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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사회도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영향으로

지식정보화사회로 급속히 전환되어 가고 있다. 물건이 부족하였던 과거의

산업사회에서는 무엇이고 남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만들기만 하면 팔 수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더 좋은 기계와 에너지를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제품

과 서비스를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였었다.

그러나 요즈음처럼 시장마다 물건이 넘쳐서 하나라도 제대로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 내야하는 때에는 같은 기계와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누가 더 창의

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쓸모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느냐 즉, 누가 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정보처리 능력이 매우 빠르게 향상되어 가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엄청나게 증가됨에 따라 오늘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내일에

는 낡은 것으로 전락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지식 그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 지식을 수집하는 방법과 우수한 아이

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 교육은 이런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

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 교육이 그 동안 많이 발전

되어 왔고 개선되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 보다는 너무나 파행적으로 운영

되어 왔었기 때문에 21세기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을 논의하기 전에

본래 있어야 할 전문대학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문제 (방안)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 우리의 전문대학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4년제 대학을 훨씬 더 선호하

고 있는 터에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 고등학교의 졸업자수가 급격히 감소

되고 있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 가운

데에도 정부가 새로운 대학의 신설과 증원을 허용하는 동시에 학점은행제, 원

격교육, 가상대학 등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고 있어서 전

문대학을 경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지방의 일부 전문대학이 부실화되거나 폐교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것이며 전문대학의 학생들은 자기의 교육권을 상실한

채 부실한 교육을 받거나 출신학교가 퇴출된 졸업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고

용구조 개선 , 전문대학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 대학과

산업체의 산학협력 강화 , 그리고 전문대학 교육의 특성화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전문대학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 산업

체 등을 배려하기보다는 교육 생산자인 학교 경영자나 교수들의 입장에서

운영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사고를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개

발·운영하고 , 경쟁원리에 의해 전문대학의 조직을 운영해야만 점점 개방되

고 세계화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가 있다.

즉, 전문대학이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 수요자를 최대로 만족시켜야

그들도 전문대학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

로 전문대학은 모든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대학의 교

직원 , 학생 및 학부모 , 산업체 인사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사



회로부터 요구받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

야만 전문대학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해 나

갈 수 있다.

이에 전문대학의 학사운영 전반에서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제한하

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사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

시하도록 본원의 연구진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추천받은 다수

의 전문대학 교수들에게 본 연구를 의뢰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다소나마 전문대학의 학사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며, 바쁜 가운

데 본 연구를 수행하여 주신 연구진들과 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서울대학교

김재겸 대학원생에게 감사드린다.

1999년 12월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원 장



【 연구 요약 】

1 . 연구의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고등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문대학의 역할을

살펴보고, 둘째, 우리 나라 전문대학 학사운영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

여, 셋째, 전문대학이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학사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전문대학 교육환경 변화와 전문

대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전문대학 역할을 규명해 보았다. 둘째, 전문대학의 역할과 사회의 요구에 맞

는 학사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수준의 외국의 학사운영체제

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

다. 셋째, 성인들의 계속교육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현행 학

사운영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전문인력

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대학 학사운영체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161개 전문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 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관련단체의 요구 및 실태도 파악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학사운영 우수 사례

를 선정하여 현장방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을 통해 그간의

선행 연구와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전문대학 학사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동안 전문대학의 학사운영체제에 관한 연구들이 단편적으로 수행되어

왔지만, 이 연구에서는 학사운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종합

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전문대학 학사운영 전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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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문대학의 학사운영 개선방안

전문대학 교육에서 가장 큰 한계는 수업연한이 짧고 입학하는 학생자원의

질이 낮기 때문에 산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성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

렵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전문대학 학생자

원의 질이 더욱 더 떨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어려움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은 재교육과 계속교육을

요구받고 있는 성인들을 위해 하루빨리 열린 학사운영체제를 갖춘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전환하여 전문대학 학생의 능력과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능

력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다시 말해서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무중

심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한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은 철저한 실무중심의 직업교육 에 주력하여 타 교육기관과의

차별화를 도모하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전문대학이 특성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학의 이념과 목표에 맞추어

학사운영체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전문대학은 학령기 학생중심의 종결교육체제에서 성인의 계속교육과 재

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성인들에게 광범위한 직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열린 학사운영체제를 갖추어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학위중심의 경직된 학사운영체제를 탈피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유연하고도 탄력적인

가변형 학사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년 - 3년의 전문학사 학위과정만을 개설하는 경직된 학사운영체제를 탈피하

여 다양한 기간과 학점으로 구성되는 자격증 취득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직업교육훈련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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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써 학습자중심의 열린 학사운영체제

를 구축하여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이 학사운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가) 학생선발 방법

교육 수요자를 확보하고 성인의 직업교육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성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성인의 다양한 직업경험이나 대안적 교육경험을 학력

에 가름하는 전형자료로 활용하여 고졸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성인들이 전

문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임시직, 시간제, 용역에 의한 파견직 등의 고용경험도 산업체 근무경력에

포함시켜 전문대학 입학자격으로 인정한다.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맞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독자전형기

준을 개발·활용한다 . 독자전형을 위해서는 먼저 대학 자체를 다양화·특

성화·전문화시켜야 하며 대학과 학과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 대한 철

저한 분석에 근거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학생 선발권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 특별전형 선발기준과 비율을 자율적

으로 적용하며, 특별전형을 특차로 모집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나) 수업연한과 학기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학칙으로 3년 이내에서 자율화하여 전공에 따라

수업연한을 결정하도록 한다 . 전문대학에서는 철저한 직무분석과 3년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의 취업, 자격증 취득 , 임금 등을 기초로 3년제 교육

과정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학생자원 확보 및 경쟁력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한다.

수업연한을 연장하지 않고 동일한 교육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고등직업

교육기관으로의 특성을 살리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편이 되므로

현행의 2년 수업연한을 유지하면서 다학기제를 도입 운영하고 전공심화

과정을 강화하며, 복수전공을 허용하여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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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깊게 , 넓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행의 경직된 2년제 학제로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을 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평생교육이란 관점에서 학년이나 학기

라는 개념을 벗어나 전공 분야별, 수준별로 필요한 학점을 정하고 해당

학점을 취득했을 때 전문학사 또는 자격증을 수여하는 학점중심제로 전

환한다.

2년이라는 수업연한을 최대로 활용하여 산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적합한 다학기제를

선택하여 운영한다.

다)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전공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 전공별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정하여 언제라도 전공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전공이 운영됨에 따라 새로운 전공의 신설이나 전공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계열의 전공 설치 및 운영 규정 을 제정하여 전공의 신설 및 폐지 근거,

방법, 계열 행정책임자의 법정 보직화와 계열내 전공주임제의 조직 및

운영을 제도화하여 계열의 행정체계를 수립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

합리적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시설 및 교수인력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공동강의제, 전공담당 윤번제, 선택과목 윤년제 등의 도입을 통해 학과

또는 전공중심 사고를 완화시키고, 교과목의 심화된 교수 - 학습을 유도함과

동시에 폐강 과목 담당 교수를 연구교수, 강의교수 및 행정교수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열화를 도입함에 따른 교수와 학생간, 학생과 선후배간 공동체 의식의

부족과 학생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담지도 교수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업, 진로, 전공선택 등 진로지도를 담당하도록 하고, 계열별

포럼, 문화제, 전공 동아리 등 계열 단위의 행사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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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수 전공제 및 부전공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하는 다기능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서도 복수전공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140학점을 졸업학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4년제 대학에서는 졸업학점의

1/ 6∼1/ 4에 해당하는 23∼35학점을 이수하면 전공을 인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이 비율을 전문대학에 그대로 적용하면 13∼20학점을 이수하게

되어 직업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 전문대학의 졸업학점과 수업

연한을 고려하여 대학에 적용하는 비율의 2배에 해당하는 졸업학점의

1/ 2이상의 학점, 즉 4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전공으로 인정하고 ,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2년이므로 4년제 대학과 같이 수업연한 2년 내에

복수전공을 이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학기제를 도입하여 2년 동안

복수전공 학점을 이수하거나 현행 2학기제 하에서 졸업 후 1년을 더 수학

하여 추가로 학점을 더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전문대학에도 부전공제를 도입하여 주 전공이외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

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다기능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도록 한다.

라) 전공심화과정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공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전공내용에 따라

수개월의 단기 교육과정부터 1년간의 교육과정까지 이수기간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단일 전공심화과정의 개설뿐만이 아니라 유

사전공을 복수로 수강할 수 있도록 협동과정을 개설한다.

전문대학 졸업 즉시 전공심화과정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입학자격을 완화

한다.

전문대학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을 수강해서 총 120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의 4학년에 편입자격을 부여하고, 전문대학의 전공학과와 동

일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 120학점을 취득하면 기사(종전기사 1급)은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전공심화과정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은 학점인정제하에

서 평가인정을 받지 않고서도 전문대학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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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전공심화과정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마) 시간제 등록과 학점인정

사회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이나 학위와 상관없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식과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에게 시간제 등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졸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과

정 외에 특정과목이나 특별과정, 특히 자격제한이 없는 자격증 취득과정

등의 다양한 비학위 과정을 개설한다.

성인의 계속교육을 활성화하고 전문대학을 성인중심의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하려면 시간제 등록정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선발 비율을 높인다 .

타 직업교육 기관과 교육내용, 학점,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순환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점인정제의 적용을 확대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사이에 학생이동이 용이하며, 타 대학 학점인정을 포

함하여 80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어야 하며 학점등록제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 또한 전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타 대학의 학점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전공

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즉, 전문대학에도 전공인정 최소학점의 범위가 규

정되어야 한다.

학점인정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만 당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바꾸어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절히 평가하고 인증하여 이를 전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점인정의 범위를 확대

한다.

다양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성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력에 가름하는 성인의

다양한 직업경험이나 대안적 교육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자격취득자가 동일과목을 중복해서 이수하는 비효율성을 피하고, 자격

취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타 대학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졸업학점의 1/ 4)

자격증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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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과와 편입학

자신의 적성과 전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학생이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진로수정의 기

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내에서의 전과의 제한을 완화하여 학

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학습자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전공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규정하고, 언제라도

전과하여 전과한 학과에서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이수하면 해당과의 학위를 수여한다.

학습자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문대학 사이에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경쟁이 유발되도록 전문대학사이에도 자유롭게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편입학 자가 편입학 후 졸업학점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 인

정최소학점을 이수하면 해당 학과의 전공을 인정한다.

사) 주문식 교육과정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 급속히 변화·발전되고 있는 현장의 업무를 효

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업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교

과목을 개발해야 한다

산업체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주문식 교육을 전문대학에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규 양성과정에 얽매이기보다는, 각기 지역별·

업종별·직무별 특성과 장·단기 / 정규·비정규 / 재교육·향상교육·심화

교육 등 여러 교육 수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

을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해야 한다.

주문식 교육이 개별 업체와 대학간의 1 : 1 관계로 운영될 경우에는 여

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므로, 가능하면 대학과 산업체가 참여하는 연합

컨소시엄 형태의 주문식 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질 높은 주문

식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주문식 교육의 성공 여부는 산업체와의 협력이 얼마나 긴밀하냐 에

달려있으므로 산업체와 전문대학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체의 니즈 (n eeds )를 보다 많이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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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식 교육에서는 현장중심의 다양한 교과과정이 도입·운영되므로 세부

전공별로 산업체 경력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교수요원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문식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

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자) 연계 교육과정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사이에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활동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실업계 고교 교사와 전문대학 교수들의 연계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 아울러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은 제도가 가지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들을 추출하고 분석해서 이에 대한 여건과 보완책을 마련한다.

이상에서 제안된 열린 학사운영체제의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전문대학에서 실현되자면 무엇보다도 전문대학 자체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학사운영체제의 변화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이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제반 학사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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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수 정 안 비 고

령 19조 (학생의 전공이수)
대학 및 산업대학에만 적용
① 전공이수사항
②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

령 26조 (수업연한의 단축)
대학 및 산업대학에만 적용

령 53조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등)
②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

10/ 100

령 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교육
부장관이 정하는 과로 한다.

령 59조 ③ 전공심화과정 등록자격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자로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6.
위탁생의 선발기준 - 산업체에 1년 6개
월 이상 근무중인자

법 33조 (입학자격)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문대학까지 확대 적용

전문대학까지 확대 적용

정원 범위 확대

법 제4조 ① 항에 의거
학칙으로 정한다.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삭제

임시직, 시간제 , 파견직의
근무경력 인정방법 고안

고졸자격 확대 인정 방법
(예:자격증) 고안

복수전공, 부전공제
시행 및 세부전공제·
전과·편입의 활성화에
필요

다학기제, 학점 은행제,
학점당 등록제 활성화에
필요

시간제 등록, 학점은행
제, 학점당 등록제 활
성화 및 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필요

전공실무교육
강화에 필요

전공심화과정
활성화에 필요

성인의 평생 교육기회
확대에 필요

성인의 평생 교육기회
확대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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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9년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초급대학 등으로 나뉘어 있던 단기고등

교육기관들이 전문기술인력의 단기양성기관인 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고,

1975년에 98개교였던 것이 1999년 현재 161개로 증가하였고, 전문대학 학생

수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47.2%에 이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1985년이래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상회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문대학의 입시경쟁률이 상승하고, 재교육을 받고자하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계속교육을 받으려는 성인지원자가 증가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문대학의 기능과 존재의 당위성에 대해 상당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 왜냐하면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데 있지만, 현재의 전문대학 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단기고등교육기관으로써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의 차선

책으로 인식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당장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대학 졸업자보다는 계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

의식 , 그리고 많은 전문대학 졸업생이 전공과 일치되지 않는 분야로 진출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발전하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교육과정과, 현장실무 습득과 괴리된 교육 프로그램의

- 1 -



운영이나 낙후된 교육여건, 폐쇄적이고 자율성이 미흡한 학사운영 등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학정원에 대한 자율화 정책의

시행으로 대학정원이 크게 증가되어 '98학년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문대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그리고 이와 같은 정원부족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되다 , 2003년에 가장 심각해질 전망이다 . 더구나 고등

교육의 개방으로 외국계 대학의 진출이 허용되고, 통신 매체의 발달에 의한

국내외 대학의 사이버 강좌가 보편화되면 4년제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문대학들은 학생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확대되어 학사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문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종합해보면 첫째, 대학입학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 전문대학 진학자가 감소될 것이고, 둘째, 전문대학 지원

자의 감소와 더불어 다중 복수지원이 가능한 입시전형으로 전문대학 학생자

원의 질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셋째, 전문대학 학생의 질이 떨어지는 반면,

기업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생이 향후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직업기초능력과 다양한 전문능력을 모두 갖추기를 원하고 있어 , 교육자원의

질과 기대하는 교육 산출과의 간격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유배, 199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은 교육 수요자를 다양화하여

전문대학의 지원자를 크게 늘리고 , 전문대학 졸업생의 능력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전문대학은 성인들을 위한 재교육과 계속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열린 학사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하는 평생직업교육기관

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전문대학이 열린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최근 지원자 부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전·남북

지역의 전문대학 구성원을 주축으로 수행된 사립전문대학 경영개선 방안

(조용기 외 , 1998)에서는 지원자 감소의 대체 방안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각 종의 행정규제을 철폐하여 전문대학이 보다 자유롭게 모든 성인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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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생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특히 평생직업교육기관, 성인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의 고등교육 수요충족이라는 측면에서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성인들이 직업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성인교육기관들이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학교체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무근, 1999).

현행의 경직된 전문대학 교육체제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능력을 떨어뜨리고 있고, 특히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직업교육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따라서 21세기 전문대학

체제는 기관 중심(in st itu t ion - b ased )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sy st em - b ased )의

개방학습 체제로 전환되어, 연령·직업·지역·학력제한 없이 이수과정과

과목을 개방하고 개별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습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하는 열린 학사운영체제이어야 한다(이관춘, 1998).

이처럼 전문대학의 학사운영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이를 원활

하고 효율적으로 개편·운영할 준거 및 지침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하여 개별 전문대학은 열린 학사운영체제를 위한 기본 방향이 수립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사례중심의 부분적 개편을 하고 있어, 개선의

효과가 미흡하고 시행착오도 많은 실정이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사

운영의 상당부분이 공통적 원리를 갖고 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 관점에서 전문대학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현 실정에 적합한 학사

운영의 기본 방향과 원리를 설정하고, 기본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학사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의 기본 방향을 첫째, 평생직업교육·

성인직업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여 성인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사전반에 걸쳐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열린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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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둘째,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 기업 또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산업현장의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 주로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근거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은 우선 전문대학

교육환경 변화와 전문대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특성화된 전문대학 나름의 사명과 역할을 설정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전문대학의 역할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 둘째 , 전문대학의 위상과 사회의

요구에 맞는 학사운영체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수준의 외국의 학사

운영체제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 셋째, 성인들의 계속교육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현행

학사운영체제의 실태를 분석하여, 전문대학이 열린 학사운영체제를 구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실태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 연구 방법 및 절차

가 . 문헌연구

1) 고등직업교육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전문대학의 역할 정립을 위한

문헌 분석

2) 평생직업교육 관점에서의 열린 학사운영체제를 위한 학생선발 , 수업연한과

학기제 운영, 복수 전공제,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인정, 그리고 전과 및 편입

등에 관련된 문헌 분석

3) 현장성 제고를 위한 주문식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정, 전공심화과정 등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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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설문조사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1개 전문대학의 행정보직교수, 학과장, 평교수 ,

그리고 행정직원 등이다. 전국 161개 전문대학에서 직급별로 2명씩을 무선

표집하여 총 1,336명을 선정하였다. 설문 대상의 특성과 조사 기간이 매우

짧아서 회수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 공문을 첨부하여 발송하고, 전화를 통해 계속적

으로 follow - up 작업을 실시하여 회수율을 73.9%로 높였다.

한편, 연구진은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전문대학의 교수들에게 개발된 설문지의 검토를 의뢰하여, 설문

지의 안면 타당도를 높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전문대학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열린 학사운영체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Ⅰ- 1> 과 같다.

<표Ⅰ- 1> 설문 문항

조사영역 문항
번호 조사내용

Ⅰ. 일반사항

1 직급

2 소속 계열

3 전문대학규모

4 재직 경력

Ⅱ.전문대학

학사운영

체제에

관한 의견

1- ① 단기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직업인 교육

1- ②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성인 계속교육

1- ③ 4년제 대학 편입교육 및 교양교육

2 전문대학에서 강조되어야 할 능력

3- ① 수업연한 다양화

3- ② 전과의 자유화

3- ③ 편입의 활성화

3- ④ 학생선발 방법의 다양화

3- ⑤ 시간제 등록 확대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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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전문대학

학사운영

체제에

관한 의견

3- ⑥ 타기관 취득 학점인정 확대

3- ⑦ 다학기제 운영

3- ⑧ 학점당 등록제 실시

3- ⑨ 계열화와 세부전공제

3- ⑩ 유망첨단학과의 신설

3- ⑪ 연계 교육과정 운영

3- ⑫ 다양한 비학위과정 개설

Ⅲ.전문대학

학사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1 전문대학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

2 전문대학의 미래상

3 전문대학의 발전 방향

4 전문대학 수업연한

5 바람직한 수업 주수와 학기

6 전문대학내 학과(또는 계열)간 전과 허용 여부

7 시간제 등록제의 학칙 도입 여부

8 전문대학 입학생이 소지한 자격의 학점인정 방안

9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여부

10 학점인정 등을 통한 조기졸업의 허용 방안

11- ① 복수전공제가 폭넓은 지식과 기술 습득에 미치는 영향

11- ② 복수전공제가 전문 직업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11- ③ 복수전공제가 다기능 전문인 양성에 미치는 영향

11- ④ 복수전공제가 학생모집에 미치는 영향

11- ⑤ 복수전공제가 학생탈락률(휴학,자퇴 등)에 미치는 영향

11- ⑥ 복수전공제가 학생이동률(전과, 편입 등)에 미치는 영향

11- ⑦ 복수전공제가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

11- ⑧ 복수전공제가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미치는 영향

11- ⑨ 복수전공제가 학과간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11- ⑩ 복수전공제가 자격증 취득률에 미치는 영향

12 복수전공제 도입에 대한 의견

12- ① 바람직한 복수전공제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13- ① 부전공제가 폭넓은 지식과 기술 습득에 미치는 영향

13- ② 부전공제가 전문 직업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13- ③ 부전공제가 다기능 전문인 양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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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전문대학

학사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13- ④ 부전공제가 학생모집에 미치는 영향

13- ⑤ 부전공제가 학생탈락률(휴학,자퇴 등)에 미치는 영향

13- ⑥ 부전공제가 학생이동률(전과, 편입 등)에 미치는 영향

13- ⑦ 부전공제가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

13- ⑧ 부전공제가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미치는 영향

13- ⑨ 부전공제가 학과간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13- ⑩ 부전공제가 자격증 취득률에 미치는 영향

13- ⑪ 부전공제 도입에 대한 의견

14 전공심화과정이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

15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를 위한 우선사항

Ⅳ.전문대학

계열화/

세부전공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1 계열화/ 세부 전공제의 운영 목적에 대한 의견

2 계열화/ 세부전공제의 선결과제에 대한 의견

3 계열화/ 세부 전공제 운영시 기대효과

4 계열화/ 세부 전공제 운영시 학생이 얻는 장점

5 계열화/ 세부 전공제 운영시 산업체가 얻는 장점

6 계열화/ 세부 전공제 운영시 대학이 얻는 장점

7 계열화/ 세부 전공제 운영시 교수관련 문제점

8 계열화/ 세부 전공제 운영시 학생관련 문제점

다 . 현장방문 조사

전문대학의 학사운영 우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학생선발,

학기제 운영, 복수 전공제,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인정, 전과 및 편입학 등에

서의 개방화 방안과, 계열화 및 세부 전공제, 주문식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정

등에서의 현장성 제고방안 등에 관한 교직원 및 기업체 담당자들의 의견과

학생의 의견을 수집 분석하였다.

현장방문 대상대학들은 열린 학사운영체제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전문대학들과 계열화, 세부 전공제, 그리고 현장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현장방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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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는 전문대학의 교직원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관계자, 기업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연구의 방향, 연구결과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협의하였다.

마 . 연구의 수행절차

이 연구는 다음 [그림Ⅰ- 1]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Ⅰ- 1] 연구의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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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의 범위

학사 라는 개념은 학교교육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그러므로 , 이 연구에서는 학사의 개념을

크게 열린 학사제도로의 전환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열린 학사운영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생선발, 수업연한과 학기제, 계열화 , 복수전공제, 전공심화과정 ,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인정, 그리고 전과 및 편입학 등의 내용을 연구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주문식

교육과정과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 9 -



Ⅱ . 고등교육의 환경변화와 전문대학의 역할

1 . 전문대학 교육환경의 변화

가 .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술발전의 가속화와 융합화, 시장의 글로벌화,

지식기반경제 및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이행, 그리고 소비패턴의 질적 고도화

현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사회 환경의 첫 번째 변화는 기술발전의 가속화와 융합화 현상으로,

21세기의 기술은 점점 더 고도화·지능화·융합화·복합화 될 전망이다.

기존 기술의 고도화·상용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 인간의 지능을

반영한 기술 , 인간의 감성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 등 기술의 지능화 , 인간화의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의 발전속도와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 기술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될 것이며, 기술 자체의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기술개발 코스트는 상승할 전망이다. 최근의 기술발전은 기술·정보·지식이

산업에서의 주요 생산요소가 되고, 정보·지식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삼는 새로운 산업을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의 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됨으로써 정보통신 , 서비스, 신소재 , 생명 등의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구조재편이 촉진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문대학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적응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두번째 변화는 급진전되고 있는 시장의 글로벌화 현상으로 ,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통신비용의 획기적 절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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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경제활동의 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왔고, 오는 21세기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세계적인 컴퓨터망 구축과 통신 및 수송비용의 절감, 무역 자유화의

진전으로 인해, 범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될 것이다. 또한, 모든 산업분야

에서 생산성 향상과 전문화가 진행되어 , 상당수의 산업이 쇠퇴하면서 그

분야의 고용이 감소되는 반면에 새로운 산업이 계속적으로 창출되면서 새로운

직업과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원영 (1992)은 21세기의 산업구조 전망과 대응 이라는 논문에서 우리

나라의 산업별 부가가치는 계속 변화될 것이며, 그 변화에 따라 산업별

구성비도 변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했다 . 즉 , 산업부문별 구성비는 1991년

대비 2020년에는 농림 어업부문의 구성비가 6% 감소하고 , S OC 및 서비스업

부문은 4.8%, 광공업은 1.2%, 제조업은 1.5%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하면 과학기술관련 직업 중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과학기술 인력수요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학력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과학기술처가

마련한 제7차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의하면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도

농림, 어업분야에서는 감소되지만, 전자, 전기, 화학제품, 일차금속제품, 일반

기계 ,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취업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번째 변화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현상으로, 전통적인 생산요소의 중

요성은 약화되어가고, 정보 및 지식이 모든 산업의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핵심 생산요소가 됨에 따라 오는 21세기는 정보 및 지식의 창출, 분배 , 활용이

핵심활동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부 창출의 핵심 자원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교육내용이나

수준을 지식기반경제에 입각한 산업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에

따라 교수는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번째 변화는 소비패턴의 질적 고도화 현상으로 ,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

동의 자유화, 시장장벽의 철폐와 소비정보의 공유화가 확대되면서 각국간의

소비 동질화가 급진전되고 , 소득의 향상과 경제의 성숙도에 따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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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개성화 , 다양화되는 소비패턴의 질적 고도화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적으로 습득해

나가야만 하는 동시에 교통과 통신수단이 혁명적으로 발전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빠르게 변모되어 가고 있으므로 국제언어의 습득이 절실

하게 요구되고 있다 . 그러므로 전문대학은 이와같은 평생학습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열린 학사운영체제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의 교육 시장의 개방에도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의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전문대학들이 특정 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력을 고르게 양성해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전문대학은 열린 학사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사회의 변화를 보다 용이하게 수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 교육환경의 변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환경의 주요 변화 추세는 학령인구의 변화,

고학력의 가속화 현상,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신직업체제 등장, 교육

환경의 내적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 교육환경의 첫 번째 주요 변화는 학령인구의 변화를 들 수 있다 .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성장률은 1960년대 2％∼3%의

높은 수준에서 1997년 현재 0.98%를 기록하여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60년대의 베이비붐 세대가 2000년대에

30대와 40대로 진입하게 되어 노동력의 중심축이 중·장년층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55세 이상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노동력의 중·장년화와 함께

인구의 노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출산율의 저하는 연소 및

청소년 연령 인구, 즉 학령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2000년대 초반에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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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소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예측에

의하면, 2000년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대상인구(6∼14세)가 776만 명으로

1980년에 비해 약 34만 명이 감소될 것이고, 고등학교 및 대학의 학령인구

(15세∼21세 )도 각각 20∼30만 명씩 감소되어 총 취학 대상인구의 절대

감소인원은 약 84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Ⅱ- 1>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전망

(단위: 천명, %)

연도
15세∼29세 30세∼44세 45세∼54세 55세이상 전 체

(15세
이상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1997 12,545 35.1 11,914 33.4 4,666 13.1 6,573 18.4 35,699

2000 12,005 32.4 12,539 33.9 5,293 14.3 7,203 19.4 37,041

2005 10,713 27.7 12,713 32.8 6,841 17.7 8,434 21.8 38,702

자료: 통계청(1996).

두 번째 변화는 고학력의 가속화 현상으로, <표Ⅱ- 2> 에서 알 수 있듯이,

고졸자의 진학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진학률보다 진학희망율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고학력화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표Ⅱ- 2> 학령인구 변동추이
(단위: 천명)

연도 총인구
학령인구

(6세∼21세)
초등학교

(6세∼11세)
중학교

(12세∼14세)
고등학교

(15세∼17세)
대학교

(18세∼21세)

1980 38,124 14,401 5,499 2,599 2,671 3,632

1990 42,869 13,361 4,786 2,317 2,595 3,663

1995 45,093 11,918 3,901 2,443 2,349 3,225

2000 47,275 11,339 4,081 1,877 2,150 3,231

2005 49,123 10,837 4,265 2,082 1,880 2,610

자료: 통계청(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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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우리 나라 18세∼21세와 22∼25세 인구가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각각 30.8%와 16.3%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에는 취학 대상인구(6세∼21세 )의 절대 수는 감소될 것이지

만,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것은 국민들

의 고학력에 대한 선호가 줄지 않고, 사회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전문기

술 습득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교육투자에 대

한 여력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학력화의 가속 현상으로 전문지식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 2000년대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기술 및 지식집약산업 , 능력과

창의력의 아이디어 및 서비스산업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업세계로 변모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술 및 지식집약산업

에서의 유망직업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기술집약시대에는 로보트와 자동화를 이용한 대체개발인력으로

중간기술자의 수요가 감소되는 반면 자동기기나 산업로보트를 설비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의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둘째, 특정분야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보험, 법률, 검색, 정보관리, 경영정보, 국제무역, 통역,

외국어 관련 직업, 즉 사회기능이 복잡화됨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증가될 것이다 . 셋째 , 고학력, 고기술을 요구하는 지식집약산

업분야로는 우주, 항공, 정보처리, 신소재, 인터넷, 전자상거래, 마이크로일

렉트로닉스 와 같은 첨단산업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는 틈새산업 , 소프트산업 , 미용산업, 건강산업 등과 텔레마케팅 , 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웹 디자인, 컴퓨터 그랙픽아트 분야의 직업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경쟁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사회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고 다양한 요구가 증가되는 속에서 현행의 경직된

전문대학 교육체제로써는 대응능력이 매우 낮아서 향후 교육시장의 개방에

따른 직업교육의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은

21세기 평생학습사회가 요구하는 열린 학사운영체제로의 개편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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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 내적 환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은 전문대학 구성원의 노력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간기술인력의 수요증대, 그리고 대학의 입학정원

자율화 등으로 양적인 면에서 크게 증가하여 왔다 . 1988년 전문대학 학생

정원이 210,500명에서 1998년에는 542,610명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였으며,

학과수도 1994년 1,843개에서 1997년 2,329개로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1985년 4년제 대학을 앞서게

되었고, 1997년에는 취업률이 84.5%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8). 또한 , 1997년 12월 13일 제정·공포된 고등교육법에서는 전문대학

교육의 목적이 중견직업인 양성에서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변화되어, 보다

전문화된 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러나 , 현재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은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전문대학

교육, 전문대학 학사운영의 경직성, 전문대학 교육목표의 모호성 등의 전문

대학 내부적인 문제와 더불어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개방, IMF 금융구제 등

국내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더구나 ,

준칙주의의 도입에 따른 대학의 신설 급증 , 4년제 대학 입학정원 위주의

증원과 이에 따른 전문대학 위상의 상대적 위축, 학생자원의 수도권 대학

집중현상의 심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몰락 위험, 기초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증원에 따라 교육원가가 싼 비공업계열 위주의 증원 확대, 신대학·

기능대학 등 유사 고등교육기관의 급증 등으로 인한 전문대학의 학생자원

감소 및 공급과잉 구조는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구자균 외, 1998;

성하원, 1998).

