동시장에서 기술·기능인력의 구성도 반숙련공과 미숙련공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에 중간기술자 이상의 인력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Ⅳ-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자, 다기능 기술자, 숙련공의 평균 증

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반숙련공이나 미숙련공의 경우에는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기술·기능인력에 있어서 숙련공의 구성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은 추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 반숙련공의 비율은 다소 낮아지

고 있다.

<표 Ⅳ- 2> 기술·기능인력의 구성 전망

(단위: 천명(% ))

구분

연도
기술자

다기능 기술자
숙련공 반숙련공 미숙련공 계

기술공 고숙련공

1995
124
(1.8)

166
(2.4)

403
(5.8)

570
(8.3)

2975
(43.3)

2248
(32.8)

938
(13.6)

6856
(100.0)

2000
187
(2.4)

249
(3.2)

514
(6.7)

763
(10.0)

3352
(44.3)

2344
(31.0)

909
(12.0)

7555
(100.0)

2005
255
(3.2)

336
(4.2)

634
(8.0)

969
(12.2)

3584
(45.4)

2278
(28.8)

806
(10.2)

7892
(100.0)

2010
316
(3.8)

413
(5.0)

770
(9.4)

1183
(14.5)

3793
(46.6)

2153
(26.4)

688
(8.4)

8133
(100.0)

평균
증가
율

1996- 2000 8.6 8.4 5.0 6.0 2.4 0.8 - 0.6 2.0
2001- 2005 6.4 6.2 4.3 4.9 1.3 - 0.6 - 2.4 0.9
2006- 2010 4.4 4.2 4.0 4.1 1.1 - 1.1 - 3.1 0.6

자료: 윤석천·신광호(1996). 중장기 산업인력 수급전망과 대책. 천안: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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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환경 변화

우리 나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별 학생수는 < 표 Ⅳ- 3> 과 같이 1970년

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

되면서 1990년 초반에는 오히려 학생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정부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계 고교 대 실업계 고교 비율을 50 대

50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학생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1998년 들어 다시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일반계 고교 대 실업계 고

교 학생수 비율에서 나타난다.

농업계 고교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공업계는 지속

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상업계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Ⅳ- 3> 계열별 학생수의 변화 추이

(단위: 명(% ))

연

도

실업계 고교 인문대 실업비율

농업 공업 상업 기 타 계 인문계 실업계

1970 51,689(18.8) 77,332(28.1) 119,095(43.3) 26,899(9.8) 275,015(100.0) 53.4 46.6

1975 59,114(12.4) 139,638(29.4) 218,652(46.0) 57,464(12.1) 474,868(100.0) 57.8 42.2

1985 63,590(7.2) 223,494(25.2) 477,900(54.0) 120,618(13.6) 885,962(100.0) 58.8 41.1

1990 49,586(6.1) 198,394(24.5) 454,806(56.1) 107,883(13.3) 810,651(100.0) 64.5 35.5

1991 44,082(5.5) 203,593(25.3) 444,113(55.2) 112,233(14.0) 804,021(100.0) 63.6 36.4

1992 37,809(4.7) 221,675(27.3) 437,070(53.8) 115,938(14.3) 812,492(100.0) 61.8 38.2

1993 33,109(4.0) 249,499(30.0) 433,830(52.1) 115,590(13.9) 832,028(100.0) 59.8 40.2

1994 31.084(3.7) 279,885(32.9) 432,722(50.8) 107,804(12.7) 851,495(100.0) 58.7 41.3

1995 32,405(3.6) 315,093(34.6) 448,732(49.2) 115,223(12.6) 911,453(100.0) 57.8 42.2

1996 33,726(3.6) 338,871(36.1) 453,169(48.2) 113,667(12.1) 939,433(100.0) 58.1 41.9

1997 34,632(3.8) 358,614(37.4) 456,327(47.5) 110,464(11.5) 960,037(100.0) 58.9 41.1

1998 32,678(3.5) 356,172(38.4) 430,745(46.4) 107,812(11.6) 927,407(100.0) 60.1 39.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1999). 교육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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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실업계 고교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경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

의 진학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체 졸업자의 1/ 4정도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다. 반면에 취업률은 1992년의 69.2%를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

여 1998년 현재는 35.2%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실업계 고교에 진학

하는 학생들이 일반계 고교 학생과 구분 없이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계 고교의 종국교육 성격이 약화되고 점차 계

속교육상의 한 단계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표 Ⅳ- 4> 는 1970

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시계열로 제시한

것이다.

<표 Ⅳ- 4>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

(단위: 명(% ))

연 도 졸업자 진학희망자 진학자 취업자 기 타

1970 75,993(100.0) 13,139(17.3) 6,033((7.9) 31,569(41.6) 25,252(33.2)

1975 153,903(100.0) 27,762(18.0) 11,048(7.2) 63,437(41.2) 51,656(33.6)

1980 263,735(100.0) 62,678(23.8) 23,019(8.7) 102,812(40.0) 75,226(28.5)
1985 359,568(100.0) 83,033(23.1) 36,910(10.3) 143,214(39.8) 96,411(26.8)

1990 334,720(100.0) 60,570(18.1) 22,710(6.8) 210,113(62.8) 41,327(12.3)

1991 387,998(100.0) 59,789(15.4) 21,122(5.4) 271,344(69.3) 35,743(9.2)

1992 338,194(100.0) 63,517(18.7) 23,851(7.0) 218,888(64.6) 31,938(9.4)

1993 342,423(100.0) 70,045(20.5) 27,979(8.2) 209,871(61.3) 34,528(10.1)
1994 335,886(100.0) 80,675(24.0) 38,708(11.5) 192,165(57.2) 24,338(7.2)
1995 351,421(100.0) 92,288(26.3) 49,699(14.1) 190,148(54.1) 19,286(5.5)
1996 382,658(100.0) 107,962(28.2) 60,373(15.8) 196,403(51.3) 17,920(4.7)
1997 403,846(100.0) 129,934(32.2) 79,961(20.0) 177,532(44.0) 16,419(4.1)

1998 464,504(100.0) 162,088(35.0) 107,824(23.2) 164,075(35.3) 30,517(6.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1999). 교육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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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5> 1998학년도 실업계 계열별 취업 및 진로 현황

(1999. 3. 1 현재)

계

열

성

별

취 업 현 황 기능사자격취득현황

졸업생수
(A )

취업희망
자
(B )

취업자수
(C)

취업희
망자비
(C/ B)

취업
자비

(C/ A )

응시자수
(D)

취득자수
(E)

취득희
망자비
(E/ D )

취득자
비

(E/ A)

농업
남 6,487 3,599 2,826 78.5 43.6 5,964 5,403 90.6 83.3
여 3,641 1,863 1,544 82.9 42.4 3,203 2,910 90.9 79.9
계 10,128 5,462 4,370 80.0 43.1 9,167 8,313 90.7 82.1

공업
남 94,811 55,400 51,572 93.1 54.4 93,430 89,954 96.3 94.9
여 14,455 8,712 7,910 90.8 54.7 13,517 12,499 92.5 86.5
계 109,266 64,112 59,482 92.8 54.4 106,947 102,453 95.8 93.8

상업
남 25,168 13,503 11,672 86.4 46.4 19,554 10,242 52.4 40.7
여 112,007 77,146 71,264 92.4 63.6 97,281 63,055 64.8 56.3
계 137,175 90,649 82,936 91.5 60.5 116,835 73,297 62.7 53.4

기타
남 2,142 1,397 1,177 84.3 55.0 1,974 1,752 88.8 81.8
여 915 325 194 59.7 21.2 777 737 94.9 80.5
계 3,057 1,722 1,371 81.7 44.8 2,751 2,489 90.5 81.4

계
남 128,608 73,899 67,247 91.0 52.3 120,922 107,351 88.8 83.5
여 131,018 88,046 80,912 91.9 61.8 114,778 79,201 69.0 60.5
계 259,626 161,945 148,159 91.5 57.1 235,700 186,552 79.1 71.9

계

열

남

녀

진 학 현 황

응시자수
4년제대학

(G )
산업대학

(H ) 전문대 (I) 계

(F ) %(F/ A)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일반
전형

특별
전형

J =
(G+H+I)

%(J/ A
)

농업

남 3,122 48.1 72 203 5 379 539 1,467 2,880 44.4
여 1,723 47.3 54 95 2 199 276 897 1,574 43.2
계 4,845 47.8 126 298 7 578 815 2,364 4,454 44.0

공업

남 52,157 55.0 2,512 2,049 295 2,268 6,281 26,949 40,354 42.6
여 7,435 51.4 613 457 30 210 1,174 3,014 5,498 38.0
계 59,592 54.5 3,125 2,506 325 2,478 7,455 29,963 45,852 42.0

상업

남 15,437 61.3 1,304 563 184 313 3,222 5,322 10,908 43.3
여 44,984 40.2 2,078 933 350 322 12,256 12,990 28,929 25.8
계 60,421 44.0 3,382 1,496 534 635 15,478 18,312 39,837 29.0

기타

남 739 34.5 16 77 1 22 230 300 646 30.3
여 610 66.7 33 17 7 0 408 176 641 39.1
계 1,349 44.1 49 94 9 22 648 476 1,287 42.1

계

남 71,455 55.6 3,904 2,892 485 2,982 10,272 34,038 54,788 42.6
여 54,752 41.8 2,778 1,502 389 731 14,114 17,077 36,642 28.0
계 126,207 48.6 6,682 4,394 874 3,713 24,386 51,115 91,430 35.2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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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5> 는 98년도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 현황을 계열별

로 제시한 것이다. 실업계 고교 총 취업률은 57.1%로 나타나고 있는데 계열

별로 보면 상업계 (60.5% ), 공업계 (54.4% ), 농업계 (43.1% ) 순으로 높게 나타

난다.

기능사 자격취득률을 보면 실업계 전체가 71.9%이며, 계열별로는 공업계

(93.8% ), 농업계 (82.1), 상업계 (53.4%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열

간 차이는 기능계 자격과 사무계 자격이 각기 다른 검정기관에서 시행되며,

필기시험의 면제 등 자격취득 기준이나 방식이 다소 상이한 데서 비롯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약 35.2%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계열별로는 농업계 (44.0% ), 공업계 (42.0% ), 상업계 (29.0% ) 순으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중등단계 직업교육과정의 시초는 1954년 문교부령 제35호로 제정·공포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 에 의해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내에서

실업교육이 실시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1958년 문교부령 제76호로 제정·공

포된 실업계 고등학교 및 기타 전문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시간배당

기준 이 마련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기반으로 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정

이 편성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전문교과 필수선택 시간의 합을 교육법

에 제시된 전 교과시간의 30%를 초과 이수토록 하였다.

이후 7차례 교육과정의 개편이 있었고 이중 1981년에 개정 고시한 제4차

교육과정을 통해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체제가 크게 달라졌다. 공업계 고교

학과는 교육과정상 19개를 설정해 두고 새로운 학과의 개설과 통폐합이 있

을 때 이를 표준으로 하여 준용토록 하였다. 또한 상업계 고교 학과는 상업

과 단일 학과에서 처음으로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처리과의 4개 학과

로 분류되었다. 또한 전문교과 내용도 양과 수준이 적정화되었고 유사 과목

의 통폐합과 새로운 과목이 신설되었다. 특히, 교육과정 편성을 학과별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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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선택과목이 제시되는 학과단위 편제에서 각 과별로 5개의 필수과목만

을 제시하고 나머지 전문과목 전체를 선택과목화하여 모든 학과가 특성에

맞게 이수단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학과 편제에 탄력성

을 주었다. 또한 전문선택과목도 필요하면 공업계, 농업계, 상업계, 수산해운

계 및 가사실업계의 전문과목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학과의 특성을 살

릴 수 있도록 하였다.

1988년에 고시된 제5차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구조를 바탕으

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한 것으로 1990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게 되

었다. 1996년 1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유능한 중견 기능·기술인 또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업

기술인 등 실업계 고교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할 기술인상을 제시했던 것

에 반해 현행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양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인간상을 제시

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제6차 교육과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총

이수단위 204단위 중에서 전문과목을 82단위 이상 이수하고, 이중 3개 과목

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과별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학과별

필수과목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제7차 실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징은 고교 1년까지 10년간 국민 공

통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업계 고교의 성격을 산업 각 분야에 종사할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할 창의적인 기능·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전

문교육을 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 각 분야의 기초 기능·기술을 습득시키는 완성 교육적

성격과 기초 기능·기술을 바탕으로 직업의 전 생애에 걸쳐 전문 기능·기

술을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과 연계된 계속교육적 성격

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1) 농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구성 운영

농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은 시대의 변화, 산업사회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농업계 고교 교육목표도 변화되었다. 제2차(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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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교과목의 통폐합, 학과간의 융합, 교실학습과 실

습과의 통합, 지역성의 강조, 그리고 설치학과의 변경 등을 통하여 자립 영

농인 양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하여 제3차 (1971∼1981) 농업교육과정에서

는 자립 영농인 양성과 더불어 농업분야의 기술자 즉, 농업 관계직 취업자

양성이라는 이원화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학과별로 분화된

과정을 운영하였고, 교과목의 세분화를 통하여 과별 특성을 심화시켰으며,

종합실습을 두어 실습과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하였다.

제4차 (1981∼1988) 교육과정에서는 생산학과(농, 임, 축, 원, 잠, 자영농과)

의 방향이 종합농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관련학과 (농업토목

과, 식품가공과, 농업기계과 등)는 직무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를 위하여 농업기계 교육의 강화, 전문교과목의 통폐합, 학교장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 체제 확립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실제 생활에서 경영 능력을 배

양하기 위하여 영농 설계 및 경영실습 등을 강조하였다.

제5차 (1988∼1996) 교육과정에서는 농업교육의 본래 취지를 부각시키면서,

농업에 경제원칙이 도입되어 국민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라는 관점

에서 미래 농업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었다.

제6차 (1996∼2002)와 제7차 (2002∼)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6차

는 관련 직업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기능인을 육성하는 것인 반면,

제7차는 관련 직업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총 7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학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과 같이 11개 학과의 교육과정을 제시

하고 있지만, 기존의 농촌지도과를 폐지하고 조원과를 신설하였다. 제6차 교

육과정에서는 농업과, 임업과, 축산과, 원예과, 잠업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

과, 식품가공과, 생활과학과, 자영농과, 조경과, 농산물유통과 등의 학과가 있

었고, 이 중에서 농산물유통과가 신설되어, 학과수가 12개로 늘었고, 농업가

정과는 생활과학과로, 조원과는 조경과로 변경되었다(<표 Ⅳ-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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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6> 1990년대 농업계 고교 학과의 변천

학과명
19 9 1 199 3 199 5 1996 1997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농업과 240 8,219 132 3,645 70 1,907 51 1,507 35 1,118
식물자원과 3 157 6 299 12 471
농업경영과 5 170 10 337
원예과 275 11,418 231 8,156 198 7,104 183 6,892 174 6,819
도시원예과 5 231 6 268 10 387 17 657
생활원예과 10 327 9 342 9 365
시설원예과 1 44 3 137 5 199
자영원예과 1 36 6 209
잠업과 3 125 3 119 3 135 3 131 3 135
축산과 277 9,993 192 5,404 127 3,657 92 2,918 78 2,783
동물자원과 3 139 19 732 9 319
자영축산과 1 35 6 209
임업과 62 1,913 17 562 11 484 10 440 9 393
농산제조과 12 455 1 19
식품가공과 37 1,603 78 3,121 100 4,188 109 4,716 113 5,034
식품산업과 2 105 4 200 6 272
농업기계과 82 3,791 118 4,878 140 5,488 133 5,270 130 5,178
농업토목과 92 3,727 70 2,478 53 1,722 46 1,662 43 1,635
녹지토목과 2 96 3 111 3 116
농업기계정비과 2 104 3 140 3 131
농업중장비과 1 47 3 105 3 98 3 109
산업기계과 1 53 8 385 13 588
농업가정과 17 565 4 90
자영농과 45 1,408 43 1,207 42 1,216 43 1,309 45 1,355
농업전산과 6 300 28 1,127 42 1,676 42 1,752 39 1,673
농업유통정보과 16 700 35 1,563 40 1,804 41 1,903
농업유통과 1 48
조경과 12 547 27 1,237 35 1,611
조원과 13 565 35 1,325 23 973 9 377 1 39
환경보전과 4 193 9 431 11 516
생산환경과 2 82
생물과학과 2 104 4 208 7 326
지적과 1 53
생물응용과 1 20

계 1,161 44,082 974 33,109 895 32,405 876 33,726 871 34,703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228쪽.

2002년부터 적용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농업과, 임업과, 축산과, 원예과,

잠업과 등의 생산학과를 식물자원과와 동물자원과로 통합 조정하였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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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학과가 없는 생활과학과는 삭제하였으며, 자영농과를 농업경영과로 명

칭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기본 학과는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경영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식품가공과, 환경보전과,

조경과, 농산물유통과 등이 있다 (두창묵, 1999).

1997년도 현재 학생수는 원예과, 농업기계과, 식품강공과, 축산과, 농업유

통학과, 농업전산과, 조경과, 자영농과 등의 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2 ) 공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구성 운영

1963년에 제정된 제2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공업계 고교 교육목표가

별도로 설정되었다. 이후 1971년과 1976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이 개정

되었으나 공업계 고교 교육목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제5차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

할 수행, 인격 형성, 진로 개척에 필요한 자질 등을 강조한 교육목표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제6차 공업계 고교 교육과정상의 가장 큰 특징은 실업계열 전체 전문교과

와 학과를 한 표에 예시함으로써 실업계열 전체의 벽을 허물어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다는 데 있다. 또한 공업계 고교의 보통교과는 총 이수단위가

40%∼60%가 되어야 하는데 과정별 필수과목 중에서 전문교과의 기초가 되

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공통 필수과목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계, 전기, 토록, 건축과의 경우 공통과학 (8

단위) 대신에 물리Ⅰ, 혹은 물리Ⅱ를 이수할 수 있고, 식품공업, 화학공업과

에서는 공통과학 대신에 화학Ⅰ, 화학Ⅱ를 이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1993년 7월에 확정된 신경제 5개년 계획 의 일환으로 기능

기술인력 양성제도 개편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은 공업계 고교를 단

계적으로 개편하여 2·1체제 를 적용하는 학교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

고 있다. 2·1체제 는 학교에서 2년 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 현장에서 1년

간의 실기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1체제 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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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만한 사항은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발시 유사 직종의 공통적인 기초 기

능과 지식을 강조하고 내용을 정선하기 위해 기존 교과를 합리적으로 통폐

합하였고, 전문교과의 구성을 학교와 산업체에서 배울 교과로 분리해서 마

련하였다. 또한 교과내용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쉽게 서술하고 산업체의 직

무를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모듈식 교재를 개발하였다.