< 표 Ⅱ- 3>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9학년도 입학전형의 경우 면접 미실시

대학이 많아 복수지원의 기회가 98년도보다 늘어나 전체지원자 수의 경우

98학년의 1,459,535 명보다 99학년도 1,559,267명으로 약 10만 명 증가하였

으나 실제 지원자의 수는 서울 인천에 한하여 편향·증가하였고, 부산, 경기

지역은 98학년도와 동일하였고, 그 외 지역은 98학년도보다 감소하였다.

99학년도 학생 모집인원의 경우 제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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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표 Ⅱ- 3> 99년도 전문대학 지역별 입시지원 현황

연도별

지역별

'99학년도 '98학년도 '97학년도

모집

인원
지원자수 지원율

모집

인원
지원자수 지원율

모집

인원
지원자수 지원율

서울 19.980 242.415 12.1 19.588 204.875 10.5 392 37.540 1.6

부산 26.440 161,677 6.1 25,181 151,512 6.0 1,259 20,165 0.1

대구 19,337 83,575 4.3 18,760 98,011 5.2 577 △14,436 △0.9

인천 11,171 125,871 11.3 11,078 77,864 7.0 98 48,007 4.3

광주 13,340 50,191 3.8 13,080 56,055 4.3 260 △5,864 △0.5

대전 12,344 51,989 4.2 11,580 56,277 4.9 764 △4,288 △0.7

울산 2,480 7,926 3.2 2,080 8,377 4.0 400 △451 △0.8

경기 65,623 531,799 8.1 60,813 490,637 8.1 4,810 41,162 0

강원 13,683 31,874 2.3 13,273 34,233 2.6 410 △2,359 △0.3

충북 10,480 39,531 3.8 9,840 39,190 4.0 640 341 △0.2

충남 12,477 40,140 3.2 8,280 33,658 4.1 4,197 6,482 △0.9

전북 14,441 31,860 2.2 12,560 38,190 3.0 1,881 △6,330 △0.8

전남 17,501 29,662 1.7 15,908 26,654 1.7 1,593 3,008 0

경북 33,508 70,597 2.1 31,280 77,337 2.5 2,228 △6,740 △0.4

경남 16,659 50,821 3.1 15,001 51,066 3.3 1,658 △245 △0.2

제주 6,071 9.339 1.5 6,379 11,178 1.8 △308 △1,839 △0.3

계 295,535 1,559,267 5.3 279,140 1,459,535 5.2 16,395 99,732 0.1

자료: 전문대학교육협의회(1999).

이와 같은 학생자원의 감소는 재정의 많은 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전문대학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 전문대학의

경우 , 재학생의 73.0%가 시간제 학생이고, 전문대학생의 평균 연령이 28.9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생자원이 점차 감소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 중심의 교육에서 성인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 학습 기회의

다양화를 위하여 유연한 학사운영체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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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 4> 고등교육기관 진학희망자와 입학정원

(단위: 명)

대학
입학
연도

진학희망자 고등교육
기관입학
정원 (C)

비율 (%)

재학생 (A ) 재수생 검정기타 합계 (B ) C/ A C/ B

1990 594,673 281,763 12,711 889,147 339,510 57.1 38.2
1991 610,586 331,212 9,250 951,048 358,520 28.7 37.7
1992 594,500 326,861 10,240 931,601 387,810 65.2 41.6
1993 602,144 322,208 9,909 934,261 415,300

(490,175)
69.0 44.5

(52.4)
1994 520,796 213,093 7,649 741,538 451,595

(527,710)
86.7 60.8

(71.2)
1995 520,124 160,420 7,000 687,544 490,096

(566,210)
94.2 71.3

(82.4)
1996 522,307 109,190 6,500 637,997 528,595

(604,710)
101.2 82.8

(94.8)
1997 564,172 63,054 6,000 633,226 567,095

(643,210)
100.5 89.6

(101.6)
1998 598,896 41,963 5,500 647,359 597,015

(673,130)
99.7 92.4

(104.1)
1999 611,181 31,780 5,000 637,961 597,015 97.7 92.1

(103.9)
2000 599776 32,561 5,000 637,357 597,015 99.5 93.7
2001 557,544 27,279 5,000 589,823 597,015 107.1 101.2
2002 555,271 3,512 5,000 563,783 597,015 107.5 105.9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전문대학 정원자율화 실시방안 연구진(1994). 전문대학 정원
자율화 실시방안 연구, pp. 29- 30에서 인용함.

2 . 전문대학의 역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대학은 내부적 문제와 더불어 경제·사회

환경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그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역할을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된 연구들과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안 ) 에 포함된 직업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전문대학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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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최근 전문대학은 학생자원의 부족,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문호 개방,

4년제 대학과 차별되는 단기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 미흡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대학이 단기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 전문대학의 특성화 및 다양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무근, 1998; 강무섭 외, 1997; 설훈, 1998; 하인호, 1998; 신문규, 1998). 비

록 전문대학의 특성화 라는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전문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전문대학의 특성화 및 발전 방향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단기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47조에는 전문대학의 목적을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문대학이

앞으로 중견 전문직업인이 아닌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역할은 크게 전문직업인 양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다양한 단기성인교육 실현, 지역사회 봉사 ,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준비 ,

고등교육의 대중화 기회확대 등이 강조되고 있다(이무근, 1999). 이러한 논의

는 실제 전문대학 교육현장에서 상당부분 수긍되고 있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전문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대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문대학 재학생 중 시간제 등록 학생의 비율이

서서히 증가되고 있으며 사회교육원을 통한 성인 대상의 다양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 전문대학이 지역사회 학교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립전문대학의 구조조정 방안 연구에서 전문대학의 역할은 첫째, 중견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이고 , 둘째 , 중견 전문직업인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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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는 기관이고, 셋째, 재교육 담당

기관임과 동시에 계속교육기관이고 , 넷째 , 연계교육기관으로 규정하였고 ,

이러한 네 가지 역할은 전문대학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1997; 구자균 외, 1998, 이무근, 1995).

교육개혁위원회는 1996년 2월 9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Ⅱ ) 에서 전문대학의 특성화 방안으로 , 소규모 전문대학 설립, 전문대학

시설 및 설비 요건의 강화, 설립 주체의 확대, 전문대학 운영의 자율화,

교원의 현장실무능력 강화,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투자 비용의 효과성

등을 제시하였다 (구자균 외 , 1998 ; 교육개혁위원회 , 1996 ). 이러한 특성화

방안은 전문대학이 사회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

력을 양성함으로써,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된 전문대학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 전문대학 특성화 방안을 정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소규모 전문대학의 설립 방안으로,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및

기술의 발전, 그리고 직종의 분화 및 다양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 또는 두 개의 학과만으로 구성되는 소규모의 전문대학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예로, 애니메이션 전문대학, 복식 전문대학, 광고 전문

대학, 자동차 전문대학, 요리 전문대학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문대학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운동장 등의

설비 및 시설 요건은 대폭 완화하고, 교수- 학습의 핵심이 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내부 시설 및 설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예로 ,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운동장이 없는 인텔리전트 빌딩만으로 설립된

전문대학을 제시하였다.

셋째, 전문대학의 설립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 업종별 단체 등에서 전문

대학을 설립하고 , 이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전문대학의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으로, 전문대학의 학과 신설 및

철폐, 학생정원 등 학사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교원의 현장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원을 현장실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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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경력자를 중심으로 선발하고, 교원의 실무자도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투자비용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 전문대학의 이론 및 교양교과는 방송대학이나 개방대학 등과 연계

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대학의 단위 교육비용을 낮추어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대학의 다양화·특성화 평가 및 효율적인 지원 방안 연구 에서는

전문대학의 특성화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 전문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사례를 제시하여, 전문대학의 위상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전문대학 특성화의 기본 방향은 전문대학의 성격 및 교육 목표의

명료화, 전문대학 유형과 종류의 다원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다원화 등을

제시하였고 , 전문대학 특성화의 유형은 학과 및 교육과정의 특성화 , 산학협동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구축 , 대학 경영 및 학사 관리의 효율화, 교육연구

지원의 첨단화 및 전문화 등을 제시하였다(강무섭 외, 1997; 구자균 외,

1998).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확보방안 연구 에서 제시된 전문대학의

발전방향은 교육체제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다원화, 학사관리의 자율화,

산학협동의 활성화, 산업기술교육 및 연구의 내실화 등이었다(유성종 외,

1997; 구자균 외, 1998).

또한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의 최소화된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대학을 자유롭게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한 대학

설립 준칙주의 를 도입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1996. 7 .26) 과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1996. 8. 10)을 제정·공포

하였다.

사립전문대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서 제시된

전문대학의 목적, 전문대학 관련 법령, 교육개혁위원회의 특성화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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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그리고 교육부의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 등의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전문대학의 특성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특성화 전문대학이란

21세기 산업사회의 요구 변화에 부응하여 단위학교가 최대한의 재량권을

갖고 , 학교규모·학생선발·교원임용·학과 및 교육과정·학사관리·산학협동·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교수 및 연구 등을 특색있게 관리함으로써 , 다양한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으로 정의하였다(구자균 외, 1998).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상으로 지식근로자

(know ledge w orker ) 또는 신지식인 등이 제시되고 있다. 지식 근로자란

활용에 필요한 프로 정신 (profession alism ), 습관, 기본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계속적으로 개선 , 개발 , 혁신하여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전문대학이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이무근, 1999 ; 양병무 , 1999 ; 매일경제신

문사, 1998).

나 .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부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제1차 교육개혁방안에

서 열린교육체제,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점

은행제의 도입을 비롯한 일련의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바로 우

리의 전통적인 학교 위주의 교육방식을 정보화·세계화·다양화·고령화로

특징 지워지는 21세기에는 그 모델을 수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

리의 대학이 나아가야 할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한다면 우선 교육이 학교에 의

해서만 독점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의 경계선과 울타리를 없애고 가정과

사회가 모두 교육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교육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대학에서도 교육이 어떤 편제나 청소년기의 한정된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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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고 계속교육·재교육을 통해 일생동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다. 평생학습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학점은행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학점은행제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교육의 학습결과를 공정하게 평가 인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교육과 사회

교육사이에 또는 서로 다른 학교교육기관 사이에 상호 인정되고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능력을 극대화시키자는 것이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나타난 학점인정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

둘째, 대학, 전문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셋째,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넷째,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점은행제의 시행은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개방한다는 순기능

들이 있으나, 역기능적인 요인으로 모든 사회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이

정규 전문대학과 거의 동격으로 인정됨으로써 전문직업교육의 수요가 분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을 열린교육기관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다. 전문대학은

성인의 계속교육 요구나 재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성인들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학사운영

체제를 개방하여 성인교육의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2년의 정규과정 외에 다양한 기간의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과정이나 전공심화과정 또는 사회교육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원하는 성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인 학사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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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연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21세기의 다양한 가치체계를 갖는 산업사회에서 전문대학이 직업기술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업기술교육체제를 제도적

으로 확립하는 것이 요구되며 직업교육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계열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직업교육기관들간의 연계운영은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충할 수 있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 ,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직업기술교육체제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전문대학이 주도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 연계

하여 계속 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연계교육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는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 1995년 제 1 차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 이어 1996년 2월에는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Ⅱ) 이라는 직업교육에 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업교육에 관한 교육개혁은 우리보다 앞서 교육개혁을 실시해

나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의 교육전략과 동일한 개념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학교교육과 산업계의 필요를 어떻게 연계시켜 산업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1996년 8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교육

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급별 2+2 연계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었다 . 이러한 법적 기초 위에 교육부는 1996년도 4개교 ,

97년도에 12개교의 연계교육시범 전문대학을 지정하여 효과적인 운영방안

을 모색하여 왔고, 1998년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한 대학까지를 포함하면 모

두 68개 대학이 실업계 고등학교와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는

등 2+2 연계교육이 본격적으로 확대·추진되고 있다.

한편 상위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연계는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 일반 4년

제 대학에의 편입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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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의 주요한 기능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무근 , 1998 ) 그 이유

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모든 성인들에게 계속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데 있다. 해마다 10% 내외의 전문대학 졸업생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

고 있는 사실에서 보듯이 편입학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중요한 진로의 하나

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은 학생 개인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어 4년제 대학의 학과나 교과과정과는 잘 연계되지 않아 계속교육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지역사회대학에서는 직업교육의 기능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 기능도 중시하고 있다. 미국 전문대학

학생들의 1/ 3정도가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어 지역사회

대학에서는 이들을 위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공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4년제 대학의 1, 2학년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들과

유사한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을 하더라도

동일한 전공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고 이미 지역사회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들에 대해서도 거의 인정하여 줌으로써 편입학이라기보다는 전학

(t r an sfer )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과과정이

매우 잘 연계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 재학생의 상당수가 편입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교육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는 현실에 근거하면 , 전문대학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장해 주기 위한 4년제 대학과의

연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2+2+2 연계교육체계 즉,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과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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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외국 전문대학의 학사운영

1 . 미국의 전문대학 (c om m unity c olle g e )

미국의 전문대학은 중등교육기관과 연계를 맺어 대학교육의 초기 2년

과정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인 초급대학(junior college )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지역사회와의 관련을 통하여 광범위한 성인교육을 제공하는 고등교육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 설립 초에 초급대학은 대학학력교육을 통한 편입학

기능과 직업교육을 통한 중등교육 종료기능을 담당하였다 . 이러한 초급대학은

사회의 경제적 , 정치적 , 그리고 교육적 변화와 관련하여 등장한 각종 성인교육

관련법과 제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로 성인계속교육 및 지역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의 인문교양교육 중심의 대학학력교육에서 지역사회교육으로 , 종료기능을

담당하던 직업교육에서 성인계속교육으로 대학의 중심 기능이 전환되었다.

전문대학이 제공하는 성인교육은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성인교육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영역을 담당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전문대학은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데, 지역사회교육

차원에서 대학에서 시행되는 형식교육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제공함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비형식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대학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또한 전문대학은

전문대학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고등교육 수준의 성인계속교육

기능을 전담함으로써 성인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전문대학은 고등교육에 대한 성인교육인구의 증가와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편입학교육 프로그램, 직업교육 프로그램,

일반 교양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성인들의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를 수용하였다 . 이러한 전문대학의 주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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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위 교육과정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는 크게 준문학사 학위 (A A D )와 준이학사 학위 (A SD )

과정이 있다. 둘째 , 계속해서 상급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1학년∼2학년 수준의 대학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기술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넷째 , 지역사회 산업에 관련된 기술 및

연구 분야 인력에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혜

택을 주는 다양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여섯째 , 지역사회의 요

구에 따른 시민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일곱

째 , 지역사회의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 일반적 현황

미국의 전문대학의 학교 수 및 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Ⅲ- 1> 과

같이, 1998년 현재 전체 1,132개교가 있고, 이 중에서 공립은 968개교

(85.5% ), 사립은 137개교 (12.1% ), 소규모가정교육 유형은 27개교 (2.4% )가

있다. 또한 1975년 이후 전문대학의 학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Ⅲ- 1> 미국 전문대학의 현황 (학교수 및 학생수)

년도

학교수 학생수

전체 공립 사립
소규모

가정교육
전체 공립 사립

1975 1230 1014 216 - 3,970,119 3,836,366 133,753

1980 - - - - 4,526,287 4,328,782 197,505

1985 1222 1068 154 - 4,531,077 4,269,733 261,344

1990 - - - - 5,240,083 4,996,475 243,608

1995 1112 948 147 21 - - -

1998 1132 968 137 27 - - -

자료: AACC data files(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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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8년 현재 미국 각 주별 전문대학의 분포는 <표 Ⅲ- 2>와 같이

California州에 118개 전문대학이 있고, Delaw are州의 경우에는 1개의 전문

대학이 존재하여 주별로 그 수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Ⅲ- 2> 미국의 주별 전문대학 현황 (1998년 현재)

지 역 공립 사립
소규모

가정교육
계 지 역 공립 사립

소규모

가정교육
계

Alabama 30 4 - 34 Nebraska 7 - 2 9

Alaska 5 - - 5 Nevada 4 1 - 5

Arizona 19 1 1 21 New Hampshire 4 4 - 8

Arkansas 22 1 - 23 New Jersey 19 2 - 21

California 106 11 1 118 New Mexico 14 - 3 17

Colorado 16 1 - 17 New York 47 14 - 61

Connecticut 12 4 - 16 North Carolina 58 2 - 60

Delaware 1 - - 1 North Dakota 4 6 5 15

Florida 28 4 - 32 Ohio 35 1 - 36

Georgia 26 4 - 30 Oklahoma 17 3 - 20

Hawaii 7 2 - 9 Oregon 17 - - 17

Idaho 5 1 - 6 Pennsylvania 16 1 - 17

Illinois 49 7 - 56 Rhode Islan d 1 1 - 2

In diana 2 2 - 4 South Carolina 17 1 - 18

Iowa 17 3 - 20 South Dakota 4 5 3 12

Kansas 20 4 1 25 Tennessee 14 7 - 21

Kentucky 15 1 - 16 Texas 68 1 - 69

Louisiana 7 - - 7 Utah 5 3 - 8

Maine 9 1 - 10 Vermont 2 3 - 5

Marylan d 18 3 - 21 Virginia 23 3 - 26
Massachusetts 17 11 - 28 Washington 33 1 1 35
Michigan 28 3 1 32 West Virginia 11 1 - 12
Minnesota 29 1 1 31 Wisconsin 17 1 1 19
Mississippi 15 2 - 17 Wyomin g 7 - - 7
Missouri 13 5 - 18
Montana 8 - 7 15 United States 968 137 27 1,132

자료: AACC data file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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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6년 가을학기 등록생 현황을 살펴보면 , < 표 Ⅲ - 3> 과 같이 전일제

학생이 2,053,778명 (37.0% )이고 시간제 학생이 3,486,033명 (73.0% )이다.

<표 Ⅲ- 3> 전문대학의 등록생 현황: 1996년 가을학기 및 1995- 1996(1년간)

주

19 96 년 가을학기 등록생수 등록생

수

( 19 95 - 9
6 )

주

199 6 년 가을학기 등록생수

등록생수

( 19 9 5 - 96 )
전일제 시간제 합계 l 전일제 시간제 합계 l

Alabama 39,509 89,578 129,087 198,586 Nebraska 8,107 24,375 32,482 67,191

Alaska 6,792 12,841 19,633 31,901 Nevada 5,719 35,218 40,937 66,212

Arizona 42,463 117,271 159,734 278,550
New
Hampshire

5,153 8,534 13,687 15,552

Arkansas 19,469 22,361 41,830 63,808 New Jersey 57,176 74,521 131,697 187,178

California 312,159 813,814 1,125,973 1,865,802 New Mexico 15,919 33,732 49,651 77,909

Colorado 21,643 55,544 77,187 126,787 New York 156,073 116,284 272,357 389,071

Connectic- ut 10,827 31,672 42,499 58,915 North Carolina 65,268 81,875 147,143 267,536

Delaware 4,500 7,371 11,871 16,447 North Dakota 6,456 2,532 8,713 12,915

Florida 103,531 218,168 321,699 642,597 Ohio 108,028 113,900 221,928 326,333

Georgia 38,539 39,737 78,276 120,117 Oklahoma 29,528 37,634 67,162 110,606

Hawaii 10,896 14,783 25,679 34,838 Oregon 25,562 51,555 77,117 170,556

Idaho 20,191 9,117 29,308 40,809 Pennsylva- nia 62,888 74,464 137,352 201,231

Illinois 113,471 237,464 350,935 715,233 Rhode Island 6,918 10,763 17,681 26,966

Indiana 6,022 3,882 9,904 14,374 South Carolina 26,732 34,662 61,394 101,520

Iow a 33,663 27,661 61,324 90,391 South Dakota 4,123 2,076 6,199 8,522

Kansas 25,489 47,085 72,574 129,130 T ennessee 33,617 46,458 80,075 113,640

Kentucky 30,933 24,994 55,927 74,460 T exas 139,795 262,260 402,055 680,982

Louisiana 11,547 13,680 25,227 40,031 Utah 21,119 26,821 47,940 73,784

Maine 4,469 8,394 12,863 22,048 Vermont 2,849 5,099 7,948 11,862

Maryland 25,650 58,570 84,220 131,198 Virginia 35,111 90,428 125,539 214,023

Massachusetts 36,132 50,274 86,406 128,802 W ashington 80,462 99,524 179,986 303,233

Michigan 53,619 146,542 200,161 334,062 West Virginia 28,596 15,016 43,612 53,913

Minnesot a 43,445 39,850 83,295 146,993 Wisconsin 34,593 69,580 104,173 200,428

Mississippi 37,315 17,007 54,322 76,229 Wyoming 8,116 10,627 18,743 31,208

Missouri 28,995 47,374 76,369 120,448

Montana 4,601 3,061 7,662 14,125 United States 2,053,778 3,486,033 5,539,536 9,229,052

자료: AACC(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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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학사운영

1) 학생선발

미국의 전문대학 입학제도는 주별로 자율권이 부여되어 학교별로 다르다.

경쟁력이 약한 전문대학에서는 필요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파격적인 장학금을 제공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학비를 감면해

주는 반면에 경쟁력이 있는 전문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은 비싼 학비를 부과

하고 있다. 경쟁력이 있는 전문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은 지원자의 고교 성적

(GPA ), 교사 추천서 , 면접결과 , 대학수능시험 점수(SA T / A CT ) 등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구자억 외, 1997).

전문대학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지원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의 사람이면 누구나 등록을 할 수가 있다.

학기마다 개설과목이 실린 수강편람을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돌려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렴한 수강료를 내거나 또는 무료로 강의에

등록할 수 있다 (구자억 외, 1997).

2 ) 전문대학의 준학사학위 과정

2년제 전문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이수 과목에 따라 준학사

학위 (a s sociat e degree )를 받게 된다. 준학사에는 주로 4년제 대학에의 진학을

준비하거나 일반 기업체, 관공서, 회사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associat e degree와 곧바로 산업체에 취업할 학생들을 위해 직업위주의 교과

내용이 주로 편성되는 associat e applied degree가 있다. associat e degree는

다시 준문학사 (associate in art s ; A .A .)와 준이학사 (associate in scien ce;

A .S .)로 나뉘며, as sociat e applied degree는 A .A .S . 라고 불린다. 이 세 학위

과정의 이수학점 내용은 교양, 전공, 선택, 그리고 기본기술 과목으로 구성

되어지며, A .A .S . degree 과정의 평균 이수학점 수는 61학점∼70학점, A .S .

degree 과정은 60학점∼61학점, A .A . degree 과정은 41학점∼50학점으로, 우리

나라의 전문학사 이수학점인 80학점보다 10학점∼20학점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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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 CC (Okaloos a- W alton Community Colleg e )의 사례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학지원절차
OWCC의 입학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① 입학지원서 및 거주확인서 제출
②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GED증서, 가정교육진술서(Home Educated Affidavit),

다른 교육기관을 다닌 경우 공식적인 대학 성적 증명서, CLEP, AP, 또는 IB
로부터의 공식 점수 보고서

③ 배치검사점수(ACT , SAT , FCEP, MAPS, ASSET )의 제출 또는 OWCD의 배
치검사(FCEP) 응시

④ 진학 자문가/ 상담가 또는 교수 자문가와의 면접
⑤ 등록

입학수준 검사 (Entry - lev el t e s tin g )
AAD나 ASD에 입학하고자 하지만 Florida州 College- Ready diploma를 얻지 못한

FT IC (First - T ime- In- College) 학생들은 첫 학기에 등록하기 전에 배치검사프로그램
(placement testing program)을 받아야 한다. Florida州 배치검사에서 최소 점수를 얻지 못
한 학생들은 영어, 인문학, 수학 등의 학점과정에 등록할 수 없다. OWCC는 1차 배치검사
로서 FCEP (Florida College Entry Level Placement T est )를 실시한다. 입학일을 기준으로
2년내에 SAT (Scholatic Assessment T est ), ACT (American College T esting ) 또는 다른
승인된 배치검사에 응시한 학생들은 그 점수가 주 규정에서 정한 기준점수(cut- off
scores )을 만족시키면 FCEP를 대신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ACT 또는 SAT 점수가 정해
진 기준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은 FCEP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이 검사는 단순히
배치를 위한 것이지 입학 준거는 아니다. 대학수준의 영어, 인문학 또는 수학 과정을 이수
하여 4년제 대학 학위를 가졌거나 편입한 학생들은 배치검사를 치를 필요가 없다.

OW CC의 준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AAD나 A SD 과정에 지원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생이어야 하고, 다음 사항 중의 한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표준고등학교 졸업장(S t andard H igh S chool Diplom a ): 고등학교 졸업생은

표준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여야 한다 . 그리고 졸업일자가 명시된

공식적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다.

대학준비 졸업장 (College Ready Diplom a ): F lorida州 colleg e ready

diplom a를 취득한 학생들은 그 diplom a를 취득한 후 3년동안 배치검사를

치르지 않고 AAD나 A SD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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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Equiv alent Diploma (GED ): GED (General Education Developm ent )

diplom a를 취득한 학생들은 영어시험을 치르고 그 점수가 F lorida GED

합격점수와 등등한 경우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GED 점수에 관한 공식

적인 증명서나 그 diploma의 사본이 필요하다.

가정교육을 받은 학생(home edu cat ed student s ): 가정교육을 받은 학생

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증명하는 h om e edu cat ed stu den t s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양식은 OW CC의 등록사무소 (OW CC ' s office of

enrollm ent services )로부터 얻을 수 있다.

다음 < 표 Ⅲ- 4> 는 미국 전문대학의 상위 10권에 속하는 인기 준학사 및

자격증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Ⅲ- 4> 미국 전문대학의 상위 10위 준학사 및 자격증 분야: 1996- 1997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 수여자수 자격증(Certificates) 수여자수

① Liberal/ general stu d ies &
hum anities

167,448
①H ealth profession s & related
sciences

56,659

② H ealth professions & related
sciences

76,848
②Bu siness m anagement &
adm in . services

24,176

③ Bu siness m anagement &
adm in . services

71,766 ③Mechan ics and repairers 14,888

④ Engineering-related
techn ologies

20,208 ④Protective services 13,507

⑤ Pr otective services 17,445 ⑤Precision production trades 9,486

⑥ Mechanics and repairers 9,747 ⑥Vocational h om e econom ics 7,595

⑦ Education 9,687
⑦Personal and miscellaneou s
services

6,744

⑧ Visu al an d perform ing arts 8,757
⑧Engineerin g-related
technologies

6,203

⑨ Multi/ in terdiscip linary stu d ies 8,246 ⑨Constru ction trades 5,544

⑩ Com puter and in formation
sciences

7,701
⑩Transp ortation & m aterial
m ovin g w orkers

4,935

자료: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IPEDS data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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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디플로마 및 자격증 과정

디플로마 과정은 일반적으로 준학사 과정에 비해 5분의 3 정도의 교육

시간과 이수학점이 요구되고 , 자격증 과정은 전공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학점수가 다르지만, 대개 준학사 과정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를 요구

하고 있다 . 또한 자격증 과정은 전공에 따라 이수학점에 차이가 있으나

대개 21학점∼35학점을 요구하며 1년 내지 1년 반 과정으로 되어 있다. 학

점을 이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 하나는 준학사 과정과 자격

증 과정을 처음부터 별도로 분리 개설하는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1년간

은 동일과정을 함께 이수케 하고 학생의 능력이나 형편에 따라 여름학기

에 준학사학위 과정과 자격증 과정으로 분리시켜 이수하게 하는 형태이다.