1998년도 학과별 학생수를 보면, 기계, 전자, 전기, 전자기계, 건축, 전자계

산기, 자동차, 토목, 화학공업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Ⅳ- 7> 공업계 고교 학과의 변천 및 학생수

교육
과정

구분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9 8년 학 과 별 현 황

학급수 학생수

1 건 축 기 계 기 계 기 계 기 계 기 계 1,504 69,587

2 전자기계 전자기계 102 21,910

3 토 목 건 축 금 속 금 속 금 속 금 속 206 10,158

4 전 력 토 목 자 원 자 원 자 원 자 원 11 441

5 기 계 전 기 전 기 전 기 전 기 전 기 893 41,467

6 광 산 통 신 전 자 전 자 전 자 전 자 1,498 68,891

7 건축목공 전 자 통 신 통 신 통 신 통 신 163 7,945

8 전 기 화학공업 정보기술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437 20,320

9 전 기 방 직 토 목 토 목 토 목 토 목 408 18,072

10 요 업 염 색 건 축 건 축 건 축 건 축 454 21,542

11 화학공업 광 산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산업디자인 280 13,316

12 응용화학 금속공업 화학공업 화학공업 화학공업 화학공업 376 17,030

13 공 예 인쇄공업 요 업 요 업 세라믹 세라믹 6 261

14 인쇄공업 공 예 식품공업 식품공업 식품공업 식품공업 33 1,481

15 방 직 자동차 섬 유 섬 유 섬 유 섬 유 69 3,241

16 기계공작 요 업 인 쇄 인 쇄 인 쇄 인 쇄 30 1,402

17 목형주물 식품공업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418 18,325

18 염 색 조 선 조 선 조 선 조 선 조 선 6 308

19 금속공업 항공정비 항공정비 항공정비 항공정비 27 1,277

20 자동차 철도운전 환경공업 38 1,753

학과수 19 17 19 18 19 20
계 7,372 34,0428전문

과목수
141 183 151 130 10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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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구성·운영

상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발맞추어 상업교육의 개

념을 점차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제2·3차 교육과정까지는 전

문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왔지만 제4차 교육과정부터는 실업계

교육과정과 일반계 고교의 보통교과를 통합하여 교육과정이 구성되었다. 또

한 제3차 교육과정부터 검토되어 왔던 학과별 전문화 과정이 현실화되었는

데 기존의 상업과 한 개밖에 없던 학과가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처리

과로 교육과정 운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표 Ⅳ- 8> 상업계 고교 과정별 학생수의 변화

(단위: 명)

연 도
학 과 198 1 1986 199 1 1996 1997

상 업 과 423,010 346,232 330,008 224,245 185,521

관 광 과 537 973 856

정보처리과 64,160 71,851 153,323 174,126

회 계 과 70,717 33,735 17,805 11,378

무 역 과 25,096 7,663 3,555 2,214

관광경영과 4,424 5,857

비 서 과 1,865 1,716

상업디자인과 8,261 9,957

사무자동화과 23,694 37,962

상업외국어과 1,441 2,217

유통관리과 3,478 4,676

경영정보과 4,028 11,626

유통경제과 1,147 2,366

상업경영과 3,507 4,285

관광용역과 109 176

품질관리과 106 208

상용영어과 181 361

전 산 과 588

그래픽디자인 194

공 통 과 899

계 423,568 507,178 444,113 453,169 456,327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6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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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5차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 이후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학

문적 발전과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데 목표를 두고 경영학과 컴

퓨터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전문영역의 확대

및 직업 종류의 다양화 추세에 대응하여 관광경영과, 상업디자인과, 비서과

를 확대 개설하여 전공학과의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고, 지역과 학교에

서는 새로운 학과 개설이나 통폐합이 있을 때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상업계고교에 사무자동화과, 유통경영학과가 신

설되고 학과 명칭도 산업사회 변화에 맞게 개칭하였다.

1997년도 현재 상업계 고교의 학과별 학생수는 상업과, 정보처리과, 사무

자동화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상업경영과, 유통경제과, 무역과 등의 순

으로 높게 나타난다.

라 . 중등단계 직업교육 운영상의 과제

그 동안 실업계 고등학교는 직업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나 요구는 물론 산

업사회의 변화 및 지역적 특성에도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과 편제의 불균형과 획일화된 교육과정의 운영, 비효율적인 교수·

학습 방법, 교원 조직의 경직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직업교육과

정이 산업사회의 변화나 수요, 그리고 개인의 흥미나 요구를 반영하여 탄력

적으로 개설·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실업계 고등학

교 교육과정의 개설·운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되

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장석민 외, 1996; 장명희 외,

1998).

첫째, 직업교육의 필수적인 조건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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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육내용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은

학문적 체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구성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산업체에 요구를 반영

하여 직업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학습과 노동시장간의 연계를 강화

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개정

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능, 기술 등이 무엇인지 직무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직업교육 과정에 학생들의 학습 능력, 흥미, 요구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급속한 기술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지식, 기술 및 가치 등은 이를 습득하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나 흥미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되어야 한다. 실업계 고교 교과서는 대학 교과서의 축

소판이라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최근

실업계 고교 학생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로 인해 현실적으로 해당 교과서를

갖고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학생들의 수준

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은 직업교육을 효과

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하

는 데 있어서 산업사회의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학생들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교과 이수 단위의 50%를 가급적 실

험·실습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교과서의 실습 내용도 산업현장에서 요

구하는 기능, 기술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습 시설·설비는 양적·질적인

면 모두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고양시키는 데는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담당교사의 열의와 능력 부족, 효율적인 실험·실

습 기자재의 관리시스템 결여로 기존의 실험·실습 설비가 보수·개조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실습 조교제의 폐지로 인해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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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험·실습을 운영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다. 결국 실업계 고교가

기초직업능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취업을 위한 전문직업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습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이 강구

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실업계 고교의 학과 구성은 계열을 막론하고 학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준학과 이외에 점차 세분화된 학과로 전환하고 있다. 그

러나 각 계열마다 2개∼3개의 학과에 40%∼80%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분

포되어 있어 미래 직업세계의 다양화 및 전문화 추세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 세계의 변화 및 학생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

양한 학과 및 전공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

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단위 학교들이 학과 개편이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갖는 것 중의 하나는 학교장의 자율 재

량권의 한계와 교사의 확보 및 조직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학과 구성, 교육내용 재구성 및 교재 개발, 교사의 조직이 다양하고 탄력적

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 자격제도의 운영 개요

그 동안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들이 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유형은

국가기술자격에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상업계 고교 학생들은 부분적

으로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기능사 및 서비스

자격을 중심으로 한 자격 체계 및 검정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정태화 외, 1998). 이와 함께 현재는 활성

화되어 있지 않으나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취득하고 있거나 취득 가능한 민

간자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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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 개요

1) 운영 체계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정부의 15개 소관부처별로 관장되고 있지만, 제도의

총괄 운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노동부가, 그리고 시험문제 출제, 검정

실시, 등록 관리, 보수교육 등 기술자격 검정에 대한 업무는 동법 시행령(제

36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되

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기능분야와 서비스분야 중

기타 서비스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분야 중 사업서비스에 대한 검정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15개 종목별 소관부처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3조와 관련하여 검정시

행 계획의 수립, 검정의 시행 공고, 합격자 결정, 등록, 자격증 교부, 자격

취소 및 정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금품 수수 등과 같은 부

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자격

취득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시키는 권한도 갖고 있다.

2 ) 자격 체계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체계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크게

기술·기능분야와 서비스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기능분야는 23개의

직무분야별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단계 등급 체계를

갖고 있으며, 서비스분야는 다시 사업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

다. 사업서비스는 사무관리 직무분야에 1·2·3급의 등급체계를 갖고 있으

며, 기타 서비스는 2개 직무분야에 기능장과 기능사의 2개 등급체계를 갖고

있다.

3 ) 자격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한 자격 종목은 모두 595종목으로, 기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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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548종목과 서비스분야 47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3개 직무분야 중에

서 기계 직무분야가 121개 종목으로 전체 직무분야 중 가장 많은 자격 종목

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분야는 사업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로 구분된다. 사업서비스는 사무

관리 직무분야에 부기, 주산, 워드프로세서, 한글·영문 속기, 비서 및 컴퓨

터활용능력의 7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서비스의 종목별 자격 등급은

1단 내지 11단 및 1급에서 3급으로 되어 있는 주산을 제외하고는 1급, 2급,

3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종목수는 32개이다.

서비스분야 중 기타 서비스는 음·식료품 직무분야와 위생 직무분야로 구

성되어 있다. 기타 서비스는 기존에 기능계의 서비스 기술분야였던 자격으

로서 이를 음·식료품 직무분야와 위생 직무분야로 나눈 것이다. 자격 종목

수는 기능장 4종목과 기능사 11종목 등 모두 15종목이다.

자격종목 중 실업계 고교 학생이 졸업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종

목을 제시하면 <표 Ⅳ- 9>와 같다.

<표 Ⅳ- 9> 실업계 고교 졸업후 취득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종목

분 야 자격 취득 종목

1. 기 계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

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

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

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정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

랜트운전/ 준설선운전/ 쇄석기운전/ 사리채취기운전/ 로울러운전/ 모터그

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

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전기용접/ 가
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2. 금 속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

연/ 제선/ 제강/ 축로/ 인발/ 단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

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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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자격 취득 종목

3.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4. 전 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5. 전 자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6. 통 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7. 조 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선박기관정비

8. 항 공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9. 토 목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 항공사진
10. 건 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

건축
11. 섬 유 방적/ 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양복/ 양장/ 한복/ 편물

12.광업자원 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학취급

13.정보처리 정보처리

14.국토개발 조경/ 지적

15. 농림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식육처리/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16. 해양 수산양식/ 어로/ 잠수

17.산업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18. 안전관리 가스

19. 환경 환경

20. 산업응용 광학/ 사진/ 축소사진/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신발류

제조/ 피아노조율/ 영사/ 승강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

가공
21. 공예 금속고예/ 목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귀금속가공/ 보석가공/ 보석감정/

가구제작/ 패세공/ 칠기/ 조화공예/ 인장공예/ 자수/ 가구도장/ 금속도장/ 광

고도장/ 표구
22. 사무관리 부기/ 주산/ 워드프로세서/ 한글속기/ 영문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23 음·식료품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24. 위생 이용/ 미용/ 세탁

주: 자격 취득 종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998. 5. 9)에 의한 기능사 자격임.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1998). 1998년도 국가기술검정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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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11조)에 의하면,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이 취

득하게 되는 기능사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 등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다.

5 ) 검정기준

기술자격 분야별 검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능사의 검정 기준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

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비·채취·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로 되어 있어 일정 직무

분야에 있어서 숙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검정을 시행하는 서비스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검정

기준은 자격종목별로 등급에 따라 제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해당 분야 기술

수준이 하급, 중급, 상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6 ) 검정방법

기술자격 분야별 검정방법은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서비스분

야 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검정

은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의 순으로 실시하며, 앞 순위의 시험에 합

격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실기시험을 주관

식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는 종목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능사는 필기시험이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이루어지며,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검정방법을 보면, 비서와 워드프로세서 종목

에서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고, 부기·주산·속기는 필기나

실기시험 하나만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기는 필기시험만으로 시험이

이루어진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부기에 관한 지식 뿐만 아

니라 실무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서 필기시험 중에 실기에 관한 사항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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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실시되고 있다.

7 ) 검정 체계

자격검정은 검정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검정의 시행, 시험문제 출제 관리,

자격취득자에 대한 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가 ) 검정의 시행

주무부처의 장관은 다음 연도의 검정시행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7일 전까

지 공고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연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주무부처장관의 의견,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의견, 그리고 과년도의

종목별 검정 실적 등을 종합한 후 계획안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한다.

이 계획은 노동부의 검토와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

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연간계획에 근거하여 회별 검정 시행 계획이 확정되

며, 기술자격의 종목, 등급, 응시자격, 검정의 방법, 시험과목, 일시, 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실시 1개월 전에 공고된다. 시행공고 후에는 수

검원서 교부 및 접수→ 수험자 명단 전산처리→ 시험문제 인쇄→ 시험감독

위원 위촉→ 시험장 준비 (시설 재료 등)→ 시험 시행→ 채점→ 합격자 발표

→ 등록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 시험문제 출제 관리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업무는 시험과목별 출제기준 설정→ 기준에 따른 시

험문제 작성 의뢰 및 문제수집→ 난이도 등에 의한 검토·분류·정리→ 문

제생산→ 문제은행에 보관→ 시험문제 선정·편집→ 발간·인쇄→ 시행을

위한 교부 절차를 밟게 된다.

출제기준은 시험과목에 대한 출제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출제담당 연구원은 산업 현장의 직무를 조사하고 외부 전문

가와 함께 시안을 마련하며,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

여 최종안을 작성한다. 시험문제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확보

하고 있는데 학계 전문가가 산업계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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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채점 및 합격자 관리

객관식 필기시험 채점은 검정기간의 단축과 공신력 제고라는 중요성 때문

에 그 처리 과정이 전산화되어 있다. 실기시험의 채점은 중앙채점과 현지채

점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중앙채점은 답안지와 작품을 공단본부에

서 모아 채점하는 방식이며, 현지채점은 현지에서 작업과정을 평가한다든가

작품을 이동하기 어려운 종목을 중심으로 검정과 동시에 시험감독위원 및

채점위원 2인 이상이 현지에서 채점하는 방식이다. 면접시험의 채점은 각

종목마다 3인으로 구성된 면접시험위원이 문항별 답변 내용과 모범 답안과

의 차이를 고려하여 인정하되, 수검자별 복수 채점에 의하여 합산한 산술평

균 점수로써 최종 득점을 결정한다. 채점이 끝나면 검정종료 후 60일 이내

에 합격자에게 공고하고, 등록신청을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한 자에게는 기

술자격증을 교부한다.

나 .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취득할 수 있는 민간자격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민간자격은 주로

사무서비스분야와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간자격은 전

문협회나 기업체에서 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한 자격이라도 자격의 수

준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민간자격은 법령에 의해 취업이나 진학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많은 국가자격과는 달리 순수하게 자신의 직업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격기본법에서는

국가적인 확산이나 보호가 필요한 민간자격에 한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같이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 국가자격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

자격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민간자격이 활성화될 예정이고 민간자격에 대한 공인이 본격적으

로 이루어질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자격이 신

설·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종전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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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종목이 다양화될 것이며, 학교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

서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 기대된다. <표 Ⅳ- 10>

은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직업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취득할 수 있는 민간

자격 종목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Ⅳ- 10> 실업고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민간자격

분야 종목 검정내용
검정
방법

자격검정기관

사무

서비스

관련

분야

부기 4/ 3/ 2/ 1급 상업·공업부기, 회계, 원가 실기 한국능력교육개발원

세무회계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
세법, 지방세법 등

필기 한국능력교육개발원

사무자동화능력3/ 2/ 1급
window , word, internet
excel,

실/ 필 매경한컴오피스

문서실무 4/ 3/ 2/ 1급 한글공문서 작성 및 표작성 실기 한국정보관리협회

전산회계3/ 2/ 1급 기업회계, 원기회계 실/ 필 한국정보관리협회

전자문서교환 한글공문서 및 표 작성 실기 한국정보관리협회

정보입력사5- 1급 듣고 타이핑, 보고 타이핑 실기 한국디지털방송협회

주산 7- 1급, 1- 8단 가감승산, 제산, 전표산, 상업실무 실기 한국능력교육개발원

고속워드 3/ 2/ 1급 문서편집 실기 컴퓨터속기교육협회

법정속기 5/ 4/ 3/ 2/ 1 민사, 형사 실기 실기 컴퓨터속기교육협회

컴퓨터속기 5/ 4/ 3/ 2/ 1급 연설체, 논설체 기록 실기 컴퓨터속기교육협회

정보관리입력사
8/ 7/ 6/5/ 4/ 3/ 2

정보입력 실기 컴퓨터속기교육협회

정보입력사 정보입력 실기 한국총학원연합회

컴퓨터
정보
기술
관련
분야

소프트웨어운영능력 (SP
CT )

word, excel, powerpoint, cad 실기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OA, 3/ 2/ 1급
사무자동화, PC운영체제, 데이터
베이스이용

필/ 실 한국정보관리협회

PC정비사 2/ 1급
PC운영체제, 주변장치, 조립, 진
단, 처방, 업그레이드

필/ 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웹홈페이지전문가 2급 웹페이지 구성및 작성 실기 힌국능률협회

인터넷정보검색사 2/ 1급
인터넷환경구축, 인터넷자원탐색
및 신기술개발

필/ 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실용능력자격인증
컴퓨터·정보·네트웍의 이해와
활용, 정보검색, 홈페이지제작,

필/ 실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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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종목 검정내용
검정
방법

자격검정기관

컴퓨터
정보
기술
관련
분야

정보검색사 3/ 2/ 1급
인터넷 정보활용 검색, 홈페이지
작성 및 유지보수

실기 한국능률협회

정보기술자격 기초/실무
능력

word, DB, SP, Presentation 필/ 실 한국생산성본부

삼성정보화
문서작성, Excel, DB관리,
Pow erPoint , PC통신, 인터넷

필/ 실 삼성멀티캠퍼스

PCT
컴퓨터하드웨어, 운영, 네트웍, 통
신

필/ 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컴퓨터활용능력 3/ 2/ 1급
컴퓨터상식, 운영체제, 통신과 인
터넷, 유틸리티, 멀티미디어, SP

필/ 실 한국정보관리협회

PC 정비사
PC운영체제, 유지보수, 조립, 진
단, 처방, 업그레이드

필/ 실 명지컴퓨터학원

생활
취미
관련

펜글씨, 서예, 차트
6/ 5/ 4/3/ 2/ 1급

기본과 점획, 자형과 결과, 운필
력, 문자배열, 종결

실기 대한글씨검정교육회

서예7/ 6/ 5/4/ 3/ 2/ 1급 서예 붓글씨 및 펜글씨 실기 한국능력교육개발원

기술
기능
관련

열쇠기능사 2/ 1급
안전, 방범 및 열쇠구조, 기능, 응
용제작

필/ 실 한국열쇠협회

열쇠기능인/ 전문인/ 전문
가/ 장인

열쇠기능 필/ 실 한국열쇠기술연구원

3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실태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학력이나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교육제도

와 자격제도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 이에 따라 학력과 자격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야 하는가의 당위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학교

교육의 결과와 자격 취득 결과가 상호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 이미 자격 관련법에서는 제도적으로 상호간 연계가 가능하도

록 규정해 왔다 .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가 어떤 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연계 실태는 연

구진이 설정한 연계의 구성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내용상의 연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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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 내용과 자격 출제 기준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공·상업계열별로 취득할 수 있는 2∼3종목의 자격을 선택

하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학과목을 분석하였다.

둘째, 운영상의 연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격제도가 직업교육과의 연계

속에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셋째, 수평적·수직적 연계 방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이수 결과

와 자격이 상호 어떤 방식으로 연계·운영되는지를 법·제도적인 측면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연계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가 . 연계 운영 현황

1) 교육내용과 자격 출제기준의 연계

우리 나라의 경우,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내용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시된

국가적 수준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이에 비해 자격 출제기준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동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상공회의소에

서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 내

용과 자격 출제기준은 교육부와 노동부로 상호 분리되어 개발·운영되고 있

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운영상의 분리 체제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학생이

배우게 되는 교육 내용과 자격출제 기준이 얼마나 연계되고 있는가를 객관

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였다. 일차적으로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내용을 계획시수를 중심으로 출제기준과 비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 내용만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배우는 학습 내용이나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부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

에 교과 내용에 대한 실제 시수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비교 분석 과정에서는 수업시간 이외의 방과후나 방학중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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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이나 시간 등을 실제 시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내용과 자격 출제기준의 비교 분석 결과를 농업계, 공

업계, 상업계 고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내용 분석 결과의

개요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분석 대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에 따라 다소 분석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가 ) 농업계 고교

농업계열 교육과정과 자격의 출제기준을 비교한 결과, 출제기준은 농업계

교육내용과 80%정도로 일치하였고, 20%정도는 출제 기준 이외의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의 학습 능력 저하로 인해 계획시수

보다 약 10%∼20%의 시간을 추가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가

시간은 주로 정규수업 시간 이외의 방과후 활동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나 ) 공업계 고교

99년도 3월부터 종전 4개∼5개 과목으로 이루어지던 학과이론 시험이 2

개∼3개 과목으로 축소되었는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학교교육과정은 출제

기준과의 일치도를 80%∼90%이상 보여주고 있다. 다만 관련 종목에 따라서

는 일부 내용이 교과서 내용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독학이나 기술학원을

통해 자격취득 시험을 준비한다.

학교에서는 교육계획시수와 실제교육 시수를 거의 일치하도록 수업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단순히 한 두 개의 종목 기능만을 전달하는 교육

이 아니므로 자격종목에 따라서는 실기 부분의 집중지도를 위해 많은 시간

을 할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학교에서는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상수업을 하지 못하고 파행 수업을 하기도 한다.