OW CC의 경우, 직업학점 (v ocation al credit ), 자격증 과정(cert ificate

pr ogr am s )에 지원한 학생들은 표준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 D 디플로마 없이

입학할 수 있다 . 그러나 4년제 대학 진학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나 GED 디플로마가 필요하며, 만약 편입생인 경우에는 이전에

등록하였던 중등 후 교육기관들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OW CC는 두 가지

형태의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두 과정들은 모두 기술 지향적

이고, 2년제 학위 과정보다 적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4 ) 편입학 과정

4년제 대학의 편입교육 프로그램은 학사취득을 위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

할 수 있게 하는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일부이다. 이 편입학 프로그램은

community college에서 우선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4년제의 1,

2학년 과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하려는 계획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등록생의 3분의 2가

넘으나 실제로는 3분의 1정도의 학생들만이 편입학을 하고 있다.

community college에 개설된 편입학을 위한 교육과정과 4년제 대학의 1, 2

학년 교육과정은 유사하며 , 시간수도 별로 차이가 없으므로 , 편입 후 학점

인정에 문제가 없고 적응이 쉽다. 다만 4년제 대학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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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 CC (Okaloos a- W alton Community Colleg e )의 사례

대학학점 자격증 과정 (Colle g e Cre dit Certif ic ate )
대학학점 자격증 과정은 24∼60학점 정도이지만, 대부분의 과정은 30학점으로 이루

어지고, 대략적으로 1년 정도의 기간 내에 이수한다. 이러한 자격증 과정들은 실무적
용 능력을 강조하는 전문적 및 기술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대학학점 자격증 프로그램들은 학교 교육에 더불어 현장 경험을 가질 수 있
는 인턴쉽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 OW CC의 대학학점 자격증 과정>
Accounting Applications : CC(27) ⇒ 총27학점
Business Management : CC(12), T E (15) ⇒ 총27학점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 CC(15), T E(21) ⇒ 총36학점
Computer Programming : CC(21), T E (12) ⇒ 총33학점
Office Systems Specialist : CC(18), T E (12) ⇒ 총30학점
Marketing : CC(24), T E (26) ⇒ 총30학점

직업학점 자격증 과정 (V oc ation al Cre dit Certif ic ate s )
직업학점 자격증 과정은 대학학점과는 달리 직업학점으로 구성된다. 이 자격증 과정

은 1년 미만으로 이루어지며, 선택한 직업적 능력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학생들
을 돕는다. 대부분의 직업학점 자격증 과정들도 학교교육을 함께 현장경험을 할 수 있
는 인턴쉽 제도로 운영되고, 교육과정은 문제해결이나 능력 적용에 치중하고 있다. 특
정 환경에서, 직업학점 자격증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획득한 능력들은 유사한 대학학점
으로 통합되거나 대학학점 자격증 또는 ASD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다.

< OW CC에서 제공되는 직업학점 자격증 과정>
Administrative Assistant : CC(11), T E (24) ⇒ 총35학점
Blueprint Reading and Estimation : (5) ⇒ 총 5학점
Corrections Basic : CC(23) ⇒ 총23학점
Customer Assistance : CC(3), T E (17) ⇒ 총20학점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 CC(3), T E (15) ⇒ 총18학점
Early Childhood Education : (12) ⇒ 총12학점
Hotel Operations and Supervision : CC(3), T E (27) ⇒ 총30학점
Law Enforcement Basic : CC(30) ⇒ 총30학점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 echnology : (2) ⇒ 총 2학점
Office Software Specialist (PC Support Specialist ): CC(9), T E (21)⇒총30학점

자격증 과정의 졸업을 위한 필수조건
대학 또는 직업 학점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필요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프로그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정 및 다른 필요조건들을 이수하여야 한다.
OWCC 교내의 자격증 과정을 최소한 25% 이수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에서 평점 2.00이상의 GPA 점수를 유지하
여야 한다.
모든 다른 대학졸업 필수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업학점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읽기, 의사소통, 수
학에서 최소한의 능력 수준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수준들은 각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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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의 교수방법이 대학보다 학습단위가 적어 소수의 학생들이 토의를

하거나 개인적인 지도로 강의가 실시된다는 점이고 또한 시청각 자료가

community colleg e에서보다 더욱 빈번하게 활용된다는 점이다.

5 ) 비학위 과정

가 ) 교양과정

교양과정은 2년제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과정으로써 4년제

대학에서의 교양필수과목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 그러나 필수과목의 내용은 학교에 따라 다르며 부과되는 교양과목 역시

학교나 학위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OW CC의 경우, 교양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성인교양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초·중등 과정을 마친 경우에

수강이 가능한데,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능력을 보다 더 배양할 필요가

있는 성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 외에 OW CC는 광범위한 성인일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과정들에는 문해 (literacy ),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E SL) 또는 타외국어 사용

자를 위한 영어 (E SOL ), 성인기초교육 (ABE ), 직업준비/ 직무준비 능력, 일반

교육개발(GED ) 등이 있다. 이 과정은 학업능력이 9학년 이하인 성인들에게는

무료이지만 , 그 외의 성인 학생들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 학생들은 한 해

동안 등록할 수 있고, 학기 중에도 언제나 등록이 가능하다. 수업은 OW CC

캠퍼스 및 센터에서 주간과 야간에 진행된다.

나 ) 직업과정

비학위 과정에서 직업과정도 전문대학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 이 직업과정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보다 나은 기술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증진과정과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중간계층의 직업분야에 취업 준비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대학의 직업교

육 프로그램에서 포함하고 있는 직업분야는 경영관련 분야, 보건관련 분야,

서비스관련 분야, 공업관련 분야, 농업관련 분야 등 5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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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 CC (Ok alo o s a - W alton Com m unity Colle g e )의 교양과정 사례

성인기초교육 (A B E )

OWCC의 성인기초교육은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에서 성인에게 요구되는 기초적

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개별 및 소집단 수업으로 구성된다. ABE 수업은 읽기,

쓰기, 수학에서의 기초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교육

과정은 4개의 문해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초보(beginning), 초급(basic), 중급

(intermediate), 고급(advanced) 수준으로 되어 있다. 학업능력이 9학년 수준 이하

로 평가되는 성인에 대해서는 이 수업이 무료로 제공된다.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진도를 나아갈 수 있지만, 주 규정에 따라 수업 시간의 등록이 제한

되어 있다.

일반교육개발 (GED )

GED 수업은 학생들에게 GED 시험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GED 시험은

Florida州 고등학교 자격증을 취득케 한다. 수업은 읽기, 사회, 과학, 쓰기, 수학 영

역에서 중등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업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일한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9학년 수준의 학업 능력을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제

공된다. OWCC 검사 센터는 1년 내내 GED 검사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 시험에

사전에 등록하고 응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타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E S OL )

OWCC의 ESOL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구어체 및 문어체 영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ESOL 수업은 4개의 수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초보(Beginning ), 초

급(Basic), 중급(Intermediate), 고급(Advanced) 수준으로 되어 있다.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수준을 선택하지만, 주 규정에 따라 수업시간의 등록이 제

한되어 있다. 이 과정들은 타외국어를 사용하는 성인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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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성인교육 과정

대다수의 전문대학에서는 비학위 과정으로 성인교육과 지역봉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전문대학은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정규교육을

제공하는 것 외에 지역사회의 전 성인 인구에게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

하고 있다. 성인교육 중에는 과정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준학위 과정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개설되어 있고 주로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야간과

주말이외에도 단기 워크샵이나 세미나가 개설되며 이러한 과목들은 대개

산학협동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와 제안에 의해 개설되고 있다 .

그리고 학점이수에 있어서는 학점, 비학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요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다.

전문대학이 갖고 있는 성인교육 기능은 크게 네 가지 즉, 개선적, 직업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OW CC는 학위와 자격증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학점 프로

그램 외에 특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하려는 개별 및 집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학점 프로그램을 선택과정으로 제공한다. 이 선택과정들을 통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개인적 취미 , 여가 , 재능의 향상에서부터 전문성의 개발과

주문식의 사업/ 산업 훈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 이 선택과정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OW CC 학위 또는 자격증

프로그램도 별로 상관이 없다

다 . 발전방향

미국의 전문대학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특성화된 교육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지향하고 있는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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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의 정보화

미국의 전문대학은 발달된 정보기술을 수용하여 교육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 예를 들면, 복합문화적 교육과정과 중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 여기에

새로운 교육공학적 기법들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교수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선진적인 교육기법들이 실험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의

광범위한 활용이다. 전문대학에서는 컴퓨터 보조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대학 도서관도 급속하게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 온라인을 통한 원격

학습도 증가하고 있다.

OW CC (Ok aloo s a - W alton Com m unity Colle g e )의 계속교육과정 사례

전문성 개발 기관 (In s titute of Profe s s ion al D ev elopm ent ; IPD )
IPD는 사업, 산업, 정부, 대행기관, 및 기타 지역 기관들의 전문적인 훈련 요구를 수

용하기 위한 것이다. IPD는 특정 사업, 전문집단 또는 기타 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주문식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 하거나 특정 직업에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면허증의 필수조건을 유지하

고자 하거나 고용변화의 예측에 따라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인

들에게도 전문성 개발 수업을 제공한다.

이 기관에서 제공되는 특정 수업들은 계속교육단위(Continuing Education Units ;
CEUs)을 제공한다. 적절한 학습목표를 가지고 구조화되고 서열화된 내용을 포함하는

비학점 과정들은 특정 집단이나 전문직의 요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대학은 10시간

의 수업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 하나의 CEU를 부여하게 된다. CEU과정은 다

른 비학점 수업과는 구별되며, 추가적인 수업료, 특별한 적격 등록 기준, 최소 출석시

간 등과 같이 특별한 고려사항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과정별 수업료는 제공되는 과정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취미 및 여가 (개인적 향상 )
다양한 비학점 개인 향상 과정들은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다. 그 주제들은 컴퓨터능

력, 건강, 정원가꾸기, 영양, 여행가이드에서부터 페인트칠, 요리, 외국어, 안정과 1차
보조, 고객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수업료는 제공되는 과정의 기간이나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PRIME T IME (P o s itiv e Retirem ent throu g h Im ag in ativ e E du c ation )
PRIME T IME 프로그램은 50세 이상의 집단의 요구에 초점을 둔 비학점 과정을 선

택할 수 있다. 수업료는 과정의 기간이나 유형에 따라 다르며, 등록은 모든 성인들에

게 연령에 제한없이 개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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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사이의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대학간 교류

협력체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동적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운영이 확산

되고 있다

2 )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의 강화

1980년대- 1990년대에 미국의 전문대학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지역사회의 문

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으며, 현안문제들에 더욱 깊이 뛰어들

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대학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물론 대학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

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전문대학은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 학생층의 다변화와 성인학생의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광범위한 성인교육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을 추구하여

왔다. 전문대학은 대학교육을 엘리트주의적 고등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그리고 종국교육에서 성인계속교육으로 전환을 추구함으로써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왔다 . 이는 대학이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를 수용하여 성인들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인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ident ity )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이 벤치마킹을 해야하는 전형적인 모형으로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유현숙, 1998).

그러나, 우리 나라 전문대학이 미국의 전문대학을 모델로 동일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교육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주정부나 지역의 기업에

의해 제공되므로 , 충분한 시설 및 기자재의 확보 ,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 그러나, 우리 나라는 대부분이 사립전문

대학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이외의 다른 지원금은 거의 없어,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시스템의 변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자체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지만, 이와 함께 안정적인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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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본의 단기대학

단기대학의 수업연한은 통상 2년으로 우리 나라의 예전 초급대학과 같은

기관이다 . 일본의 단기대학 수는 1998년 현재 국립 35개교 , 공립 51개교,

사립 496개교로 총 581개교가 있다 . 이들 단기대학 중 60%가 여자 단기

대학으로 가정 , 문학 , 어학 및 교육 , 보건계 학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과학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단기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수업연한이 2년인 경우는 62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는 9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단기대학 졸업자는 준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단기대학이 교육제도상 차지하는 위치는 다음 <그림 Ⅲ- 1> 과 같다.

일본의 단기대학은 시대의 변화와 요청에 따라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육성해 왔다.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직업 또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 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 경제나 사회 정세의 변화에 따라 취직에

영향을 받기 쉬운 여학생의 요구와 사회진출을 위하여 항상 학생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 사회는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는가 를 모색하여 교육내용을

쇄신해 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9).

다양한 교육 개혁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대규모적인 것이 학부·학과의

개편이다. 2000년에는 18세 인구가 151만 명까지 격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정원이 증가되는 신규학과의 개설은 간호, 복지, 의료, 정보 관련 등의

분야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개편은 기존 학과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 그 정원을 신규 학과로 돌리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최근 개편은 앞으로의 교육요구에 대한 각 대학의 기본 자세를 명확히

나타내주고 있다.

대부분이 소규모 학교인 단기대학에서 이러한 정원조정에 의한 학교 개편은

대학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학교라면 기존

학과의 정원 일부를 줄여 신설학과를 개설할 수 있지만, 한 학년이 100명∼

200명인 단기대학에서는 거의 양자택일에 가까운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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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 년간 학과의 개편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

어졌으며 , 특히 1991년 단기대학의 설치기준이 완화된 이후 적극적인 개혁

이 실현되어 이미 80% 이상의 단기대학이 조직을 개혁하였거나 개편을 검토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9).

자료: MONBUSHO(1998)

[그림 Ⅲ- 1] 일본의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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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일반적 현황

일본의 단기대학은 국립 , 공립 , 사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국립 단기대학은

4년제 대학의 공학부나 경제학부에 병설되어 있는 야간 3년제가 많다 .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 의학부에 주간 3년제의 간호부나 의료기술자의 양성을 목적

으로 하는 의료기술 단기대학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공립 단기대학은 지방자치단체가 병설한 학교로 국립단기대학 학과수에

비해서 많으며 특히 가정계 , 의료기술계의 학과가 가장 많다. 수업연한은 주간

2년제가 일반적이지만, 의료기술계와 야간과정은 3년제이며, 학비가 사립보다

상당히 적은 편이다 . 입시 경쟁률은 국립보다 높으며 , 농업계와 공업계를

제외한 가정계, 인문계, 교육계, 간호계에는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많다.

사립 단기대학은 전체 학교수의 85%를 점하고 있고, 전체 학생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과도 다양하고, 최근에는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정보나 정보처리 관련 학과나 전공, 코스를 설치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고, 국제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국제문화 , 국제교양, 영어 관련

학과의 신설이 눈에 띈다. 종래의 현모양처의 육성 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생활과학과 , 생활문화학과, 생활복지과 등으로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학교육을 보급하고 지역문화를 향상시키며, 특히 여성

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Ⅲ- 5>와

같다.

<표 Ⅲ- 5>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률 추이

구분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진학률(%) 10.1 10.3 17.0 23.6 37.8 37.4 37.6 36.3 45.2

자료: JI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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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현재 대학 수는 <표 Ⅲ- 6> 과 같이, 595개로 전년 대비 3개교가

감소되었다. 학생 수는 446,750명으로 4년 연속 감소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여학생은 402,929명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하고 있으나 , 전년 대비 0.5%가

감소되었다. 교원 수는 19,885명으로 전년 대비 409명 (2.1% )이 감소되었다.

<표 Ⅲ- 6> 일본의 단기대학 현황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구
분

학교수(개교) 교원수(명) 학생수(명)

국립 공립 사립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984 37 51 448 536 10,597 6,814 17,411 38,384 343,489 381,873

1985 37 51 455 543 10,865 6,895 17,760 37,920 333,175 371,095

1986 37 52 459 548 11,157 7,048 18,205 38,554 357,901 396,455

1987 38 53 470 561 11,562 7,212 18,774 40,367 397,274 437,641

1988 40 54 477 571 11,916 7,348 19,264 41,340 409,096 450,436

1989 41 53 490 584 12,232 7,598 19,830 40,985 420,864 461,849

1990 41 54 498 593 12,671 7,818 20,489 40,946 438,443 479,389

1991 41 54 497 592 12,894 8,039 20,933 42,275 461,812 504,087

1992 39 53 499 591 13,029 8,141 21,170 43,494 481,044 524,538

1993 37 56 502 595 12,944 8,167 21,111 43,484 486,810 530,294

1994 36 56 501 593 12,756 8,208 20,964 42,829 477,809 520,638

1995 36 60 500 596 12,469 8,233 20,702 43,077 455,439 498,516

1996 33 63 502 598 12,068 8,226 20,294 43,989 429,290 473,279

1997 29 62 504 595 11,722 8,163 19,885 43,821 402,929 446,750

자료: JIN (1999).

1997년 현재 단기대학 학생의 전공별 구성비율은 인문 25.2%, 가정

23.5%, 교육 15.8% , 사회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전년 대비 증가된 전공은 가정, 교육뿐이다.

단기대학의 학생 수는 191천명으로 전년 대비 16천명이 감소되었고 , 졸업한

고교와 같은 현에 있는 단기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58.0%로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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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0.2% 증가되었다. 단기대학 졸업자 중에서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8.0%로 작년 대비 1.0% 증가되었고 , 취업률은 65.7%로 작년 대비 2.2%

감소되었다.

자료: MONBUSHO(1998).

[그림 Ⅲ- 2] 단기대학의 계열별 학생 비율

1998년 현재 일본의 단기대학 졸업자의 현황을 보면 , 졸업자수는 20만 8천

명으로 전년도 보다 1만 3천 명 감소되었다. 설립 유형별 졸업자 수를 보면,

국립 4천명 (전년도 보다 4백명 감소 ), 공립 1만명 (2백명 증가 ), 사립 19만 4천

명 (1만 3천명 감소)이다 . 졸업자의 진로를 보면, 대학 등에의 진학자 (취직

진학자 포함 )가 1만 7천명 , 취직자 (취직 진학자 제외)가 13만 6천명, 일시

적으로 취직한 자가 1만명 , 무직자가 3만 9천명 , 기타 5천명이다 . 진학률

(졸업자 중 대학 등에의 진학자 및 취직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0%로

작년대비 1.0% 상승하였고 , 취직률 (졸업자 중 취직자 및 취직 진학자가 차지하

는 비율)은 65.7%로 작년 대비 2.2%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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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학사운영

1) 학생선발

최근 몇 년간 단기대학에서는 입시제도를 활발하게 개혁하였다. 종래의

수능고사나 필기시험을 위주로 하는 입시에서 보다 다각적인 선발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이 입시담당 사무국이라

불리는 어드미션 오피스(admission office ; A O)형 입시이다.

< 표 Ⅲ- 7> 일본 단기대학의 입학생 선발: 대표적인 단기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명 학과명 정식 명칭
도입

연도
선발방법

지원전 지원자와

의 접촉유무

모집

회수
가마구라여자대학

단기대학부
가정과, 초등교육과

어드미션 오피스(AO)
를 통한 입학자 선발

1997
- 서류심사

- 면접
무 2회

삿뽀로국제대학

단기대학부

영어학,교양학, 생활과학,
유아교육학, 비서학과

AO 형 입학 1998
- 서류심사

- 면접
유 1회

히로시바문화여자

단기대학

생활문화, 생활과학,
음악, 유아교육과

AO를 통한 입학시험 1998
- 서류심사

- 면접
유 1회

<표 Ⅲ- 7> 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기대학은 A O형 입시제도를 도입한 사례

로서, 공통된 특징은 아래와 같다.

학력 외에 다른 특기·자격이나 학습의욕, 입학동기 등을 다면적·종합적

으로 심사한다.

다른 입시방법에 비해 오랜 시간동안 심사숙고하여 선발한다.

학과 시험이 없다.

즉, 조기에 대학 측과 지원자가 수 차례에 걸쳐 상담을 함으로써 시험지

로는 알 수가 없는 학생의 개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대학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해주어 , 학생이 대학에 대해서 이해를 한 후에 입학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A O형 입시이다 .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우수한가를 묻는

기존의 입시방법인 동시횡렬평가 에 대한 반성에 입각하여 학습을 통해

개개의 인간이 얼마만큼 능력이 향상되는가 하는 시계열평가 로의 전환을

도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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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형 입시 외에도 수 차례에 걸쳐 교직원이 입학 희망자와 면담을 실시

하는 인터뷰 입학 및 추천 입시제도 등 이와 비슷한 취지의 새로운 입시

방법을 도입하는 단기대학도 적지 않다 . 인터뷰 입학제도는 고등학교 성적이

3.0 이상인 인터뷰 희망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교직원이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단기대학의 교육내용을 이해하고 진학을 강렬하게 원하며 무언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커뮤

니케이션 능력 등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 즉, 입학 후 학생

사이에서 리더적 존재가 될 자질을 지닌 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추천 입시제도에서는 장학생이나 귀국자녀 ,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추천입학 외에 보다 개성있는 학생의 입학을 촉진하기 위한 독특한 선발

기준을 설치하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데 각종대회 시상자, 자원봉사활동

경험자, 가업을 계승할 자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으로 여겨지는 자 등을

추천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일반 입시제도의 주요한 변화와 시도는 다음과 같다.

조사서의 평가와 학력시험을 일체 실시하지 않고 면접시험과 작문에

의해서만 선발실시

기초과목에서의 일정 수준 도달정도를 판정하는 선발실시

시험과목 삭감 (1과목 수험 등장) 및 수험교과 선택제 활용

수험기회 확대를 노린 복수의 시험일자에서 수험생이 수험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거리가 먼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코자 대학소재지 이외의 지방시험장 설치

단기대학에서는 이러한 입시개혁을 통해 캠퍼스의 활성화 및 공부하는

분위기를 실현함과 동시에 개성이 풍부한 인재육성을 가속화 하고자 한다.

2 ) 학과구분

단기대학의 학과는 다음의 < 표 Ⅲ- 8> 에서와 같이, 인문교양계열, 가정계열 ,

교육계열 , 사회과학계열, 공학계열 , 보건계열 , 농학계열, 예술계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열에 따라 다양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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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8> 일본 단기대학의 분야별 전공학과 현황

계 열 학 과

인문교양계열

문(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일본문학과/ 국어학과,
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미문학과, 영어과/ 영미과/ 미영어학과, 실무영어과, 불어과,
외국어학과, 일본사학과, 불교학과/ 종교과, 신학과/ 그리스도교과, 교양학과, 생활교양학과,
국제교양학과, 국제문화학과, 문화교양학과, 문화학과, 일본어 일본문화학과,
일본문화사과, 영미문화과/ 영어영미문화학과/ 구미문화학과, 인문학과, 인간관계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문예학과, 홍보과 계 : 24개

가정계열

가정학과/ 생활학과, 생활과학학과, 가정이과, 생활경제과, 생활정보학과, 생활환경학과,
생활문화학과, 생활복지학과, 식물학과/ 식물과학과/ 식생활학과, 식물영양학과, 영양학과,
피복학과/ 복식학과/ 복장학과, 복식미술과/ 복식의장학과/ 복장학과,
복식미술과/ 복식의장학과/ 복식디자인학과, 복식문화학과 계 : 15개

교육계열
초등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보육학과, 아동교육학과, 양호교육학과,
체육학과/ 보건체육학과 계 : 5개

사회과학계열

법학과/ 법률학과, 경제학과, 법경학과, 상학과/ 상업학과,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영실무과, 상경학과, 무역과, 운수과, 관광학과, 능률과, 산업정보학과, 사회과,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복지학과, 심리학과, 비서학과 계 : 20개

공학계열

기계공학과, 생산기계공학과, 자동차공업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생산관리공학과,
생산전자공학과, 전기통신공학과, 전자정보학과, 정보공학과/ 정보처리공학과,
정보처리학과, 정보경영시스템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설공업과, 환경공학과,
공업화학과/ 응용화학과, 재료공학과, 구조공학과, 섬유공학과, 사진기술과, 사진응용과,
화상기술과, 공업기술과, 정보계수학과, 의용전자기술과 계 : 26개

보건계열

간호학과/ 위생간호학과, 위생기술학과/ 임상검사과, 방사선기술과/ 진료방사선기술학과,
이학요법학과, 작업요법학과, 치과위생과, 침구학과, 보건과, 의료비서과, 환경위생학

계 : 10개

농학계열

농학과/ 농업과, 농촌생활학과, 원예학과/ 원예생활학과, 조원학과/ 조원림학과, 농업기계과,
농업기술학과, 농업토목과, 농업공학과, 농업경제학과, 통조림제조과, 양조과, 축산학과,
낙농과 계 : 13개

예술계열

미술학과/ 예술학과/ 조형과/ 조형미술과/ 조형예술학과/ 공예미술과, 디자인학과/
디자인미술과/ 예술디자인학과, 생활디자인학과/ 생활예술과, 생활조형학과, 산업공예학과,
음악학과, 음악정보학과, 음악비즈니스학과, 사진학과 계 : 9개

자료: JLS한일학술연구소(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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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발전방향

1) 학과의 개편 및 전환

학과의 개편에는 학부나 학과를 폐지하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명칭의

변경으로 교육내용의 쇄신을 노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다.

단기대학의 경우에는 학과명칭의 변경, 기존 학과의 축소 및 폐지에 따른

신규 학과 개설 , 4년제 대학 병설 등 시대·사회의 교육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단기대학의 개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 ) 국제화·학제화에 따른 명칭 변경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혁이라 할 수 있는 기존 학과의 명칭변경에서는

가정과를 생활과학과나 종합생활학과, 생활문화학과 등으로 바꾸거나 문과를

국제문화학과, 문학과를 국제교양학과 , 영어과·불어과를 언어문화학과 등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 이들은 모두 국제화·학제화에 대응하여

기존 학과의 틀을 넓혀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명칭 변경에 따라 커리큘럼이나 개설 과목 등은 당연히 큰 폭으로 개정되

었다. 예를 들면, 가정계에서는 종래의 의식주 관련 수업에 환경이나 복지,

정보 등의 과목을 추가하는 경향이 높으며, 국제 관련 학과에서는 어학을

강화하고 국제정세 , 다른 나라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정보기기의

활용으로 세계의 정보 소스를 이용하는 노하우 등을 익히는 학과가 늘어났다 .

아무튼 명칭변경으로 신규 학과의 개설이 증가되었다.

나 ) 기존학과의 축소·폐지에 의한 신규학과 개설

명칭 변경보다 더 큰 개편으로는 기존학과를 폐지·축소하고 신규학과를

개설하는 사례가 있다 . 이 경우에는 명칭변경과 마찬가지로 국제화·학제화에

대한 대응 이외에 복지 및 정보 등 앞으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의 신설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영양학과·복식학과를 국제 커뮤

니케이션학과로, 생활학과를 주거학과·사회복지학과로 문예과를 국제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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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로, 상경과·초등교육과를 경영정보학과 등으로 개편하였다 . 여성의

사회과학계 학과에 대한 지망이 증가됨에 따라 영문학과·교양학과를 폐지

하고 경제학과를 신설한 예도 있다.

총체적으로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유아교육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명칭도 학과의 컨셉을 명확히 표현하거나 국제 및 정보

분야의 연관성을 내세우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교육수요

자의 요구와 관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 ) 일부 단기대학의 4년제 대학으로의 전환

단기대학에서는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하거나 단기대학의 일부 정원을 삭감

하여 4년제 대학을 신설하기도 한다 .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기대학의

장래를 우려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다.

먼저, 단기대학을 완전히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완전 4년제 대학화 는

1993년∼1996년을 보면 70건의 개편 중에서 7건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

다. 또한 단기대학 학과를 일부 폐지하거나 정원을 삭감하고 4년제 대학을 신설

하는 경우, 지원자가 급격히 감소된 학과를 폐지하고 4년제 대학을 설립하기

도 하며, 단기대학과 같은 분야의 대학을 신설하여 단기대학으로부터의 편입학

을 유도함으로써 단기대학의 매력도 동시에 높혀가는 예도 적지 않다. 또한 4

년제 대학의 신설을 우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온 단기대학 학과를

부득이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4년제 대학으로의 전면 전환이 현재 주류를 이루고는 있지

않으며, 오히려 평생교육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단기대학과

4년제 대학이 연계를 취해 단기대학의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 학생의 선택폭을 넓히는 커리큘럼의 개혁

가 ) 설치기준 완화와 커리큘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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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대학·단기대학의 커리큘럼 편성은 주로 교수가 주도하여 왔다.

교수가 자신의 전문분야 범위에서 강좌를 만들고 자신이 습득한 식견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학생은 그 중에서

필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조용히 강의를 들음으로써 과정을

이수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 이제는 단기대학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개성있는 커리큘럼의 편성이

가능해져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소위 일반

교양과목뿐만 아니라 전문과목 등의 커리큘럼 개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커리큘럼의 개혁 사례로는 다양한 학기제를 활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

나 ) 과목구분 폐지에 따른 선택폭 확대

커리큘럼의 편성과 관련하여 먼저 일반교육 , 전문교육의 과목 구분을

폐지하고 수업방법을 각각의 대학·단기대학에 위임한 것이 설치기준 완화의

커다란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학점에 대해서도 과목의 구분을 폐지

하고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취득학점(대학 124학점, 단기대학 62학점)만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대학·단기대학은 종래의 일반 교양과목 몇 학점, 전공과목

몇 학점과 같은 졸업규정이나 일반 교양과목에 있어서 인문과학·사회과학·

자연과학·외국어·보건체육을 필수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져 제약 없이

커리큘럼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예를 들면 , 과목 편성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거나 전문교육의 비중을 높여 1학년부터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건체육이나 외국어까지를 선택과목으로 하여 과목선택의 가능성을

넓히는 등의 개혁이다.

단기대학에서도 학생의 선택 폭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필수과목의 수를 줄이고 학생의 수업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그 중에는 필수과목을 없애고 전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꾼 단기대학도 있다.

또한 현재 많은 단기대학에서는 병설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병설 4년제 대학의 과목도 이수할 수 있게 하여 학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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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인정하는 학점호환제를 도입하는 단기대학도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치 학과수가 적거나 병설 4년제 대학이 없는 단기대학도 방송대학이나

다른 단기대학, 4년제 대학과 학점을 호환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대시켜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부터 수업 선택제를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일본에

서는 입학 당시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합목적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수

모델을 제공하는 등의 체제도 정비하고 있다.