다 ) 상업계 고교

워드프로세서 필기시험의 경우 대부분 문서실무 교과와 일치되고 있으나

일부 컴퓨터 운영체제 (OS )와 도스(DOS ) 영역이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 있

다. 이에 비해 워드프로세서 검정 실기시험은 문서실무 교과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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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의 경우, 대부분의 출제 기준이 교육내용과 일치

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PC운영체제의 Dos, 정보통신일반에서 통신 부분중

하드웨어 부분은 학교 교육내용과 다르다. 이에 비해 실기 출제기준은 학교

교육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2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운영상의 연계

여기에서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절차와 방법을 분석함으로

써 자격제도의 질 관리체제가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실업

계 고교 학생들이 취득하는 기능사 수준의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

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 관리되고 있는데 시행 절차와 방법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다. 여기에서는 두 기관에서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관리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보다는 구체적으로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

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격검정관리자와 자격 출제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면

담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출제 위원에 대한 선정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산업계가 출

제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서 시험 출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업 현장의 실무 내용을 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출제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산업계와 학계를

각각 50%씩 구성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산업계 전문가의 경우, 시험문제

의 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편의상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능사 수준의 자격 출제위원들은 실업계 고교 교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현실적으로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

렵다. 교사들은 가능한 학교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향이 강

하며 또한 이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다. 그 결과로서 자격 시험 출제 내용

이 학교교과 내용과의 일치도는 높아지는 것에 비해 산업 현장의 실무 내용

을 반영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 우리 나라에서는 자격이 교육훈련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

육훈련이 자격을 선도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업계 고교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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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검정기관으로 하여금 교육과정 진도에 맞추어 자격시험 문제나 난이도를

출제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학력 수준 저하로 필기

시험을 합격하기 어렵고, 기능계 자격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면

제해 달라는 학교측의 주장이 오랫동안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필기시험 면제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자격검정관리기관에서는 학교측의 강한 요청을 정부가 수용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자격의 질 관리가 더욱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특혜처럼 되어 있는 시험 면제나 특별 전

형방식이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자격검정 시행상 안고 있는 문제로서 적은 출제위원 수당에 따

른 적절한 전문가의 선정·활용이 어려운 점,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회변화

및 기술변화에 따른 검정 방법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은 전반적인 자격의 질 관리 체제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3 ) 자격과 학습결과의 상호 인정 연계

우리 나라에서 자격 취득시 학습결과를 인정하게 된 것은 직업교육과 직업

훈련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을 줄이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었다. 1982년 공

단이 발족되면서 필기시험보다 실무와 관련된 실기시험에 치중하기 위하여

기능사 2급 수준의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1,800시간 이상의 직업훈

련 수료 예정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취

득할 때 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7의 2]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거나 졸업할 예정인 자에 대해 실기시험

성적을 예외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능사 검정에 있어서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하여 1년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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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고등학교에서 평가한 성적을 실기시험 성적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 규정은 공고 2·1체제 와 같이 산업체 현장 실습을 1년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시기·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관없이 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생이 계열별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열별로 관련성이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노동부령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 종목의 경우, 하나의 자

격 종목에 한해서는 필기시험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한상공회

의소가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있지 않

아 대부분 사무관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상업계 고교에서 오랫동안 불만

을 제기해 왔다.

자격제도와 직업교육간의 연계는 학습 결과를 자격취득 과정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 취득 결과를 학습에 반영하여 연계시키는 일도 중요

하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학 진학

시 일부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학점은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

에 따라 국가자격 취득자는 대학 수준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표 Ⅳ- 11>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고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제공받는 혜택을 제시한 것이다. 그 동안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소지자에게, 개방대학은 기술자격 소지자에게, 그리고 기능대학은 기

능사 2급 소지자에게 특별 전형의 혜택을 부여해 왔다.

자격취득자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일

환으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8. 2. 28, 교육부령 제713호)이

발표되어 기술사 및 기능장, 기사 1급 외에 기사 2급·기능사 1급·다기능

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학 진학시 24학점을, 워드프로세서 1급은

12학점, 부기 1급은 8학점, 비서 2급은 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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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1>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학 진학시 혜택 사항

구 분 특별 전형시 자격 취득에 따른 혜택

전문대학 -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2급 이상) 소지자

개방대학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대학

(노동부)

-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소지자로서

대학이 정하는 동일계열 지원자

- 일반계 고교 출신으로 직업전문학교(1년이상)를 수료하고 기능

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대학이 정하는 동일계

열 지원자

이 밖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3과 제40조 제1항의 2에서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가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 연계 운영상의 특징 및 시사점

1) 내용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시사점

예시적으로 계열별로 분석한 실업계 고교 교육내용과 자격 출제 기준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부 기술변화가 빠른 컴퓨터 관련 자격종목을 제외하고는 실업계

교육내용은 출제기준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사

자격 검정을 위해 학교 현장교사가 시험 출제 및 검토 의뢰를 받아 직접 참

여하고 있으며, 출제 기준 작성시 교과서가 주요 참고 자료가 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자격취득에 따른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계획시수와 실제시수를 상호 비교 분석하였으나, 분석 결

과상으로는 큰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대상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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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면서, 방과후 활동이나 별도의 자격취득

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격취득을 지원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내용과 자격 출제기준과의 비교는 객관적으로 내용상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교육내용과 상관없이 교사가 어떠한

교육내용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교육활동이 학교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교과서에 제시된 교육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내용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

과내용과 자격출제기준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산업 현장의 직무 내용을 교과내용이나 자격 출제기준

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며, 이런 점이 선행될 때 교

과 내용과 자격출제 기준의 연계가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

교에서 자격출제기준과 상당부분 중복된 교육 내용을 이수했다고 해서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교육 내용이 산업

현장의 직무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내용을 이수했다는 것과 교육내용을 습득하여 능

력을 갖추었다는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 교육내용과 자격 출제기준의 내용을 단순히 분석하는

것은 연계에 따른 문제 인식이나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

에 없다.

2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운영상의 문제 및 시사점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연계상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자격검정 시행

관리에 따른 질 관리가 제대로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앞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자격시험 출제 위원들 대부분이 실업계 고교 교사로 구성되

며 산업계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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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직업교육과 자격검정이 별개로 운영됨으로써 객관적으로 자격검

정 시행에 따른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직업

교육이 오히려 자격검정의 내용과 수준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

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 자격시험에 산업계가 요구하는 실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직업

교육기관과 자격검정기관간의 철저한 분리 운영을 통해 자격의 질 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3 ) 자격과 학습결과의 상호 인정 방식의 문제 및 시사점

현재 법령상에 규정되고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이수 결과와 자격간의

상호 연계 방식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982년부터 적용되어

온 필기 및 실기시험의 면제 사항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

하다. 당초 기능사 2급 필기시험의 면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에 의

해 이루어졌다 (신광호, 1991).

첫째, 자격검정 출제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이론지식을 교육훈련기관에

서 모두 배우고 있다.

둘째,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종목에 대한 이론학과를 적어도 1년 이상 배

우고 이수하였다면 구태여 다시 시험을 시행할 필요 없이 자격을 인정해도

된다.

셋째, 일정한 교육훈련기간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막대한 인력, 시간과 예

산을 들여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적, 개인적인 손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기시험의 면제는 더 이상 합리적 혹은 논리적 근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있어서 필기시험이 면제된 배경에

는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이미 관련 지식을 학교에서 배워 습득하였다는 가

정이 깔려 있으며, 중복 평가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데 그 도입 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실업계 고교 교육

및 학생 인구의 특성 변화 등으로 제도의 본래적 취지가 상실되어 왔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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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오히려 자격검정 기준과 교육훈련 내용이 부실화되고 질이 저하

되어 자격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필기시험 면제는 자격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시켜 왔다. 자격은

무엇을 배웠는가 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능력 중심의 평가에

근거를 둔다. 이런 점에서 개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교육훈련을 받았든

지에 관계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자격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실업계 고교에서 교

육훈련을 습득하였다는 가정만으로는 객관적인 능력을 측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가적·개인적 차원에서 검정 소요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험 면제 사항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자격 검정에 따른 질 관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부담해야 할 비용은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이

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행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기

및 실기시험의 면제 사항은 자격제도의 질 관리 차원에서 재고해 보아야 한

다.

더 나아가 현재의 상황보다 개인의 선행학습 결과를 보다 적극적이고 종

합적으로 평가인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취득한 자격만으로

학력이나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려

우며, 자격취득 이외에 개인의 능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

계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자격 취득 결과가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

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 및 요구분석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 및 요구 분석을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와 면담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

로 기술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면담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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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별 내용이 방대하여 핵심적인 사항 중 관련 집단별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실업계 고교

3학년 재학생 (이하 재학생 ), 실업계 고교 교사,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근로

자 (이하 졸업생 ), 인사담당자 및 직반장 (이하 인사담당자 )이었으며, 면담조

사는 졸업생, 자격검정관리자, 학교교사, 출제위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가 . 학생의 자격취득 동기 및 과정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고 취득시기와 방법, 그리

고 취득 이유 등에 대한 관련집단간 인식을 살펴보았다.

1) 자격취득 동기

자격취득을 위한 동기나 목표가 뚜렷할수록 자격 취득에 드는 노력의 강

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계 고교에서 학생들이 자격증

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를 재학생과 교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질문한 응답

결과는 <표 Ⅳ- 12>와 같다.

<표 Ⅳ- 12> 자격 취득 이유

(단위: 명(% ))

구 분 재학생 실고 교사 실고졸업근로자

실업계고교생은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하므로

취업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대학진학이 보다 쉽기 때문에

취업 후 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위의 권고로

기 타

47(7.4)

228(35.7)

184(28.8)

150(23.5)

-

29(4.5)

134(14.6)

490(53.5)

74(8.1)

169(18.4)

33(3.6)

16(1.7)

16(16.2)

60(60.6)

2(2.0)

19(19.2)

-

2(2.0)

계 638(100.0) 916(100.0) 9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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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결과를 보면, 실고 졸업 근로자(60.6% ), 실고 교사(53.5% ), 재학생

(35.7% )은 취업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 에 자격을 취득한다고 응답하였다. 재

학생의 경우 28.8%가 대학진학이 보다 쉽기 때문 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자격

취득의 주된 동기가 취업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현재 대학 진학시 기능사 자격을 취

득할 경우,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 자격 취득 준비 시기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가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자격증 자격 취득 준비시기를 질문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간 인식을 비교한 결과를 <표 Ⅳ- 13>에 제시하였다.

<표 Ⅳ- 13> 자격증 취득 준비 시기

(단위: 명(% ))

구 분 재학생 실고 교사 실고졸업근로자

입학 전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191(20.9)

337(36.8)

239(26.1)

149(16.3)

68(7.5)

581(63.8)

155(17.0)

106(11.6)

12(12.2)

22(22.4)

45(45.9)

19(19.4)

계 916(100.0) 910(100.0) 98(100.0)

현재 3학년 재학생(36.8% )과 교사들 (63.8% )은 일반적으로 1학년 때부터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졸업생은 2학년 때부터 준비

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자격 취득 준비 시기가 다

소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재학생 중 상당 부분 (20.9% )은 입학

전부터 자격증 취득 준비를 했다고 응답함으로써 자격증을 조기에 취득하기

위한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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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격증 취득 방법

그 동안 학생들이 자격취득에 많은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를 살펴보았다. 실업계 고교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방

법에 대해 관련 집단을 대상으로 질문하여 얻은 결과는 < 표 Ⅳ- 14>와 같

다.

<표 Ⅳ- 14> 자격 취득 방법

(단위: 명(% ))

구 분 재학생 실고 교사 실고졸업근로자

학교 공부를 중심으로

학원 공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학원 공부를 중심으로

순수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356(38.9)

140(15.3)

250(27.4)

168(18.4)

413(45.1)

45(4.9)

441(48.1)

17(1.9)

44(44.4)

14(14.1)

20(20.2)

21(21.2)

계 914(100.0) 916(100.0) 99(100.0)

재학생 (38.9% )과 졸업생 (44.4% )들은 학교 공부를 중심 으로 자격증 취득

을 준비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순으로는 학교와 학원공

부를 병행 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여기에서 순수한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비율이 재학생과 졸업생 각각 18.4%, 21.2%로 적지 않

은 것은 2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받지 못하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이론 시험을 위해 개

인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실업계 고교 계열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Ⅳ-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업계와 농업계의 경우에는 학교 공부를

중심으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데 반해 상업계의 경우에는 학교와

학원 공부를 병행하거나 학원 공부를 중심으로 준비를 한다는 응답이

61.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공업계와 농업계 관련 자격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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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과와 연관된 기술자격이 대부분인 반면에 상업계 학생들이 주로 취

득하는 사무관리계통 자격은 어느 한 학과에만 관련되지 않은 공통적인 내

용으로 구성된 자격이어서 학과시간에 특정 자격을 준비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Ⅳ- 15> 계열별 자격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한 재학생 의견

(단위: 명(% ))

구 분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기 타 계

학교 공부를 중심으로

학원 공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학원 공부를 중심으로

순수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186(51.7)

30(8.3)

52(14.4)

92(25.6)

123(26.1)

103(21.9)

186(39.5)

59(12.5)

29(58.0)

3(6.0)

5 (10.0)

13(26.0)

18(54.5)

4(12.1)

7(21.2)

4(12.1)

356(38.9)

140(15.3)

250(27.4)

168(18.4)

계 360(100.0) 471(100.0) 50(100.0) 33(100.0) 914(100.0)

상업계 고교 졸업생과의 면담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시

부터 혹은 입학전부터 자격취득 준비를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

근처 학원의 홍보 영향에 의해서라고 하였다. 또한 졸업생들은 재학 당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공공연히 학원에서 자격취득에 관한 내용을 배우

라고 종용하기까지 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학생들의 학원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 학원을 통한 자격 취득 이유

실업계 고교 3학년과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근로자가 학원을 통하여 자격

증 취득을 준비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 16> 과 같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학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자격증을 보다 빨리 취득하려고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학원의

교육내용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구성·운영됨으로써 학교보다 단기간 내

에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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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학원 수강을 하고 있다고 응

답 비율이 재학생 40.0%, 졸업생 30.8%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는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에 의하면,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

원 공부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에 대한 애착이 없고 학교생활을 벗

어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외

에 방과후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인식한다.

<표 Ⅳ- 16> 학원을 통한 자격 취득 이유

(단위: 명(% ))

구 분 재학생 실고교사 실고졸업근로자

학교공부만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보통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므로

학교 생활 자체가 재미없어서

학원공부를 통해 자격증을 보다 빨리 취득하려고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불안해서

기 타

174(40.0)

13(3.0)

1(0.2)

221(50.8)

-

26(6.0)

105(19.1)

29(5.3)

15(2.7)

359(65.2)

-

-

12(30.8)

-

2(5.1)

21(53.8)

1(2.6)

3 (7.7)

계 435(100.0) 551(100.0) 39(100.0)

나 . 자격 취득을 위한 학교의 지원

분석 결과에 의하면 많은 학생들은 자격취득시 학교교육에 의존하기 보다

는 학교공부만으로 효과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어 학원을 병행하여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가 학생들의 자격 취득을 위

하여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1) 자격 취득을 위한 학교의 지원 방법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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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질문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Ⅳ- 17>과 같다. 재학생과 실고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자격검정 2개월∼3개월 전부터 정규수업보다 방과후에 집중적으

로 시간을 할애하여 자격검정을 준비한다는 데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정규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자격검정을 준비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졸업생들은 학교가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항목에 34.7%가 응

답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업계 고교가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 17> 자격 취득을 위한 학교의 지원 방법

(단위: 명(% ))

구 분 재학생 실고 교사 실고졸업근로자

몇 개월 동안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자격검정 2- 3개월 전부터 방과후에 집중적으로 시간

할애

외부 전문학원의 강사,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음

기 타

245(27.0)

413(45.6)

42(4.6)

151(16.7)

55(6.1)

351(38.4)

393(43.0)

13(1.4)

97(10.6)

60(6.6)

29(29.6)

32(32.7)

1(1.0)

34(34.7)

2(2.0)

계 906(100.0) 914(100.0) 98(100.0)

학교 교사와의 면담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열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과정을 변형하여 운

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계의 경우에는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자격취득 과정을 개설·운

영하고 외부의 전문학원 강사나 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자격취득을 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농업계 교육과정 이외에 공업이나 가정

계열의 자격종목을 취득하려는 요구가 강하여 외부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특성화 사업으로 디자인반, 미용반, 중장기반,

냉동열관리반 등을 별도로 개설하여 전문강사나 학교지도교사를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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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취득 과정은 자격검정 실시 2개월∼3개월 전부

터 방과후 3시간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공업계 및 상업계 고교는 학생들의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

교수업을 실습시간으로 배정하여 교육과정을 변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

에서는 실기시험 2주∼4주 전부터 오후 수업 시간에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저녁 늦게까지 관련 직종의 실기 실습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

한 지방에 소재한 학교들의 경우에는 자격검정 실시 3주∼4주 전부터는 정

규교육과정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만을 실시하고 있

다. 이는 학생들의 실기능력이 떨어져 정규 교육실습만을 운영해서는 자격

취득이 어렵다는 데서 연유한다.

2 ) 학교에서 유용한 자격 정보 제공 여부

학교에서 유용한 자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학생과 졸업생,

실업계 고교 교사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 표 Ⅳ- 18> 과 같다.

<표 Ⅳ- 18> 학교에서 유용한 자격 정보의 제공 여부

(단위: 명(% ))

구 분 재학생 실고 교사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 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1.7)

97(10.5)

394(42.8)

362(39.3)

51(5.5)

2(0.2)

11(1.2)

194(21.2)

603(66.0)

103(11.3)

계 920(100.0) 913(100.0)

교사의 경우, 학교에서 유용한 자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이

77.3%인데 반하여 재학생은 44.8%만이 응답함으로써 교사와 학생간에 인식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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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학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내용과 자격시험 내용이 어떻

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대

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1) 전공교과와 자격시험 내용간의 관련성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전공교과 내용과 자격시험 내용이 일치하는가

의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 표 Ⅳ- 19> 에 제시하였다.

<표 Ⅳ- 19> 전공교과 내용과 자격 시험 내용과의 일치 여부

(단위: 명(% ))

구 분 재학생 실고 교사 실고졸업근로자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 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1.8)

109(12.4)

340(38.5)

373(42.3)

44(5.0)

4 (0.4)

30(3.3)

245(26.8)

552(60.4)

83(9.1)

2(2.0)

6(6.1)

33(33.7)

53(54.1)

4(4.1)

계 882(100.0) 914(100.0) 98(100.0)

전공교과 내용과 자격 시험 내용의 일치 여부에 대해 재학생은 47.3% , 실

업계 고교 교사는 69.5%, 졸업생은 58.2%로 전반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일치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10% 내

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내용과 자격시험 내용간에 비교적 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 별도의 시험준비 과정 필요성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자격시험을 준비하는가.

이는 앞서 학생들의 자격취득 과정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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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격을 준비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학교공부 이외에 별도의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집단별

응답 결과를 <표 Ⅳ- 20> 에 제시하였다.

응답 결과, 81.9%의 재학생과 69.2%의 교사는 별도의 시험준비 과정이 필

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어 상당 부분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자격증

취득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나타난 자격출제기준

이 학교의 교과 내용과 높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는 결과와는 상치한다. 따

라서 내용간의 높은 일치도에도 불구하고 왜 별도의 시험 준비가 필요한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Ⅳ- 20> 학교공부 이외에 별도의 시험준비 필요성

(단위: 명(% ))

구 분 재학생 실고 교사 실고졸업근로자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 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7(0.8)

33(3.8)

120(13.6)

562(63.9)

158(18.0)

23(2.5)

137(15.0)

121(13.2)

564(61.7)

69(7.5)

1(1.0)

11(11.1)

22(22.2)

57(57.6)

8 (8.1)

계 880(100.0) 914(100.0) 99(100.0)

3 ) 별도의 시험준비가 필요한 이유

후속 질문으로 왜 별도의 시험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였

다. 응답 결과 (<표 Ⅳ- 21> 참조), 재학생들은 자격취득을 위해서 별도의 실

력을 쌓아야 하므로 (40.5% ), 자격취득은 주로 기능 숙달을 요구하므

로 (32.5% )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교사들은 자격취득은 주로 기능

숙달을 요구하므로 (42.7% ), 학교교육내용과 시험 출제 내용이 다르기 때

문 (30.1% )이라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현재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주로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이 한 종목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필기시험보다는 실기 기능검정을 중심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기능 숙달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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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별도의 훈련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Ⅳ- 21> 학교공부 이외에 별도의 시험 준비가 필요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실고 3학년 실고 교사

학교교육 내용과 시험 출제 내용이 다르므로

자격취득은 주로 기능 숙달을 요구하므로

시설이나 실습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격취득을 위해서 별도의 실력을 쌓아야 하므로

기 타

110(16.1)

222(32.5)

44(6.4)

277(40.5)

31(4.5)

191(30.1)

271(42.7)

39(6.1)

110(17.3)

23(3.8)

계 684(100.0) 634(100.0)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면담 내용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졸업생 대부분은 자격 실기시험에 비해 필기시험을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

다. 일부 졸업생은 필기시험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출제되는 경

우가 많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와 답을 암기하여 잘 찍어 합격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비해 실기검정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

는 방법과 거의 일치하거나 학교에서 시험 내용을 미리 가르쳐 주었기 때문

에 대부분 자격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상업계열 졸업생

들은 실기 시험이 주로 단순반복이나 연습, 암기 등이 주가 되며 누구나 조

금만 노력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라 . 자격의 활용

여기에서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취득한 자격이 채용 단계에서 어느 정

도의 비중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1) 채용시 자격취득 요구 여부

산업체가 졸업생의 추천이나 채용 선발 과정에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응답 결과를 < 표 Ⅳ- 22>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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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22> 채용시 자격증 요구 여부

(단위: 명(% ))

구 분 실고 교사 인사담당자

예
아니오

639(71.7)

252(28.3)

50(51.5)

47(48.5)

계 891(100.0) 97(100.0)

교사들 중 71.7%가 산업체에서 졸업생 추천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 것에 비해, 인사담당자 중 51.5%는 절반 정도만이 자격증을 요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인식하는 것보다는 산업체에서 자격증

에 대한 요구가 낮음을 보여준다.