다 ) 전문교육을 포함한 재편성

일반 교양과목뿐만 아니라 전문교육의 커리큘럼까지 재편하는 단기대학도

적지 않다. 원래 수업기간이 짧은 단기대학에서는 4년제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입학 초기에 일반 교양과목만을 학습함으로써 학습의욕이 저하되는

문제는 그다지 없었다.

또한 관심이 적은 분야의 학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시야를 넓히는데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전수학교와 달리 전인격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기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의의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학생의 희망대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두 맡기는 것만이 최선

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원 조직간 연대를 강화하여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아예 교양과목과 전문과목의 장벽을 없애고 둘을 하나로

합친 커리큘럼을 편성한 대학도 생겨났다 . 예술계나 문학·어학계에서는

일반 교양과목에서도 전문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수강하여 주변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전문성을 높이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 ) 학기제 도입

지금까지 일본의 대학·단기대학에서는 1년 동안의 수업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1년을 2학기로 나눠 각 학기마다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단기대학이 급증하고 있다.

2학기제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 1년 동안 배울 내용을 반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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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기 때문에 수업밀도가 매우 높으며 , 학생의 긴장감도 지속되기 쉽다.

또한 반년에 1사이클이 완료되기 때문에 과목 수를 늘릴 수가 있으며, 학생

측도 보다 많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밖에 9월 입학이 많은 외국

학교에 유학할 경우 보통은 수업 학점을 취득할 수 없지만 , 학기제로 할 경우

1학기 학점을 취득한 후 외국으로 유학할 수 있어 졸업을 늦추지 않고도

유학이 가능하며, 반대로 해외의 유학생을 수용하기도 용이하다.

특히 단기 집중형 교육의 실적을 지닌 단기대학에서는 학기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커리큘럼의 다양화가 실현되고 있다.

3 ) 학생의 자율성을 유도하는 교육

가 ) 지식제공에서 사고능력의 배양으로

일본 교육개혁의 기본은 개성존중으로 종래의 지식편중 교육에 대한 시정이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대학·단기대학에 교육

방법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습이력을 지닌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 이러한 요구에 따라 단기대학 변혁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의욕을 환기하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 학생과

하나가 되어 수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이다. 셋째, 학생 개개인의 도달 단계에

맞춰서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는 학문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내용들을 교육과정에 도입시켜 가고 있다.

나 ) 수업계획 (s y l lab u s )의 정착과 심화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기반으로서 급속히 정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업계획이다. 수업계획은 1년(반년 ) 동안의 수업내용을 해설한 것으로서,

구미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발행되고 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가가가 문제되는 유니버셜 단계의 고등교육에서 수업

계획의 역할은 매우 크다.

본래 학점제도란 수업시간 외에 학생의 자습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다.

학생이 수업내용을 미리 예습하고 참고문헌도 읽어두어야 심도있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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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나 세미나가 가능하며 , 그러한 자기주도학습을 포함해 익힌 학습성과로서

학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수업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학생은 충분히 예습하여 수업에

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아무리 과목 선택의 폭을 다양화한다 해도 지금까

지와 같은 간단한 수강편람 만으로는 학생이 원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익힐

수 있는 수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 바꿔 말하면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의욕 및 과목선택에 따른 수업의 충실을 꾀하는데 있어 수업

계획은 필수라 해도 좋다. 이런 이유로 단기대학에서는 자기점검·평가의

일환으로서 수업계획 발행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어, 1995년에 이미 94.2%의

단기대학에서 발행되고 있다.

다 ) 학생의 의욕을 고취하는 수업형식

수업 형식도 학생의 의욕을 이끌어내어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폭넓은 시야로 학문의 상호 관련을 의식하는 방법으로는 단일 테마에

대하여 각 분야의 교원이 번갈아 수업을 진행하는 옴니버스 형식의 수업이

있다 . 또한 어학이나 정보 분야에서는 보조 교원을 두고 1대1에 가까운

형태의 수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강하게 일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는 능력별로 반을 편성하여 학생의 능력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사례도 있다 . 한편 학생에게 스스로 생각하여

의견을 발표하게 하는 세미나 및 토론 형식의 수업방법을 채택하는 경향도

증가되고 있다. 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연습이나 실험을 학점으로 인정

받기 위한 수업시간의 수에 있어서도 제약이 없어져 예전에는 도입하기가

어려웠던 교양교육 분야에서도 연습형식의 수업방법이 의욕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 밖에 졸업논문이나 졸업연구를 필수화하여 배운 성과를 일정 형태로

남기게 함으로써 학생에게 만족감을 부여하는 단기대학도 있다.

라 ) 체험형 학습의 충실

지식 편중을 시정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중시하게

되면서 학교 외에서의 수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단기대학에서도

- 54 -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학생의 시야를 넓히거나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기능을

보다 실천적으로 습득시키기 위해 연수·실습에 따로는 학점의 인정이 늘어나

학생들에게서 호평을 받고 있다.

교양교육 분야에서는 양호학교 등 학교 외의 시설에서 하루를 보내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실제로 느끼는 필드워크를 마련하거나 , 자연관찰이나

공장견학을 통해 식견을 넓히고 사물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는 예도 있다.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실습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간호·의료

등은 물론이며 보모나 영양사, 개호복지사 육성에서도 실습에 충실을 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정보나 경영, 비서 등의 분야에서도 기업에서 실제로 일정 기간 실습을

통하여 업무의 어려움을 체험하게 하는「인턴쉽」방식을 도입하는 단기대학이

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전 준비에 해당하는 필수과목 이수와 현장실습에다

반성할 점등을 과제로 제출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이런 체험학습은 평소 배운 지식이나 기능을 시험하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교실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직장·업계의 관습이나 인간관계에 접하는

것 외에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나 보람을 학생이 다시금 생각토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마 ) 시대의 변화를 수용한 과목 및 테마의 다양화

과목이나 테마도 시대의 동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일본사회에 정착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는 예가 그 대표적이다. 캠프를 통해 구조법 등을 배우는

사례나 그 지방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초빙한 연속강의에 의한 지역기업론

등은 학생의 인격형성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 지역 관련에서는 지방 풍토와

관련된 의식주를 생각하거나 전통공예나 전통문화를 배우는 과목 개설도

활발하며, 한편 에이즈나 성희롱(sex u al h arassm ent ), 선천성과민증 (atopy )과

같이 최근의 현실 문제를 다루는 시도도 보인다.

실무교육 면에서도 전수학교와 연계하여 다종 다양한 자격의 취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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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거나 자격취득 관련 비용의 일부를 대여하여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학생의 의욕에 부응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 ) 수업평가와 교원의 능력 향상

그 동안 일본의 경우 교수는 학생이 교수의 수업방법을 평가한다는 사고

방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학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권위를 지닌 존재라는 통념이 강해 수업 테마나 방법에 대하여 주문을

한다는 발상은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단기대학의 교육방법 및 테마에 있어

그 개혁의 근저에는 학생이 원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학생의 의욕을 유발하는

형태로 학생 자신의 자율적인 학습을 촉구하면서 익혀나가는, 다시 말해

학생을 교육의 주역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미국의 대학에서처럼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를 도입하는

단기대학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교수는 항상 교육

방법이나 테마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여 개혁을 실현하고 있다.

4 )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단기대학 교육

가 ) 국제감각의 육성

국제화 시대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교육분야

에서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육성 및 교류기회 확대 , 개발도상국의

인재 육성에 대한 공헌이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기대학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국제화에 대응하고 있다. 학기제 도입은

해외로의 유학이나 유학생 수용을 용이하게 한 것이며, 커리큘럼의 재편성

에서도 국제관련 일반 교양과목을 늘린 단기대학이 많다 . 국제화의 기본이

되며 그 첫 단계는 외국어 습득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수단임과 동시에 그 나라의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기대학

에서는 지금까지 읽고 쓰는데 편중한 외국어 교육에서 벗어나 소수정예

교육의 특색을 살린 회화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고 , 최근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체제가 더욱 정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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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과 함께 이문화와 국제동향을 이해시키는 과목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그 나라의 종교·문화·풍속 등을 학습시킴은 물론이며 현지의 T V

프로그램이나 신문 등 현장감있는 뉴스를 사용한 수업이나 , 일본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일본문화를 이해시키는 등의 특이한

수업도 있다.

전문교육에서도 외국 보육원에서의 보육실습 (유아교육), 해외의 유명 레스

토랑에서의 조리현장 견학(식품영양과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시찰(경영학과)

하는 등의 형태로 일본과의 차이점이나 현지의 실제 상황을 실감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나 ) 컴퓨터 교육과 멀티미디어 활용

국제화와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추구되는 경향은 정보화이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 네트워크가 발달됨에 따라 P C는 세계로 이어주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영어와 함께 컴퓨터 언어도 세계 공통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고 있다 . 특히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단기대학은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되는 학생이 컴퓨터 능력을 익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단기대학에서는 교양교육으로서 또는 전문교육에 관련을 시키는

형태로 컴퓨터의 활용에 관한 지식·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하고

있다.

단기대학의 컴퓨터 교육은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정비와 커리큘럼 충실화의

양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드웨어 면에서는 이미 데스크탑형 PC를 설치한

네트워크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데 , 학내 네트워크는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급속히 정비되고 있다. 수업에서의 인터넷 접속 외에 각종 정보검색,

전자 게시판을 통한 학내정보 발신 등에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한편 많은 단기대학에서 각 학생에게 노트북을 대여하여 필기용구를 대체

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룹웨어 소프트를 도입하거나 모든

학생이 개인 어드레스와 패스워드를 갖고 집이나 해외에서 학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자택

에서 전자 게시판으로 휴강정보를 체크하거나 아르바이트 모집 등을 검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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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기를 구사하는 능력을 익히게 된다.

정보교육도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전개되고 있다 . 교양교육 과목으로는

컴퓨터에 관한 기본 지식과 조작방법을 배우는 기초 과목 이외에 최근 급증

하는 전자우편과 정보검색 등과 같은 인터넷의 기본적인 이용방법을 습득하는

것들이 있다. 또한 전문교육 분야에서도 P C는 모든 학과에서 이용되고 있다.

건축·디자인 계열에서의 CAD 교육, 식품·영양 계열에서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어학 계열에서의 인터넷 활용 등이 많은 단기대학에서 정착되고 있다.

또한 가정·생활과학 계열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이한 것으로는 학생 개개인에게 졸업기념으로 영어판 홈페이지를 작성케

하여 CD - ROM으로 편집시키는 영어학과가 있다. 정보관련 학과에서는 좀

더 발전된 정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UNIX 등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은

물론이며 인터넷의 새로운 언어인 Jav a 강좌, CG 및 음악을 조합한 멀티미

디어 콘텐츠 제작 , 시스템 설계 등 4년제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내용을 교육시키고 있다.

다 ) 평생교육사회에 대한 공헌

교육개혁의 세 가지 핵심중 하나인 평생교육체제로의 이행에 대해서도

단기대학은 여러 측면에서 공헌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교육사회를 위해 단기대학은 4년제 대학이 갖고 있지

않은 몇 가지 메리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단기집중형 교육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단기대학이 지방의 중소 도시에까지

분포되어 있어 지방의 교육기관, 행정기관, 기업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지역밀착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중심인 4년제 대학에 비해 교육 에

주력하여 학생의 능력이나 학습이력에 따라 기본적 수준에서부터 철저히

교육시키는 방법에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 이미 단기대학은 이러한 기초적인

능력을 육성함으로써 평생교육사회의 토대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단기대학 퍼스트 스테이지론에 입각해 평생교육 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하

고자 단기대학은 열린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 공개강좌 개설 및 과목 이수생

제도 등은 이미 많은 단기대학에서 실시되는 것들이다 . 또한 1996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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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이수생 제도를 설치한 사립 단기대학은 295개교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 사회인 특별선발 제도를 설치하거나 주야 개강제를 도입하는 단기

대학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대학에서 배우는 사회인 학생 수는 착실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 최근에는 졸업생들의 리프레쉬(r efr esh ) 교육 참가 시도

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애교육 센터, 개방센터 등의 평생교육을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사무국적인 부문을 설치하는 단기대학도 찾아볼 수 있

게 되었다.

5 ) 단기대학의 전문교육 강화

가 ) 여성의 고학력 지향

일본 사회에서 여성의 고학력 지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단기대학과 4년제

대학사이에 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 사회의 여성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착실한 추세로 진전을

보여 소수이긴 하지만 남성보다 더 열심히 활약하는 여성이 존재하고 , 둘째로

일본의 기업경영이 변화되고 있어 전문가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으며, 셋째로 산업의 고도화 및 사회의 성숙화에 따라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지식·기능 레벨이 올라가 전문분야도 세분화되고 있는데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여성이 고등교육을 통해 높은 레벨을 희망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 ) 전문교육의 강화

고도의 전문교육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단기대학은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충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먼저 단기대학

본과에서의 전문교육 강화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전문과목을 포함해 커리큘

럼을 재편하여 일반 교양과목을 전문 기초로 규정하고 , 전문교육의 폭과

깊이를 더하거나 전수학교나 4년제 대학과 학점을 호환하여 이론·실무

양면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서 병설 4년제 대학이 없는 단기대학에서 급증하는 것이 학위

수여 기구로부터 인정받는 전공학과의 설치이다. 전공학과는 보다 심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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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 단기대학 졸업 후 1∼2년간 전문분야를

연구하는 이 제도는, 설치기준이 완화된 이후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키고

있다.

다 ) 4년제 대학 편입제도의 정비

고학력 지향에 대응하여 단기대학이 내놓은 또 하나의 대응책이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이다 . 병설 또는 다른 4년제 대학이 단기대학 졸업생을

일정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 3학년에 편입학시킨다. 실제로 편입학 제도를

활용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편입학 제도는

학생의 기대에 부합된 것으로서 단기대학의 새로운 기능으로 부상하고 있다 .

최근에는 외국의 4년제 대학과 연계하여 졸업생을 3학년에 편입시켜 일본의

단기대학과 외국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단기대학도 있다 .

편입학을 도입한 4년제 대학에 있어서도 핵가족화에 따른 학생정원의 감소로

인해 학생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정수의 학생을 단기대학으로

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또한 단기대학에서 편입학한 학생은 대체로 학습의욕이 높고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예도 많아 4년제 대학측의 평가도 매우 좋다 . 최근에는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을 전면에 내걸고 어학이나 논문 등의 편입학 강좌를

마련하는 단기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 4년제 대학에의 편입학은 대학과

같은 범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기대학에서만 가능한 제도이며,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고등교육의 퍼스트 스테이지의 역할을 단기대학에 부가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제도의 확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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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전문대학의 학사운영 실태

1 . 학사운영 실태

여기에서는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성인직업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의 학사운영체제를 검토하여 성인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성인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열린 학사운영체제를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모색코자 한다.

첫째, 전문대학 입학지원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우수한 학생과 성인들의

전문대학 입학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학생선발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모든 학습자가 보다 용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사운영체제는

무엇인가?

셋째, 실용력 있는 다기능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 전문대학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학사운영체제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기본 연구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사운영 개선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 < 표 Ⅳ- 1> 과 같이 조사된 12개

항목의 학사운영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그 중

개선요구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학생선발 방법의 다양화 (4 .26), 수업연한

다양화 (4.25), 유망첨단학과의 신설 (4.17) 등의 순 이었다. 비교적 요구수준이

낮은 것은 다학기제 운영 (3.38), 비학위과정 개설(3.48), 전과의 자유화 (3.52)

등이었다.

전문대학 구성원 집단간의 평균차이에 유의성이 있는 것 중에서 수업연한,

전과의 자유화, 편입의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비학위 과정 개설은 행정보직

교수의 인식도가 가장 높았고 , 행정직원의 인식도가 가장 낮았다 . 그러나 계열화

와 세부 전공제 그리고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직원의 개선

인식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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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 학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행정보직
교수

학과장 평교수 행정직원 기타 전 체

F S ig .
평
균

표준
편차

평
균

표준
편차

평
균

표준
편차

평
균

표준
편차

평
균

표준
편차

평
균

표준
편차

수업연한
다양화

4.37 0.79 4.23 0.77 4.32 0.66 4.09 0.74 4.35 0.59 4.25 0.75 5.935 0.000*

전과의
자유화

3.66 0.90 3.52 0.90 3.48 0.89 3.37 0.99 3.85 0.81 3.52 0.93 4.499 0.001*

편입의
활성화

3.54 0.83 3.69 0.85 3.62 0.82 3.40 0.86 3.75 0.85 3.55 0.85 4.113 0.003*

학생선발
방법

다양화
4.29 0.66 4.19 0.71 4.16 0.75 4.33 0.69 4.35 0.59 4.26 0.70 2.324 0.055

시간제
등록
확대

3.72 0.86 3.64 0.87 3.68 0.83 3.61 0.85 3.75 0.85 3.67 0.85 0.728 0.573

타기관
취득

학점인정
확대

3.68 0.83 3.68 0.84 3.66 0.83 3.79 0.76 3.85 0.81 3.71 0.81 1.254 0.286

다학기제
(3,4학기)

운영
3.35 0.95 3.30 1.03 3.36 1.03 3.47 0.92 3.75 0.72 3.38 0.97 1.737 0.140

학점당
등록제
실시

3.63 0.81 3.65 0.83 3.66 0.86 3.69 0.83 3.70 0.80 3.66 0.83 0.224 0.925

계열화와
세부전공

제
3.83 0.92 3.71 1.07 3.68 1.12 3.95 0.85 3.95 0.76 3.82 0.97 2.931 0.020*

유망첨단
학과의
신설

4.13 0.79 4.06 0.83 4.14 0.81 4.31 0.71 4.40 0.68 4.17 0.78 4.142 0.002*

연계
교육과정

운영
3.78 0.92 3.87 0.89 3.93 0.88 3.98 0.84 3.90 0.85 3.89 0.89 2.098 0.079

다양한
비학위
과정
개설

3.61 0.91 3.51 0.90 3.49 0.95 3.33 0.89 3.70 0.66 3.48 0.91 3.839 0.004*

주: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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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학생선발 방법, 수업연한과

학기제,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 복수 전공제와 부전공제,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과 학점인정, 전과와 편입학에 관한 교육법 및 시행령과 시행 현황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가 . 학생선발 방법

대학교육의 성공 여부는 1차적으로 어떤 학생이 그 대학에 들어오느냐 즉

학생의 질에 의해 결정되며 그 다음은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즉, 교육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원을 다 채우면서도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는 것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입학 전형방법은 지원자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전문대학은 물론 최근 4년제 대학에서도 지원자를 유치하고 우수한

학생의 선발을 위해 특성있는 여러 가지 전형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학생선발 방법을 어느 정도까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아직도 상당부분은 교육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대학이 선발방법을

다양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미 지원생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전·남북지역의 전문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조용기

외 , 1998 ) 교육부의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여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위임함으로써 성인들의 대학진입 장벽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 입학자격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

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현행 교육법에 따르면 전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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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며, 입학 후에라도 대학입학 자격

요건이 미달된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이 취소된다.

외국의 전문대학에서도 대부분 고졸 학력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고졸학력을 폭넓게 해석하여 문호를 확대하고 있다.

준학사학위 (a ssociate degree) 과정과 디플로마(diplom a ) 및 자격증 과정,

비학위 과정 등 다양한 과정들을 개설하고 있는 미국의 전문대학은 어느 과정

이라도 16세가 되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학력조건은 과정에 따라 상이한데

준학사학위 과정은 고졸 학력을 전제로 한다 . 그러나 자격증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자격이 없어도 수강이 가능하다. 미국의 입학자격 조건으로 미루어

com m unity colleg e는 16세가 되어야 입학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으로

고졸 학력자 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성인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보다 개방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의 자격증 과정과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특별과정1)이

있는데, 전문대학의 기존학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정으로 3개월∼1년의

기간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성별, 학력, 연령 등을 제한받지 않고 입학할 수

있어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과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의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많은 전문대학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교육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격증 관련 과정이나 교양과정의

경우에도 학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의 정규과정에 입학하지 않고서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점은행제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2학점∼40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점인정 대상자를

고졸자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졸학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학

점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입학 또는

학위취득의 기회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입검정고시를 치른 사람 외

1) 산업교육법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 , 운영)에 의하면 특정산업분야에 대한 전문

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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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주어지고 있지 않아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하는 열린교육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규 교육기관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

(h om e educated student s )에게도 일정한 양식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이것

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대체한 후 전문대학 준학사학위 과정의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고졸자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사실만을

앞세워 입학자격을 고졸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만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학력 이외의 다양한 전형자료들을 폭넓게 활용하여 고졸 자격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 선발방법

전문대학에서는 교육법과 그 시행령을 준거로 신입생을 선발하다보니 선발

방법이 단순하고 획일적인 편이다. 크게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전형에서는 거의 유사한 기준들이 모든 전문대학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각 전문대학이 독자기준을 개발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특별전형에서도 교육부의 권장 사항을 따르다보니 선발비율

마저도 전문대학간에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전형방법별 정원의 변화는 <표 Ⅳ- 2> 과 같이 일반전형이 전체 입학정원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근년에 이르러서는 그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내신성적으로만 선발했던 우선전형은 94년부터 모집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었으나 96년까지 시행되다가 97년부터는 특별전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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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①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

령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 ①법 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
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②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
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
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
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
되어야 한다 .

제40조 (특별전형 선발 방법)
①전문대학의 장은 제 3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
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당해 전문대학의 장이 정하는 모

집방법과 선발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실업계·예능계·체육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 또

는 일반계고등학교의 2년 이상의 직업과정을 이수한 자 (이수예정자를 포함

한다 .)로서 동일계 또는 그 직업과정과 관련있는 모집단위의 지원자
2.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전문대학의 장이 정하는 모집단위의 지원자
3. 산업체에서 1년 6월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로서 전문대학의 장이 정하

는 모집단위의 지원자
4. 전문대학과 실업계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당해 과

정을 이수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관
련 모집단위 지원자

5. 전문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음악, 미술 및 체육 등의 분야별

특기자로서 관련 모집단위 지원자
6. 기타 당해 전문대학의 교육목적과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전문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특별전형은 96년까지는 주간 특별전형의 경우는 동일계 고교 , 동일계

학과 진학자와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에서 정하는 관련

학과 지원자를 입학정원의 30% 이상 선발하고 , 야간 특별전형은 고교 졸업 후

18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학과별 입학 정원의 50% 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97년부터는 주, 야간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통합하여 전형하고 있는데 최근 특별전형 입학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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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이는 최근 실업계 고교 졸업자 및 산업체 근무자들의 계속교육을

위한 기회의 확대가 강조되면서 특별전형 선발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인

한다. 대학정원의 증가와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등 사회

전반에서 고등교육의 대중화 추세가 확대되면서 특별전형 선발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특별전형 선발비율이 늘어나면서 전문대학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학생의 질이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입학전형별 학생의 특성을 분석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이길순, 1999),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학과만

족도가 일반전형 학생들에 비해 낮은데 그 주된 이유가 전공공부가 어렵다

는데 있으며, 신입생 실태조사(신구대학, 1998)에서도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걱정이 일반전형 학생들은 진로문제(34.8% )가 가장 크나, 특별전형 학생들은

학업문제 (38.2% )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어 특별전형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Ⅳ- 2> 정원 내 전형별 정원변화2) (단위: 명,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

전형의 선발비율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으며, 또한 대학진학자의 수가 감소

됨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문대학 진학비율이 계속 증가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문대학에서는 특별전형 선발비율이 확대

됨에 따르는 학생의 질 저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2) 99학년도 정원내 모집인원은 입학정원보다 1,285명이 더 많은데 이는 98학년도

미충원인원(1,362명) 및 초과모집인원(77명)을 포함하여 모집하였기 때문이다.

전형방법 94 95 96 97 98 99

일반전형 121,408(63.0) 142,492(66.1) 156,927(66.9) 159,296(64.1) 172,628( 61.8)

특별전형 55,659(28.9) 59,905(27.8) 64,818(27.6) 89,488(35.9) 106,512( 38.2)

우선전형 15,705( 8.1) 13,168( 6.1) 2,759( 5.4) — —

정원총계 192,772(100) 215,469(100) 234,504(100) 248,784(100) 279,140(100) 294,250(100)

증 감 률 100.0% 105.0% 121.6% 129.1% 144.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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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문대학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bridge코스를 제공하여 이수케 함으로써 수학능력을 높여주는 것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수학능력을 보완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3). 또한 최근 교육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학능력에 따른 별도반

운영이나 교과과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이러한 문제를 다소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학생의 질을 관리하려면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교육법 시행령 31조에 따르면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는

대학별로 학생의 소질, 적성 ,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전형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학과 학과의 특성

이나 교육목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자체를 특성화, 전문화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 자체가 특성화, 전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전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에서는 학과의 적성에 맞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수시전형과 특차전형, 고교장 추천 입학제, 대학주최 경시대회 입상자 입학제

등과 같은 독자적인 전형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독자적인 전형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 오히려 특별전형을 통해 동일계 고등학교 졸업자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지원자의 수를 늘리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도 대학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형기준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특차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으나 정시모집의 동일 시험기

간군과 특차모집에 있어서는 각각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특차

3) 아주대학은 이과와 문과의 교차지원을 허용하면서 교차지원한 학생에게 bridge

course를 제공하여 입학전에「수학」「국어」등의 강좌를 듣도록 하고 있다.
4) 극히 소수의 대학에서 독자전형의 형태를 취한 특별한 자격의 학생을 모집하나

이것도 지원자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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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하거나, 입학할

학기가 같은 다른 대학에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4년제 대학에서는 특차모집 합격자의 이탈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4년제 대학들로써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가 용이한 특차모집의 선발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서의 특별전형은 4년제 대학에서 적용하는 특별전형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전공기초교육을 받은

학생, 또는 전공학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전문대학의 학과 특성에

맞는 학생으로 간주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특차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전문대학 특별전형은 정시모집시에 일반전형과

동시에 시행하며, 특별전형 합격자도 일반전형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을 복수로 지원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전형 선발비

율을 교육부에서 권장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의 준수여부를 재정지원사

업이나 대학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로써는 반강제적

으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도 대학의 특성과 교육목적에 맞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형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차전형을

도입하여 대학별로 별도의 입학기회를 제공하고 4년제 대학에서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전형 선발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5),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타 대학을 지원할 수 없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전문대학이 독자전형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면 학과의 교육목적과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학과의 특성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 예를 들면 현재 학과에서 인정하는 기능사 2급

5) 요즈음 직업기초능력의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바, 직업기초능력에 포함되는 언어
능력과 컴퓨터 운용능력을 비교해 본 연구에서(신구대학, 1998) 특별전형 학생들
은 컴퓨터 운용능력이, 일반전형 학생들은 영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어활용도가 높은 전공이 많은 대학에서는 일반전형 비
율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며 컴퓨터 운용능력이 요구되는 전공이 많은 학과나 대
학에서는 특별전형 비율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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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의 급수나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만일 동일한 자격증이라도 자격의 급수가 높은 경우에는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추가점수를 주거나 여러 개의 동일계 유사자

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누가점수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학습준비도가

높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기준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 표 Ⅳ - 3> 과 같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평가는 자격증의 수준이나

종류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할 수도 있다. 즉 , 기술사나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10점, 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한다.

<표 Ⅳ- 3>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기준(예시)

현행구분 개정구분

부여되는 점수
지원계열 (학과 )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

지원계열 (학과 )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지원계열 (혹은
학과 )에 거의 관련이

없는 경우

기능장
기술사

기술사 20점 10점 5점

기사1급 기사 10점 5점 3점

다기능기술자
기능사1급
기사 2급

산업기사 6점 3점

기능사 2급 기능사 4점 2점

기능사보 없음 2점 1점

주: *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근거

<표 Ⅳ- 4> 자격증 소지 등급화 (예시)

등급 자격증 소지에 따른 총점 비고

1등급 19점 이상
2등급 16점∼18점
3등급 13점∼15점
4등급 10점∼12점
5등급 7점∼9점
6등급 4점∼6점
7등급 1점∼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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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백순근 외(1999)

<표 Ⅳ- 5> 98∼ 99학년도 전문대학 지역별 미충원 인원 현황

미충원인원별

지역 대학수

100명
이하

101명∼
200명

20 1명∼
300명

30 1명∼
400명

40 1명∼
500명

500명
이상

미충원
인원

서울 14(14) 14(14) 162(5)
부산 13(12) 13(12) 285(91)
대구 7(7) 6(7) 1 251(23)
인천 5(5) 5(5) 94(12)
광주 7(7) 7(7) 144(40)
대전 5(5) 4(5) 1 272(54)
울산 1(1) 1(1) 0(0)
경기 31(30) 31(30) 3 718(73)

강원 9(9) 5(7) 1(1) (1) 2,328
(631)

충북 6(6) 4(6) 2 305(3)
충남 9(9) 9(9) 133(29)

전북 11(11) 5(6) (4) 1(1) 2 1 2 2,589
(832)

전남 12(11) 3(6) (1) 2(2) (1) 1 6(1) 5,685
(1,981)

경북 18(18) 4(9) 3(7) 2(1) (1) 1 8 6,691
(1,908)

경남 10(10) 9(10) 1 303(80)

제주 3(3) (1) 1(1) 2(1) 1,396
(1,219)

계 161(158) 120(134) 8(14) 7(5) 2(3) 3 21(2) 21,056
(6,981)

주: * ( )는 98학년도 인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대학에 있어서 보다 시급한 문제는 우수한 학생의

질적 확보보다 양적 확보에 있다는 것은 < 표 Ⅳ - 5> 에서 알 수 있으며 ,

이러한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2001년부터는 더욱 심각해질 것

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의 저하로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고졸 지원자가 감소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화사회로 이행되면서 모든 직업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재교육 또는 직업전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들의

숫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므로 줄어드는 학령인구의 교육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현재의 학생선발 기준을 다양화시키고 완화시켜 성인들의 교육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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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전문대학에서 고졸학력 이상의 지역주민에게 무시험으로 대학입학을 허용

한다면 수학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68.2%가 적극적으로, 또는 여건이 맞으면 수학해 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

였다.

<표 Ⅳ- 6> 전문대학에서의 수학의향

구 분 적극적으로 고려 여건 맞으면 할 의사 잘 모르겠다 관심없다 계

빈 도 (%) 151(21.7) 323(46.5) 106(15.3) 115(16.6) 695(100.0)

자료: 이길순(1996).

전문대학에서의 수학의사를 성별로 분석한 경우에도 남·여 모두 65%

이상이 수학의사를 나타냈다. 주민들의 교육수요는 29세 미만의 교육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40세 이상의 교육수요도 높아 성인들의 교육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 동안 고등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에게 입학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쉽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한다면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

터에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교육체제에서는 수학의사를 갖고 있는 성인들이 수학할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일반고교를 졸업한 전업주부, 시간제

고용인, 비정규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특별전형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내신성적을

경쟁하여 입학하는 방법 외에는 수학능력 시험을 보아야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

정규 상용직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시간제 근무자나 임시직 근무자의 고용

형태가 더 불안하므로 교육의 필요성이 크며, 또한 앞으로의 노동수요는

파견직 또는 시간제 고용형태가 증가될 것이므로 산업체 근무경력의 의미를

확대하여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앞으로 여성인력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전업주부의 경우에 가사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중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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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만큼 여성의 가정에서의 노동경험에 대해서도 가치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의 종류와

급수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격취득을 학력과 연계시켜

중졸자도 특정의 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고졸학력으로 인정받아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

3 ) 학생정원

대학의 정원은 대학의 시설, 교수 등 여건에 비추어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학생수를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의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로

부터 모집을 허용받은 인원수를 지칭해 왔다 . 합리적인 정원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의 학생 정원은 사회 경제적 수요와 대학의 교육여건에 비추어

가장 적정한 모집 인원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 :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령 :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

하 이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

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

하여야 한다.

제28조(학생의 정원) 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기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

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 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교육부장

관이 학교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에 관한 정원

책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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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대학정원에 대한 정책의 흐름은 5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 정부수립 이후 5.16 혁명 전까지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조성한 자유

방임의 시기 , 둘째 , 5 .16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강화한 정원억제 시기, 셋째, 1980년대 졸업 정원제와 관련한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와 제도적 통제의 시기, 넷째, 졸업 정원제가 폐지됨에

따라 다시 입학 정원제로 환원 조정된 시기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정원안정

시기 , 그리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 학과 신설 등 일부사항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원자율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 1998).

현재 전문대학의 학과정원은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의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로 허용받은 총 정원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또한 매학년도 모집단위를 학칙에 정하여 졸업시까지 재입학, 편입학 등의

기본 모수로 적용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학칙에 학생의 모집단위를 계열별,

전공별, 학과별 등으로 책정하여 모집할 수 있게 한 것은 학생들의 전공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표 Ⅳ- 7> 98학년도 정원조정 결과

(단위: 명)

구 분
대 학 전 문 대 학

주 간 야 간 계 주 간 야 간 계
국·공립대학 1,375 135 1,510 2,640 40 2,680

자율화 대학
소 계 5,930 9,370 15,300 12,010 10,760 22,770
수도권 - 55 6,665 6,610 1,340 6,300 7,640
지 방 5,985 2,705 8,690 10,670 4,460 15,130

자율화외 대학
소 계 3,130 1,240 4,370 2,170 2,160 4,330
수도권 - 20 1,000 980 - - -
지 방 3,150 240 3,390 2,170 2,160 4,330

준칙적용 대학
계 1,605 150 1,755 - - -

증 원 745 100 845 - - -
신 설 860 50 910 - - -

합 계
계 12,040 10,895 22,935 16,820 12,960 29,780

수도권 255 7,915 8,170 1,340 6,300 7,640
지 방 11,725 2,980 14,765 15,480 6,660 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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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학년도 정원자율화 기준은 교원과 교사의 확보율아 각각 50%이며 , 학생

1인당 교육비6), 법인전입금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이며 여기에 전문대학

평가결과 지표를 적용하였다. 1998학년도 정원 조정 결과 대학은 22,935명,

전문대학은 29,780명이 증원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원자율화는 대학

사이의 질적 경쟁을 심화시켜 시장논리에 의해 교육의 질이 우수한 대학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도태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그러나 < 표 Ⅳ - 7> 의

미충원 인원 분포로 볼 때 교육의 질적 경쟁에 우선하여 그 지역의 학생자원의

부족과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 , 그리고 그 지역 외부의 학생 , 특히 수도권

거주 학생자원 의존도 등이 대학의 존폐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 29조(입학, 편 입학 등) : 정원 외 규정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 28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 2호에 해당하는 자

의 학년별 총 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제3호에 해당하
는 자의 학년별 총 학생수는 당해 학년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제 8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

의 10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제 2호·제 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각각 초

과할 수 없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 2%
(제 6호 및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

한다.)

4.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5.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 3%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

외국민 및 외국인

8.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졸

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

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졸자 10%

6)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내역: 인건비+관리운영비+연구비+학생경비/ 학생편제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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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정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원 외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한 정원 외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는 정원 외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 정원 외 전형방법은 크게 5가지인데 정원 외 전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정원 외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표 Ⅳ- 8> 과 같이 증가하고

있다.

<표 Ⅳ- 8> 정원 외 전형별 지원자 변화

(단위: 명)

주: * 산업체위탁 학생수는 입학승인 학생수임.

전문대학 졸업자나 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정원의 10%까지 선발하게

되어 있는 대졸정원 외 전형 제도는 94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99년까지

해마다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모집정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97년 입시에서 대졸정원 외 전형 경쟁률은 0.24 : 1이며, 98년에는

0.25 : 1이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1996년부터 시행되었는데 96년에는 총 입학 정원

의 2%, 학과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하였으나 97년부터는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확대되었고 지원자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97년 입시에서 농어촌

정원외 전형의 경쟁률은 3.06 : 1이며, 98년에는 2.62 : 1 이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96년부터 대학의 장이 정하는 일정인원을 선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 특수교육 대상자로 입학하는 학생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나 증가율은 높은 편이다.

전 형 방 법 94 95 96 97 98 99

대졸, 전문대졸 2,301 4,086 5,121 5,645 6,584 8,471

농 어 촌 — — 14,256 21,883 21,131 21,664

특수교육대상자 — — 30 76 89 92

재외국민과 외국인 — — — 45 94 599

산 업 체 위 탁* 5,234 11,497 18,710 28,830 38,679 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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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특례입학 업무처리 편람에 의거 처리되던 외국인 및 외교관 자녀

입학은 97년부터 재외 국민과 외국인은 당해 학교 입학정원의 2% , 당해

학과의 10% 이내에서 선발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지원자가 적지만 증가하는

경향이며 특히 99년에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 근무자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4년부터 시작되

었다 . 산업체위탁교육 위탁업체 자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 16조 )

고용인 5인 이상 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언론사, 학원 등

포함 )이며 , 위탁학생 자격은 산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이다 .

산업체 위탁학생은 해당 산업체와 대학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시행 첫 해에는 42개 전문대학에서 52,340명의 입학허가를 신청하

였으나 해마다 학생수가 증가하여 1998년에는 101개 전문대학에서 38,679명의

산업체 위탁교육 승인을 받았다. 98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산업체 위탁

학생 수는 전체 입학정원의 13.9%에 해당하므로 전형방법별 학생수로 보자면

특별전형 다음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산업체 위탁학생은 총 정원의 50% 이내, 학과별 정원 10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산업체 위탁학생이 있는 영진전문대학은 정원의

50%인 1,500명에 이를 정도로 전체 입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고졸 학력의 직장인, 주부 등 사회인이 정식으로 대학에 다니지 않고서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시간제 등록도 정원 외 전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시간제

등록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으나 99학년

도 현재 전문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한 학생 수는 매우 적다.

정원 외 전형 중 대졸자 전형과 산업체 위탁, 그리고 시간제 등록은 성인

대상의 계속교육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쉽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학여건과 선발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육체제에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정원 외

전으로 전문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 다시 1학년에 입학하여 전과정 (80학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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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쳐야 한다. 학점당 등록제나 타 대학 학점인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일부 대학에서 학사내규로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학점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넓지 않다7). 따라서 대졸 정원 외 입학생은 유사

전공을 이미 이수하였더라도 2년 또는 3년의 수업연한을 모두 채워야 하므로

학생의 입장에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어 재교육 또는

전환교육에 장애가 되고 있다. 대졸 정원 외 입학자들의 경우 타 대학 학점

인정의 범위를 넓히면 이수학점이 낮아지므로 수학 부담이 완화되며, 여기에

학점당 등록제가 실시되면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되므로 훨씬 용이하게 성인의

계속교육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도입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 하나는 전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려면 타 대학의

학점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전공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즉, 전문대학에도

전공인정 최소학점의 범위를 규정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타 대학 학점인정을

포함하여 80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쳐

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학정원의 개념에 시간제 등록생을 묶어두기 보다 수강과목 신청인

원과 연결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정규과정에 개설된 학과목의 정규과정 수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시간제 등록생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고교 진학률이 99.45%에 이르나 성인 중에는 중졸자도 많다

(통계청 , 1998). 비록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대학교육의 길을 열어 놓았으나 시간제 등록 신청자격을 고졸자로 제한하고

있어 고졸 이하의 성인들은 대학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제 등록이 학점인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인데 성인들 중에는 학위와 상관

없는 교양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으로 전문대학에 시간제 등록이

가능한 비학점 과정을 설치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학력을 제한하지 말고

수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수강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격증과정을

7) 교육법시행령 15조에 의하면 졸업학점 1/ 4까지 타 대학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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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산업체 위탁생의 선발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지역사회의 산업발전과

산업체 근로자의 재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산업체 위탁생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산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로 되어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단순 근로자에게도 수학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로 개선하거나 시간제나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 수업연한과 학기제

1) 수업연한

법 제48조(수업연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어업과 및 기관과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로 한다.

전문대학은 단기간의 고등직업교육을 받은 후에 취업을 하려는 학생에게 직

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고등교육

법에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3년으로 규정하고 3년제 학과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보건계열 및 수·해양계열의 9개학과

만이 수업연한을 3년제로 허용받고 있고 , 그 이외의 학과들은 수업연한을

2년으로 제한받고 있다.

전문대학이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수업연한은 전문분야별로 그 기간이 매우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나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획일적으로 2년∼3년으

로 규정함으로써 전문대학이 사회적 , 특히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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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할 수 없도록 속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구자균

외 , 1998). <표 Ⅳ- 11> 에서와 같이 전문대학의 교직원들도 학사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중 수업연한의 다양화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수업

연한의 연장을 주장하는 이들은 수업연한의 부족으로 교육과정이 무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결국 ,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예로, 간호학과의 경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 배출되는 졸업자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수업

연한만을 중심으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졸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학과나 전공별 특성에 따라 수업연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구자균 외, 1998 ).

외국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살펴보면, 미국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과정에

따라 수개월부터 3년까지 다양하지만, 우리 나라 전문학사와 유사한 준학사

학위 과정은 3년 과정으로 운영되나 대부분은 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16세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기능교육을 받는 기능중심의 직업교육

기관인 F E (further education )는 짧게는 3주∼4주, 길게는 2년 과정으로 우

리 나라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훈련원 그리고 대학부설의 평생교육원을 합

친 성격이므로 학위중심의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과는 달리 자격증 취득 중심

으로 운영된다. FE과정은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을 바꾸거나 학업을 계속하

기를 원하는 사람, 취미로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등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미국의 전문대학과 유사하다. 영국에는

600여 개의 F E과정의 colleg e가 있는데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college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수여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이 과정에 입학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1999 ).

직업교육 과정의 고등교육기관인 polytechnic univ er sity는 영국의 직업교

육의 중심이며 실무기술교육을 하는 곳인데 주로 2년 혹은 3년을 기본으로

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학위를 수여한다 (백은순 , 1996 ). 여기에서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학입학

자격기준의 범위가 넓고, 학업 중에도 산업현장을 동시 또는 교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방법은 정시제, 시간제, sandw 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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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x ed m ode 등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 역시 1년

과정부터 3년 과정까지 다양하다. 또한 다양한 비학위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과목만을 수강할 수도 있으며, 8계열∼10계열에

서 90∼100개 정도의 전공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 따라서 과정에 따라 수여하

는 학위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호주의 전문대학 (T AFE ) 역시 교육과정의 종류와 수업연한이 매우 다양

하다. 각 주별로 T AFE가 산재해 있는데 이들 대학에서는 100 여개 이상의

직업교육 강좌를 통해 호주 국가자격체제의 제도하에 자격증 1급∼4급 자격

과 디플로마 및 상급 디플로마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정에 따라 수

개월부터 3년까지 수업연한이 다양하다 . 대부분의 호주대학의 수업연한이 3년

인 점을 감안하면 전공에 따라 일반대학과 동일한 수업연한이 적용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단기대학은 우리 나라 전문대학에 비해 소규모이며 여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수학연한은 2년∼3년이나 대부분이 2년이다 . 지원자의 감소로

위기를 맞고있는 일본의 단기대학은 다양하게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단기대학 퍼스트 스테이지론」이다 . 이것은

완결된 단기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체계의 고등교육의 제1단계로서의

역할변화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도 단기대학은 2년의 수업연한으로 고정되어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9).

외국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전문대학 수준의 수업연한은 대부분 2년이나

전공에 따라 3년까지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연한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이미 3년으로 인정된 학과 외에도 전공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되어야 그 분야의 전문교육이 완결될 수 있으

므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3년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연한에 대하여 최근에 실시된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개편해야 하는 다섯 가지 긍정적인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9).

첫째, 우리 나라도 선진국처럼 연구중심대학과 실무중심대학으로 확실하게

차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후자로는 수업연한이 자율화된 전문대학 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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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둘째 , 특성화된 전공실무교육를 위한 코스개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연한 2년으로는 부족한 전공이 있다.8)

셋째, 창조적 개발 능력, 신속하고 유연한 사고, 열린 마음, 토론 문화 등은

정보화사회의 필수적 요건인 바 , 이런 능력은 정규 수업 이외의 다양한 현장

참여, 동아리 활동, 연구써클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데,

2년제 대학은 1학년은 신입생이고 2학년은 졸업생 기분이므로 정규 수업

이외의 면학 분위기 형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넷째, 전문대학에게 혹독한 경쟁을 통한 살아 남기 를 요구하려면 먼저

모든 규제를 풀고 충분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

다섯째, 1학년에서 최소한 두 학기는 기초과정 및 이론 교육이 필요하고

2학년 2학기는 취업준비로 인해 사실상 교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공분야에 대한 심화교육을 겨우 1년밖에 실시하지 못하므로 전문인 수준

으로의 교육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3년으로 수업연한을 연장했을 때의 부정적 요인도 다섯 가지를 제시

하였다.

첫째, 학생 수의 경감으로 인하여 앞으로 4년제 대학 진학이 쉬워질 것인데

그럴 경우 1년만 더 배우면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으므로 3년제 전문대

학을 선택할 학생이 감소할 것이다.

둘째, 편입이 목적인 학생들로서는 1년 더 배운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3년제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 수업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교육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3년제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1년 더 배운 것에 대해 4년제 편입자격이나 자격증 취득 인정 등과

같은 보상이 없을 경우 돈과 시간만 낭비한 것이 된다.

다섯째 , 단기교육을 목적으로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3년제를 기

8) 유아교육과, 보건행정전공, 건축설비전공, 전자제어전공 등은 진출 분야의 직무분
석을 통해 3년 과정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회,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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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것이다.

위 연구에서 조사한 전국 전문대학 교수 717명의 17%가 현행과 같이

수업연한 2년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3%는 무조건 3년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는 조건부 개편을 찬성하였다.

조건부개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편입, 대학원 진학 시에 1년 더 배운 것에 대한 학점 인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체로부터의 시설과 인력

측면에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한 정부측의 지원이 제도

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 4학년으로의 편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넷째, 3년제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등)의 개발이 필수적

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측의 인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교수 재교육 , 특히 현장교육이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교생, 교사, 산업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대학 학제에 관한 연구

에서도 전문대학의 문제점으로 수업연한이 짧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오산전문대학, 1997).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2년 과정에 만족하는

학생은 36.4%이나, 3년제 과정에 대한 만족은 65.1%로 나타났다. 교사들도

64.3%가 2년 과정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 그 이유는 수업연한이

짧다 (45.6% ), 교양 , 상식 등 인성교육이 부족하다 (30.3% ), 사회적 인식이

안좋다 (26.7% ) 등에 있었다. 3년 과정인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51.8%인데 , 만족 이유는 수업연한이 적절하다 (31.1% ), 실습위주라 교육이

효율적이다 (30.1% ), 교양, 상식 등 인성교육이 충분하다 (21.9% )에 있었다.

산업체에서는 신입사원 채용 시 66.4%가 2년 과정 졸업자를 채용할 것이

라고 응답하였다. 2년 과정 졸업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실습위주라 교육이

효율적이다 (54.5% ), 졸업 후 이직률이 낮다 (34.1% )등 이었다. 반면 채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33.6% ) 이유는 교양, 상식 등 인성교육이 부족하다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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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이 짧다 (31.1% ), 실습위주라 이론교육이 부족하다 (24.5% ) 등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의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만족여부에

있어서 재학기간이 중요하게 언급된 반면, 산업체의 경우는 실습위주의

교육 자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년 과정의

졸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실습을 통한 기술축적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하나 그 반면 짧은 수업연한에 지나치게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 파생되는 인성부족과 이론교육 부족이 2년제 졸업생의 채용에 부정적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산업체에서는 3년 과정 졸업자를

채용하려는(77.4% )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그 이유는 수업연한이 적절하며

(44.7% ), 실습위주라서 효율적이며 (43.9% ), 교양, 상식 등 인성교육이 충분하

다 (22.8% )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전문대학의 2년이라는 수업연

한에 대해 학생이나 산업체 모두 짧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수업연한은

학과에 따라 유연하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연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 표Ⅳ- 9> 과 같다.

<표 Ⅳ- 9> 수업연한에 대한 전문대학 재학생의 선호도
(단위: 명, %)

수 업 연 한
현행처럼 2년이 적합
(보건계의 경우 3년 )

3년이 적합
(보건계의 경우 2년 )

계

보 건 계(3년제) 510(82.7) 107(17.3) 617(100.0)

비보건계(2년제) 1,693(43.5) 2.201(56.5) 3,894(100.0)

자료: 신구대학(1999).

현재 3년제인 보건계 학과와 2년제인 비보건계 학과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3년제 학과 학생 617명 중 82.7%가 현행 3년제를 선호하고 17.3%만이

2년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년제 학과 학생들은

43.5%가 2년제를 선호하며 56.5%가 3년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년 과정을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도 3년제를 선호하는 학생이 더 많으나

2년을 지지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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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 <표 Ⅳ- 10> 을 보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전공별 자율화 선호 비율이 54.9%로 가장 높았다 .

3년제로 연장하자는 비율은 22.3%이며, 집단별로 보면 학과장 집단이 전공별

자율화를 선호하는 비율이(30.1% ) 가장 높고 행정직원은 15.4%로 가장 낮았다.

수업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행정보직 교수로

15.7%이며 , 가장 높은 집단은 행정직원으로 26.7%가 현행의 2년제를 선호하였다 .

<표 Ⅳ- 10> 직위별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현행대로 3년제로연장 전공별자율화 기 타 계

행정보직교수 46(15.7) 65(22.2) 171(58.4) 11(3.8) 293(100.0)

학과장 38(19.3) 61(31.0) 91(46.2) 7(3.6) 197(100.0)

평교수 32(17.6) 44(24.2) 103(56.6) 3(1.6) 182(100.0)

행정직원 78(26.7) 45(15.4) 163(55.8) 6(2.1) 292(100.0)

기타 4(20.0) 4(20.0) 12(60.0) — 20(100.0)

계 198(20.1) 219(22.3) 540(54.9) 27(2.7) 984(100.0)

교수들을 소속 계열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 표 Ⅳ - 11> 과 같이 현행대로

2년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농수해양계열

(35.0% )이었으며, 3년제로의 연장을 가장 선호하는 집단은 예체능계열

(43.5% )이고, 전공별 자율화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집단은 가정계열

(58.3% )이었다. 3년제 학과가 가장 많은 간호보건계열의 경우도 전공별 자율화

(56.2% )가 가장 높았고, 현행대로 선호하는 비율이 28.8%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 고교생이나 산업체, 전문대학 재학생,

전문대학 교직원들은 2년제 수업연한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수업연한을 3년 이내에서 자율화하여 학장이 학칙으로 전공에

따라 수업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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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1> 계열별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현행대로 3년제로 연장 전공별 자율화 기 타 계

공업계열 56(17.1) 79(24.1) 185(56.4) 8(2.4) 328(100.0)

농수해양계열 7(35.0) 4(20.0) 9(45.0) — 20(100.0)

간호보건계열 21(28.8) 5(6.8) 41(56.2) 6(8.2) 73(100.0)

가정계열 5(20.8) 5(20.8) 14(58.3) — 24(100.0)

사회실무계열 24(13.3) 51(28.2) 98(54.1) 8(4.4) 181(100.0)

예체능계열 6(13.0) 20(43.5) 20(43.5) — 46(100.0)

계 119(17.7) 164(24.4) 367(54.6) 22(3.3) 672(100.0)

그러나 최근 4년제 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제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결론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수업연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선진국은 19세∼20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지

만 우리는 25세∼29세에 사회인이 되는 후진적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취학연령을 낮추어 16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사과정은 수업연한을 3년으로 축소하되 수업 및 연구시간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9).

또한 현재 4년제 대학의 최저 졸업학점이 130내지 140학점인데 이를 110

학점 정도로 축소하고,(교양과목의 최저 취득학점을 10내지 15학점, 전공 및

일반선택의 취득학점도 10학점∼15학점 축소) 학부의 수업연한을 1년 단축

하여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유희경, 1999).

이러한 견해는 첫째,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며 대학원 교육이 일반

화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너무 높은 전공 수준을 요구하여 대학원에서

개설되어야 할 과목이 학부에서 개설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 둘째 , 많은

전공과목이 특강 , 원서강독, 연습 , 세미나 , 실습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9) 교육신문(1999). 5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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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과목이 중복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해야 할 프로젝트 성격을 가진

과목이 많으며, 셋째 , 현재 30학점∼45학점이 요구되는 교양과목 중에는 고등

학교 때 배운 내용과 반복되는 과목들이 여러 개 있으며, 교양과목의 경우 100

여명 이상 되는 대형강의가 이루어지며 시간강사에의 의존도가 높아 교양교

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회의적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학

부제의 시행 등으로 많은 대학이 전공과목을 35학점∼60학점 정도만 이수하

면 전공을 인정하고 있는데 선택과목을 55학점에서 70학점까지 허용하고 있

는 실정이므로 비싼 등록금을 받으면서 선택과목을 이수하라고 강요할 필요

가 없다는 논리이다.

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줄이게 되면 연습, 세미나, 특강 등의 과목이

축소되어 동일한 과목을 두 번 수강하는 폐단을 제거하고, 대학원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내용만 교육함으로서 전공교육의 강화를 실현할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견해는 극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졸업

학점을 낮추자는 의견은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에서 이미 조기

졸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3년 내에 졸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시키려면 타 전문대학이 아니라

4년제 대학과 경쟁력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 입학생의 상당수가 4년제 대학에 가지 못해서 차선책으로 전문

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전문대학 졸업생의

30.7%가 단순히 4년제 대학의 졸업장을 받기 위해 편입을 하는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수업연한의 연장은 오히려 단기 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이미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간호학과가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 오히려 2년으로 낮출 것을 고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수업연한의 연장보다는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수업연한을 연장하지 않고 동일한 교육의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단기직업교육

기관으로의 특성을 살리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수업연한에 관한 이러한 논란에 대해 타당한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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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9). 현행의 획일적인 2년제 학제

로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평생교육이란

관점에서 볼 때 학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전공별로 필요한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분야별, 수준별로 정하고 이 학점을 전부 취득했을 때

전문학사 또는 자격증을 수여하는 학점제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2 ) 학기제

고등교육법 제10조에는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는 학칙상 1년 2학기제를 규정·

운영하고 있다.

현행 2학기제 학기 운영은 막대한 시설과 교육자료가 일년의 절반 가량

사장되고 있으며, 우수한 인력이 교육현장을 떠나있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대학 운영의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2년이란 짧은 수업

연한을 보다 집중력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체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며

학기운영의 개편도 그 중의 하나이다.

전문대학 학기운영이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과 학기단위가 동일한 현행의

교육 및 학사운영체제 아래에서는 전문대학 특유의 차별화 교육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된 교육 및 행정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전문대학의 학기운영이 현행 2학기제의 학기수보다

한두 학기가 많은 3학기∼4학기의 다학기제가 검토되고 있으며 최근 교육부에

서는 다학기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세부 전공제 및 실습학기

제의 도입과 환경변화에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용이하면서 2년

이라는 짧은 수업연한을 보다 집중력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산업체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려는 시도이

다.

현행 2학기제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나름대로의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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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나 짧은 수업연한에 전문적 교육을 해야하는 전문대학에서 2학기제를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암공업전문대학 , 1999).

각종 축제행사의 학기 중 실시로 인한 수업손실의 과다문제이다 . 각

종 축제행사(예술축제, 체육대회, 산업시찰 , 졸업여행 , 신입생환영회 , 동아리 단

합대회, 동문회 단합대회 , 학과 M T 등 )가 학기 중에 시행됨으로 해서 수업손

실이 크고, 또한 행사전후로 수업분위기의 조성이 다소 어렵다.

한 학기당 부과되는 과목 수의 과다문제이다.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비

해 한 학기당 부과되는 교과목수 (10개∼13개정도)가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교과목의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실습학기제 도입이 어렵다는 문제이다. 학기수가 적고 학기단위가 너

무 긴 관계로 한 학기 전체를 실습학기로 도입하기에는 다른 교과목의 수

업손실이 너무 크고, 실습학기가 별도로 없는 현 실정에서는 현장실습이 형

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세부전공제 도입이 어렵다는 문제이다. 자기의 적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

은 상태로 입학하게 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 학기의 전공수업을 통하여 어

느 정도 자기의 적성에 맞는 전공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바, 현행 2학기제

의 1학기가 끝난 시점에서 볼 때 , 남은 기간에 세부 전공제에 접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짧은 감이 있다.

선, 후수 과목의 학기 배정이 어렵다는 문제이다 . 학기수가 적어 선 , 후

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목의 학기배정이 어렵다.

연계성 교육과정의 편성이 어렵다는 문제이다. 학기수가 적고 학기사이의

휴업기간이 길어 전 학기에서 이론교육을 행하고 차기 학기에 실습교육을

행하는 경우 연계성 교육이 어렵다.

휴, 복학생의 시간손실이 과다하다는 문제이다. 수업일수 3/ 4선인 12

주 가까이 배운 시점에서 휴학은 앞서 배운 수업이 모두 무산되므로 인한

시간손실이 크고, 또 수업일수 1/ 4선인 4주가 가까스로 넘는 경우의 복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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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1년을 꼬박 쉬어야 되므로 중요한 시기의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와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의 이원화된 교육이

어렵다는 문제이다 . 학기수가 적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한 학기 전체를 실기능

력이 우수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에게 기초과목 (수학 , 물리 )을, 기초학

력이 우수한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에게 기초실기과목 (전공기초실습)을 이원화

하여 선행 집중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한 학기단위가 너무 길다.

산업체 겸임교수 초빙상의 문제이다 . 학기단위가 길기 때문에 산업체

에서는 대학에 출강하는 날의 업무 공백을 이유로 겸임교수의 초빙을 기피하

는 경향이 있다.

⑩ 학점은행제 도입이 어렵다는 문제이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각종 사회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은 기간이 다양한데 비해 대학의 학기단위는 길어 유

연성이 결여되므로 인해 각기 취득한 학점 등을 상호 인정하기에는 융통성

이 결여된다.

⑪ 학점등록제 도입이 어렵다는 문제이다. 학기수가 적고 학기단위가 긴 관

계로 소수의 학점을 등록할 경우도 너무 긴 학기를 소비해야 되므로 시간손

실이 크다.

⑫ 가계의 일시적 등록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이다. 현행 2학기제에서

의 연 2회의 등록은 가계의 부담이 일시에 몰려 다소의 가계부담이 있을 수

있다.

2학기제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으나 현재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극소수이고 , 대부분은 2학기제를 운영하며 다학기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현재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학은 1년 4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연암공업대학과 1년 3학기제를 운영하는 울산과학대학이다.

이들 두 대학의 다학기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다학기제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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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학기제 운영현황

(1) 1년 4학기제

연암공업대학은 95년 11월 대학 내에 기획위원회를 발족하여 1년여의 연구

끝에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1997학년도부터 1년 4학기의 다학기제 운영을

시작하였다. 전자, 컴퓨터계열을 비롯하여 기계설비과, 정밀기계과, 공업디자

인과 등 공업계 4개 계열 및 학과를 14개 전공으로 구성한 이 대학은 한

학기를 8주로 하여 학기당 13학점 이내로 학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가) 학사일정의 운영

매 학년도의 제 1학기는 3월초에서 4월말까지 8주 , 제 2학기는 5월초에서

7월 초까지 역시 8주로 하며, 7월초에서 8월말까지의 하계방학을 거친 뒤,

8월말에 제 3학기를 시작하여 10월 중순까지, 제 4학기를 10월 말에서

12월말까지로 각각 8주 단위로 운영한다.