2 ) 채용 기준의 중요성 정도

그러면, 기업에서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

준을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는가. 83.3%의 인사담당자들이 성실성 및 태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7.3%만이 자격증 소지 여부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표 Ⅳ- 23> 실업계 고교 졸업생 채용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단위: 명(% ))

구 분 인사담당자

학교성적

자격증 소지 여부

현장 실습 경험 여부

성실성 및 태도

3(3.1)
7(7.3)
6(6.3)

80(83.3)

계 96(100.0)

이는 산업체뿐만 아니라 교사들조차 졸업생 추천시 개인의 성실성과 태도

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산업체가 실업계 고교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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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전문적인 기술능력보다는 인성임을 나타내 준

다.

자격증이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과정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조사하

였다. 85.5%의 인사담당자가 취득한 자격 종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무분

야에 배치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근로자들 중 약 30%는 자격증 취득과

무관한 영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격

은 채용 단계나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자격종목과 관련 없는 분야에 배치되는 주요 이유는 자격증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 내용이 무관하거나, 단순 업무로 구태여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 Ⅳ- 24> 자격종목과 관련된 직무에의 배치 여부

(단위: 명(% ))

구 분 실고졸업근로자 인사담당자

동일한 분야

비슷한 분야

관련없는 분야

28(29.2)

40(41.7)

28(29.2)

14(14.4)

69(71.1)

14(14.4)

계 96(100.0) 97(100.0)

마 .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

연구진은 실업계 고교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강화하고, 기능사 수준의 자

격제도 발전을 위하여 8개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방안들에 대한 고교 교사,

인사담당자, 졸업생 등 관련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1) 자격기준 강화

능력있는 학생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강화시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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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표 Ⅳ- 25>와 같은 응답 결과를 보였다.

<표 Ⅳ- 25> 자격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실고 교사 인사담당자 실고졸업근로자

매우 반대

반 대

보 통

찬 성

매우 찬성

132(14.5)

202(22.1)

268(29.4)

178(19.5)

132(14.5)

6 (6.4)

11(11.7)

30(31.9)

24(25.5)

23(24.5)

19(19.6)

14(14.4)

26(26.8)

25(25.8)

13(13.4)

계 912(100.0) 94(100.0) 97(100.0)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제시되었는

데 34%의 교사가 찬성하는 데 비해 50%의 인사담당자, 39.2%의 졸업생이

찬성을 나타냈다.

2 ) 엄격한 자격검정 방법 적용

자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검정 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야 한다 는 방안에 대한 집단별 의견을 분석하였다 (< 표 Ⅳ- 26> 참조).

<표 Ⅳ- 26> 엄격한 자격검정 방법 적용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실고 교사 인사담당자 실고졸업근로자

매우 반대

반 대

보 통

찬 성

매우 찬성

81(8.9)

155(17.0)

253(27.8)

269(29.5)

153(16.8)

2(2.1)

7 (7.4)

21(22.1)

36(37.9)

29(30.5)

9 (9.3)

9 (9.3)

29(29.9)

29(29.9)

21(21.6)

계 911(100.0) 95(100.0) 9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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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교사는 엄격한 자격검정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46.3%

가 찬성하고 25.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인사담당자는

68.4%가 찬성하고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체는 자격검정 방법

을 강화함으로써 자격의 질 관리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 실업계 고교의 자격취득 지원 강화

<표 Ⅳ- 27> 실업계 고교의 자격 취득 지원 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실고 교사 인사담당자 실고졸업근로자

매우 반대

반 대

보 통

찬 성

매우 찬성

72(7.9)

160(17.6)

238(26.1)

289(31.7)

152(16.7)

3 (3.2)

5 (5.3)

18(19.1)

42(44.7)

26(27.7)

6(6.3)

6(6.3)

29(30.5)

33(34.7)

21(22.1)

합 계 911(100.0) 94(100.0) 95(100.0)

실업계 고교에서는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보다 자격 취득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는 내용에 대한 집단별 응답 결과는 <표 Ⅳ- 27>

과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교사(48.4% )보다 인사담당자 (72.4% )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산업체에서는 현재보다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검정 방법이 개

선될 경우, 자격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4 ) 다양한 자격종목의 신설

<표 Ⅳ- 28> 은 실업계 고교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을 현재보다

더욱 다양하게 운영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러한 방안

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사담당자(72.7% ), 졸

업생(85.5% )이 교사(58.2% )에 비해 더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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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 종목으로는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자격 분야 및 종목의 확

대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표 Ⅳ- 28> 다양한 자격종목의 신설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실고 교사 인사담당자 실고졸업근로자

매우 반대

반 대

보 통

찬 성

매우 찬성

50(5.5)
122(13.4)
208(22.9)
309(34.0)

220(24.2)

2(2.1)
6 (6.3)

18(18.9)
28(29.5)
41(43.2)

1(1.0)
3(3.1)

10(10.3)
30(30.9)

53(54.6)

계 909(100.0) 95(100.0) 97(100.0)

5 ) 직업기초능력을 측정하는 자격제도의 신설·운영

최근 세계적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있어서 직업기초능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 인사담당자, 졸업생을 대상으로 기능 숙

달여부를 측정하는 현행 자격 내용에서 직업기초능력(수리능력, 문제해결능

력, 정보활용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신설·운영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표 Ⅳ- 29> 직업기초능력을 측정하는 자격제도 신설·운영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실고 교사 인사담당자 실고졸업근로자

매우 반대

반 대

보 통

찬 성

매우 찬성

48(5.3)
107(11.8)
228(25.1)
345(37.9)
182(20.0)

2(2.1)
4 (4.2)

20(21.1)
35(36.8)
34(35.8)

3 (3.1)
8 (8.2)

20(20.6)
35(36.1)
31(32.0)

계 910(100.0) 95(100.0) 9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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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보면 (<표 Ⅳ- 29> 참조), 찬성하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

게 나타나 현재의 세분화된 전문자격과 별개로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증

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제도의 신설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격제도의 신설에 대한 요구는 인사담당자 (72.6% ), 졸업생 (68.1% ),

교사(57.9% )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련 자격제도의 도입·운영에 대

해 산업계에서 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 필기시험의 면제

<표 Ⅳ- 30> 은 실업계 고교생들이 관련 전공계열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

우,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필기시험이 면제 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분석

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면제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교사와 인사담당자간의 의

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77.7%가 찬성을 나타냈지만 인사담

당자는 40.0%만이 찬성을 하고 35.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결과에 의하면 필기시험에 대한 면제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간, 개인

간에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 공업계 졸업생의 경우 필기시험의 경우 대부

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암기를 통해 잘 찍어 합격하는 것이 일

반적이므로 주관식으로 시험을 출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표 Ⅳ- 30> 현행과 같이 필기시험을 면제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실고 교사 인사담당자 실고졸업근로자

매우 반대
반 대
보 통
찬 성
매우 찬성

46(5.1)
54(5.9)

103(11.3)
297(32.6)
410(45.1)

10(10.5)
24(25.3)
23(24.2)
26(27.4)
12(12.6)

7 (7.2)
11(11.3)
23(23.7)
27(27.8)
29(29.9)

계 910(100.0) 95(100.0) 9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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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졸업생은 필기시험이 면제될 경우 이론에는 약하고 실무에만

능한 기능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론 습득을 위하여 필기시험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이에 비해 반대하는 교사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필기시험에서 측

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익히게 되므로 필기시험 면제는 당연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력 수준의 저하로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데

자격이 의미를 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성취 동기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필기시험만이라도 면제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 졸업시 무시험 검정에 의한 자격 부여

학생이 학교에서 전공계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면 졸업시 무시험

검정으로 자격을 부여 하는 방안에 대한 집단간 응답 결과를 <표 Ⅳ- 31> 에

제시하였다.

교사들은 54.1%가 찬성한 것에 반해 인사담당자는 24.2%만이 찬성하고

53.7%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 입장에서는 보다

용이하게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찬성하는 것에 반

해, 산업체에서는 보다 질 관리를 통해 객관적으로 능력이 인정된 자를 기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31> 실업계 고교 졸업시 무시험 자격 검정 부여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실고 교사 인사담당자 실고졸업근로자

매우 반대
반 대
보 통
찬 성
매우 찬성

102(11.2)
170(18.7)
145(16.0)
180(19.8)
312(34.3)

28(29.5)
23(24.2)
21(22.1)
18(18.9)

5 (5.3)

21(21.6)
14(14.4)
18(18.6)
23(23.7)
21(21.6)

계 909(100.0) 95(100.0) 9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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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격 취득에 따른 대학특별전형 확대

실업계 고교생이 자격을 취득할 경우, 대학의 특별전형 범위를 확대 하는

방안에 대한 집단간 의견을 분석한 결과, < 표 Ⅳ- 32> 와 같은 응답 결과를

얻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향후 실업계 고교 학생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Ⅳ- 32> 자격 취득자에 대한 대학특별전형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실고 교사 인사담당자 실고졸업근로자

매우 반대

반 대

보 통

찬 성

매우 찬성

13(1.4)

21(2.3)

58(6.4)

255(28.1)

560(61.7)

5 (5.3)

3 (3.2)

18(18.9)

43(45.3)

26(27.4)

3(3.1)

3(3.1)

7(7.2)

35(36.1)

49(50.5)

계 907(100.0) 95(100.0) 97(100.0)

9 ) 신설 희망 자격종목에 대한 의견

실업계 고교에서 신설을 희망하는 자격종목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현장

교사 및 산업 현장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기능사 자격종목 중 신설 또는 변

경이 필요한 자격종목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Ⅳ- 33> 과 같이 공업계 고교에서는 반도체 분야와 건설 분야

기술자격 종목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업계 고교에서는 학과

별 특성을 고려한 자격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상업계 고교

에서는 유사한 영역의 국가자격을 통폐합하여 자격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

교 교육과정과 자격과의 연계를 위해 학과별로 ○○일반기능사 자격을 수

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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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33> 실업계 고교 계열별 자격종목 신설에 대한 의견

계열 자격종목 비고

공업계 신설

·반도체분야: Vaccum , Plasm a Particle,

Gas관련 기술, 자동화, Chemical 종목 등

·건설 분야: 타워크레인, 카고크레인, 고소

작업차 자격 등

·산업수요에 따른 자

격 신설

농업계

신설

·식품가공과: 축산식품가공기능사, 제과기

능사, 제빵기능사, 각종 조리기능사 등

·장류제조기능사, 주류제조기능사, 주스제

조기능사, 식용유제조기능사, 우유가공기

능사, 식육가공기능사 등

·산업수요에 따른 자

격 신설

·제과·제빵자격은 관

련 협회가 관리·운

영

세분화

·농산식품가공기능사 → 장류제조기능사,

주류제조기능사, 두부류제조기능사, 식용

유제조기능사, 쥬스제조기능사, 잼류제조

기능사, 통조림제조기능사 등

·농산식품의 종류에

비해 자격이 너무 단

순하여 효용가치가

적음

상업계

통폐합

·부기,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자

격 → 컴퓨터 활용 기능사

·상호종합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분야를 통

폐합하여 전문성 강

화

신설

·경영정보과: 경영정보일반기능사

·회계정보과: 회계정보일반기능사

·통상정보과: 통상정보일반기능사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일반기능사

·관광경영과: 관광경영일반기능사

·사무자동화과: 사무자동화일반기능사

·유통경영과: 유통경영일반기능사

·정보통신과: 정보통신일반기능사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일반기능사

·컴퓨터디자인과: 컴퓨터디자인일반기능사

·사이버정보통신과: 사이버정보통신일반기

능사 등

·학교교육과 자격과의

연계를 위해 상업계

고교 교육과정에 제

시된 기준학과별로

○○일반기능사 를

기능사 자격 종목으

로 신설

·학과별 관련 교육과

정을 소정의 성적으

로 이수한 학생들에

게는 졸업과 함께 일

반기능사 자격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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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이상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교 학생들은 취업에 보다 유리한 입장을 갖고 대학 진학

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며, 일반적으로 1학년 때부터 자

격취득 준비를 하면서 학교와 학원 공부를 병행하여 자격취득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업계 고교 학생들은 입학전부터 준비를 하는 경우

가 많으며, 학원교육에 더욱 의존하여 자격취득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학원 공부를 통해 자격증을 보다 빨리 취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

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자격 취득을 준비할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둘째, 학교는 학생들의 자격취득 준비를 위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다. 자격검정 시일 2개월∼3개월 전부터 방과후

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거나 2주∼3주전부터 정규 수업시간을 실기시

험 준비를 위하여 할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정이외의 자격취득 과정을 3개월 정도로 방과후에 개설하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격취득을 준비하는 주된 이유는 실기기능 시험이 단순 반복이나 암기, 기

능 숙달 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격취득을 목표로 한 별도의 시간 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만으로는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연유된다. 이런 점에서 자격

실기시험 방법이 보다 전문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

선되고 학교교육과정을 사회 및 기술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나 흥미를 높이고 자격취득으로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할 것이 요청된다.

셋째, 실업계 고교 교과 내용과 자격 시험 내용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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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공부 이외에 별도의 자격시험 준비

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격취득이 주로 기능 숙달을 요구하

고, 자격취득을 위해서 별도의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넷째, 학생들이 취득한 자격은 산업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거나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 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건은

성실성 및 태도 등 인성이며 자격증 소지 여부는 거의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격과 관련된 직무에 배치되는 경우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직업적 태도나 가치관을 강조해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이와 함께 직무

에서 자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수행능력에 기초한 자격제도의

설계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다섯째, 산업체의 경우 자격기준과 자격검정 방법을 강화함으로써 자격의

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큰 것에 비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자격을 쉽

게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업

계 고교생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다양화하고 직업기초능력을 잴 수

있는 자격제도를 신설·운영하며, 자격 취득에 따른 혜택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련 집단 전체가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조사 결

과를 통해서 인력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자격의

질 관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자격의 효용성을 높이고,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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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논의 및 연계 방안

1 .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

가 . 기존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 동안 학교 현장이나 학계에서는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

제도간에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다양하게 제기하여

왔다. 이 중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주장들은 일차적으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목표를 두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지 말고

졸업장만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자격무용론까지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들은 학교교육상 외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임시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상에 나타나는 문제는

단순히 실업계 고교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관련 자격제도와 잘 연계시

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는 우리 나라 직업교육을 포함

한 교육제도와 자격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접근과

해결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

계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이나 학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자격제도의 운영에 대한 주장이나 잘못된

가정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

제와 그 해결 방식을 보다 근본적이고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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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 왔던 주장이나 가정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 인식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직업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격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학교나 학생 측면에서 볼 때 비용이 많이 드는 문

제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현재 자격검정을 치르는 학생들 대부분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현실이고, 더구나 단순기능의 숙달이나 반복을 요구

하는 자격검정 방법으로 인해 학교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학생에게 무시험으로 자격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학교 현장 교사들에 의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그러면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자격을 부여한

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학교 졸업시 자격증을 누구

에게나 부여한다면 학생들이 취득하는 졸업장과 자격증의 차이는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무시험 검정으로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왜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자격 취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극적으로 무시험 자격검

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

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무시험 검정에 의한 자격부여는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에게 졸업시 자격을 부여한다면 자격은 졸업장

그 이상의 기능이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자격은 졸업장과는 달리 개

인이 어떠한 직업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는 신

호 기제로서 학력 (學歷)을 보완하거나 대비되는 능력 지표로서의 기능을 한

다. 이런 점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을 부여할 경우,

개인의 직업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자격은

본래적 신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더구나 학력 (學力) 저하로 인해 중등단

계 직업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할 때 자격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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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의 효용성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을 무조건 부여할 경우, 현장에서 자격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활용 가치가 있었던

자격 종목조차 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무조

건적인 자격 취득은 학생들에게 결코 혜택을 주지 못하며, 자격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데 따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몫이 되고, 그 결과로 인해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첫 번째 입장보다는 다소 진일보한 입장으로서 학교평가를 통해 평

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부

여하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학교나 학생간의 질적 격차가 큰 현재적

상황에서 무조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며, 따라

서 학교 평가를 통해 질 관리를 하는 것이 다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견은 그 동안 주로 학계나 일부 현장 교사들로부터 제안되어 왔

다.

사실 외국의 경우, 직업교육기관에서 질 관리가 보장된 기관에서 교육 프

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도의 자격검정을 치르지 않고 자체 평가를 거

쳐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 평가 절차나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특수하거나 실무적 성격이 강하여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거나 자격 검정 대상 집단의 규모가

크지 않은 도제형 교육 프로그램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검정 대상이 다수이거나 전국적인 규모일 경우에는 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자격검정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학교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도구나 지표가 발달

되어 있지 않고, 평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과 같은 엄

격한 평가방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교 평가가 시행되

고, 평가결과에 의해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무시험 자격을 부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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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학교 평가 준거에 대한 타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또한 학교 평가 결과가 곧 개인의 능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고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면, 학교 평가 결과에 의한 자격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선진 외국의 운영 사례를 외형적으로만 이해함으로써 갖는 오류인

데, 직업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격을 무시험 검정으로 부여하거나, 자격만으

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공업

계 고교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독일의 자격검정 사례를 들어 우리 나

라에서도 무시험 자격검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그러나 앞서 독일의 자격제도의 운영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

는 결코 자격을 무시험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독일은 직업교육을 이수한 후

최종 시험을 통해 자격증이 부여되는데 여기에서 최종 시험은 우리 나라의

학기말 시험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개인의 직업능력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

로 측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외부 평가자에 의해 장시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

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독일의 자격검정 방법은 세계적으로 엄격하

고 까다로운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의 자격검정제도가 우리 나라에

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와 같이 별도의 자

격검정 관리체제 없이 직업교육훈련과 통합되어 운영되는 방식을 직업교육

이수 후 무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다.

한편, 교육과 자격의 연계를 통해 평생학습을 지향해 나가는 데 관심을

갖는 학자들 중 일부는 영국이나 호주의 운영 사례를 들어 자격취득으로 대

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우리 나라에

서도 자격을 취득할 경우 학력으로 인정받거나 대학진학 기회를 보다 확대

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자격과 학력간의 연계가 활발한 이들

국가들은 직업교육과정과 자격취득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 두 영역간의 상호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

가들은 연계 범위를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에 한정하고 있으며, 인문교육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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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는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력주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거나

혹은 직업교육과는 달리 인문교육의 독자성이나 특성을 존중하는 데서 나타

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 일대일적 연계 방식

이 인문교육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자격을 포함한 개인의 사전 경험 및

선행 학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하고 학력을 부여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의 기능이나 성격이 상이한 시스템을

일대일로 상호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보는

데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성은 중등단

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향이나 범위 설정에 영향을 준다. 한 국

가에서 이상적으로 설계·운영된 연계 방식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

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제도나 자격제도는 대표적

인 사회문화적 제도로서 해당 국민의 의식이나 정서,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어 외형적인 모방이나 이식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선진 외국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독특한 직업교

육훈련제도를 갖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식은 다른 국가와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

다. 교육과 훈련이 분리·운영되는 체제하에서는 직업교육과 자격간의 연계

내용이나 범위에 한계를 주며, 자격과 학점 및 학력간의 연계 내용이나 범

위에도 영향을 준다. 즉 직업교육내용과 자격 출제기준이 별개의 시스템하

에서 수립·운영될 경우 직업교육과 자격간에 이루어지는 운영상의 연계나

외적 연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개혁 흐름과 자격제도의 다원화 체

제 속에서 중등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연계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이념을 실현하고, 질 높은 인력

을 개발하기 위하여 향후 우리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직업교육과 자격제

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새롭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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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방안 설정에 따른 기본 가정

연구진은 향후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으로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 이유는 첫째, 우리 나라 행정제도나 교육훈련제도 및 시장

여건에 기초하여 정책 추진상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아무

리 이상적인 개혁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에 무리스럽다

면 정책 실현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 실현 가능성

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실행될 수 있는 방안과 장기간에 걸쳐 보다 이상적으

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둘째, 두가지 방안을 고려한 이유는 장·단기적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 이외에 우리 나라에서 적합한 방안에 대한 대안적 선택을 제공하기 위

함이다. 한 국가에서 이상적인 연계 방식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외국에서

의 성공 사례가 우리 나라에 주는 의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교육

훈련제도와 자격제도는 한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에서 배태되어 나온

것으로 일시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 방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과연 개혁 방안이 시대적 필요나 요구에 바람직한 것인지, 개혁

추진에 따른 소요 비용은 적정한 것인지, 투자 비용에 비해 기대효과를 제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개혁 방안이 우리 나라 상황이나 여건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개혁 추진 과정에서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

지 등 다양한 고려가 요구된다.

연구진이 제안한 단기안과 장기안은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나 문제점 등

을 각각 내포하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보다 단기적으로 수행 가능한 방

안은 분리 운영안이며,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은 통합

운영안이라 할 수 있다.

- 150 -



다 . 방안의 특징에 대한 논의

여기에서는 단기안과 장기안이 갖는 특징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안한 배경

과 운영상의 특징, 그리고 정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각각 제시하였다.

1) 단기안 : 분리 운영을 통한 연계

단기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연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제안하였다.

가 ) 제안 배경

단기안을 제안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는 각기

독립적인 기능과 성격을 갖는 점을 인정하고 부처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해결점을 두었다. 이는 현재 직업교

육과 자격제도상의 연계 문제가 단순히 외형상의 연계가 확보되지 않은 데

서 나타났다기 보다는 직업교육 그 자체가 내실화 되지 못하고, 자격제도의

질 관리가 확보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

서 현재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연계는 오히려 두 영역간의 인위적인 연

계 방식보다는 각각의 독자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 기능과 노동부가 추진

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자격제도의 기능을 각각 내실화 하면서도, 제3의 기

관을 통한 기능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처간 분리·운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비능률을 최대한 막아 보고자 하였다.

둘째,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는 제도에 대한 재

설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접근해 나가는 것이 경제적이고

현실성을 갖는다는 이유에서 제안하였다. 오랫동안 국가 주도적으로 시행되

어 온 우리 나라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이나 자격제도는 산업계에서 수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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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력 양성에 상당부분 기여를 해 왔으며, 제도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도 나름대로 장점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및 기술변

화에 대응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이나 자격제도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킴으로써 제도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이나 자격제도의 연

계상 나타나는 문제는 제도 설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각기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단기안에서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에 교육부와 노동부의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각 영역을 내실화 하면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를 연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제안하였다.

나 ) 방안의 특징

단기안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99년도 규제개혁 핵심과제로서 추진한

자격제도 규제개혁 방안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안하였다. 동 위원회는

자격기본법 을 폐지하고 자격관련 종합적 기본법인 자격관리및운영에관한

법률 (가칭)을 새롭게 제정하여 자격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와 노동부는 후

속 작업으로 법령 정비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롭게 정비되는 법령은

향후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추진 방향이나 내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

망된다.

현재 법령 정비 작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어떠한 내용

의 법령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자격제도의 향방은 물론 중등

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단기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전반적인 운영 틀을 벗어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연계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단기안의 특징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부

처간 분리·운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중복성이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

를 통합적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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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하 직능

원 )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에 의하면

교육부는 민간자격 및 공인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인증제를 총괄·관리하고,

노동부는 기술자격을 포함한 국가자격을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안한 부처간 역할 분담론은 행정적 편의성은 높을지

몰라도, 질 높은 인력개발을 추진하고 평생직업교육체제를 지향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는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

서 부처간 기능이나 역할 분담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경우,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직업교육과 자격,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의 연계 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른 제도상의 혼란이나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시행 과정에서 심의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런 점에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처별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수행에 따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이하 심의회 )의 기능이 강화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직능원에 위임해야 한다. 직능원은 교육

부와 노동부가 추진해야 할 직업교육훈련 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을 제안하

고, 직업교육과 직업훈련간의 연계, 직업교육과 자격간의 연계 등을 조정해

나감으로써 연계체제를 수립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직능원은 산업계의 수

요와 직업교육 공급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가교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

간다.

이러한 운영 체제하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전

문교과의 경우, 국가자격 출제기준과의 내용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전문직업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양

및 기초직업 교육과정의 경우, 직업능력인증제와 연계하여 운영하며, 학교장

의 재량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보완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

인민간자격의 취득 결과를 학교 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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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들이 취득하는 국가자격인 경우, 학과 내용이나 자격종목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호 연계를 추진해 나간다.

다 )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 분리 운영에 기초한 단기 방안은 다음과 같은 추

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관련 추진 방안을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자

격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이 보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현 상황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을 최소화함으로써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직업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부처간 역할 분담이 보다 명확해 짐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기

대할 수 있다. 넷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정책에 대한 부처간

분리 운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심의회의 통합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한계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의 기능 분리

는 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는 데 제한점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심의회의 통합 관리 기능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일관성이나

연계성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심의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한다. 둘째, 직능원이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관리하는 심의회의 기능을 위임받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처 및 이해집단간의 협력이나 연계를 여하히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직능원이 심의회의 통합관리 기능을 위임받

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직능원의 사업 기능을 집중화시키는 데 따른 관련

기관의 저항이나 반발이 예상되며, 그 결과로서 부처간 협력이나 사업의 효

율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직능원

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기능 분산에 대한 집단간 이해를 완

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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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기안 : 통합 운영을 통한 연계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현실 방안을 중심으로 단기안으로 제안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최근 선진 외국의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추세를 고려하

여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통합 운영을 시도해 나갈 것이 요청된다.

가 ) 제안 배경

장기 방안을 제안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

격제도가 수평적이고 수직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직업교육

과 자격제도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인력

개발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의 이

수 결과를 곧 자격취득으로 통합 연계하여 시행 과정상의 질 관리체제를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인력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가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운영에 주도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정부 주도형 인력개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이나 자

격제도 운영에 있어서 산업계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궁극적

으로 직업교육이나 자격제도가 보다 현장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

계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적으로 양성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 요

청된다.

셋째,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에 있어서 개인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속

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사회의

기본 요건은 일과 학습의 연계이다. 일의 세계에서 학습의 세계로, 학습의

세계에서 다시 일의 세계로, 그리고 일의 세계간에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

는 연계 체제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직업교육과 훈련, 자격제도의

통합적 연계 운영은 일과 학습간 연계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나 ) 방안의 특징

장기 방안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와 노동부의 긴밀한 공조체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관련 집단간의 역할 분담 및 기능 조정을 총괄적으로 연

구·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설치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 단기 방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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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장기 방안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상호 협력하에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제도에 대한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 추진해 나간다. 또한 산업체의 기능

이나 역할을 강조하여 직종별·업종별 단체나 협회가 주체가 되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표준직무기준을 개발하며, 개발된 기준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하

게 된다.

여기에서 직능원은 개발된 표준직무기준을 토대로 직업교육과정, 직업훈

련과정, 자격검정 체계를 일원화하여 개발함으로써 영역간 통합적 연계를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간다.

학교교육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자격취득을 목표로 한 직업교육과

정을 개설 운영하며, 자격 취득률을 학교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로서 활용

한다. 검정기관은 일정한 질 관리체제를 확보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업무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에서는 직업교육과정과 자격취득과정을 통합된 형

태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업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것이

검증되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이 취득한 자격증은 곧 졸

업장의 기능을 하게 되며, 자유롭게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 )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통합 운영을 기반으로 한 장기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나 개인적 수준에서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인력에 대한 질 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개인의 평생직업능

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현장성 및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이에 비해 장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적 상황에서 산업계가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나라의 경우 오

랫동안 산업계가 인력양성은 물론 향상교육훈련에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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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왔다. 최근 영미권 국가들이 표준직무기준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직

업교육과 자격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는 배경에는 이미 전통적으로 산

업계 등을 포함하여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이나 자격제도를

통해 인력을 양성해 왔던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정부가 제도 운영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개입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던 민간부문의 인프

라가 두텁게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 나

라의 경우 산업체는 물론 민간부문의 교육훈련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표준직무기준 개발에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표준직무기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준 개발에 따른 본래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

울 것이다.

둘째, 표준직무기준 개발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직종별·업종

별로 표준직무기준을 개발하는 데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정의

개발 운영에 따른 전면 재정비, 평가시스템 구축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효과 분석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회 일각에서는 NVQ 및 GNV Q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실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위원회(Nation al Skill Stan dard Board )가 국회

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ht tp :/ / w w w .n ssb .org/ bg/ report .htm ), 국가표준직무기

준을 개발하는 데 거의 매년 4백만 달러씩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는데 1994년

에서 1997년까지 총 15백만 5천 달러가 투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

원은 정부가 실제 요구한 예산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부는 기

준 개발에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표준

직무기준 개발에 드는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으며, 일단 개발되면 이를 지

속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비용 부담을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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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어느 정도로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미국의 경우 교육부와 노동부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범국가적·범부처적

인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직업교육훈련 관계법의

정비를 시도함으로써 표준직무기준 개발을 추진해 왔다. 현재 개발 과정이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으로까지 진전되지 않아 성공 여부를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직업교육 기능과 훈련기능을 통합하지 않더

라도 부처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표준직무기준 개발이 가능한 점은 향

후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간의 연계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영

국이나 호주 등은 교육과 훈련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추진해 왔고, 프랑스나

독일 등은 한 부처에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일원화하여 시행 관리하고

있는 점은 교육과 훈련의 기능이 부처간에 명확하게 분리된 상황에서는 정

책 실현이 그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상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으로 제안한 단기안과 장

기안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면 < 표 V - 1>과 같다. 표에서는 각 방

안의 특징을 제안 이유, 방안의 특징, 기대효과 및 예상문제점, 공통사항 등

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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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 - 1> 정책 방안의 비교 분석표

구 분 단기안 (분리 운영안 ) 장기안 (통합 운영안)

제안 배경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각
제도의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

강화

·단기간내에 정책 실현 가능

·부처간 공조체제를 통해 직업교육
과 자격제도의 통합적 연계 운영

·이상적이지만 실현을 위해 준비기

간 및 비용 소요

방안의
특징

·교육부: 직업교육정책 추진/ 민간

자격제도 총괄 관리

·노동부: 직업훈련정책 추진/ 국가
(기술)자격제도의 총괄 관리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부처간
분리 운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이나 중복성을 완화하고 제
도의 일관적 운영을 위한 통합
조정 기능 수행(직업교육, 직업훈

련, 자격제도간의 연계 강화)
·직업교육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별개 운영으로 자격취득에 따른
질 관리 강화

·(공인)민간자격, 직업능력인증제
를 직업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계
시도

·교육부와 노동부의 공조체제 수립
를 통해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

제도 정책을 공동 수립 및 추진
·직능원은 부처간 공조체제를 현실

화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직업훈
련, 자격제도의 연계를 위한 설계
및 운영 기반 조성과 관련집단간

역할 분담 및 기능조정, 질관리

·표준직무기준개발을 위한 산업체
기능강조

·중등단계 직업교육과정과 국가자
격취득과정 통합 운영(전문자격/ 일
반자격 포함) 함으로써 대학 진학
및 취업 선택 가능

기대효과

·제도개혁에 따른 비용 최소화 및
현실가능성이 높음

·부처간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운
영의 내실화 가능

·심의회의 기능 통합·조정·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연계 추진

·공급체제간 연계를 통한 인력개발
의 효율성 제고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기
반 구축

·산업계 참여를 통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현장성 및 실효성 강
화

예상
문제점

(해결과제)

·정책적 일관성 및 연계 운영에
한계

·부처간 분리 운영에 따른 이해
관계로 심의회의 통합조정 기능
이 발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표준직무기준개발에 따른 산업체
의 참여 유도 어려움

·기준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부처간 공조체제 어려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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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가 . 단기안 (분리 운영안 )

[그림 Ⅴ- 1]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단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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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교육내용과 자격내용간의 연계

가 ) 기본 방향

교육부와 노동부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내실화 한다.

부처간 역할 분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운영상의 혼란이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직업교육이 사회적 변화 및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탄력

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산업계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

하여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직업능력인증제의 실시를 통해 국가

자격제도를 보완해 나간다.

국가 (기술)자격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산업 현장에 대한 직무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자격종목의 신설·변경·폐지를 탄력적으로

시행하며, 검정 내용 및 방법을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도록 적극 개선

해 나간다.

자격제도를 통한 인력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종별 단체, 기

업 등 산업체, 전문가 단체 등이 자격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

며, 업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적으

로 국가자격의 시행 관리를 위탁 운영한다.

나 ) 추진 과제

이상과 같은 기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집단이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부는 직업교육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운영하고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며 직업기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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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하여 직업능력인증제를 도입·운영한다.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현실적으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과정을 현행

과 같이 학문적 체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교육내용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과정 개발시 산업체 인사를 최대한 참여시키고 직무분석을 통해 현

장의 요구를 반영해 나간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나 흥미를 고

려하여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단위학교가 산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학과 및 전공과목

개설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

을 단위학교에 대폭 부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간

다. 국가 (기술)자격으로 포괄할 수 없는 직업 분야의 자격종목을 민간자격으

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 제공한다. 교육부는 중등단계 직

업교육 이수생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에 기여하고 일정한 질 관리를 확보

한 민간자격에 대해 적극 공인함으로써 학교 직업교육을 보완하고 강화 해

나간다. 그 일환으로서 실업계 고교 교장단 및 협회, 혹은 전문대학 등이 민

간자격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격취득 결과가

직업교육에 효과적으로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의 학력 (學力)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정의 보완적 형태로서 직업능력인증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이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적절한 기초적

기술이나 지식, 태도를 직무능력 요소로서 도출하고 이를 국가적 수준에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산업체 대상 직업기초능력을 조사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표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교육 과정 개발에 직업기초능력 요소를 포함시

켜 직업교육 내용으로 통합 운영해 나간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직업능력

인증제의 도입 운영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연차

적으로 분야별 직업기초능력 요소를 도출한다. 이와 함께 분야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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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인증해 나간다. 직업능력인증제는 단계적으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로 수용하여 운영하고, 학교교육의 보완적 대체물로

서 인증 결과를 활용한다.

노동부는 직업훈련정책과 국가자격제도를 수립·추진하는 주무부처로서 직

업훈련제도와 국가자격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목표를 두어 정책을 추

진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체계를 종목별로 전면 재정비한다.

직종별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종목별로 표준직무 및 검정기준을 재설정하고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설정 타당성, 자격등급간 적절성, 산업체에서의 효

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재정비함으로써 기술변화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자격종목의 신설, 변경, 폐지를 현실화시켜 나간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의 기준 및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훈련

기준을 재정비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기준 내용을 수정하며

신산업분야의 훈련기준을 새롭게 개발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자격종목으로

신설해 나간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0년을 주기로 직종별

로 훈련기준 및 자격검정체계를 정비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사회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신설하고 종목을 다양화한다. 또한 국

가기술자격 중 단순기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는 기능사 자격의 종목수

를 최소화하고, 보다 전문화하며 산업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종목

에 제한하여 시행해 나간다.

국가 (기술)자격은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거나 정책적으로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자격분야의 경우에 한하

여 신설·확대해 나간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전문적인 자격관리 능력이 축

적되고 국가적·국제적 수준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자격

으로 이양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기술외 분야의 국가자격 중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들이 취득

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을 신설·확대해 나간다. 또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

수후 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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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무총리 산하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자격제

도에 있어서 부처간 역할 분담에 따른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

처간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간다.

이와 같은 심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직능원의 연구사업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직능원은 직업교육과정과 훈련기준 개발 연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직업

교육 내용과 훈련내용, 그리고 자격기준을 상호 연계해 나간다. 직능원은 산

업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과정 및 훈련기준 개

발시 직무분석을 실시하며, 자격검정 시행에 따른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직능원은 자격과 학력간의 호환성, 국가자격, 민간자격

등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와 직업능력인증제의 설계 및 운영을 지

원함으로써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틀을 설계하고 자격간의 역할 분담 및 호

환성을 연구한다.

2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운영상의 연계

가 ) 추진 방향

국가자격제도가 공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검정 시행 관리상의 질

관리 체제를 확보한다.

전문성과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검정 조직 및 운영 능력을 갖춘 기

관이 자격검정을 시행·관리할 수 있도록 엄격한 국가자격의 위탁 기준

을 마련하고 자격검정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자격의 질 수준

을 제고하고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민간자격의 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엄격한 공인 기준을 설정하고

질 관리해 나간다.

국가자격의 위탁 기관 및 공인받은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자격의 공신력을 확보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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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추진 과제

정부는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물론 기술외 국가자격제도의 질 관리체

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검정 체계 및 운영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

해 나간다. 정부는 자격 검정 시행기관의 질 관리체제를 확보함으로써 자격

의 공신력 유지를 위하여 엄격한 국가자격 위탁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검정 방법과 절차를 강화해 나간다.

최근 ISO에서는 자격시행관리기관 인증을 위한 표준화된 요건을 마련함

으로써 국가간 자격인정을 통해 국가간의 인력이동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정부는 ISO 표준안 마련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자격 시

행관리의 위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국제간 표준화된 요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자격관리자도 이러

한 국제표준에 따른 기준에 근거하여 자격을 시행관리 해 나갈 수 있도록 공

인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한다.

정부는 국가 (기술)자격의 주요 위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한다.

① 검정기관의 사업목적

② 검정기관의 구성 운영

·전국적인 자격검정 시행 관리체제 확보

·지나친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체

·학습과정과의 분리 운영

·독자적인 자격검정 시행 권한 확보 여부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③ 검정기관의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④ 공신력을 갖춘 검정시행체계 확보

⑤ 자격검정에 대한 홍보

⑥ 응시자에 대한 자격관련 서비스 체계

⑦ 자격정보시스템 및 사후관리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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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자격의 공신력 유지 및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자격의 위탁시

행기관 및 공인받은 민간자격검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3년∼5년 주기로 시행

함으로써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간다.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 및 공인

사항을 재결정한다. 자격검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직접 해당 기관을

직접 감독 관리하거나 직능원에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탁 시행한다.

평가 결과는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자격검정기관에 대한 변경 사실을 국민에

게 고지한다.

정부는 국가자격의 효용성 강화 및 내실화를 목표로 기술외 국가자격

에 대해 3차∼5차년도에 걸쳐 국가자격 정비 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 그 동안 국가기술자격제도는 노동부가 총괄·관리하고 이를

시행관리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자격제도의 개선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외 국가자격의 경우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

어 기술 및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자격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거의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노동부는 국가자격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외 국가자격에 대한 전면 재정비 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간다.

재정비 과정에서 국가자격의 자격검정 체계 및 사회적 통용성과 효용성

검토해 나간다. 이를 위한 자격 검정기준, 검정과목 및 방법, 응시요건 등의

자격검정 체계를 개선하여 직무분석을 통한 자격의 효용성을 강화해 나간

다. 또한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 국가 책무성의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민간자격과의 역할 분담을 위하여 국가자격이 갖는 면허 및 업무의 독점성

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국가자격의 업무 독점 범위 와

영역을 재검토하고, 자격기준 및 범위, 자격 내용, 유효기간, 훈련기준, 자격

종목별 학력, 경력 응시 요건을 재정비한다.

교육부는 민간자격에 대한 엄격한 공인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격의 질 관

리체제를 확보하고 공신력을 제고해 나간다. 공인을 위한 최소 요건으로서

① 자격제도의 기본 방향에 부응하는 자격종목일 것, ② 영리위주의 자격검

정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③ 자격검정 시행관리상의 공신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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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④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갖출 것 등의 내용을

설정하고 질 관리해 나간다.

3 ) 수평적 연계

가 ) 기본 방향

자격제도는 학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성과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하에서 적극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자격제도의 다원화 체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만이 아니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직업능력인증 결과 등이 직업교육의 이수 결과와 연계 운

영될 수 있어야 한다.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연계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개인의 직업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나 ) 추진 과제

민간자격제도의 도입 등 향후 자격제도의 시행 관리가 다원화되는 상황

속에서는 학교 직업교육과 자격간의 연계 방식도 다양화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결과를 적극 평가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자격과 학력 혹은 학점이라는 단일화되고 획일적인 면제 방식은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격의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

정 자격종목 및 분야에 대한 혜택 부여는 자격시장의 다원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자격제도 및 직업능력인증제 등 자격제도의 유형이 다원화되

는 상황에서는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에서 기능사 자격의 필기·실기시험

면제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상호 면제 방식에 따른 타

당성이나 적절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면제에 따른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

다. 이런 배경에서 시험 면제 사항이 종목에 상관없이 기능사 자격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자격종목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이고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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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다원화된 자격제도하에서 자격제도의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는 전

제하에서 민간자격제도를 직업교육과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인제도를 현실화함으로써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격에 한하여 계열

별, 지역별로 연계 표준안을 마련하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들이 취득하

는 국가 (기술)자격, (공인)민간자격, 직업능력인증 결과를 대학진학이나 학점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서보다는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업교육과정

과 연계·운영해 나간다.