(나) 교육과정의 운영

신입생들이 1학년에 입학하면 제 1학기에 교양 기초과목과 전공 기초

과목을 수강하게 한 다음 2학기부터 학생의 선택에 의해 교양 일반과목과

세부 전공과목을 수강하게 되고, 2학년에 진급하면서는 각 전공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 현장실습은 2학년 하계방학 동안이나 2학년 3학기 및

4학기에 실시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

(다) 4학기제 운영의 장점

그 동안 학기 중에 실시하던 대학축제 , 체육대회 , 졸업여행 등을

학기사이에 시행함으로써 수업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10과목∼12과목의 이수로 부담이 과중한 현 체제에서 한 학기당 부과

되는 과목 수를 6과목∼7과목 정도로 축소하여 수강 부담을 줄이고

소수과목에 대한 집중 교육이 가능하므로 학습능률을 높일 수 있다.

한 학기를 실습학기로 배정하기에 적당하여 현장실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취업 가능 학생은 그 회사에 현장실습을 우선적으로 배정

함으로써 인턴사원겸 현장실습을 병행할 수 있다.

한 학기의 수업을 통하여 자기의 적성에 맞는 전공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세부 전공제의 도입 정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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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수가 많고 또한 학기간의 휴업기간이 짧아 앞 학기에서 이론

교육을 행하고 이어서 다음 학기에 실습교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계성 교육이 용이하다.

학기수가 많아 선수과목의 학기배정이 용이하며 선후수를 필요로

하는 과목에서는 연계성 교육이 용이하다.

휴·복학시 현행 학기제의 수업일수 3/ 4선인 12주는 다학기제에서는

이미 한 학기 8주를 마친 상태이므로 시간 손실이 경감되며, 휴학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휴학하면 시간손실이 경감된다.

학기수가 많고 학기 단위가 짧기 때문에 1학년 1학기를 실기능력이

우수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들에게는 기초과목(영어 , 수학)을 , 기초

학력이 우수한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들에게는 기초실기과목(전공

기초실습)을 교육하는 등 이원화된 교육이 가능하다.

학기 단위가 길어 산업체에서의 공백화 현상 때문에 대학에 출강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학기제를 도입하면 학기 단위가

짧은 관계로 그만큼 산업체 겸임교수를 초빙하기가 용이하다.

학기수가 많고 학기 단위가 짧아 유연성이 있으므로 학점은행제 및

학점등록제 도입이 용이하다.

연암공업대학에서 시행하는 1년 4학기제는 현행 2학기제를 2분한 것으로

선후수 과목의 이수가 가능하며, 과목수의 축소로 학생부담이 적다는 점에

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학의 수업연한이 실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으므로

짧은 수학연한을 보충하고자 하는 다학기제 시행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2) 1년 3학기제

울산과학대학10)은 장기간의 방학에 따른 교육의 손실을 줄이고 현행 1년

2학기제의 단점인 과다한 수강과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학년도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5주 동안 제 2학기라는 명칭을 붙여 여름 계절학기 형태의

다학기제 즉, 1년 3학기제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10) 여기에 인용한 것은 99년 6월 울산과학대학을 방문, 면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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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2> 2학기제와 다학기제의 대비표 (연암공업대학)

번
호 대 비 항 목 2 학 기 제 4 학 기 제 실시

여부

1 학
기

운 영 2 학 기 4 학 기
수업주수 1 5 주 8 주
신청학점 24학점 이하 13학점 이하

2 총개설학점 92학점 내외 좌 동
3 졸업이수 학점 80학점 이상 좌 동
4 주당 수업시간 28시간∼35시간 좌 동

5

현
장
실
습

기간 4주 한학기(8주)

시기 하계방학 또는 2학년
2학기

하계방학,2학년 3학기 또는
4학기

학점 1학점∼5학점 3학점∼5학점(본대학은 3학점)

6

학
점
이
수
단
위

이론과목 주당1시간×15주 이상 주당 2시간×8주 이상

실습과목 주당2시간×15주 이상 주당 4시간×8주 이상

7 학 기 간
휴업기간

하
계
방
학

기간 9주 춘계
정리기

기간 1.5주
시기 1,2학기 사이

시기 1,2학기 사이 하계방학
기간 7.5주
시기 2,3학기 사이

동
계
방
학

기간 11주 추계
정리기

기간 1주
시기 3,4학기 상이

시기 2, 신학기사이 동계방학
기간 10주
시기 4,신학기사이

8

학
업
평
가

중간평가 기간설정(3일) 평가요구과목별 적의 실시

기말평가 기간설정(1주) 기간설정(3일)

9 수
강

신청 매학기말 좌동
교과목수 10개∼13개 5개∼7개

변경 매학기초 좌동
10 성적사정 2회 4회

11
성
적
표

우편발송
1학기: 하계방학 중 2학기: 좌동
2학기: 동계방학 중 4학기: 좌동

성적열람 필요시
1,3학기: 차기학기 개시 1주일

중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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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대 비 항 목 2 학 기 제 다 학 기 제
실시
여부

12 성적 이의
신청

1학기 : 하계방학 중
기간 내

1학기 : 차기학기 개시 1주일 중
기간 내

2학기 : 좌동

2학기 : 동계방학 중
기간 내

3학기 : 차기학기 개시 1주일 중
기간 내

4학기 : 좌동

13 장학
사정

회수 2회 4회( 99학년도부터 실시)

단위 학기단위 좌동

14 시간표 작성 학기단위 좌동

15 대학
축제

시기 학기 중 춘계정리기(1,2학기 사이)

기간 전야제 + 3일간 전야제 + 2일간

16 체육
대회

시기 학기 중 추계정리기(3,4학기 사이)

기간 3일간 1일간

17 산업
시찰

시기 학기 중 춘계정리기(1,2학기 사이)

기간 1박 2일간(1학년) 좌동

18 졸업
여행

시기 학기 중 춘계정리기(1,2학기 사이)

기간 3박 4일간(2학년) 2박3일간(2학년)

19 강사
초빙

초빙
교수

학년단위 좌동

겸임
교수

학년단위 학기단위

시간
강사

학기단위
주 학기단위(통합 초빙)

( 99학년도부터 한 학기단위 초빙)

20 등록
회수 2회 4회( 99학년도부터 실시)

시기 2월/ 8월 2월/ 5월/ 8월/ 11월( 99학년도부터 실시)

21 입학전형 1,2월 중 좌동

22 졸 업 식 2월 초순 좌동

23 입 학 식 3월 2일∼5일 중
2월 26일(Orientat ion 제 1일 오전

11시)
24 개 강 3월 첫째 주 월요일 3월 2일

자료: 연암공업대학(1998)
주: 표는 99년 현재 실시 중 / 표는 향후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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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계절학기에는 적은 부담의 수강료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어학 관련

교과목, 컴퓨터 관련 교과목 등의 6개 강좌와 22개 학과에 중요도가 높은

전공과목 1강좌∼3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학의 경우 1학년 신

입생 2,480명 중 한 강좌 이상의 신청자가 1,250명이나 되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학년의 경우는 대부분 의무적으로 5주 동안 현장실

습 학점을 취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울산과학대학에서 운영하는 3학기제

는 미국의 3학기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의 학기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가지는 semest er

sy st em으로 이것은 우리 나라의 1년 2학기제와 같이 1학기를 15주 - 16주

로 운영하는 것이다 . 다른 한가지는 qu art er sy st em인데 이것은 3학기제

로서 1년을 3학기로 각 10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여름 계절학

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학기제의 또 다른 형태로 동·하계 방학기간 중의 계절학기와 주말과

공휴일까지 수업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대구보건대학11)은 1년 중 비수업일수가 58% (216일)나 되므로 이 비수업

일수를 활용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을 갖춘 신지식인 양성에

맞으며 타 전문대학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365일 공부하는 대학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계절학기를 포함한 4학기제의

형태에 주말과 공휴일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365일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학생들은 납부한 등록금 이외에는 추가 부담

없이 수강이 가능하도록 대학에서는 예산의 절감과 교육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1998년 시행 초기에는 홍보부족으로 학생의 참여도가 미흡했으나 프로

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휴일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의 강의와 학생지도를 위한 부담이

증가되고 , 직원은 계속되는 학사운영으로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 학생들은

수업부담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11) 이 자료는 99년 6월 14일 대구보건대학을 방문, 면담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
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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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3> 대구보건대학의 학사일정

구 분 수 업 일
비 수 업 일

방학기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수업일수 150일(5개월) 148일
30일 30일 7일

67일

개설분야

First School Second
School T hird School

정규학사일정에
따른 정규교육과정

교양과목
각 학과의 교과과정

동하계 방학중 별도의
프로그램

학과별특성화프로그램
컴퓨터, 실용외국어
인성교육,자원봉사

주말 및 휴일 프로그램

인성교육, 자원봉사
문화체험, 환경친화교육
학과별 특성화 프로그램

또한 대학 경영차원에서는 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계속 마련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어 이 제도는 몇 번의 시행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전문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학기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문대학에 재직하는 교직원들은 57.1%가 현행과 같이 1학기를 15- 16주로

하여 2학기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평교수

집단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가장 많은 비율(63.1% )로 원하였다. 다음으로

학기도 늘리고 수업주수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23.6%인데 행정직원

집단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 학기는 늘리고 수업주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15.2%였다.

한편 다학기제에 대한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의식은 <표 Ⅳ- 15> 와 같다.

학생들 역시 현행 2학기제를 가장 선호하며 (57.4% ), 그 다음이 하계방학 중

계절학기를 운영하는 3학기제(22.6% )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학기제를 찬성하는 교직원은 23.5% ,

학생은 33 .5%로 2학기제 선호비율보다 훨씬 낮으므로 조사 결과에 의거하면,

현행과 같이 1년 2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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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4> 전문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바람직한 수업주수와 학기
(단위: 명, %)

구 분 현행대로
학기는늘리고
수업주수는

그대로

학기도늘리고
수업주수도

늘리는
기 타 계

행정보직교수 174(59.6) 42(14.4) 64(21.9) 12(4.1) 292(100.0)

학과장 117(60.0) 29(14.9) 43(22.1) 6(3.1) 195(100.0)

교수 113(63.1) 27(15.1) 32(17.9) 7(3.9) 179(100.0)

행정직원 142(49.1) 46(15.9) 87(30.1) 14(4.8) 289(100.0)

기타 11(55.0) 4(20.0) 4(20.0) 1(5.0) 20(100.0)

계 557(57.1) 148(15.2) 230(23.6) 40(4.1) 975(100.0)

<표 Ⅳ- 15> 학기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단위: 명, %)

학기제
1년 2학기

(학기당 15주 )
1년 4학기

(학기당 8주)
1년3학기 (하계계

절학기 운영 )
1년 4학기(하계,동계

계절학기 운영)
전체

신입생 1,462(62.2) 203(8.6) 450(19.2) 234(10.0) 2.349(100.0)

재학생 1,146(52.1) 212(9.6) 577(26.3) 263(12.0) 2.198(100.0)

계 2,608(57.4) 415(9.1) 1,027(22.6) 497(10.9) 4,547(100.0)

자료: 신구대학(1999).

다학기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대학에서 다학기제를 신중

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학생과 교직원의 요구가 2학기

제를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다학기제를 운영하려면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설득과 아울러 다학기제 운영으로 인한 문제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다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서

제기하는 다학기제의 운영에 따른 문제는 다음과 같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집중교육실시로 학기당 부과되는 교수의 강의 및 연구업무가 증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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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기수의 증가로 인한 학사행정 지원업무가 증가한다.

③ 학사일정이 연장되는 만큼 동·하계 방학이 단축되므로 냉방 또는

난방시설이 필요하다.

④ 학기제와 교육과정 변경 이전에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게 될 경우의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⑤ 2학기 체제의 긴 방학기간을 경험한 학생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 .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은 그 동안 독립적인 학과체제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중견기술인을 배출해왔다. 그러나 과학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근래에는 우리 사회가 매우 빠르게 지식·정보화 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새로운 인력의 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교수 중심의 경직되고 독립적인 학과 체제로는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변화와

직업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보다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 전문대학은 실무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므로 직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요구를 흡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과편제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교육부는 1996년에 영진전문대학과 대천대학을

계열별 모집·전공코스제 운영 시범대학으로 지정하였고, 전문대학 주문식

교육 지원사업을 이에 연계시켜 전체 전문대학에 계열화를 통한 전공코스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한 결과, 1999년 현재 45개 전문대학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

으로 계열화를 실시하게 되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2000학년도에는 그 수가 63개 대학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계열화의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체

계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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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

산업사회가 지식정보화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직종들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는 보다 새롭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이들이 졸업 후에 보다

용이하게 산업사회로 진출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독립적인 학과 체제로는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요구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수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 현행의 학과체제

에서는 학과 정원에 의해 독립된 모집단위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사회의

인력수요나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인원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

둘째,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로 사양직종의 인력을 배출하는 학과를 폐지하

기가 매우 어렵다보니 유망직종의 인력을 육성하는 학과를 신설하거나 유사

직종의 인력을 배출하는 학과간의 통합도 쉽지가 않다. 셋째, 학과간의 장벽이

두터워 학과간에 교육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실습 등을 위한 공간이나

기자재가 중복 투자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어려운 점도 있다. 끝으로,

가장 큰 문제는 학과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 학생이 모집되어 있고 교수진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학과의 성격을 변화시키기가 어렵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대학 입학생의 학과선택 유형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신구대학,

1998), 적성과 흥미에 맞추어 학과를 지원한 학생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9%에 불과하며, 전공학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지원한 학생이

63% , 본인의 희망과 현재의 학과가 일치하는 학생이 66.8%로 나타났다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학과운영체제에서는 학과를 바꾸기가 매우 어려우

므로 상당수의 전문대학 학생들이 자신이 지원한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거나 졸업을 한다해도 전공분야로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

이는 학생 개인은 물론 학교와 사회 전체에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고등교육 시장의 만성적인 수요 초과현상으로 대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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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들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교의 교육목적이나 특성화와는 무관하게

백화점 식으로 학과를 개설·운영하여 왔으나 이러한 관행으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학과편제가 바로 계열화

이다. 계열화는 전문대학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세계에

서의 교육수요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가변형

직업교육체계로써 기존의 학과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과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 전체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학과

들을 통·폐합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의 계열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외형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통합도 실현하여 기존의 학과보다 더 세분화하고 특성화시

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동서울대학, 1999). 통합을 하는 것이 좋은 부분

예컨대, 유사·관련학과 또는 중복된 행정업무 등은 통합시키지만 서로

다른 부분은 각자의 특징을 살려서 전문화·세분화시키는 형태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계열화는 통합화와 세분화를 병행하는 개념이므로, 여기에서는

세부 전공제 (전공 코스제)가 수반된다

세부 전공제는 산업체의 관련 직무분야와 연계된 여러 전공을 계열 내에서

세분화해서 보다 특성있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체의

요구를 직접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주문식 교육 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대학 본연의 기능 - 산업현장의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직업인의 양성- 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열화가 시행되어 모집단위가 계열로 되면, 학생들이 입학 후 전공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적성을 바탕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전공에 대한

교육 효과가 높아질 것이며, 교수들도 전문대학의 불확실한 미래의 위상변

화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므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기

쉬운 대학 내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바꾸고, 교수 스스로가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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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의 목적

가 ) 계열화의 목적

계열화란 각 단위 학과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특성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

키면서, 그 것들을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각 학과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기

능을 살리면서 아울러 이들이 총합되어 얻어지는 전체 조직으로서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생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교육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는 전공의 통폐합 및 신설이 용이함

- 대학 (계열)의 특성화를 통한 교육경쟁력의 확보

-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형 주문식 교육과정의 운영이

용이해지므로 산업현장의 수요에 대한 적응력 항상

- 실험실습 기자재와 공간, 인력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투자와 관리의

효율화

- 학사행정의 중복성 배제 등을 통한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화·전문화

- 교수들에게 기존 학과 (전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동기부여

나 ) 세부 전공제의 목적

세부 전공제란 본래 각각의 그 단위 학과가 갖고 있던 기능들을 변화하는

지식정보화사회의 수요변화에 따라 특화하고 다양화시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경쟁력 있는 전문직업인의 양성으로 전문대학의 교육과 졸업자의 질

제고

- 전문대학 교육의 현장적응력 제고를 통한 직업교육의 내실화

- 다양한 세부전공의 운영을 통한 학과 특성화 및 경쟁력 확보

- 교수의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연구활동 촉진과 활성화

- 전공심화교육 및 졸업생 재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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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세부전공의 개설로 입학지원자 증가

<표 Ⅳ- 1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대학 교직원들의 46.1%가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가 운영되는 목적으로 산업사회의 수요에 따라 기존의 학과나

전공을 유연하게 통폐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9.0%가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의 본래 취지가 전문대학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 16>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를 운영하는 목적
(단위: 명, %)

구 분

산업수요및

현장실무에
적합한전공의
통폐합및신설

용이

학생의
전공선택
기회부여

적합한
교육과정 ,

교재및
실습기자
재의개발

기존인력
및시설의
효율적인
재배치

기타 계

행정보직교수 140(49.0) 111(38.8) 17(5.9) 8(2.8) 10(3.5) 286(100.0)

학 과 장 84(43.1) 77(39.5) 11(5.6) 15(7.7) 8(4.1) 195(100.0)

평 교 수 78(45.1) 61(35.3) 12(6.9) 11(6.4) 11(6.4) 173(100.0)

행 정 직 원 131(45.0) 119(41.6) 18(6.3) 14(4.9) 4(1.4) 286(100.0)

기 타 10(50.0) 6 (30.0) — 4(20.0) — 20(100.0)

계 443(46.0) 374(39.0) 58(6.0) 52(5.4) 33(3.4) 960(100.0)

3 )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의 운영유형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의 유형은 학생의 모집단위와 교수의 소속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 이들 유형 각각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학생의 모집단위

계열화를 시행하게 되면 계열별로 모집단위를 정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전문대학에서는 신입생을 처음부터 전공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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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는 경우와 계열단위로 모집해서 1학기 또는 2학기동안 교양과목과

전공기초 공통과목을 이수케 한 다음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각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케 해서 전공수업을 받게 하는 두 가지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 세부전공별 입학

입학 시부터 신입생을 전공별로 모집하게 되면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공을 선택하지를 못하게 된다. 이 경우 학생들이

전공에 관한 이해없이 전공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적성이나 능력에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수 있다 . 또한 전공별로 인원을

확정하여 모집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인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동기가 상실됨으로써 기존의 학과체제와 마찬가지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전공분야가 세분화됨으로써 ,

학과체제를 운영할 때보다 다양한 전공을 개설하는 효과만을 거둘 수 있다.

■ 계열별 입학

학생들이 계열별로 입학한 후에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

에는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이 개선되거나 통폐합될 수 있다. 따라서

전공 교수들이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게 되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계열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이

매우 적거나 없을 경우 해당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의 강의가 폐지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산업사회의 변화와 무관한 인기있는 전공이나 학점

취득이 용이한 과목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계열화를 실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기준과 방법을 정해서 각 전공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지원자가 몰리는 전공에는 정원의 10%∼20%정도를 추가로 배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전공에 배정되는데 따른 불안이 잠재

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선택의사를 그대로 수용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 . 이런 대학의 경우 수강 학생이 없는 전공 교수들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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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새로운 전공을 공부하게 하거나 인접 전공의

유사과목이나 교양과목을 배정하여 책임시수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

또 학생들을 계열별로 모집할 때의 문제로는,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로 인한

학생들의 높은 중도 탈락율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이 있다.

어떤 대학의 경우, 계열별 모집을 시도하였더니 오히려 1학년 1학기 중의

학생 탈락률이 학과체제로 모집하였을 때보다 훨씬 증가하였다고 한다 .

이는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교수나 선배, 동료들과의 유대관계가

없었고 소속감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책임교수제를

시행하여 학생지도를 강화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후배간의 유대를 강화

하는 보완책을 학교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학사행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대부분의 문제들은 계열화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본질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계열화의 시행이 학생의 입장이나 산업체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으로 학과를 통합한 대학이나 , 변화와

도태를 두려워하여 반발하는 교수들이 많은 대학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나 ) 교수의 소속 형태

교수의 소속 형태는 현행의 학과체제에서와 같이 세부전공에 소속시키는

형태와 계열에 소속시키는 형태가 있다.

■ 세부전공 소속

해당 전공에 교수를 소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열내 전공간에 선의의 경쟁이

유발되어 각 전공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 학생을 보다 책임있게 지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학과체제가 갖고 있는 약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교수들의 학과 이기주의가 전공별로 더욱

세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계열화를 통해서 실현코자 한 실험·

실습 공간 및 기자재 등의 통합운영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세부전공에 교수를

소속시키면 종전의 학과체제보다 교수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으며 이들 소수 교수의 판단과 의견에 따라 교육방향이나 실험실습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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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 한편 수강 학생들이 여러 전공으로

분산됨으로써 교수가 한 학기에 가르쳐야 하는 학과목 수가 늘어나서 강의의

질이 낮아지고 전공교육이 부실화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교수를 세부전공에 소속시키고 학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여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케 할 경우 , 학생들의 수요에 의해 전공이 폐지될 수 있어서

교수의 신분보장에 문제가 대두되므로 이 유형을 도입하려면 전공이 폐지될

경우 교수의 신분보장 대책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계열 소속

교수를 계열에 소속시키는 경우에는 강의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교수의 전공과목이 폐강되더라도 유사과목을 강의할 수 있으므로 교수의

신분보장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인기있는 전공과목에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므로 교수들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반대로

교수의 강의가 인기위주로 흐를 수도 있다. 또한 교수들이 소속된 계열을

종전의 학과체제보다 더욱 거대해진 보호막으로 생각하고 계열이라는 조직

속에 안주하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반면에 거대해진

계열 속에서 교수들간의 이해 갈등으로 인하여 결집이 무너질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교수의 신분보장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교수의 소속형태는 개별대학의 전공/ 계열 교수들간의 인간관계에

의한 개인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되는 수가 많으므로 ,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의 전공별 또는

계열별 소속형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 운영의 문제점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의 운영이 전문대학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이상이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이

정착될 수 있음을 들었으며, 20% 정도가 전문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는 전문대학이 계열별 모집을 통한 전공

코스제라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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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살리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재삼 확인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Ⅳ- 17>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의 기대효과
(단위: 명, %)

구분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직업교육

전문대학
경쟁력
제고

실험실습
기자재 및

시설의
효율화

대학구성원
의 의식개혁
수용력 향상

기타 계

행정보직교수 200(69.9) 58(20.3) 14(4.9) 10(3.5) 4 (1.4) 286(100.0)

학 과 장 128(66.7) 48(25.0) 7 (3.6) 3(1.6) 6 (3.1) 192(100.0)

평 교 수 102(57.6) 45(25.4) 15(8.5) 5(2.8) 10(5.6) 177(100.0)

행 정 직 원 203(70.7) 59(20.6) 19(6.6) 3(1.0) 3 (1.0) 287(100.0)

기 타 16(80.0) 3 (15.0) — 1(5.0) — 20(100.0)

계 649(67.5) 213(22.1) 55(5.7) 22(2.3) 23(2.4) 962(100.0)

또한, 계열화/ 세부 전공제의 운영을 통해 전문대학이 산업체의 요구를 보

다 탄력성 있게 수용하여, 경쟁력있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으로써 , 전문대

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가 )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 운영의 장점

본 연구에서 행정보직교수 , 학과장 , 평교수,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가운데 계열화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의 입장에서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의 이점이 무엇인가를 물은

경우에는 직책에 관계없이 전공선택권의 보장에 따른 학습동기의 증대

(47.1% )가 가장 많았고 , 심화된 전문분야를 학습할 기회의 증대 (41.1% ),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 및 취업기회의 확대 (9.9% ), 기타(2.0% ) 순이었다.

산업체의 입장에서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의 이점이 무엇인가를 물은 경우

에는 직책에 관계없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인의 확보가 82.2%로

가장 많았고, 대학과의 유기적 상호협력관계 형성, 신입사원 교육비 절감 및

교육기간 단축의 순이었다. 기타의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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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전문인 확보라는 이점을 직책별로 살펴보면 행정보직교수

(84.9% ), 행정직원(83.8% ), 평교수(82.0% ), 학과장 (77.4% ) 순 이었으며, 반대로

대학과의 유기적 상호협력관계 형성에서는 학과장, 평교수, 행정직원, 행정

보직교수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대학입장에서의 이점이 무엇인가를 물은 경우에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가 76%로 가장 많았고, 중복투자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13.6% ), 전문화·고도화된 산업체의 현장교육 강화 (8.3% ), 기타 (2.1% )의

순이었다.

나 )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 운영의 문제점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학생들이 인기

전공에 집중되는데 따르는 전공간 불균형 현상 (76.9% )을 가장 많이 지적

하였다. 따라서 학생이 올바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 그 다음으로 전공학과가 폐지되었을 때의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 직업 기초능력과 직업윤리관에 대한 학생들의 기초

소양 부족, 군입대 휴학으로 인한 남학생들의 학습중단의 순이었다.

교수와 관련된 문제점들로는 교수의 현장실무 지식 및 경험의 부족

(36.1% )이 가장 많았고, 교수의 전공과 일치되지 않는 교과목의 강의

(30.1% ), 전공교과목의 폐강 시 교수의 신분변동 (19.3% ), 산업체의 현장실무

와 연계된 교재개발의 문제 (13.0% )의 순 이었다. 학과장 집단에서는 교수의

전공과 일치되지 않는 교과목의 강의(33.5% )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그 다음

으로 교수의 현장실무 지식 및 경험의 부족(30.9% )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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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 - 18> 계열화의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학생 측면

1. 적성과 희망에 따른 전공분야의 선택
2. 수요자중심 교육을 통한 취업기회의

확대
3. 학습동기 유발 및 학습효과의 극대화

1. 기초공통과목 수강에 따른 해당
전공과목의 축소

2. 종전 학과체제에 비해 소속감 결여
3. 희망 전공에 탈락시 좌절 및 자포자기

가능성

대학 측면

1. 자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투자와
관리의 효율화

2. 가변형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교육운영의 유연성 확보

3. 대학 특성화의 실현 및 경쟁력 제고
4. 산학협동의 실질화 달성
5. 우수한 신입생의 유치 및 유능한

기술인력의 양성
6. 행정기능의 전문화 및 효율화
7.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준비체제 마련

1. 실험실습 기자재의 지속적인 확보
2. 체제변화에 따른 교수들의 일시적

저항이나 불협화음 발생
3. 특정 전공에의 집중으로 위화감 조성
4. 전공분야의 확대로 부가 시설의 증설

필요
5. 행정조직의 개편(확대) 및 다양화
6. 일부교수의 재교육 및 이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산업체
측면

1. 주문식교육의 정착으로 신입사원의
실무 적응기간 단축

2. 우수한 인재의 안정적 확보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

3. 현실적인 산학협력체제 구축

1. 관련 직무기술의 변화에 따른 수시
재교육 필요

자료: 동서울대학(1999).

그러나 계열화를 계기로 교수의 전공범위를 확대하고 관련분야의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신임교수로 초빙하여 계열화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각 전문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계열화의 장점과 단점을 학생 ,

대학, 산업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 표 Ⅳ- 18> 과 같다.

계열화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연구를 토대로 교수 및

직원에 대한 심도있는 연수와 및 홍보가 필요하며, 계열화의 시행으로 인해

전공영역이 없어지거나 중복되거나 불분명해지는 교수가 있다면 해당교수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열화에 필수적으로 수반

되는 실험실습 설비 및 기자재의 확보를 위한 재정 계획과 계열화의 수행을

지원하는 행정조직의 개편계획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계열화 및 세부 전공제를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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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산학협력체제의 확립과 교수의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표 Ⅳ- 19>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
(단위: 명, %)

구분
예산의
확보

교수의
의식전환
및의지

학사지원
조직의
정비

산업체와
협력체제

확립

정부의
행·재정
적지원

기타 계

행정보직
교수

18(6.3) 111(38.7) 32(11.1) 104(36.2) 15(5.2) 7(2.4) 287(100.0)

학과장 30(15.4) 64(32.8) 27(13.8) 61(31.3) 8(4.1) 5(2.6) 195(100.0)

평교수 12(6.9) 46(26.4) 31(17.8) 66(37.9) 12(6.9) 7(4.0) 174(100.0)

행정직원 5(1.7) 119(41.3) 25(8.7) 124(43.1) 14(4.9) 1(.3) 288(100.0)

기타 1(5.0) 7(35.0) 1(5.0) 9(45.0) 2(10.0) — 20(100.0)

계 66(6.8) 347(36.0) 116(12.0) 364(37.8) 51(5.3) 20(2.1) 964(100.0)

<표 Ⅳ- 19>와 같이 산업체와의 실질적인 연계체제 확립(37.8% )이 가장

많았고, 교수의 의식전환 및 확고한 개혁의지 (36.0% ), 학사지원 조직의 정비

(12.0% ), 예산의 확보 (6.8% ),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5.3% ), 기타 (2.1% )의

순 이었다. 보직교수 집단과 학과장 집단에서는 교수의 의식전환 및 확고한

개혁 의지가 산업체와의 협력체제 확립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위한 체제로서,

계열화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 대부분의 경우 ,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가 기존 학과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여진다 .