4 ) 수직적 연계

가 ) 기본 방향

교육을 이수한 장소에 상관없이 개인이 습득한 교육성과가 인정되고

개인 능력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연

계되어야 한다.

자격제도의 다원화 체제 속에서 특정 유형의 자격에 대한 혜택 부여

는 오히려 자격 전반의 활성화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자격취

득에 따른 대학 진학에의 혜택 여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선발 요건 중

의 하나로 선택적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현행과 같은 방식의 자격 취득에 따른 학점 인정은 학력 및 학위제도

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자격을 선행학습 결과의 하나로서

고려하되, 경력 및 현장 경험, 포트폴리오 등 개인의 선행학습 및 경

험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인정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국가적

수준에서 구축·운영한다.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생활을 통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향

상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체가 주도하는 자격제도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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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추진 과제

자격제도와 학력간에 수직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에 있어

서 학력 요건을 전면 재정비한다. 현행 국가기술자격은 종목별 특성이나 직

업교육훈련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력과 경력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연계 운영에 따른 타당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자격제도는 능력주의 사

회를 구현하는 데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자격 취득에 있어서 학력, 경력 등

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되, 개인이 습득한 선행 학습 결과를 적극

평가 인정함으로써 자격취득이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자격 취득에 따른 대학 진학 특별전형 및 학점인정에 대한 우대책이나 가

산점을 부여하되, 대학의 자율적 선택권에 맡겨 적극 참여해 나가도록

한다. 국가(기술)자격은 물론, 공인민간자격, 직업능력인증 결과 등 개인의

직업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대학 진학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격취득에 따른 우대 사항을 마련한다. 또한 공신력을 갖춘 자

격뿐만 아니라,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이 학교 생활을 통해 취득한 경험

학습이나 민간 자격 등 선행학습이 생활기록부를 통해 종합적으로 기록 정

리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경력개발 및 관리에 활용되고 평가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내자격제

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들이 취득하는 대

부분의 자격은 취업에 다소 유리한 신호기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초점

이 두어질 뿐, 졸업후 개인의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나가는 데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상급 자격의 취득이 개인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지원 시스템으로서 자

격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정규교육훈련체제와 적극 연계해 나가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사내자격 활성화를 위하여 자격검정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재정적 지원책을 수립해 나간다.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들이 자격을 취득할 경우 대학 진학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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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거나 학점은행제의 적용에 따라 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격 취득에 따른 결과 인정 방식은

자격이 고등교육 진학이나 학위 취득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자격과 학력

간 본래의 연계 취지에서 벗어난다. 현재와 같이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취

득한 자격이 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제

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격취득에 따른 일률적인 학점 인정은

자칫 학위제도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자격의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과 학점간의 일대일적 인정 방식보다는 개인

의 능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 인정하여 개인에게 자격 (Qualificat ion )을

부여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자격제도를 비롯하여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도,

문하생제도, 직업능력인증제도 등 평생학습결과에 대한 평가인정제도가 상

호 관련성 없이 독립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개인의 자격 (Qualification )부여에

따른 합리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평생학습 결과는 개인이 어디에서 무엇

을 습득하였던 간에 학습결과는 능력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

다. 이런 점에서 평생학습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종전에 시행되어 오던 평가인정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개인이 습득한 선행학습 및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 인정하고 학

습 결과를 종합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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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장기안 (통합 운영안 )

[그림 Ⅴ- 2]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장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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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교육내용과 자격내용간의 연계

가 ) 기본 방향

교육부와 노동부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자

격제도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산업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산

업 현장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국가적 수준의 표준직무기준을 개발함으로써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자

격제도의 통합적 연계를 통해 인력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

나 ) 추진 과제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 산업현장간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국가표준직무기준 (Naiton al Skill St an dard )을 개발·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종 및 직종별로

각 직업군에 필요한 직무 내용을 개발한다. 정부는 국가표준직무기준의 개

발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립해 나간다.

첫째 정부는 향후 제정될 (가칭) 자격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 에 국가는

교육훈련과 산업현장을 연계하여 우수한 산업인력을 공급하는 자격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표준직무기준 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는 내용을 규정한다.

둘째, 표준직무기준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직무기준을 표준화할 수 있는 직업분야의 범위를 설정한다.

넷째, 표준직무기준을 개발할 수 있는 직종별·업종별 단체 및 연구기관

을 선정한다.

다섯째, 직종별/ 직업군별 표준직무기준을 개발한다.

여섯째,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위원장:총리)가 표준직무기준을 심의한다.

일곱째, 표준직무기준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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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표준직무기준에 의거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

고, 국가·민간자격의 검정기준 및 출제기준을 개발한다.

아홉째, 표준직무기준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3∼5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개발·개정한다.

정부는 표준직무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직무기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전담 협의체를 승인한다. 협의체는 경영자,

노조, 근로자, 업종별협회, 전문직 단체, 학계, 직업교육훈련전문가, 직업교육훈

련기관 운영자 및 교사, 자격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표준직무의 개발은 국가적 수준에서 체계적인 인력개발 방향을 설

정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운영에 산업체가 주도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인력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

으며, 민간자격 등 자격제도가 다원화되는 과정에서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을 확보하고 능력지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표준직무개발이 현실화되면, 중등단계 직업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직업교육과정을 자격취득과정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한다. 학생들은 기

초직업능력 함양을 위하여 표준직무기준에 기초한 자격취득과정을 정규 교

육과정으로 이수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직업능력인증제를 기초 자격취득

과정에서 흡수하여 운영한다. 또한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전

문 자격취득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전문자격은 표준직무기준을 기초로 특정

직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다. 학생들은 개인적 요구에 따라

전문자격도 취득할 수 있으나, 선행적으로 일반자격을 의무적으로 취득함으

로써 학생들의 기초직업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직능원은 산업계 주도의 표준직무기준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표준직무기준 설정을 위한 기획과 설계를 하고, 기준 개발에 따른 전

반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직업능력인증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개인

의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재설계함으로써 평가인정체제를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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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리한다. 직능원은 일관성있는 국가자격제도의 틀을 개발하고 자격정

보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자격 정보를 종합적·체계적

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운영상의 연계

가 ) 기본 방향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직간 기능

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질 관리 체제 수립을 위한 네트웍을 구축한

다.

나 ) 추진 과제

교육부와 노동부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표준직무기준 개발을 촉진시

키며 개발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양 부처는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제

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표준직무기준 개발에

따른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개발된 표준직무기준을 최

종적으로 승인하며, 자격취득률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성과를 평가 인

정하여 재정지원을 차별화 한다.

국가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자격 시행

업무를 검정기관에 위탁한다.

직능원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질 관리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평

가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학교교육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한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며, 자격취득률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다.

자격검정기관은 정부가 설정한 위탁 기준을 통해 질 관리를 제고시켜 나

가며 자격시험의 출제기준 개발과 자격검정 시행 및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표준직무기준개발 협의체는 직종별·업종별 직무수행능력을 도출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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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된 직무 기준을 설정한다. 협의체는 산업체 주도로 구성·추진하고, 표

준직무기준을 정의하고 관리해 나간다. 협의체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기준을 개발하게 되면 직능원에 승인을 요청한다. 협

의체는 주기적으로 표준직무기준을 수정해 나간다.

3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

가 ) 기본 방향

직업교육 이수 결과와 자격의 취득 성과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국가

나 개인적 차원에서 인력개발에 따른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시키

며, 개인의 계속 직업교육과 진로 선택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한다.

나 ) 추진 과제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과정을 자격취득과정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직업기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실시하

며, 장기적으로는 일반계 고교 및 전문대학으로 확대 운영한다. 학교장의 재

량에 따라 전문 직업교육과정(자격과정)을 병행하여 설치 운영한다.

학생들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면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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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요약 및 제언

1 . 요약

가 .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통한 평생학습기회의 제공과

인력의 질 관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

도의 연계 필요성 및 가능성을 탐색하고, 둘째, 최근 선진 외국에서 추진되

고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셋째, 현행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연계 방향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중등단계 직업

교육과 자격제도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 학교교육 내용과 자격 출제기준의 비교 분석, 설문

조사,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계열별 토론회, 세미나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나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배경 및 필요성

이론적 배경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를 시기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최근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에 연계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계에 따른 쟁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상황

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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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있어서 자격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선

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 . 주요국의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

분석과 시사점

OECD 국가들 중 최근에 국가적 수준에서 자격제도의 발전적 변화를 추

구하고 있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을 선정하여 각국의 중등단계 직업교

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산업현장의 요구나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자격기준을 물리

적으로 통합 개발하기보다는 자격 취득자를 최종적으로 수요로 하는 산업체

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한다.

둘째, 선진 외국은 철저하게 직업교육과정의 이수 결과와 상관없이 객관

적으로 자격검정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자격의 질 관리체제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은 자격의 질 관리 확보 차원에서 엄격한 자격검정방법을 적

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격검정 과정에서 개인의 선행학습 결과를 적극 평가

인정하고 있다.

넷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내용과 자격기준을 통합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학력과 자격간의 호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라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와 요구 분석

우리 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계에 대한 관련 집단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

을 살펴보았다. 먼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구성·운영 및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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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중심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운영 전반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부분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 전반을 소

개하고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민간자격을 제시하였

다. 또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자격출제기준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면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운영상의 연계를 살펴보았으며, 법·제도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직

업교육 이수 결과와 자격취득간의 연계 실태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

제도의 연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집단의 연계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결

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실업계 고교 학생들은 취업에 보다 유리한 입장을 갖고 대학 진학

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며, 일반적으로 1학년 때부터 자

격취득 준비를 하면서 학교와 학원 공부를 병행하여 자격취득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업계 고교 학생들은 입학전부터 준비를 하는 경우

가 많으며, 학원교육에 더욱 의존하여 자격취득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학원 공부를 통해 자격증을 보다 빨리 취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자격 취득을 준비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둘째, 학교는 학생들의 자격취득 준비를 위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다. 자격검정 시일 2∼3개월 전부터 방과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거나 2∼3주전부터 정규 수업시간을 실기시험 준

비를 위하여 할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교

육과정이외의 자격취득 과정을 3개월 정도로 방과후에 개설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주된 이유는 실기기능 시험이 단순 반복이나 암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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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 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격취득을 목표로 한 별도의 시간 배정이 불

가피하다는 점과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만으로는 기

능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연유된다. 이런 점에서 자격 실

기시험 방법이 보다 전문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되고 학교교육과정을 사회 및 기술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

생들의 요구나 흥미를 높이고 자격취득으로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청된다.

셋째, 실업계 고교 교과 내용과 자격 시험 내용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공부 이외에 별도의 자격시험 준비

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격취득이 주로 기능 숙달을 요구하

고, 자격취득을 위해서 별도의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실업계 교과 내용과 자격시험 내용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직무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넷째, 학생들이 취득한 자격은 산업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거나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 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건은

성실성 및 태도 등 인성이며 자격증 소지 여부는 거의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격과 관련된 직무에 배치되는 경우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직업적 태도나 가치관을 강조해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이와 함께 직무

에서 자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수행능력에 기초한 자격제도의

설계 운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다섯째, 산업체의 경우,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자격검정 방법을 강화함으로

써 자격의 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큰 것에 비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업계 고교생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다양화하고 직업기초능력

을 잴 수 있는 자격제도를 신설·운영하며, 자격 취득에 따른 혜택을 강화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련 집단 전체가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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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인력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

다 자격의 질 관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자격의 효용성을 높이고, 전반적으

로 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마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진은 우리 나라 행정제도나 교육훈련제도 및 시장 여건에 기초한 정

책 추진상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단기안은 분리 운영안으로서, 교육부와 노동부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

해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화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부처간 분리·운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복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직

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조하였다.

장기안은 통합 운영안으로서, 교육부와 노동부가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으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집단간 역할 분담 및 기능 조정을 총괄적으로 연구·관리하

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각 방안은 나름대로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나 문

제점 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연구진이 제안한 장·단기 방안을 중심으로 연계의 구성 방식에 따른 연

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기안 : 분리 운영형

가 ) 직업교육내용과 자격내용간의 연계

첫째, 교육부는 직업교육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내실화 하여 운영하고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며 직업기초능력

강화를 위하여 직업능력인증제를 도입·운영한다.

둘째, 노동부는 직업훈련정책과 국가자격제도를 수립·추진하는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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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직업훈련제도와 국가자격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자격제도에 있어서

부처간 역할 분담에 따른 기능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처간 정책 수립 및 시

행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간다.

나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운영상의 연계

첫째,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물론 기술 외 국가자격제도의 질 관리체

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검정 체계 및 운영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

한다.

둘째, 자격 검정 시행기관의 질 관리체제를 확보함으로써 자격의 공신력

유지를 위한 엄격한 국가자격 위탁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

격검정 방법과 절차를 강화해 나간다.

셋째, 국가자격의 효용성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목표로 기술 외 국가자격

에 대해 3∼5차 년도에 걸쳐 국가자격 정비 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

진한다.

넷째, 민간자격에 대한 엄격한 공인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격의 질 관리

및 공신력을 확보해 나간다.

다섯째, 국가자격의 공신력 유지 및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자격의 위탁시

행기관 및 공인받은 민간자격검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다 ) 수평적 연계

첫째, 자격제도의 다원화체제 속에서는 학교교육과 자격간의 연계 방식이

다원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격에 한하여 계열별, 지역

별로 연계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에서 시행되는 기능사 자격의 필기·실기시

험에 대한 면제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

라 ) 수직적 연계

첫째, 자격제도와 학력간의 수직적 연계 강화를 위하여 자격취득에 있어

서 학력 요건을 전면 재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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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격 취득에 따른 대학 진학 특별전형 및 학점인정에 대한 우대책

이나 가산점을 부여하되, 대학의 자율적 선택권에 맡겨 적극 참여해 나가도

록 한다.

셋째, 사내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를 수립한다.

넷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들의 직업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

인정하여 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되, 자격을 포함한 학력, 개

인의 경험 학습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 운영한다.

2 ) 장기안 : 통합 운영형

가 ) 직업교육내용과 자격내용간의 연계

첫째,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 산업현장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로서 국가표준직무기준 (National Skill Standard)을 개

발·활용한다.

둘째, 직업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을 통해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에서 직업

교육과정을 자격취득과정으로 통합 운영한다.

셋째, 직능원은 산업계 주도로 표준직무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표준직

무기준 설정을 위한 기획 및 설계, 개발을 지원한다.

나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운영상의 연계

첫째, 교육부와 노동부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표준직무기준 개발을

촉진시키며 질 관리를 위한 감독을 수행한다.

둘째, 직능원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질 관리 및 정책의 일관성 확

보를 위하여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셋째, 학교교육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한 직

업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며, 자격 취득률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다.

넷째, 자격검정기관은 정부가 설정한 위탁 기준을 통해 질 관리가 인정된

기관으로서 자격시험 출제기준을 개발하고 자격검정 시행에 따른 질 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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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구축한다.

다섯째, 직무기준개발 협의체는 직종별·업종별 직무수행능력을 도출하여

표준화된 직무 기준을 설정한다.

다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과정을 자격취득과정

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하면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 제언

여기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제

언하였다.

■ 정부는 자격관련 법령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과 자격

제도의 연계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을 통·폐합함

으로써 자격관련 종합적 기본법인 가칭 자격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 을 제정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격제도 규제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교

육부와 노동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후속 작업으로 자격

관련법을 재정비하는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자격 관련법의 재정비 기회는

오랫동안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연계상 제기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하거

나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법령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향후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주며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이나 질 높은 인력개발의 효율적 추진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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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앞서 제안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법령에 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번 법령의 재정비 과정에서 포함되어야 최소한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표준직무기준 의 개발 절차 및 운영 사항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을 위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사

업 기능 강화

- 직업교육과정과 훈련기준의 통합적 연구개발

-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시 조사연구의 의무화

- 민간자격 공인에 따른 조사연구 실시

-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자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

엄격한 민간자격 국가공인 기준 마련

국가 (기술)자격의 위탁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내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평생학습 평가인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운영 사항

■ 정부는 5개년 국가 (기술)자격제도의 정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격

종목별로 자격기준 및 범위, 응시요건, 자격내용, 유효기간, 훈련기준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그 동안 국가기술자격은 사회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자격 종목의 신설

이나 변경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격 기준이나 내용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더 나아가 현

재 21개 부처가 55개의 법률에 의거하여 관장하고 있는 120개 국가자격의

경우에는 각 부처에 자격 시행 관리를 책임 맡은 전담자조차 확보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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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개별 자격의 검정 체계 개선이나 발전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와 같이 자격제도가 국가의 독점적 형태로 운영될 경우, 공급자 위주로

자격제도가 운영되어 기술혁신이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소유 여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신호기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자격제도가 더 이상 국가의

독점 운영이나 보호 속에서 시행되는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바람

직하지 않다. 무국경시대에 있어서 국내 자격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으로 자격의 국내 통용성뿐만 아니라 국가간 통용성 확보 및

상호인정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기술자격을 포함한 국가자격제도가 사회변화에 적

극 대응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제로서 발전될 수 있도

록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민간자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

입·운영되는 시점에서 자격제도의 효율성 및 효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차

원에서 국가와 민간간의 역할 분담 체제를 보다 명료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전면적으

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 정부는 국가자격의 위탁기준이나 민간자격 공인 기준을 강화함으로

써 자격검정기관이 직무분석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체에서 요

구하는 실무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개선하

며, 수요자 중심의 자격검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동안 국가기술자격의 시행 관리가 특정 기관에만 위탁 운영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자격검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자격검정체계의 질 관

리가 확보되지 못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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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개인의 실무능력을 효과적으로 잴 수 있는 검정 방법이 개발·적용되

지 않아 자격의 효용성이나 현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앞으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현장연구 등을 활용한 다양한 검정 방법이 개발되고 적

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격검정 방법에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함으로

써 개인의 직업능력을 단순히 필기나 실기로 측정할 수 없는 선행 학습 결

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 인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검정 방법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투자가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함께 자격취득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적극 지

원하며, 검정주기의 단축을 위하여 필기시험의 시행과 채점 방식을 전산화

하고, 필기시험과 채점, 그리고 합격 여부 판정을 원스톱 서비스체제로 전환

해 나간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자격검정기관의 질 관리체제를 확보하고 서

비스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위탁기준 및 공인기준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 정부는 산업체가 국가 및 민간자격제도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

고, 사내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 및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

에서 사내자격검정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며, 자격취득자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은 기술 및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한 전문능력

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이나 자격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기업은 오랫동안 직업교육이나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서 핵심적인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해 오지 못하였다.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기반의 핵심을 형성하는 것은 기업의 적극적

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기술 및 기업조직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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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및 요건을 설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지속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 자격제도를 적극 도입 운영하고, 능력 소유자를 우대하는 인사관리를

시행한다.

■ 정부는 실업계 고교가 학생들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한 학습 선택

권을 보장하고 산업세계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교

육과정의 편성·운영권을 대폭 인정하고, 이를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현재 실업계 고교에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산업 변화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즉 제

한되고 경직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나 적성을 고려하여 학습을 선택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자격

의 취득 선택 방식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단위학교에서 직업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위

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법 등 관

련법을 개정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따른 자율권을 단위학교에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단

위학교에서는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의

지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단위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직업교

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격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강

화하고, 목표 점수제 등 다양한 운영 방식으로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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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원한다. 또한 단위학교의 성공적 운영 사례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자격취득을 통한 질 높은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실업계 고교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역 단

체 및 산업체와의 연계하에 민간자격제도를 직접 시행·관리하고 국

가로부터 공신력을 부여받아 직업교육과의 연계를 효과적으로 강화

해 나간다.

그 동안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주로 국가

기술자격종목에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자격 등 자격의 취득 기회

가 보다 확대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를 비롯한 직업교육기관

들이 민간자격제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현실화되고 있어 직업교

육의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이 기대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 千葉縣(끼바현) 농업고등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내의

산업계, 고등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농업자격검정을 자체

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자격제도의 운영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통해 학교 농업그룹 활동과 학습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에게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학습 동기와 자신감을 제고시키고 있다. 학생들

이 취득한 자격은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과목의 일부 단위로 인정되고 있으

며, 우리 나라 생활기록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조사서에 기록되어 대학 진

학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부성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아

학교의 직업교육과 밀접하게 연계 운영하는 일본의 민간자격제도 운영 방식

은 자격 운영 체계가 유사한 우리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실업계 고교가 중심이 되어 국가 (기술)자격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한 직종 분야의 자격종목을 신설하여 관련 단체 및 협회와

의 연계 운영을 통해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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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교부문이 중심이 된 민간자격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자

격 공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자격취득 결과를 실업계 고교 교육과 연계하

여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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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A Lin k ag e S c h e m e b e t w e e n S e c on dary

V o c at ion al E du c at ion an d Qu alif ic at ion S y s t e m

Korea Research In st itut e for Vocat ional Education and T raining

Research - in - Ch arge : Jeon g - Py o Lee

Research Staff : San g - Jin Kim

Dong - Yeol Park

Hyun - Soo Kim

1 . Introdu ction

T he object iv e of this stu dy is to draw a linkage sch em e betw een the

secon dary v ocat ion al edu cat ion and v ocat ional cert ification sy stem in

order to prov ide th e opportunity for th e lifelong edu cat ion an d to as sure

quality of hum an resource .

T his study w as carried out throu gh four m ajor procedures a s follow s :

F ir st , w e ex amined the necessity an d fea sibility of link betw een

secon dary v ocation al education and v ocat ional certificat ion sy stem .

Second, w e an aly zed current linkag e betw een secon dary v ocation al

education an d v ocat ion al certificat ion sy st em in selected adv an ced

countries . T hird, w e analy zed ov erall current state of linkag e and the

need for direction of linkage . F in ally , w e proposed link age sch em 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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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 engthen v ocat ional educat ion an d v ocat ional cert ification sy st em in

secon dary education .

Research m ethods adopted in this study w ere lit erature review ,

comparat iv e an aly sis on content s of sch ool curriculum an d qu est ion

set t in g crit eria for v ocat ional certificat ion , quest ionn aire surv ey , int erview

surv ey , expert committee, conferen ce by sector s , and seminar .

2 . Linkage scheme betw een vocational education

and the vocational certification sy stem

T w o alt ernat iv e policy recomm en dation s w ere proposed in this study

for m ore flexible option s . Operation al pract icability w as also con sidered

based on the con dit ion s of administr ativ e sy st em , edu cat ional sy stem an d

the st atu s of m arket in Korea .

Short - term option is proposed suitably for current v ocat ion al edu cat ion

an d v ocat ional cert ification sy st em w ithout much chan ge. Long - t erm

option is reflect in g link trends of selected adv an ced countries . Each

option has b oth str ength and w eakn ess . At this point , short - term option

is more feasible in the polit ical operation .

A . S hort - term option : In depen dent Operation T y pe

1) Link s in c ont ent s

Ministry of Educat ion a s a competent authority for policy m aking and

the implementat ion of v ocation al edu cat ion should in sure sub st ant iality

for secondary v ocat ional edu cat ion , act iv ate priv at e v ocat ional certificat ion

sy stem s , and take up job competen ce cert ificat ion sy st em in order to

- 198 -



str engthen b asic job competen ces .

Ministry of Lab or as a competent authority for policy m akin g and

implem entation of v ocation al tr aining an d nation al technical cert ificat ion

sy stem sh ould en sure sub st antiality for those.

Korean Commission for Vocat ional Edu cat ion & T rainin g Policy sh ould

play a role in coordinat ion for policy m aking and implem entat ion of both

ministr ies in v ocation al education , v ocat ional education , an d v ocation al

cert ification sy st em for effectiv e role assignm ent .

2 ) Operation al link s

Both of assessment sy stem and m anagem ent sy st em of the v ocation al

cert ification should reform on a larg e scale in order to assure the quality .

Gov ernm ent should est ablish rigorou s crit eria for the nation al

v ocat ional certificat ion in order to m aint ain reliability for cert ification .

'Nat ional v ocat ion al certificat ion am en dm ent plan ' should be est ablish ed

for technical cert ification w ith 3∼5 y ear t erm .

Qu ality as suran ce an d reliability sh ould be gained throu gh the

est ablishm ent of rigorou s auth orizat ion crit eria for priv at e v ocat ional

cert ification .

It is n eces sary to ev aluat e for tru st in st itut ion s of n at ional cert ification

an d auth orized priv at e cert ification provider s to en sure quality control.

3 ) H oriz on tal link s

Mutual recognit ion should be av ailable at th e discretion of prin cipals

by creat in g a stan dard linkage schem e by sector s an d region s only for

v erified certificat ion s .

Full review is necessary for w rit ten an d pract ical t est of craft sm an

lev el in current National T echnical Cert ificat ion Sy st 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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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V e rtic al link s

Edu cat ional requirem ent that is required to g et v ocation al certificat es

sh ould be fully am en ded to str en gthen the v ert ical link s betw een

education al cour se and v ocation al certificat ion .

Incent iv e or addition al point sh ould be giv en to the h older s of

v ocat ional certificat es w h en they m ake progress in high er edu cat ion

(univ er sit ies or colleg es ); n ev ertheless it should be left onto the

autonomy of univ er sities or colleges . In st itu tion al support is necessary to

promote th e in - company v olunt ary v ocat ion al cert ificat ion .

It is necessary to as ses s and recognize the result s of secon dary

v ocat ional education w ith comprehen siv e reg ards for in dividu al prior

learning experien ce in cludin g v ocat ional cert ificates .

B . Lon g - term option : U nified Operation T y pe

1) Link s in c ont ent s

Gov ernm ent should set tle and utilize 'National Skill St an dard ' t o m ake

m ore strong link age am on g v ocat ional edu cat ion an d training , v ocat ional

cert ification sy st em , and in du stry .

Vocat ional edu cat ion curriculum should be fully reorganized for

in corporat in g secon dary v ocat ional edu cat ion cour se alon g w ith achievin g

the process of v ocat ion al cert ificat ion .

KRIVET sh ould provide support in g in du stry for plannin g , design , an d

dev elopm ent of N ational Skill St andard.

2 ) Operation al link s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Labor should facilitat e th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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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 elopm ent of N ational Skill St andard an d should play a role of

supervising w ith vig orou s cooperat ion .

KRIVET should carry out ov erall research on the v ocation al edu cat ion

an d v ocat ional cert ificat ion sy stem , an d should dev elop v ocat ional

curriculum .

Vocat ional edu cat ion an d trainin g org anization s in cludin g sch ools

sh ould act iv ely prov ide v ocation al courses w hose purpose is to gain

v ocat ional cert ificat es . In addit ion , they sh ould g et a fin ancial support

from th e gov ernm ent in proport ion to complet ion rat es of cert ificates .

A w arding bodies should be approv ed by th e gov ernm ent based on the

tru st crit eria , an d sh ould dev elop qu est ionin g crit eria an d sett le the

quality assuran ce sy stem .

Con sort ium s for dev eloping Nation al Skill Stan dard should set t le th e

skill st andard based on occupation al or indu strial j ob competencies .

3 ) H oriz on tal an d V ert ic al link s

It is r equired to in corporat e secondary v ocat ional curriculum into the

process of g aining v ocat ion al cert ificat ion .

It is necessary to offer the student s w ho acquired v ocat ional

cert ification s the option s betw een progres sion tow ard higher education

an d employm ent if they w ant to.

3 . P olicy Re c om m en dation

Fir st , th e g ov ernm ent should prepare the regulation s in order to

realize the reinforcem ent of linkag e betw een v ocat ional education and

v ocat ional cert ification sy stem on th e cour se of m aking a refor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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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rm s of th e law s relat ed to the certificat ion .

Secondly , the gov ernm ent should reform the st an dard, eligibility , and

rang e of v ocat ional cert ificat ion , as w ell as the period of expirat ion an d

the st an dard of tr aining on a larg e scale.

T hird, it is necessary to div er sify the w ay of as sessin g the nat ion al

t echnical cert ification a s w ell a s ev aluat e th e pract ical dut ies in an

effectiv e w ay .

F ourth , it is essent ial for the g ov ernm ent to h elp th e companies

act iv ely participat e in th e v ocat ional educat ion and v ocat ional

cert ification sy stem . In addit ion , it is necessary to vit alize the

in - company v olunt ary v ocation al certificat ion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lifelong career dev elopm ent of w ork er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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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조사지

실업계 고교에서의 자격제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지

(실업계 고교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올해 과제중의

하나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자격제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서 실시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실업계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

고, 현장 적응력을 강화시키며, 취득한 자격이 현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어 한 문

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분석 과정

에서 통계처리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됨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는 귀교에 발송된 설문지와 한데 모아 6월 25일까지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동봉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하

여 주시거나,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을 빌며, 다시 한번 설문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99.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55번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전화 : (02) 3498- 5724, 5730∼2

팩스 : (02) 577- 9246, 573- 7263

- 205 -



●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____1) 남 ____2) 여

2.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소재 지역은?

____1) 대도시 (특별시 , 직할시 , 광역시) ____2) 중소도시 (시) ____3) 농어촌

3. 귀하는 어느 계열의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까?

____1) 공업계 ____2) 상업계 ____3) 농업계 ____4) 기타 ___________

●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4. 귀교에서 학생들은 언제부터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____1) 입학 전부터 ____2) 1학년 ____3) 2학년 ____4) 3학년

5. 학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주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____1) 학교공부를 중심으로 ____2) 학원 공부를 중심으로

____3) 학교와 학원 공부를 중심으로 ____4) 순수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5- 1. < 위에서 2 ) 또는 3 )에 응답한 경우> 학생들이 왜 학원을 이용하여 자격증 취

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____1) 학교에서의 학과 전공 내용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____2)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위하여

____3)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재미없어 하므로

____4) 학원공부를 통해 자격증을 보다 빨리 취득하려고

____5)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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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들의 경우, 자격취득에 따른 학원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7. 학생들이 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보십니까?

____1) 실업계 고교생은 누구나 다 자격증을 취득하므로

____2) 취업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____3) 대학진학이 보다 쉽기 때문에

____4) 취업후 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____5) 주위의 권고로

____6)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____1) 몇 개월 동안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____2) 자격검정시험 2- 3개월 전부터 방과후에 집중적으로 시간 할애

____3) 외부 전문학원의 강사,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____4)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음

____5)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귀하는 학생들의 자격 취득에 대해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____1)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____2) 방과후 집중적으로 시간 할애

____3) 외부 전문학원의 활용

____4) 자격 취득은 학생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음

____5) 자격취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개설

____6)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 학생들의 자격 취득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고 계십니까?

___1) 전혀 아니다 ___2) 아니다 ___3) 보통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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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 10번에서 1) 또는 2)에 응답한 경우> 학교에서 지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

유는 무엇입니까?

____1) 자격증이 개인의 직업능력을 판단하는 데 신뢰롭지 못하므로

____2)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____3) 자격 검정 준비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으로

____4) 자격검정 지원을 위한 시설·실습기자재, 전문교사가 부족하므로

____5) 학교교육 내용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하는 데 충분하므로

____6)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2. < 10번에서 4) 또는 5)에 응답한 경우> 학교에서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1) 교장이나 교육부에서 자격증 취득을 강조하므로

____2) 자격증 취득은 학생의 직업실무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____3) 학생들의 전문대학 진학을 돕기 위하여

____4) 졸업생 채용시 학생들의 자격증을 요구하므로

____5)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선생님께서는 자격 취득상의 주된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___1) 자격을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운 점

___2) 자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

___3) 자격 취득에 따른 비용 조달

___4) 자격 취득할 만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점

___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학교 공부 이외에 별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_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12- 1. < 12번에서 1) 또는 2)에 응답한 경우> 자격시험을 위해 별도의 준비가 필요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1)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취득할 수 있으므로

____2) 자격검정시험이 쉬워서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____3) 자격취득은 실력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____4)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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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 12번에서 4 ) 또는 5 )에 응답한 경우> 자격시험을 위해 별도의 준비가 필요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1)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출제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않으므로

____2) 자격취득은 주로 기능숙달을 요구하므로

____3) 학교에서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설이나 실습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____4) 자격취득에 필요한 실력이 부족하므로

____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학교에서 자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_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14. 회사에서는 귀교 졸업생의 채용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_____1) 예 _____2) 아니오

15. 회사에서 졸업생 채용시 자격증을 왜 선발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____1) 자격취득자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____2) 보다 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채용하기 위하여

____3) 업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자격이 도움이 되므로

____4) 업무 수행에 도움은 되지 않아도 없는 것보다 나으므로

____5)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귀교 졸업생이 입사시 취득한 자격 종목과 관련된 직무에 배치되고 있습니까?

____ 1) 동일한 분야 ____2) 비슷한 분야 ____3) 관련 없는 분야

16- 1. < 16번에서 3 )에 응답한 경우> 관련 없는 분야에 배치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____1) 자격증 소지자의 현장능력 부족

____2) 단순업무로 구태여 자격증이 필요없음

____3) 자격증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 내용이 무관하므로

____4)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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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교 졸업생이 취득한 자격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 ____4) 그렇다 ___5) 매우 그렇다

18. 선생님께서는 회사가 귀교 졸업생의 추천을 요청하실 경우, 학생의 어떠한 요건

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___1) 학교 성적 ___2) 관련자격증 취득 ___3) 성실성 및 태도 ___4) 외모 ___5) 기타____

19. 전공학과의 교육 내용과 자격 시험 내용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____1) 전혀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20.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에서는 관련 전공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필기시험을 치루게 된다면, 학생들의 필기시험 합격률

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____1) 20%미만 ____2) 20%이상- 40%미만 ____3) 40%이상- 60%

____4) 60%이상- 80%미만 ____5) 80%이상

21. 현재 자격검정제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

니까?

____1) 학교장에 의한 무시험검정 실시 ____2) 자격의 질 관리 체제 확보

____3) 자격제도 운영의 다원화(민간자격제도 운영 등) ____4) 자격종목의 다양화

____5)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자격 취득

____6) 자격검정 내용 및 방법 개선 ____7) 기타____________________

실고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제도의 향후 발전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찬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예)

매우반대 매우찬성

22. 능력 있는 학생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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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검정 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24. 실업계 고교에서는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차원

에서 현재보다 자격 취득을 더욱 강화해 나가

야 한다 .

25.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학교 차원에서 자격 취득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26. 실고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이 현재보다

더욱 다양해야 한다.

27. 현행 국가기술자격 이외에도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등 실고생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

로를 마련해야 한다.

28. 기능 숙달여부를 측정하는 현행 자격 내용에서

직업기초능력 (수리능력 , 문제해결능력 , 정보활

용능력 등 )을 측정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신설

운영되어야 한다.

29. 실고생이 관련 전공계열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30. 학생이 학교에서 전공계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

면 졸업시 무시험 검정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31. 실고생이 자격을 취득할 경우 , 대학의 특별전형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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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재 귀교 졸업생이 취득하는 자격 중 업무 수행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자격 종

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

①___________ ②____________ ③_____________

33. 현재 귀교 졸업생이 취득하는 자격중 업무 수행에 활용성이 가장 적은 자격 종

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

①__________ ②____________ ③_____________

34. 현행 자격종목에는 없으나, 실고생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망한 자격 분야

나 종목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5. 실업계 고교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최우

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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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에서의 자격제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지

(실업계 고교 3학년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올해

과제중의 하나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자격제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중

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이 연구의 일환으로서 실시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실업계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

고, 현장 적응력을 강화시키며, 취득한 자격이 현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어 한 문

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분석

과정에서 통계처리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됨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는 귀교에 발송된 설문지와 한데 모아 6월 25일까지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동봉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하

여 주시거나,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을 빌며, 다시 한번 설문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99.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55번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전화 : (02) 3498- 5724, 5730∼2

팩스 : (02) 577- 9246, 573- 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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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____1) 남 ____2) 여

2. 귀하는 어느 계열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____1) 공업계 ____2) 상업계 ____3) 농업계 ____4) 기타 ____________

3. 귀하가 다니는 학교의 소재지역은?

____1) 대도시(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____2) 중소도시(시) ____3) 농어촌

4. 귀하의 전공학과는? _______________________

5. 실업계 고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____1) 가정 형편상

____2) 성적에 따라서

____3) 취업을 빨리 하고 싶어서

____4) 주위 사람의 권고로

____5) 적성이 맞아서

____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귀하는 현재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_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이다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6- 1. < 6번에서 4 ) 또는 5 )에 응답한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

엇입니까?

____1)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____2) 유용한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____3) 적성이나 학문적 능력이 맞기 때문에

____4) (전문)대학 진학이 유리하기 때문에

____5) 대학 입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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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는 졸업 후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입니까?

____1) 취업 ____2) 진학 ____3) 취업후 진학 ____4) 기타

8. 귀하는 언제부터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____1) 입학 전부터 ____2) 1학년 ____3) 2학년 ____4) 3학년

9. 귀하는 현재 몇 종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까?

____1) 없음 ____2) 1개 ____3) 2- 3개 ____4) 4개 이상

10.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____1) 학교공부를 중심으로 ____2) 학원 공부를 중심으로

____3) 학교와 학원 공부를 중심으로 ____4) 순수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10- 1. < 10번에서 2) 또는 3 )에 응답한 경우> 학원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1) 학교에서의 전공 학습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____2) 보통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므로

____3) 학교 생활 자체가 재미없어서

____4) 학원공부를 통해 자격증을 보다 빨리 취득하려고

____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학원 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___1) 전혀 아니다 ___2) 아니다 ___3) 보통 ___4) 그렇다 ___5) 매우 그렇다

12. 그 동안 자격 취득 준비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______만원

13. 귀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___1) 전혀 아니다 ___2) 아니다 ___3) 보통 ___4) 그렇다 ___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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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 13번에서 1) 또는 2)에 응답한 경우> 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지 않

습니까?

____1) 자격증을 따도 취업이 어려우므로

____2) 노력해도 자격증을 따기가 어려우므로

____3) 공부하기가 귀찮아서

____4) 자격증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으므로

13- 2. < 13번에서 4 ) 또는 5 )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자격증을 왜 취득하고자

합니까?

____1) 실업계 고교생은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하므로

____2) 취업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____3) 대학진학이 보다 쉽기 때문에

____4) 취업 후 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____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____1) 몇 개월 동안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____2) 자격검정 2- 3개월 전부터 방과후에 집중적으로 시간 할애

____3) 외부 전문학원의 강사,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____4)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음

____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 귀하는 자격 취득에 대한 학교의 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___1) 전혀 아니다 ___2) 아니다 ___3) 보통 ___4) 그렇다 ___5) 매우 그렇다

15- 1. < 15번에서 1) 또는 2)에 응답한 경우>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입니까?

____1) 지나치게 자격증 취득을 강조하므로

____2) 자격 검정 준비 때문에 학교공부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____3) 자격검정 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실습기자재가 부족하므로

____4) 자격검정 준비를 하는 데 교육 내용이 부실하므로

____5) 자격검정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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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학교에서 자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___1) 전혀 아니다 ___2) 아니다 ___3) 보통 ___4) 그렇다 ___5) 매우 그렇다

17. 귀하는 자격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___1) 학교 선생님 ___2) 친구나 선배 ___3) T V나 신문

___4) 자격안내서 ___4) 특별히 없음

18 . 귀하는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___1) 자격을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운 점 ___2) 자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

___3) 자격 취득에 따른 비용 조달 ___4) 자격 취득할 만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점

___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의 질문 사항은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자격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학

생만 응답해 주십시오.

19. 고교 재학시 배운 전공학과의 교육 내용과 자격시험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십

니까?

___1) 전혀 아니다 ___2) 아니다 ___3) 보통 ___4) 그렇다 ___5) 매우 그렇다

20.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 이외에 별도로 시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고 보십니까?

___1) 전혀 아니다 ___2) 아니다 ___3) 보통 ___4) 그렇다 ___5) 매우 그렇다

20- 1. < 20번에서 1) 또는 2 )에 응답한 경우> 별도의 시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1)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므로

____2) 자격검정시험이 쉬워서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____3) 자격취득은 실력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____4)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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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 20번에서 4 ) 또는 5 )에 응답한 경우> 별도의 시험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무

엇입니까?

____1) 학교 교육 내용과 시험 출제 내용이 다르므로

____2) 자격취득은 주로 기능 숙달을 요구하므로

____3) 학교에서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설이나 실습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지 않

으므로

____4) 자격 취득을 위해서 별도의 실력을 쌓아야 하므로

____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 귀하는 어떠한 자격을 취득하기를 원합니까?

____1) 취업이 보장되는 유망 자격

____2)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

____3) 적성을 고려하여 평생 직업생활을 통해 능력개발이 가능한 자격

____4) 어떤 자격이든 상관없음

22. 귀하가 자격을 취득하면서 겪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귀하는 자격제도가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라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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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에서의 자격제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지

(인사담당자 및 직반장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올해 과

제중의 하나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자격제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중등단

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서 실시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실업계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

고, 현장 적응력을 강화시키며, 취득한 자격이 현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어 한 문

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분석 과

정에서 통계처리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됨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는 귀사에 발송된 설문지와 한데 모아 6월 25일까지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동봉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하

여 주시거나,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을 빌며, 다시 한번 설문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

1999.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55번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전화 : (02) 3498- 5724, 5730∼2

팩스 : (02) 577- 9246, 573- 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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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회사의 산업 영역은?