그러나 모든 학과와 전공분야에 계열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특히,

기존 학과자체가 포괄적이어서 취업영역과 양성되고 있는 인력의 유형이

다양한 일부 학과의 경우에는 굳이 계열화를 시행할 필요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계열화로 인해서 기존의 학과체제보다도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전문대학 전공학과의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 109 -



서 살펴볼 수 있다 . 신입생을 유인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가 그 하나이고 ,

다른 하나는 졸업 후 취업이 용이하고 생활을 유지하기가 가능하냐가 다른

하나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문제가 없는 자생력있는 학과라면 굳이 계열

화나 세부 전공제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 계열화를 도입 시행하려면 대학의

경영자와 교수들은 솔직한 대화와 깊이 있는 연구·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학과나 전공분야의 미래 경쟁력을 정확히 예측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정원이 미달되는 대학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원미달은 대학 내의 모든

학과가 동시에 미달되기보다는 특정 학과에서부터 시작된다 . 이러한 미달

사태가 1년, 2년 지속되다 보면 학과의 존폐가 자연히 거론되고, 결국에는

학생이 없는 학과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강좌를 잃게 되는 교수들이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은 유사한 계열이나

전공분야의 강좌를 맡는 것이다. 계열화를 추진하는 것이 당장은 교수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것일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교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임을 교수들로써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라 . 복수 전공제와 부전공제

교육개혁 방안에서는 지식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다기능 인력의 효율적

교육을 위하여 학과간 벽을 낮추어 학생이 어느 학과에 속하든 원하는 학생

본인의 선택에 의해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공

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졸업학점의 1/ 4∼1/ 6 수준으로 낮추어 수업연한 내에

복수전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 110 -



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①대학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
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2이상의 전공
2.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
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복수전공은 4년제 대학에만 가능하여

현재는 4년제 대학, 산업대학에서만 복수 전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전공제

역시 현재 교육체제 하에서는 4년제 대학과 산업대학에서만 가능하다.

1) 4년제 대학의 복수 전공제와 부전공제의 운영실태

복수 전공제와 부전공제를 시행하는 4년제 대학의 자료를 종합하여 운영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 복수 전공제

복수 전공제는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졸업학점의

1/ 4∼1/ 6로 낮추어 4년 내에 복수전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하기 전에는

동일대학 내에서 학사편입을 하는 형태로 복수전공이 이루어졌다12). 따라서

1995년까지는 4년의 수업연한을 채운 후 최소 3학기 이상을 더 이수하고 58

학점 이상의 전공학점을 이수해야 복수전공이 가능했다. 현재 서울여대

(1995)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을 교양필수 및 선택 46학점 이상,

제 1전공 및 제 2전공 각 56학점 이상 , 일반선택 17학점 이상으로 총 175학점을

재학연한 6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하였다 . 학부제가 추진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전공인정 최소학점 범위의 축소에 의한 복수전공제는 시행초기에는

12) 1994 - 1995「연세대학교 요람」의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면 복수전공 이
수자격은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4학기간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평량평균 2.5이상
이며, 모든 학과를 복수전공학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학과, 치의학과는
예외로 한다.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과에서 58학점 이상의 전공학점을 취득
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자는 최소 3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 및 복수
전공의 통산 이수학기는 15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111 -



복수전공 학과에 제한이 있었으며 전공인정 최소학점도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그러한 체제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복수전공이 어려워 이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부·학과에 복수전공의 제한을 없애고 전공인정 최소학점 기준도

낮추었다.13) 현재 전공인정 최소학점은 35학점(연대) ∼ 63학점(한양대)이며,

최종 4학기 평균성적 2.0∼3 .0 이상인 경우 이수자격이 주어진다 . 신청시기는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 2이상 취득한 이후의 다음 학기 개시

2주전 소속대학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복수전공 이수자의 이수연한은 4년

이상으로 복수 전공자는 최소 3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 1전공 및

복수전공의 통산 이수학기는 15학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한편 대학에서 학위취득자가 학점은행제 하에서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전공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하면 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 ) 부전공제

여러 대학에서 운영되는 부전공제의 공통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부전공학과 (일부 학과 제외 )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부전공을 인정한다.

② 2학년 1학기부터 부전공을 이수한다.

③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균평점이 C0이상이어야 부전공을

인정한다.

2 ) 복수 전공제 도입에 대한 검토

지금까지 4년제 대학에만 복수 전공제가 허용되었지만 대학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변화하는 지식산업사회에의 적응력과

직업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도 복수

전공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3) 이화여자대학의 경우 최소 전공 학점이 단과대학 또는 학부에 따라 다른데 사회
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은 30학점, 인문과학대학은 36학점, 공과대학은 60학점,
음악대학은 50학점, 체육과학대학은 50학점이다(이화여자대학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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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개되고 있는 지식정보화사회는 직업세계의 구조가 일생일업에서

일생다업 (一生多業)으로 바뀌게 되므로 직업교육은 직업세계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새로운 직업을 얻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제 직업교육은 어떤 전형

적인 일을 반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지식과 기술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보다 나은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순환교육 (r ecurrent education )에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복수전공제가 필요한 이유는 산업기술인력은 경제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산업의 발전단계와 산업기술인력의 수준별 수요는 상관

관계가 높은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다기능 전문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메카트로닉스와 같이 기계·전기·전자 등 여러

분야의 다기술을 요구하는 직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생의 직무능력 다양화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공업

계열학과의 경우 단순한 생산현장의 기술능력뿐만 아니라 판매, 기술영업,

관리, 개발 등 다방면에 지식과 기술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9).

최근의 구인경향은 직종별 겸직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자격증 하나로는

구직경쟁력이 약하다 . 예를 들면 건축기사의 업무가 가능한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과 건축기사 1급 자격증 동시 소지자)를 구인하거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모두 가능한 소방설비업자 (소방설비기사와 기계1급 ,

전기1급 자격증 동시 소지자 )를 요구한다. 이러한 구인추세에 맞추려면 한

가지 전공으로는 앞으로는 취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14).

뿐만 아니라 대졸 정원 외의 전형에 의하여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전문

대학 졸업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다시 동일대학 다른 학과 또는 다른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이중투자와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14) 조선일보(1999).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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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의 단일전공체제에서는 과다한 전공과목 설정으로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늘리고, 유사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학과

간의 폐쇄성이 높아 학생의 선택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15) (한국전문

대학교육협의회, 1998).

전문대학에 복수 전공제를 도입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가 ) 복수 전공제의 장점

다양한 전공학습으로 전공과정의 확대 학습과 다기능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다.

취업경쟁력이 증대될 수 있다.

학생들의 직업전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를 통하여 학생의 질 저하를 극복할 수 있다.

학과간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학과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

나 ) 복수 전공제의 단점

전공학점이수 수준이 낮아지므로 교육의 질 저하와 비전문인을 양성할

우려가 있다.

인기강좌 또는 난이도가 낮은 전공에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복수 전공제 도입에 관하여 1996년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설문에서 복수 전공제는‘졸업 후 다른 전공으로

2개 학기 (1년)를 더 이수하고 2개의 전공이 인정되는 제도’로 설명되었다.

<표 Ⅳ- 20> 복수 전공제 도입
(단위: 명, %)

구 분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계

남 304(30.76) 525(53.13) 101(10.22) 58(5.87) 988(100.0)

여 394(26.19) 919(61.10) 152(10.10) 39(2.59) 1504(100.0)

계 698(28.00) 1444(57.94) 253(10.15) 97(3.89) 2492(100.0)

자료: 이길순(1996).

15) 현재 전문대학은 인접선택으로 타 학과에서 6 - 8학점 정도 이수하는 것을 학칙

상 허용하고 있으나 시간표 등의 문제로 전공학과 학점만 이수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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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28%의 학생이 적극 찬성하며, 57.9%는 찬성하고

있어 모두 85.9%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조사에서 복수전공제가 도입되는 경우 신청해 볼 의향이 있는

학생은 모두 74.0%이며, 1999년 다시 복수전공제에 관련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복수전공제 신청의향이 있는 학생이 76.0%로 96년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복수전공제를 시행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이처럼 복수전공을 선택할 의향이 높은 이유는 복수전공을 통하여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52.6% ), 타 전공공부를 통해 취업영역을

넓힐 수 (25.3% )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표 Ⅳ- 21> 복수전공 신청의향
(단위: 명, %)

구분 반드시 하겠다
가능하면

해보고 싶다
모르겠다 전혀 없다 계

1996 545(21.9) 1,296(52.1) 455(18.3) 191(7.7) 2,487(100.0)

1999 1,055(23.1) 2,420(52.9) 806(17.7) 294(6.4) 4,575(100.0)

계 1,600(22.7) 3,716(52.6) 1,261(17.9) 485(6.9) 7,062(100.0)

자료: 신구대학(1999).

<표 Ⅳ- 22> 복수전공을 신청하려는 이유
(단위 : 명, %)

폭 넓은 지식과

기술 습득

현재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현재의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

타전공 공부를
통해 취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계

1992(52.6) 637(16.8) 200(5.3) 956(25.3) 3,785(100.0)

자료: 신구대학(1999).

현행 80학점 내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양학점을 제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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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개 전공에 35학점 정도를 이수해야 한다. 35학점은 4년제 대학의 전

공인정 최소학점과 같으나 실습시간이 많은 전문대학의 특성상 80학점 내에

서 2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은 전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

다16). 따라서 80학점 외에 40학점 정도를 추가로 더 이수하는 방안, 즉 120

학점을 이수하여 2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방안17)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

하였다.

<표 Ⅳ- 23> 복수 전공제 이수유형

(단위: 명, %)
1년 3 ,4학기로 2년 동안 6학기 이
수를 통한 2년내 졸업 복수전공제

1년 2학기로 3년동안 6학기
이수로 3년내 졸업 복수전공제

계

1,517(35.9) 2,713(64.1) 4,230(100.0)

자료: 신구대학(1999).

여기에는 다학기제를 도입하여 2년에 6학기를 개설함으로써 2년 내에 2개

의 전공을 이수하는 방안과 현행과 같이 1년 2학기로 3년 동안에 2개의 전

공을 이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표 Ⅳ- 23> 과 같이 64.1%

가 3년 동안에 2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학생들이 2년 과정의 복수 전공을 이수하기보다는 3년 과정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기를 보다 더 선호하는 것은 앞서의 수업연한에 대한 논의에서 학생

들이 2년의 교육과정이 짧다고 제기한 것과 유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로 미루어 복수 전공제를 시행함으로써 다기능 전문인 교육이 가

능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수업연한의 연장에 대한 요구도

수용할 수 있다.

<표 Ⅳ- 24> 는 복수 전공제를 도입할 경우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전문

대학 교직원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이다.

16) 본 연구를 위해 방문조사한 대학의 행정보직 교수들의 대부분이 80학점 이수, 4

학기 졸업체제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것은 교육부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찬성하지 않았다.
17) 이러한 체제는 현행의 전공인정 최소학점이 도입되기 이전에 4년제 대학에서 수

업연한을 늘려(최소 3학기) 2개 전공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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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의 교직원들은 복수 전공제의 도입이 학생모집 (3 .53 ), 학과간 유

동성 (3 .51),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3 .39), 취업률의 향상 (3.31), 폭넓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 (3.29), 학생 이동률의 증가 (3.29)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전문직업능력의 향상(2.84)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문대학에 복수 전공제를 도입하면 전문능력의 향상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능력을 교육한다고 볼 수 있는 4년제 대학에서

조차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35학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더욱 낮추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바 4년제 대학에서 추구하는 복수전공의 의미를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에서는 2년에 80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로는 1학년에서 졸업학점의 57%를 이수하고 있으며, 이수하는 교과목 중에

실습과목이 많아 수업연한이 4년제 대학보다 훨씬 많으므로 전문대학에서

복수 전공제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할 필요가 없으며,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4년제 대학에 준해서 적용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

<표 Ⅳ- 24> 전문대학에서 복수 전공제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영향

구 분

행정
보직교수 학과장 평교수

행정
직원 기타 계

F S ig .
평
균

표준
편차

평
균

표준
편차

평
균

표준
편차

평
균

표준
편차

평
균

표준
편차

평
균

표준
편차

폭넓은 지식과 기술습득 3.33 1.05 3.18 1.08 3.24 1.05 3.31 0.94 3.80 0.95 3.29 1.02 2.054 0.085

전문직업능력 향상 2.81 1.08 2.84 1.13 2.69 1.01 2.93 1.01 3.35 0.99 2.84 1.06 2.650 0.032*

다기능 전문인양성 3.26 1.03 3.21 0.97 3.12 1.00 3.38 0.90 3.70 0.92 3.27 0.98 3.131 0.014*

학생 모집(지원자) 3.56 0.77 3.42 0.81 3.56 0.75 3.53 0.76 4.05 0.51 3.53 0.77 3.538 0.007*

학생 탈락율(휴학, 자퇴 등) 3 .04 0.93 2.92 0.88 3.08 0.87 2.94 0.88 3.25 0.91 3.00 0.90 1.642 0.162

학생 이동률(전과, 편입 등) 3 .26 0.97 3.26 0.95 3.44 0.85 3.21 1.00 3.65 0.88 3.29 0.96 2.420 0.047*

취업률 3.37 0.89 3.23 0.93 3.25 0.90 3.30 0.90 3.80 0.77 3.31 0.90 2.355 0.052

교육프로그램 개선 3.42 0.88 3.22 0.90 3.32 0.84 3.48 0.83 3.65 0.81 3.39 0.87 3.591 0.006*

학과간 유동성 3.51 0.88 3.43 0.88 3.66 0.75 3.46 0.83 3.70 0.80 3.51 0.84 2.462 0.044*

자격증 취득률 3.01 0.97 3.02 1.03 2.89 1.00 3.20 0.95 3.25 1.07 3.05 0.99 3.169 0.013*

주: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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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대학의 교직원들은 복수전공제 이수 유형에 대해 3년에 2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방안에 72.1% , 2년에 2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방안에 24.7%가

찬성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3년에 2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 (64.1% )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어서 전문대학 구성원들 , 학생이나

교직원 모두 3년에 2개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복수 전공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직원들이 3년에 2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낮추는 것은 전문능력을 습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표 Ⅳ- 24>의 결과와 유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 25> 복수 전공제 이수유형
(단위: 명, %)

구 분 2년에 2개 전공 3년에 2개 전공 기 타 계

행정보직교수 28(26.4) 76(71.7) 2(1.9) 106(100.0)

학 과 장 11(16.2) 54(79.4) 3(4.4) 68(100.0)

평 교 수 14(20.9) 49(73.1) 4(6.0) 67(100.0)

행 정 직 원 30(31.6) 63(66.3) 2(2.1) 95(100.0)

기 타 3(25.0) 9(75.0) — 12(100.0)

계 86(24.7) 251(72.1) 11(3.2) 348(100.0)

따라서 6학기 내에 120학점을 이수하여 2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방안은

전문능력의 교육에 부실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수업연한 연장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다기능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산업사회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대학에서는 이 방안의 복수 전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 학생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30%에 달하고 있는 (신구대학 , 1998 )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진로수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복수 전공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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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에서는 이미 3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전공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규정에서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으로

3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에서도 타 전공을

35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때에 복수전공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최근 전문대학마다 유사한 학과를 묶어 계열화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학과편제를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이면 동일계열 내에서는

공통과목이 많으므로18) 복수전공을 한다해도 전문능력의 습득이 부진할

우려는 전혀 없고, 오히려 폭넓은 전문능력의 습득을 통해 취업영역을 넓힐

수 있다.

미국의 전문대학에서 준학사학위 과정의 졸업학점이 41학점∼70학점이고, 일

본의 단기대학 졸업학점도 62학점이며 여기에는 교양 또는 인접 선택학점이

약 10학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19) 전공학점은 미국은 31학점∼60학점,

일본은 52학점 정도가 되므로 우리 나라의 4년제 대학의 전공인정 최소학점의

범위 36학점∼60학점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 이처럼 외국의 전문대학에서

는 4년제 대학과 거의 동등하게 전공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 따라서 전문대학에서도 전공인정 최소학점의 범위를 40∼50학점 정도

로 정하여20)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복수전공이 가능하도록 수학기회를 개방

해 주는 것이 평생교육사회에서의 열린교육의 추구에 부합되며 지식기반사회

의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복수전공을 이수하였을 때 전공능력이 어느 정도

18) 영진전문대학의 기계계열의 경우 계열 공통과목이 42.3%∼64.1%이다.
19) 우리나라는 학점과 시간이 동일하지 않으나 미국은 학점과 시간을 동일하게 취

급하므로(credit hours ) 시간개념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의 이수시간이

훨씬 많다. 또한 이들의 학점에는 core학점과 general education학점이 있는데

우리의 교양이나 인접선택학점을 이들의 general education학점으로 보면 될 것

이다(Peter son ' s , 1996).
20) 전공인정 최소학점의 범위는 대학에 다라 다른데 어떤 대학은 대학 전체에 일률

적으로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정하기도 하고(한성대), 어떤 대학은 학부 또는 학

과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서울대). 따라서 전문대학의 전공이 다양한 만큼 전

공인정 최소학점 또는 비율만 정하고 적용은 각 대학에서 전공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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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될 수 있으며 취업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출판미디어과를

예로 들어본다.

출판은 교육적 측면에서 또는 적용 측면에서 여러 전공분야의 종합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이다. 도서·잡지·신문 등 출판물을 기획하고

편집·제작하여 마케팅하는 전 과정이 출판으로 이는 정보를 선택, 가공 ,

분배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출판 직종에서 활용되는 정보의 선택, 가공,

분배의 과정은 출판 교육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밖에 없다 . 이 과정들이

손쉬운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 실제 과정에서의 업무들을 보면 간단하지가

않다 . 이는 각 과정의 단계마다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예술적 감각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출판 환경의 변화는 출판 과정에 더욱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출판 과정을 피교육자의 자질 측면에서 보면, 선택 과정에서는 고도의

지적 능력을 요구한다 . 현황의 파악과 분석 능력 , 장래에 대한 예측, 독자의

요구파악 능력 등이 중심이 된다 . 가공 과정 에는 소위 편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제는 전통적인 활판인쇄의 범위를 뛰어넘어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기법이 편집에 도입되면서 편집기술에 새로운 영역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 컴퓨터의 활용은 편집, 인쇄의 기술뿐만 아니라 , 전자매체를 이용한

스크린 북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 분야의 저작 도구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

분배 과정 역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도서상품 마케팅 전략이 개발되고

있다 . 따라서 출판업계에서는 이러한 출판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다기능 전문인을 필요로 하는 한편 출판과정을 분화하여 아웃

소싱의 형태로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어 출판산업의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출판산업의 특성에 따라 출판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 출판의 각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출판

산업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현행의 단독 전공제로는 무리하다 .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복수 전공제이다. 복수전공제는 다기능 교육과

전문화 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분야를 보다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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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판산업의 업무, 취업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공을 예로 들어보면 < 표 Ⅳ- 31> 과 같다.

<표 Ⅳ- 2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 부분의 교육에서 공통 영역이 넓게

나타나고 있다 . 이는 컴퓨터가 출판에 활용되면서 각 전공의 고유영역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각 영역이 연결되고 통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각 전공의 고유 영역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다양한 분야에서 출판에

종사할 수 있는 많은 인력이 배출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력을 배출해야 취업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Ⅳ- 26> 출판미디어과의 진출분야에 따른 복수 전공학과 (예)

분야 능력 진출분야 담당 업무 복수전공학과와 교과목

선택
기획
능력

출판기획자
출판경영자

기획 경영
컨텐츠 개발

경영과
경영분석, 경영정보시스템 ,
경영학원론, 마케팅 ,
조직행동론 등

생산

문장
능력
교정
능력

출판사 편집자
전문직 기자
컨텐츠 프로그래머

기사 작성
문장 교정 취재
멀티미디어
컨텐츠개발

컴퓨터정보처리과
테이터 통신,
정보처리 실습,
인터넷 Ⅰ·Ⅱ,
멀티미디어론 및 실습,
멀티미디어 제작 등
인쇄과
기초디자인실기 Ⅰ·Ⅱ ,
인쇄편집실기 ,
컴퓨터그래픽 Ⅰ·Ⅱ,
디지털론 등
사진과
광고사진 Ⅰ·Ⅱ ,
디지털 포토 Ⅰ·Ⅱ ,
사진 디자인 Ⅰ·Ⅱ 등
산업디자인과
편집디자인 Ⅰ·Ⅱ,
멀티미디어디자인Ⅰ·Ⅱ,
컴퓨터그래픽 Ⅰ·Ⅱ등

편집
능력

출판사 , 기획화사
잡지사 , 신문사,
멀티미디어 출판물
제작사

단행본 , 잡지, 신문
편집교정, CD롬 등
스크린 북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제작

디자인
편집디자인
웹디자인

종이책 편집디자인
스크린북
편집디자인

공급
경영

마케팅
출판사 기획사
경영

마케팅

경영과
경영학 원론, 마케팅,
소비자행동론 , 경영분석,
경영전산, 광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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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미디어과의 경우, 자신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편집, 디자인, 마케팅

등 전공 분야를 설정하고 , 1차적으로 출판에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한 후

자신이 선택한 전공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한다면 교육의 완성도는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편집디자인 분야에서는 사진이나 산업디자인과를

복수로 전공함으로써 디자인 지식과 기술을 출판에 접목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CD롬 등 멀티미디어 출판 분야로 진출할 학생은

컴퓨터 정보처리과를, 출판사 운영 등 경영 분야는 경영과를, 출판 제작은

인쇄과를 각각 복수로 전공하게 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력있는 출판전문가가

될 수 있다.

복수전공은 이처럼 한 분야의 전문능력을 보완하고 심화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용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폭넓은 교육을 통해서 직업전환이

보다 빈번하게 되는 미래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바

람직하다.

현재 각 전문대학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는

산업체의 직무분야와 관련된 여러 전공을 동일계열 내에 세분화하여 보다

특색있고 전문화된 업무능력을 교육하여 특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세부 전공제는 주문식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특정 업무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시킴으로써 그야말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 분야의 직무가 통합되고 응용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의 직업환경에서는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단점이 될 수 있다 . 복수 전공제는 두가지 직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된 직무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직업전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세부 전공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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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의 선택에 따라 한 전공만으로 80학점을 이수

하고 졸업할 수도 있고, 제 2전공을 선택하여 전공능력을 확장할 수도 있으

므로 학생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계획과 필요에

맞추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가 부여되는 수요자중심의 열린교육이라는

취지에도 맞는다.

복수전공제를 도입하면서 앞에서 논의한 다학기제를 도입하여 휴업기간을

줄이고 총 수업주수를 늘려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면 학생의

선택에 따라 2년에 6학기∼8학기를 이수하거나 3년에 6학기를 이수하여 2개

전공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학생의 형편과 취향에 따라 다양하

게 학업이력을 쌓아갈 수 있다.

3 ) 부전공제 도입에 관한 검토

전문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타 학과 또는 타 전공의 학점을 20학점 내외로

이수하였을 경우 부전공을 인정해주는 부전공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 표 - 27> 과 같이 28.9%만이 찬성하였고 60.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27> 전문대학의 부전공제 도입
(단위: 명, %)

구 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행정보직교수 84(28.9) 181(62.2) 26(8.9) 291(100.0)

학 과 장 55(28.3) 124(63.9) 15(7.7) 194(100.0)

평 교 수 52(28.9) 108(60.0) 20(11.1) 180(100.0)

행정직원 81(28.1) 168(58.3) 39(13.5) 288(100.0)

기 타 9(45.0) 10(50.0) 1(5.0) 20(100.0)

계 281(28.9) 591(60.7) 101(10.4) 97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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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28> 부전공제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영향

구 분

행정
보직교수

학과장 평교수
행정
직원

기타 합
F S ig .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폭넓은 지식과
기술습득 3.24 0.94 3.24 0.91 3.34 0.92 3.33 0.82 3.60 0.60 3.29 0.89 1.262 0.283

전문직업능력
향상 2.84 0.99 2.83 0.99 2.82 0.96 2.94 0.90 3.21 0.71 2.87 0.95 1.189 0.314

다기능 전문인
양성 3.24 0.93 3.19 0.88 3.27 0.87 3.34 0.75 3.40 0.75 3.27 0.85 1.195 0.312

학생모집
(지원자 ) 3.43 0.74 3.34 0.76 3.51 0.71 3.49 0.67 3.55 0.60 3.45 0.72 1.834 0.120

학생 탈락율
(휴학 , 자퇴 등 ) 3.02 0.84 3.03 0.80 3.13 0.79 3.01 0.73 2.95 0.60 3.04 0.79 0.781 0.538

학생 이동률
(전과 , 편입 등 ) 3.23 0.89 3.26 0.85 3.40 0.81 3.21 0.81 3.35 0.75 3.27 0.84 1.641 0.162

취업률 3.24 0.81 3.23 0.90 3.23 0.79 3.33 0.84 3.50 0.76 3.27 0.83 1.039 0.386

교육프로그램
개선 3.36 0.82 3.17 0.88 3.28 0.85 3.42 0.77 3.70 0.57 3.33 0.83 4.021 0.003*

학과간 유동성 3.43 0.80 3.33 0.82 3.64 0.73 3.38 0.74 3.65 0.67 3.44 0.78 4.894 0.001*

자격증 취득률 2.99 0.91 2.97 0.99 2.97 0.91 3.13 0.87 3.25 0.91 3.03 0.92 1.713 0.145

주: * p〈0.05

이처럼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은 이유는 < 표 Ⅳ- 28>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전공학점 이수로 전공학점이 줄어들게 되므로 전문능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부전공제가 도입될 경우 학생모집 (3.45), 학과간 유동성 (3.44), 교육

프로그램 개선 (3.33), 폭넓은 지식과 기술 습득 (3.29), 다기능 전문인력 양성

(3.27), 취업률 증가 (3.27), 학생 이동률 증가 (3 .27 )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부전공제의 도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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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의 장점과 같은 맥락에서 부전공은 핵심적인 전공과목을 50학점

정도 이수하고 전공의 응용분야로 부전공을 20학점정도 이수하면 전공의

활용능력과 적용범위가 넓어져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실용력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문한 결과 학생들은 < 표 Ⅳ - 29> 와 같이 부전공을

습득할 의향을 가진 학생이 74.7%에 이르렀다.

<표 Ⅳ- 29> 부전공 신청의향

(단위: 명, %)

꼭 해보고 싶다
가능하면

해보고 싶다
모르겠다

전혀 할 생각이
없다

계

913(20.3) 2,451(54.4) 869(19.3) 273(6.0) 4,506(100.0)

자료: 신구대학(1999).

현재 전문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변화되지 못한다는데 있다. 변화가 어려운 주 이유는 기존 학과의

전문영역에 대한 고유 영역권이 강하고 학과간의 장벽이 높아서 학과의

교수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한 외부의 힘이 작용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전문대학에서 산업사회의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사

운영체제의 구축을 촉진할 의도로 도입이 적극 장려되고 있는 계열화, 세부

전공제, 주문식교육 등도 학과 고유의 영역권을 지키려는 교수들에 의해

순조롭게 도입되거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학생이 없는

학과와 전공, 다른 학과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신청하는 학생이 많은 학과와

전공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과와 전공의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취업진로

개척,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만 할 것이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 각자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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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면 학과 또는 전공사이에 수요자인 산업체와 학생 중심의 직업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복수 전공제와 부전공제가 전문대학에

도입되었을 때 두 제도 모두 공통적으로 학과간의 유동성, 학생모집,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폭넓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인식에 근거하면 이 두 제도의 도입은 전문대학 내부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좋은 유도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전공교육을 통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실용력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교육의 폭이 넓어지므로 인해 학생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 전공심화과정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대학

졸업자게게 과학기술의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부족해지기 쉬운 현장의

업무능력을 제고시켜 주기 위하여 1년 과정의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일종의

계속교육 제도이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취약점을 보완하고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전공능력의 심화와 상위 자격증의 취득을 목적으로 1년

이내의 비학위 과정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전공심화과정의 이수결과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99년 8월부터

학점으로 인정되고 있다21).

21) 99. 8. 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전공심화과정도 학점을 인정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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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58조

①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에 설치하는 전공심화과정

은 학위과정으로 할 수 없다.

②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③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 인정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과정·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공심화과정에 대하여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77.6%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전공심화과정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93%와

비교할 때 16% 가량이 낮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전공심화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연호 외, 1998).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은 입학전형 방법에 따라 차이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졸정원 외

입학생의 90.7%, 산업체 위탁과정 입학생의 88.3%가 전공심화과정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대졸정원 외 입학생이나 산업체 위탁 과정의 입학생들이 전공심화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전공심화과정은 평생

교육차원에서 보다 진지하게 운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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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30 > 입학전형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관심도

(단위: 명, %)

주: ** P < .01
자료: 신구대학(1998).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려는 이유는 전공지식과 기술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 4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26.1%,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18.3%였다. 이러한 전공

심화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33% ) 계속교육 또는 재교육 차원에서 호응 (32% )을 얻을 수 있으며 , 숙련

기술자의 배양에 기여(24% )할 것이란 연구 결과(최연호 외, 1998)와도 거의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구 분 꼭
해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전혀 관심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χ2

일 반 전 형 263(12.8) 1313(63.9) 288(14.0) 191(9.3) 2.055(100.0)

31.99* *

특 별 전 형 128(12.6) 639(63.0) 142(14.0) 105(10.4) 1.014(100.0)

산업체위탁 44(15.5) 206(72.8) 15(5.3) 18(6.4) 283(100.0)

정원 외 12(22.2) 37(68.5) 2(3.7) 3(5.6) 54(100.0)

계 447(13.1) 2195(64.4) 447(13.1) 317(9.3) 3,4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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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31>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려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취업

경쟁력
제고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전공
지식과
기술을
심화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이수

타전공
공부

특별히
할 것이
없어서

기타 계

일반
전형

319
(20.2)

379(23.7)
786

(49.2)
94(5.9) 17(1.1) 2(.1) 1(.1)

1598
(100.0)

특별
전형

134
(17.2)

250(32.1)
331

(42.5)
43(5.5) 20(2.6) - -

778
(100.0)

산업체
위탁

31
(12.3)

63(24.9)
140

(55.3)
11(4.3) 8(3.2) - -

253
(100.0)

대졸
정원외

6
(13.0)

7(15.2)
29

(63.0)
4(8.7) - - -

46
(100.0)

계
490

(18.3)
699(26.1)

1286
(48.1)

152(5.7)
4.5

(1.7)
2(.1) 1(.0)

2675
(100.0)

자료: 신구대학(1998).