____1) 농업 및 임업 ____2) 어업 ____3) 광업 ____4) 제조업

____5) 교육 서비스업 ____6) 건설업 ____7)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_____8) 금융 및 보험업 ____9)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____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____11)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____12) 기타________________

2. 귀사의 현재 종업원 수는?

____1) 30인 이하 ____2) 31인 ∼ 99인 ____3) 100인 ∼ 299인 ____4) 300인 이상

3. 귀하의 현 직장에서의 담당 부서는?

____1) 기획 관리부서 ____2) 교육부서 ____3) 연구부서

____4) 생산부서 ____5) 영업부서 ____6) 기타_____________

●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 해 주십시오.

4. 귀사에서는 주로 어느 계열의 고교 졸업생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____1) 농업계 고교 ____2) 상업계 고교 ____3) 공업계 고교 ____4) 인문계 고교

5. 현재 귀사에서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채용·관리하는 데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_____1)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신규사원을 채용하기가 어렵다 .

_____2) 채용 후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구하기 어렵다.

_____3)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여 채용 자체가 어렵다.

_____4) 실업계 고졸자를 채용하더라도, 대학진학 등 개인 사정상 이직률이 높다.

_____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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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사에서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채용할 때 자격증 소지 여부를 중요한 선발

요건으로 보십니까?

____1) 예 ____2) 아니오

6- 1. < 6번에서 1)에 응답한 경우>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채용할 때 자격증을 중요

한 선발 요건으로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1) 업무수행이 비교적 우수하므로 ____2) 전례에 따라

____3) 현대는 자격증 시대이기 때문 ____4) 기타_____________________

7. 실고 졸업생의 채용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_1) 학교 성적 ____2) 자격증 소지 여부 ____3) 현장실습 경험 여부

____4) 성실성 및 태도 ____5) 외모 ____6) 기타

8. 실고 졸업생이 취득하는 기능사 자격 수준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

수준과 비교할 경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1) 매우 낮다 ____2) 다소 낮다 ____3) 일치한다

____4) 다소 높다 ____5) 매우 높다

9.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실고 졸업생은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십니까?

_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이다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10 . 실고 졸업생이 취득한 자격증을 업무 수행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_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이다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11. 실고 졸업생은 입사시 취득한 자격 종목과 관련된 직무에 배치되고 있습니까?

____ 1) 동일한 분야 ____2) 비슷한 분야 ____3) 관련 없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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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 11번에서 3 )에 응답한 경우> 관련 없는 분야에 배치된 경우 그 이유는 무

엇입니까?

____1) 자격증 소지자의 현장능력 부족

____2) 단순업무로 구태여 자격증이 필요없음

____3) 자격증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 내용이 무관

____4)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실고 졸업생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급 자격을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_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이다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13. 실고 졸업생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상급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때 , 그것의 가장 주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____1) 임금면에서 우대받거나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____2) 승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____3) 직무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____4) 개인의 성취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____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귀사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____ 1) 자격취득에 따른 비용 지원

____ 2) 자격취득을 위한 시간 배려(휴가 및 근무시간 배려)

____ 3) 자격 취득 관련 정보 제공

____ 4) 별다른 지원이 없음

15 . 귀사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할 경우 어떻게 우대하고

있습니까?

___ 1) 본봉 인상 ____ 2) 승진시 우대

___ 3) 본봉이나 승진과 관계없이 자격수당만 지급 ____ 4) 우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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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재 귀사의 실고 졸업 근로자가 취득한 자격 중 업무 수행에 활용도가 가장 높

은 자격 종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

①___________ ②____________ ③____________

17. 현재 귀사의 실고 졸업 근로자가 취득한 자격중 업무 수행에 활용성이 가장 낮

은 자격 종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

①___________ ②____________ ③____________

실고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제도의 향후 발전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찬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예)

매우반대 매우찬성

18. 능력 있는 학생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19. 자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검정 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20. 실업계 고교에서는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보다 자격 취득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21.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학교 차원에서 자격 취득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22. 실고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이 현재보다

더욱 다양해야 한다.

23. 현행 국가기술자격 이외에도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등 실고생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를 마련해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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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능 숙달여부를 측정하는 현행 자격 내용에서 직

업기초능력(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활용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신설 운영되어

야 한다.

25. 실고생이 관련 전공계열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현

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26. 학생이 학교에서 전공계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

하면 졸업시 무시험 검정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27. 실고생이 자격을 취득할 경우, 대학의 특별전형 범

위를 확대해 나간다.

28. 현행 자격종목에는 없으나, 실고생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망한 자격 분야

나 종목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9. 현재 실업계 고교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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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에서의 자격제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지

(실업계 고교 졸업 근로자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올해 과

제중의 하나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자격제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중등단

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서 실시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실업계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

고, 현장 적응력을 강화시키며, 취득한 자격이 현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어 한 문

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분석

과정에서 통계처리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됨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는 귀사에 발송된 설문지와 한데 모아 6월 25일까지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동봉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하

여 주시거나,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을 빌며, 다시 한번 설문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99.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55번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전화 : (02) 3498- 5724, 5730∼2

팩스 : (02) 577- 9246, 573- 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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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____1) 남 ____2) 여

2. 귀하는 어느 계열의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까?

____1) 공업계 ____2) 상업계 ____3) 농업계 ____4) 기타_____________

3. 귀하가 다녔던 학교의 소재지역은?

____1) 대도시 (특별시 , 직할시 , 광역시 ) ____2) 중소도시 (시 ) ____3) 농어촌

4. 귀하의 전공학과는? _______________________

5. 귀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몇 해가 되었습니까?

____1) 1년 미만 ____2) 1년 이상 ∼ 3년 미만

____3) 3년 이상 ∼ 7년 미만 ____4) 7년 이상

6. 귀하는 고등학교 재학시 몇 종의 자격을 취득하였습니까?

____1) 1개 ____2) 2- 3개 ____3) 4- 5개 ____4) 5개 이상

7. 실업계 고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____1)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____2) 성적에 따라서

____3) 취업을 빨리 하고 싶어서

____4) 주위 사람의 권고로

____5) 적성이 맞아서

____6)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실업계 고교 당시의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_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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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 8번에서 4 ) 또는 5 )에 응답한 경우 >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

유는 무엇입니까?

____1)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____2) 유용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____3) 적성이나 학문적 능력이 맞았기 때문에

____4) (전문)대학 진학이 유리하였기 때문에

____5) 대학 입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9. 귀하는 고교 재학시 언제부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까?

____1) 입학전부터 ____2) 1학년 ____3) 2학년 ____4) 3학년

10 .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____1) 학교공부를 중심으로 ____2) 학원 공부를 중심으로

____3) 학교와 학원 공부를 중심으로 ____4) 순수한 개인적으로 노력으로

10- 1. < 10번에서 2 ) 또는 3 )에 응답한 경우 > 왜 학원을 이용하여 자격증 취

득 준비를 하였습니까?

____1) 학교공부만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을 것 같아서

____2)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재미있어서

____3) 학교 생활 자체가 재미없어서

____4) 학원공부를 통해 자격증을 보다 빨리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____5)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불안해서

____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학원 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_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12. 귀하는 자격증을 왜 취득하려고 했습니까?

____1) 실업계 고교생은 누구나 다 자격증을 취득하므로

____2) 취업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____3) 대학진학이 보다 쉽기 때문에

____4) 취업후 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____5)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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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교 재학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어떻게 지원하였습니까?

____1) 몇 개월 동안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____2) 자격검정 2- 3개월 전부터 방과후에 집중적으로 시간 할애

____3) 외부 전문학원의 강사,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____4)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음

____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귀하는 고교 재학시 자격 취득에 대한 학교의 지원 여부에 대해 만족하고 있

습니까?

_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14- 1. < 14번에서 1) 또는 2)에 응답한 경우>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입니까?

____1) 지나치게 자격증 취득을 강조하였으므로

____2) 자격 검정 준비 때문에 학교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____3) 자격검정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실습기자재가 부족하였으므로

____4) 자격검정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학습내용이 부족하였으므로

____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고교 재학시 배운 전공학과의 교육 내용과 자격 시험 내용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_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16.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 이외에 별도로 시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까?

_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16- 1. < 16번에서 4 ) 또는 5 )에 응답한 경우> 별도의 시험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무

엇입니까?

____1) 학교에서 배운 전공 내용만으로는 부족해서

____2) 학교 시설이나 실습 기자재가 없어서

____3) 자격시험을 지도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____4)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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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교 재학시 배운 전공학과의 교육 내용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관련

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_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18. 귀하의 소속 회사에서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채용할 때 자격증 소지 여부를

고려합니까?

____1) 예 ____2) 아니오

19. 귀하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 인력 채용시 자격증을 왜 선발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고 보십니까?

____1) 자격취득자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____2) 보다 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채용하기 위하여

____3) 업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자격이 도움이 되므로

____4) 업무 수행에 도움은 되지 않아도 없는 것보다 나으므로

____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귀하는 입사시 취득한 자격 종목과 관련된 직무에 배치되었습니까?

____1) 동일한 분야 ____2) 비슷한 분야 ____3) 관련 없는 분야

20- 1. < 20 번에서 3 )에 응답한 경우 > 관련 없는 분야에 배치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____1) 자격증 소지자의 현장능력 부족

____2) 단순업무로 구태여 자격증이 필요없음

____3) 자격증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 내용이 무관

____4) 해당 분야에 자격증 소지자가 과잉 상태이므로

____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 귀하는 취득한 자격을 업무 수행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_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22. 귀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____1) 전혀 아니다 ____2) 아니다 ____3) 보통 ____4) 그렇다 ____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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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 22번에서 4 ) 또는 5 )에 응답한 경우> 상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____1) 임금면에서 우대 받거나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____2) 승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____3) 직무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____4) 개인의 성취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____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귀하의 소속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자격취득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____ 1) 자격취득에 따른 비용 지원

____ 2) 자격취득을 위한 시간 배려(휴가 및 근무시간 배려)

____ 3) 정보 제공

____ 4) 별다른 지원이 없음

24 . 귀사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할 경우 어떻게 우대하고

있습니까?

____ 1) 본봉 인상

____ 2) 승진시 우대

____ 3) 본봉이나 승진과 관계없이 자격수당만 지급

____ 4) 우대하지 않음

실고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제도의 향후 발전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찬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예)

매우반대 매우찬성

1 2 3 4 5

25. 능력 있는 학생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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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검정 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27. 실업계 고교에서는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보다 자격 취득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28.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학교 차원에서 자격 취득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29. 실고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이 현재보다

더욱 다양해야 한다.

30. 현행 국가기술자격 이외에도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등 실고생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를 마련해야 한다.

31. 기능 숙달여부를 측정하는 현행 자격 내용에서 직

업기초능력(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활용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신설 운영되어야

한다.

32. 실고생이 관련 전공계열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현

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33. 학생이 학교에서 전공계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

하면 졸업시 무시험 검정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34. 실고생이 자격을 취득할 경우, 대학의 특별전형 범

위를 확대해 나간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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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귀하가 졸업한 계열의 실고생이 취득하는 자격 중 업무 수행에 활용도가 가장

높은 자격 종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

①___________ ②____________ ③____________

36. 귀하가 졸업한 계열의 실고생이 취득하는 자격 중 업무 수행에 활용성이 가장

낮은 자격 종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

①___________ ②____________ ③____________

37. 현행 자격종목에는 없으나, 귀하가 졸업한 계열의 실고생이 취득할 수 있는 유망

한 자격 분야나 종목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8. 현재 실업계 고교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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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면담 조사 내용

면담 조사 내용

(학교 교사 면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면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 사항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귀교의 교육운영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연구진이 귀교를

방문할 시, 직접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자격취득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 실태

1- 1. 귀교 학생의 자격취득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개인당 평균 몇 종의 자격을 취

득하고 학교를 졸업합니까? )

1- 2.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교 공부 이외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

니까?

1- 3. 귀교에서는 학생들의 자격 취득률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

하거나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1- 4. 학생들이 자격 취득을 위한 동기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귀교 학

생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5. 학교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격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6. 학생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귀교가 안고 있는 문제나 과제는 무엇입니까?

(예),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 등

1- 7. 학생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여야 한다고 보

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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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격취득에 따른 진로 선택 및 자격의 효용성 여부

2- 1. 귀교 졸업생의 취업과 대학진학 비율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2- 2. 졸업생들은 본인들이 취득한 자격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어느 정도로 취업하

고 있습니까?

2- 3. 졸업생이 취득한 자격을 회사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

까? (예) 자격의 효용성이 큰 자격종목:

효용성이 가장 적은 자격종목:

2- 4. 졸업생 채용시 회사에서는 선발 조건으로 어떤 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

습니까? 선발 조건으로서 자격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까?

2- 5. 회사가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선생님께 요청할 경우, 선생님께

서는 어떤 특성이나 조건을 갖춘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시겠습니까? (성적,

성실성 등의 근무 태도, 자격취득 여부 등)

3 . 현행 학교교육과정과 자격간의 연계 운영 현황 및 전망

3- 1. 현재 학생들이 취득하게 되는 자격의 내용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능

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3- 2. 현재 학생들이 자격 취득을 위하여 치르는 실기검정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3- 3. 현재 자격검정 시험 방법이나 내용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나 방법과 어느

정도로 일치하다고 보십니까?

3- 4. 현재 자격검정 시설이나 설비, 방법 등을 통해서 측정하는 능력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3- 5. 현행 자격검정에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6. 선생님께서는 실업계 고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대학 진학시 특별전형

대상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하

시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7.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당하다

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8. 효율적인 자격취득을 위해서 귀교에서 개선해야 할 교육과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 9. 귀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나 학과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

하여 자격제도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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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 앞으로는 실업계 고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이나 요구를 반영할 수 있

는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능력 인정을 측정할 수 있는 자격

제도를 종전 국가기술자격 이외에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실업계 고교 학생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

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자격제도를 구상하신다면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격운영 주체, 자격 검정내용, 자격검정 방법, 자격운영 방식, 자격의 활용

방향 등)

3- 11. 현재 귀교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중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격이 무엇

이며, 유망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관련 자격증이 개설되어 있지 않

지만, 새롭게 개설될 수 있는 유망 자격종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 실업계 고교교육의 기능과 역할

4- 1. 귀교는 최근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 개편이나 교육과정의 운영개

선 등의 변화를 시도하셨습니까?

4- 2. 선생님께서는 향후 실업계 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

용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3. 귀교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까? 혹은 대학 진학을 강

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4. 현재 실업계 고교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요청 자료

1) 학교 현황 소개 책자

2) 학생들의 연도별 자격취득 현황

3) 학생들의 취업 현황

4) 최근 5년간의 졸업생의 취업 산업체 명단

(회사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학생들의 결석율 및 중도탈락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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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담 조 사 내 용

(사내검정기관 면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면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 사항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귀사의 사내검정 운영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연구진이 귀사

를 방문할 시, 직접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사내자격검정제도의 운영 현황> >

1. 사내자격검정 실시 절차

2. 사내자격검정 출제 방법

- 시험문제 출제 관리

3. 사내자격검정체계

- 자격종목 설정 기준

- 응시자격기준

- 자격검정 기준

- 출제기준

4. 귀사에서 사내자격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5. 귀사의 직원들이 사내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6. 귀사는 직원이 취득한 사내자격을 현장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7. 귀사의 직원들은 사내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동기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

까? 귀사 직원들이 사내자격을 취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8. 귀사에서는 사내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지원이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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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9. 사내자격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귀사가 안고 있는 문제나 과제는 무엇입니까?

귀사에서 실시하는 사내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

십니까?

10. 회사의 생산성 차원에서 사내자격 소지자와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11.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회사측의 대우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12. 귀하는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주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현재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해당 학과 1종목에 한

해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무

엇입니까? 타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 현재 실업고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 중 현장에서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

격이 있다면 무엇이며, 현재는 관련 자격증이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요구되는 유망 자격종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국가기술자격의 활용> >

15. 귀사에서는 실업고 졸업생 채용시 선발 조건으로 어떤 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

고 있습니까? 선발 조건으로서 자격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16. 실고 졸업생이 취득하는 기능사 자격 수준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능력 수준

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7. 실고 졸업생은 입사시 취득한 자격종목과 관련된 직무에 배치되고 있습니까? 배

치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8.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실고생은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

다고 보십니까?

19. 실고 졸업생이 취득한 자격증을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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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취득을 통한 평생직업능력개발> >

20. 실고 졸업생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려고 노력합니까? 그 이유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 귀사에서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 어떤 지원이나 우대

를 하고 있습니까?

22. 현재 실고 졸업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시급하게 갖추어야 할 직무능력이나 태도

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요청 자료

1) 사내자격 검정 현황 소개 책자

2) 직원들의 사내자격 및 국가자격 취득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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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담 조사 내 용

(출제위원 면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면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 사항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국가기술자격 출제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까?

2. 문제 출제시 어떤 사항을 가장 많이 고려하도록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3. 귀하는 실제로 문제 출제시 어떤 사항을 가장 많이 고려하십니까?

(예, 난이도, 현장성, 학교교육과정 등)

4. 귀하가 문제 출제시 현장의 요구나 필요를 고려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고려

하십니까?

5. 현행 문제 출제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6. 현재 자격검정 시험 방법이나 내용이 실업고에서 배운 내용이나 방법과 어느 정

도로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7. 효율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하여 실업고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8. 실고생이 관련 전공계열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한 종목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

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학생이 학교에서 전공계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면 졸업시 무시험 검정을 자격을 부

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실고생이 자격을 취득할 경우, 대학의 특별 전형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현재 기능사 자격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과 해

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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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고 졸업생 면담 내용

가 . 개인 및 학교 배경에 대한 이해

o 귀하는 왜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였으며, 진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

구입니까?

o 귀하가 다닌 학교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주십시오.

(소재지, 남녀공학 여부, 학교 수준, 학생들의 문화, 선생님들에 대한 인상, 학교

분위기 등)

나 . 자격취득을 위한 동기 및 노력

o 귀하는 실업계 고교에 진학한 후, 언제부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까?

o 귀하는 누구의 권유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o 귀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별개로 어떻게 준비를 하였습니까?

o 귀하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교외 기관(학원 등)을 다닌 경우, 비용이 얼

마나 들었다고 보십니까?

o 학원 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o 귀하는 자격증을 왜 취득하려고 했습니까?

o 귀하는 전부 몇 개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o 귀하가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때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

다 . 학교차원의 자격취득 지원 노력

o 귀하가 다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

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까?

o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

라고 보십니까?

o 귀하가 고3 때 경험하였던 현장실습은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o 귀하는 직업생활을 통해서 볼 때 학교가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취득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o 학교나 선생님, 선배들은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셨습

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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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자격 취득을 위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원을 하였습

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예, 수업시간 단축, 재정적 지원, 자격취득을 위

한 집중적 시간 배정 등)

o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할 때 학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원

하십니까?

라 . 자격 시험

o 귀하가 자격시험 내용이 학교교육 내용에 비하여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o 귀하는 자격 시험 내용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내용을 제대로 재고 있다고 생

각하셨습니까?

o 자격 실기시험 방법이 학교에서 배운 실습 방법과 일치하였습니까?

o 자격 실기시험 내용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일치하였습니까?

o 자격검정 시설이나 설비 / 검정 방법 등이 현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

십니까?

o 자격검정에 있어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마 . 취득 자격의 활용 및 효용성

o 자격증 취득 여부는 귀하가 취직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o (전문대학에 입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격증이 대학 진학에 어떤 역할을 하였

습니까?

o 귀하가 직업생활을 하는 데 취득한 자격이 소용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 . 직업세계의 요구

o 귀하가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학습 내용은 직장생활에서 하는 직무 내용과

어느 정도 관련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활용되고 어떤 내용은 활용

되고 있지 않습니까?

o 취업준비나 직업능력 개발에 실제적으로 중요하거나 유용한 지식, 기술, 또는 자

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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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귀하가 직장 생활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직무수행능력을 개발

하는 데 적절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기 위해 상위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o 실업계 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 . 향후 진로 계획

o 귀하는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o 계속 공부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o 귀하가 취득한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에서 전문성을 계속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 기타

o 귀하께서는 실업계 고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대학진학시 특별전형 대상

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o 귀하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얻은 잇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o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o 실업계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취업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

학진학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o 현재 실업계 고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3가지를 적어주십시오.

o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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