전문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전공심화과정에 참여하려는 욕구는

높지만 (이길순 , 1999). 그동안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서울보건대학의 안경공학과와 인덕대학의 산업디자인과 등 총 2개 학과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전공심화과정에 학생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금년 8월 19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공심화과정의

학점이 인정됨에 따라 여기서 취득한 학점으로도 대학에로의 편입이 가능해져

지금까지 학생모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전공

심화과정을 지원하는 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공심화과정의

지원 자격이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제한되고 있어, 전문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등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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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결과에 대한 인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선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 그림 Ⅳ- 1> 과 같다.

[그림 Ⅳ- 1]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결과에 대한 인정을 확대하는 것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 질 높은 전공심화과정의 개발 (19.1% ), 실질적인

산학협동체제의 구축 (17.2%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를 직책별로 보면 ,

행정직원과 행정보직교수는 이수 결과에 대한 인정의 확대, 질 높은 전공심화

과정의 개발 그리고 산학협동체제의 구축을 지적하였는데 비해 평교수와

학과장은 이수 결과에 대한 인정의 확대,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 그리고

질 높은 전공심화과정의 개발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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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시간제 등록과 학점인정

1) 시간제 등록

시간제 등록 (part t im e en rollm ent )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대학의 정규

과정에 입학할 수 없는 고졸 학력의 사회인 즉, 직장인 , 주부 등의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대학에 다니지 않고서도 대학 및 전문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고등교육기관의 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으나 공부를 중단한지가 오래되어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경쟁하여 대학에

입학하기가 어렵거나 직업과 병행하여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성인들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시간제 등록이 보편화되어 있어 정규과정의 학생들보다

시간제로 등록하는 학생들의 수가 더 많으며 , 일본에서도 1991년에 학위수여

기구가 설치됨과 동시에 시간제 등록이 시작되었다 . 일본의 경우 단기대학에

대한 첫 단계 (fir st st ag e )론에 입각하여 평생교육사회에서의 단기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열린대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개강좌가

개설되고 과목 이수생 제도가 도입되었다 . 과목 이수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단기대학은 265개교로써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인

특별 선발제도를 시행하거나 주야간 개강제를 시행하는 단기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어 단기대학에서 공부하는 성인 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에는

단기대학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시간제 등록이 학점은행제 하에서 시행되고 있다. 9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점은행제는 대학 내에서는 물론 대학 밖에서 이루

어지는 다양한 학습형태에 의해서 (즉 , 학습자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 인정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독학사 시험이 합격하면)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누적학점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보다 빨리 실현시키기 위한 고등교육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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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1995년 5월 교육개혁안에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 을 위해 추진과제로 선정되었으며 , 이에 따라 1997년 5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5,275호 )을 제정 공포하고 , 1997년 9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시행령(대통령령 제 15,478호)을 제정되었다.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학점인정 기준은 고졸자가 전문대학 수준의 학습과정을 2주 이상

계속하여 강의시간 50분 (실습시간 100분 )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을 인정하여 대학과정은 연간 36학점, 전문대학 과정은

연간 4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시행령

11조). 대학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40학점,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8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시행령 13조 ). 학위수여

요건은 교육법 제 115조 및 제 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을

자가 해당학과의 관련 교과목을 35학점 이상 취득하면 해당학과의 학위를

수여하며, 해당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학사 85학점 이상, 전문학사 50학점

이상이면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한다 (시행령 16조).

1998년 3월 61개 사회교육기관에서 274개 학습과정을 시범 시행하게 되었

는데 현재는 총 평가인정기관은 264개 , 학습과목은 3,051개로 늘어나 평생학습

차원에서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

하게 되었다.

<표 Ⅳ- 32>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및 학습과목

자료: 교육부(1999). 학점은행제 확대 시행관련 보도자료.

구 분 평가 인정 기관수 학 습 과 목 수 정 원

제1차(98. 3) 61 274 41,745

제2차(98. 9) 170 1,045 102,488

제3차(99. 8) 190 1,305 127,686

합 계 264 3,051 32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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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고시 (98. 2. 28)에서 41개 표준교육과정과 167개 교수요목이 개발되

었고 , 제2차 고시 (98. 9. 2)에서 113개 표준교육과정과 599개 교수요목이

개발되었고 1999년 8월 현재 151개 표준교육과정과 1,501개의 교수요목이 개발

되었다. 98년 1학기∼2학기 동안에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사람은

66,400 명이나 그 중에서 학점을 등록한 자는 1,395 명이고, 30,415 학점이

등록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 개설 되어있는 등록 창구에는 99년 8월

현재까지 총 6,286명이 89,152 학점을 등록하였다. 학점은행제가 시행된 후

99년에 처음으로 34명이 학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25명이 학사학위이고 ,

9명이 전문학사학위이다22).

또한 학습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 학습부담을 경감시키며, 평가인정기관

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평가인정 대상을 확대 (전문대학의 전공심화

과정 20개교 및 특별과정 34개교)하고 학위수여 요건 중에서 논문시험 및

실기시험의 부과를 면제하고 학점인정 기준을 완화 (학점당 16 → 25단위 이상)

하여 학점은행제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학점은행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전문대학에서도 시간제 등록

생을 모집하여 학점을 이수하게 하거나 , 사회교육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거나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이수과목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점을

취득한 자도 대학의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23).

고등교육법 에서 제시된 시간제 등록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 13개 대학의 시범운영을 거쳐 1998년에는

195개 대학에서 확대 시행되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모집정원의 10%를

채우지 못하였다. 이는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수업료 자체가

부담스러워진데다 수업연한이 너무 길고 아직 시간제 등록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현재 전문대학의 학점 당 수업료가 8만원 정도

이므로 한 학기에 최대로 등록할 수 있는 12학점을 모두 신청하면 90만원

22) 교육부(1999). 평생교육국, 학점은행제 확대 시행관련 보도자료,
23) 조선일보(1999).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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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졸업학점이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140학점에

달해 1년에 14학점씩 수강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을 대학에 다녀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법 제36조 (시간제 등록) 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은 제33조의 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제 53조(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등) 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

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

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 등록생 이라

한다)를 선발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

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하는 시간제등록의 등록인원은 당해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학칙

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이 선발하는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 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④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998년 2학기의 대학에서의 시간제 등록생은 63개 대학 (전문대 포함)에

1,665명인데, 시간제 등록생은 취업자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도

11.6%를 차지하였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이 지난 성인의 비율이

66.7%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 숫자는 미미하나 성인들이 시간제

등록을 재교육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준상, 1999).

개방형 대학에서 수학할 의사를 갖고 있는 47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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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교육체제에 대한 조사연구(이길순, 1996)에 의하면 고졸학력의 성인에게

전문대학에의 입학이 대폭적으로 개방되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선호하는

수업형태에 대해서 응시자의 21.9%는 현재와 같이 수업연한을 2년으로 하여

월∼토요일까지 수업하는 전일제(full t ime enrollm ent )를, 75.8%는 원하는

교과목만 등록하여 그 시간에만 수업하고 졸업학점인 80학점을 모두 취득하면

졸업이 인정되는 정시제(part t im e enrollment )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입시가 학령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성인들이 대학에 진학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이제부터는

성인들을 위한 개방적인 조치들이 많이 시행될 것이므로 성인들의 야간 및

시간제 등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 33> 등록형태

구 분 전 일 제 정 시 제 무 응 답 계

빈 도(%) 104(21.9) 360(75.9) 10(2.1) 474(100)

자료: 이길순(1996).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시간제 등록의 허용으로 성인들에 대한 계속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 문제는 전문대학들이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졸업학점을 누적시켜 나가고 있는 성인들을 위해서는 시간제 등록

이 가능한 교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있는 반면에 학위취득과는 상관없이

순수한 교양강좌를 수강하기를 원하는 성인들을 위해서는 시간제 등록이

가능한 교과목의 개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교육을 원하는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52.5%가 현재의 정규과정에서와 같이 교과목을 수강하여

졸업학점을 취득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위과정을, 45.2%가 학점의

취득과 상관없이 일부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비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

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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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34> 교과목의 이수형태

구 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무응답 계

빈 도(%) 249(52.5) 214(45.1) 11(2.3) 474(100)

자료: 이길순(1996).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의 성인들은 일반사회에서 인정되는 졸업장이나 학력

보다는 평생교육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확장시키기 위한

계속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에서는 대학들이 시간제 등록을 지나치게 학위취득과

연계시켜 운영하고 있고 , 또한 시간제 등록자격을 고졸 및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국한하고 있어 고졸 이하의 성인들이 학위와 상관없이 대학의

강좌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 것까지를 제한하고 있다 . 미국 전문대학의

준학사학위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디플로마

(diplom a ) 및 자격과정 , 그리고 성인의 교양 및 직업교육을 위한 비학위

과정에서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우리의 전문대학도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정규과정 외에

자격에 구애되지 않고 누구나 특정 교과목들을 이수하면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24) 보다 많은 시간제 등록

생을 모집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을 지원하는 정규 학생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에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 성인교육의 수요가 더

크므로 시간제 등록생 수에 대해서는 지방대학은 물론 다른 대학들이 자율

적으로 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성인들로서는 집이나 직장이 있는 지역의 대학에 개설된 강좌에 등록할 수

24) 전문대학에 개설될 수 있는 특별과정은 자격의 제한이 없어 비학점과정처럼 운영

될 수 있으나 특별과정은 자격증 중심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몇몇 과목을 이수하

여 개인의 자질을 향상하거나 취미를 개발하고자 하는 성인에게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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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기 때문이다 . 성인교육의 한 형태인 산업체 위탁교육의 경우에도

정규과정에 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많으며 (신구대학 , 1998 ),

비학위 과정을 신청하는 성인들 또한 많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67%가 시간제 등록생이라는

(조용기 외, 1998) 사실을 참조할 때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활성화하고 전문

대학을 성인중심의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하려면 시간제 등록정원을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에서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2 ) 학점인정

령 15조(학점의 인정) 고등교육법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다

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각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방송통신대학의 경우에는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학교

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과 대학원 학생의

경우 그 범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학점인정 제도는 국내외의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이중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앞으로 학기당 등록에서 학점당 등록으로 유도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 학점당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타 대학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타 대학의 학점을 졸업학점의 2/ 4∼3/ 4까지

인정하고 있다. A AD, A SD에서는 45학점, 자격증과정은 75%까지 인정하며

비전통적 학습유형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거나 대안적 학습수단 (예: 군복

무학점 military credit )을 통한 학점도 인정하는 등 학점인정의 적용범위가

넓고 인정수준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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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76년 1월 협정된「유네스코 고등교육 학력 및 학위 인정에 관한

유럽지역 협약」에 따라 대학간 학점 및 학위를 폭넓게 상호 인정하고 있다.

일본도 대학설치 기준령에 따라 졸업학점의 1/ 4범위 내에서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학점호환제를 도입하여 타 대학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학점을 인정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병설대학이 있는 경우 이수모델까지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필요학점의 ¼범위 안에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문대학에서는 20학점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전문대학에서는 학점당 등록이나 학점인정이 폭넓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학점당 등록을 정규과정 입학생에 대해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대학은 아직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적용범위와 학점당 등록금의 산출방법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실시는 2000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는 상태이다. 학점당

등록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수업연한 내에 졸업학점을 다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잔여학점을 이수하는 마지막 학기에 적용하거나25) 또는 잔여

학점의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계절학기에 신청하는 학점에 대해서만 학점당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 그리고 시간제 등록생과 학점은행제 등록생에

한해서만 학점당 등록을 받거나 3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에서 2학기 (하계

계절학기)에 등록하는 교과목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는 정도이다26).

25)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는 학점미달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점∼5

학점까지는 정규 등록금의 1/ 3, 6학점∼12학점까지는 2/ 3을 납부하고 있다.
26) 영진전문대학에서는 시간제등록생과 학점은행제 등록생을 대상으로 계열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컴퓨터정보기술, 기계계열은

85,500원/ 학점, 전자정보, 전기, 환경조형계열은 85,200원/ 학점, 사회실무계열은

67,000원/ 학점, 학점은행제 등록생은 50,000/ 학점으로 책정하고 있다. 학점당 등

록금을 산출하는 방법은 아직은 단순하게 전일제 학생의 학기당 등록금을 취득

기준학점으로 나눈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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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의 학점인정은 정원 외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 전 대학에서 취득한

교양과목의 학점 일부를 인정받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 이처럼 아직 전문

대학에서 타 대학의 학점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이유는 타 대학에서 이수한

20학점 전부를 인정해 주는 경우에는 3학기만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면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 또한 아직 전일제 학생에 대해

서는 학점당 등록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타 대학의 학점을 인정하기를

꺼리고 있는데 이는 타 대학의 학점을 인정하는 것은 등록금과 결부되기

때문에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 전문대학들로서는 쉽게 받아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문대학에서의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타 대학의 학점뿐만 아니라 연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과목에 대해서도 전문대학에 입학한 후에 학점

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27).

학점은행제가 시행되면서 고등학교와의 연계교육뿐만이 아니라 고등교육

기관간의 수평적인 연계교육이 강조되면서 정규 고등교육기관 외의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추세이며 이들이 수여한 민간자격에 대해

서도 학점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98년 2월 28일에 발표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학점은행제 하에서는 기술사는 45학점, 기능장은 39학점, 기사 1급은

30학점 , 기사 2급·기능사 2급 그리고 다기능 기술자는 24학점을, 워드프

로세서 1급은 12학점, 부기 1급은 8학점 , 비서 2급은 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문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 그

자체가 중요하므로 자격증과 학력의 가치를 1：1로 상대 비교하여 인정하는

27) 전남과학대학, 창신대학, 신성대학 등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계교육을 하면

서 고교생들이 특정 요일에 전문대학에서 개설한 강의나 특강을 수강한 경우에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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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 국가자격 검정기준은 구체적인

실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자격시험에서 검정하고 있는

필기시험 과목들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존의 교육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 무엇보다도

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시행되는 자격제도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격증을 곧바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신

명훈, 1997)도 제기되어 있다. 현재 전문대학에서는 산업체 위탁과정에 입학

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미 취득한 자격증과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28). 그러나 산업체 경력을 인정받아 특별전형을 통해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소속 학과와 동일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고 자격증

시험과목이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과 일치되어도 다시 그 교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전문대학에서는 실무중심의 교육에

치중해야 하므로 자격증의 종류와 급수에 따라 얼마의 학점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규과정의 경우에도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전문대학의 정규과정 입학생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일정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대학 교직원의 대부분

28)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 8조에 따르면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는 전공과목에 해
당하는 다음의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과 교수회의 심사에 의하여 학장의
승인을 거쳐 그 해당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공인된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동일 분야 전공관련 교과목 이수
- 산업체내 연구소 및 사내 훈련기관에 의한 전공분야 교과목의 이수 및 일정기

간의 연수 및 현장실습이수
- 전문대학 및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 의한 전공 교과목 이수(전문

대학부설 특별과정 및 평생교육과정 등 포함)
- 기능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 이수
- 동일 분야의 기사 2급 이상 국가기술 자격취득자의 해당 시험과목
- 동일 직무에 일정기간 근무 경력의 실험실습관련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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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하였다.

<표 Ⅳ- 35> 자격증을 소지한 입학생의 학점인정 방안
(단위: 명, %)

구 분
학점은행제의

규정과동일하게
대학의자율로

결정
현행대로

인정하지않음
계

행정보직교수 66(22.5) 197(67.2) 30(10.2) 293(100.0)

학 과 장 41(21.0) 121(62.1) 33(16.9) 195(100.0)

평 교 수 34(18.8) 128(70.7) 19(10.5) 181(100.0)

행정직원 69(24.0) 181(62.8) 38(13.2) 288(100.0)

기 타 7(35.0) 11(55.0) 2(10.0) 20(100.0)

계 217(22.2) 638(65.3) 122(12.5) 977(100.0)

한편 학점인정제는 조기 졸업제와 함께 시행되어야 활성화될 수가 있다.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1/ 4 까지 인정하거나 취득한 자격증을

규정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게 되면 정규과정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였어도

전문대학 수업연한 2년 이전에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또한 앞에서 논의한

다학기제가 도입되면 수업주 수가 증가되어 연간 취득학점이 50학점을 넘게

되면 마지막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서도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할 수 있게 된다 .

4년제 대학에서는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업연한의 단축이 가능하며

(시행령 26조 ①) 석, 박사과정은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단축이 가능하다

(시행령 26조 ②). 그러나 현 체제에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없으므로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해도 조기에 졸업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

- 141 -



<표 Ⅳ- 36> 졸업학점을 이수한 학생의 조기졸업 허용의사
(단위: 명, %)

구 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모르겠다 계

행정보직
교수

165(56.9) 101(34.8) 24(8.3) 290(100.0)

학 과 장 105(53.8) 70(35.9) 20(10.3) 195(100.0)

평 교 수 103(57.2) 51(28.3) 26(14.4) 180(100.0)

행정직원 137(47.2) 115(39.7) 38(13.1) 290(100.0)

기 타 11(55.0) 8(40.0) 1(5.0) 20(100.0)

계 521(53.4) 345(35.4) 109(11.2) 975(100.0)

타 대학의 학점인정 , 자격증에 대한 학점인정 , 다학기제 등의 시행을 통하여

졸업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대학

교직원들은 53.4%가 찬성하였고, 35.4%가 반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에게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도 한 학기를 지체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 . 또한 전문대학에서는 학생들이 2학년 2학기

중반부터 산업체에 취업하여 일을 하느라 수업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학생이

본인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졸업학점을 전부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이제 전문대학에서는 종적 횡적 연계관계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 시간제

등록을 촉진할 수 있는 특색있는 교과목이나 자격증 과정 등을 개발하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성인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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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전과와 편입학

1) 전과

대학에서의 전과는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 (28조3항1호)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나 (28조3항2호 ) 그 외의 경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에 제한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9조 ③대학의 장은 제 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 2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 학교의 장은 제

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

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의 법규정에 따라 전과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포함하고 있는데, 전과에 관한 학칙의 규정은 각 대학이 대동소이하다. 전문

대학의 학칙을 수집하여 분석하여 본 결과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 동일계열

내에서만 전과를 허용하고 있었으며, 전과인원도 학과정원의 10% 이내 또는

전과하려는 학과에 결원이 있을 때에만 허용하고 있었다 . 전과의 시기도

2학년 1학기29) 또는 1학년 2학기에30)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야간 학과에서 주간 학과로의 전과는 허락되고 있지

않았으며, 의료법 제2조 2항 및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9) 군장대학, 한양여자대학, 신구대학, 서일대학 등
30) 신흥대학, 동서울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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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보건, 간호 관련 학과로의 전과는 제한되고 있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육개혁이 시작되기 전에는 지원학과의 결원 범위

내에서만 학내의 전과를 허용하였으나 1996년의 교육개혁이 시작되면서

학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과인원이나 허용학과에 대한 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학과별, 학부별, 또는 계열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학생에 한하여 동일 캠퍼스의

동일 대학 내에서 전과를 허용하고 있으며 전과지원자는 성적 평균 3.0

이상이어야 하며 전입한 학과 또는 학부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전과를 용이하게 하였다.

장안대학에서 1998년에 연구한 학생조사에 의하면 신입생의 26.1%가 입학

후에 전공을 변경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오산대학의 1998년 신입생도

22.1%가 전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과를 통하여 진로를 수정하

고자 하는 요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신구대학의 1998년 신입생의

경우에도 40.9%만이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하였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27.4%나 되었으며, 학과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37.1%에 달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특별전형을 거쳐 동일 전공계열에 진학한 입학생조차도 30%가 본인의

희망과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예를 들면

현재의 전공학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한 학생의 비율이

인하공업전문대학에는 35.5%, 오산대학에는 40.8%, 대천대학에는 35.9%로

나타났다31) . 이와 같이 현재의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과의

전공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보니 학과공부에 열의를 보이기보다는

전공과 상관없는 취미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분야의 직업에 취업하게 됨으로써 전문대학에서의 교육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계열별로 모집하여 일정기간 공통 기초교육을

31) 본문에 인용된 각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발간한 학생실태조사연구를 참조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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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다음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동시에 언제든지 진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즉, 학과 또는 계열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면 전과

인원도 현재의 학칙에서와 같이 지원학과의 결원 또는 10% 이내에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확대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의 제도에서는 전과를 특정 시기에만 허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를 자유롭게 수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2학년 1학기초에 전과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서 학생들로써는

전과의 실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특정학기를 지정하여 전과를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전공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요구되는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규정하여 학생이 어느 학과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수하면 해당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의 전과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대학 경영자들이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워 전과 규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학생들이

전공을 바꾸기에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2년이 너무나 짧다는데 있으며, 또한

교수들이 자신의 학과를 존속시키려는 이기주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학과를 지망한 학생들이 적지 않으므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때라도 그들이 진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진로를 수정할 기회를 확대하여 주는 것은 열린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경직된 학과운영 체제를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연한 학과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현재와 같이 전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특정 학과에서 정원을 충원하고

나면 학생들을 다른 학과로 옮길 기회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교수들로써는

학생보유를 위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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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교육 수요자의 전과가 보다 용이해져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과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면 교수들은 학생들을 유지하여 자신의 학과를 존속시

키고자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사회의 변화하는 요구를 자발적으로 수용

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계열화가 학과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주된 유도체라면 전과의 활성화는

학과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보조적인 유도체로써 작용할 것이다.

2 ) 편입학

전문대학에서의 편입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논의할 수 있다 .

하나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이며, 다른 하나는

전문대학 재학 중 다른 전문대학으로의 편입학이다. 두 가지 편입학 모두

아래의 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령 제29조 (입학, 편입학 등) ①대학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

학,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

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

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몇몇 4년제 대학에서는 매 학기마다 편입생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의 4년제 대학 재학생이나 전문대학의 졸업생들이 수도

권의 4년제 대학으로 대거 편입학 하고 있다. 이와 같이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은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나32) 전문대학 내에서의 편입학 사례는

32) 97년 전문대학 졸업자의 진학희망률은 13.5%이며 실제 진학률은 8.34%이다(한

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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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많지 않다.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은 전문대학의 주요한 기능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무근 , 1998 ) 그 이유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모든 성인들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데 있다 . 해마다 10% 내외의 전문대학 졸업생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고 있는 사실에서 보듯이 - 편입학의 기회가 확대된

다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을 하겠지만 - 편입학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중요한 진로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문대학의 주된 기능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기능이 작용되려면 그 기능을 작용시키려는 노력이 따라야 하는데 많은

전문대학들이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보다 용이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특별한 도움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나 성적이 편입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4년제

대학에 편입학 하려는 학생들로써는 다수의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대학의 전공 교과와는 거리가 있는 영어를 별도로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학생들의 30.6%가 전공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보다

더 향상시킬 목적보다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학만 되면 (이길순, 1999) 그만이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편입학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은 학과나

교과과정이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4년제 대학의

학과나 교과과정과는 잘 연계되지 않고 있고,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을

위한 노력을 전문대학의 어디에서도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려운데도 과연

편입학이 전문대학의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4년제 대학 선호경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자가 급격히 감소되면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 대다

수가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됨으로써 4년제 대학의 차선책으로 전문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줄어들고 , 단기간의 직업교육을 받은 후에 취업을

하려는 소신있는 학생들만이 전문대학에 입학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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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려는 학생들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므로 결과적으로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 기능은

약화될 것이다.

미국의 지역사회대학에서는 직업교육의 기능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 기능도 중시하고 있다 . 그 이유는

우선 미국의 4년제 대학들이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희망에 따라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 학생들의

1/ 3정도가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 학생들 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편입학을 희망하고 있어, 지역사회대학에서도 이들을 위해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공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4년제 대학의 1, 2학년

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들과 유사한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을 하더라도 동일한 전공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고 이미

지역사회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들에 대해서도 거의 인정하여 줌으로써 편입

이라기보다는 전학 (t r an sfer )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과과정이 매우 잘 연계되어 있다33).

그러므로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을 전문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발전시키

려면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2+2+2 연계교육체계 즉,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과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한편 전문대학에서의 편입학 실적은 아주 미미한데 그 이유는 전문대학의

편입학 규정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전문대학에서의 편입학은 전 학교에서

33) 미국의 community college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대학의 1,2학년과 같

은 과정(university - parallel program )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학위(college transfer associate degree)를 받는다. 또한 문학, 철학, 고전학, 미국

학, 비교문학 등과 같은 인문학 과정이나 교육학, 초등교육학, 중등교육학 과정

의 이수가 가능하며 편입시 여기에서 이수한 학점이 모두 인정되며 4년제 대학

의 교육과정과 연계된다(Pet erson ' 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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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한 학과와 동일계에 학과에 한하여 허용되며,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1

학년 전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편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신흥대학, 군

장대학, 경남정보대학, 동서울대학 , 한양여자대학, 부산경상대학 , 서일대학 등).

따라서 동일계 학과라는 제한과 2학년 1학기초에 편입학하기에는 남은 기간

1년이 너무 짧으며, 또한 전문대학에서는 좀처럼 4년제 대학처럼 편입생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지 않아 일부의 전문대학생들이 편입학을 하려고

해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의 편입학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문대학에서 전과를 활성화시키면 학과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교수들이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전문대학간의 편입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도 전문대학들이 학생을 보유

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문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교육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게 되므로 이제는 전문대학

간의 편입도 과감하게 확대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의 학칙을 살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편입학 자격을 동일계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 또한 편입학 시기도

특정학기로 제한하지 말고 그 보다는 전공별로 편입학 후에 이수해야 하는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규정하여 졸업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이수하였을 때에는

전공학과를 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전문대학간이나 전문대학내에서 학생

들의 이동이 보다 자유롭게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고 그에 따라

전문대학 교육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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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육과정 운영 실태 (개혁동향 )

전문대학은 최근 학생자원의 질적 저하 및 양적 감소, 전문직업인 양성이

라는 교육 목적의 변화 등과 같은 내적환경의 변화와 지식기반사회에 따른

직업기초능력과 전공기초능력의 강조,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개방 등과

같은 외적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에 전문대학이 능동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현장중심의 교

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열린 학사운

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현장실무 수행능력을 최대

한으로 습득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전문대

학의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은 ① 산학연계에 의한 산업현장 중

심의 실용성 있는 교육과정 , ② 직무분석에 의한 현실적인 교육과정, ③ 전문

대학 교육목적 및 실험실습 지침에 의한 효율적인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이 강

조된 교육과정, ④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질 높은 전문교육과정, ⑤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직업기초능력이 강화된 교육과정, ⑥ 지역사

회와 연계된 교육과정, ⑦ 지역사회 성인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등이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문식 교육과정 , 연계 교육과정 등과 같은 특성화된 교육

과정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수 사례들을 고찰함

으로써,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고, 전문대학이 타 고등교육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수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50 -



가 . 주문식 교육과정

1) 도입 배경

최근 산업체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고 복합화됨에 따라

기술자의 직무가 세분화, 다양화,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교육은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산업체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왔다. 따라서 전문대학과 산업체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보다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산업체의 재교육비를 절감시킬 수만

있다면, 이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의 목적에도 부합되고, 산업체

중심의 직업교육기관이라는 전문대학의 위상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97년부터 일부 전문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주문식 교육과정이 최근 교육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하에 많은 대학

으로 확산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 교육부가 올해 ( 99) 200억원의 전문대학

주문식 교육사업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계열별 모집과 전공코스제의 운영을

통해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2000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서를 받은 결과, 총 80개 대학, 396개 계열 또는 학과,

948개 코스, 29,579명이 신청하였고, 이에 참여한 업체의 수는 총 10,62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문식 교육과정이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재정지원 하에

전문대학들의 위상제고와 경쟁력 강화의 한 방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주문식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 우리 나라 전문대학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운영모델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일선 대학으로서는 여러 면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일부에서는 주문식 교육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병존하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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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37> 지원신청 대학의 주문식 교육 추진현황

자료: 정남조(1999).

구 분

적용규모 전공코스수 산업체수 산업체협약

대학수
(a)

계열수
(b)

학생수
(c )

전체
(d)

평균
(d/ a)

전체수
(e)

평균
(e/ a)

학생수
(f )

비율
(f/ c×100)

비고

기추진 43 130 46,780 534 12 7,898 188 19,767 42.3%

신 규 37 266 27,072 414 11 2,723 74 9,812 36.2%

합 계 80 396 73,852 948 12 10,621 133 29,579 40.1%

따라서, 주문식 교육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운영되고 있는 주문식

교육에 관련된 쟁점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 주문식 교육과정의 개념 및 유형

가 ) 개 념

우리 나라에서의 주문식 교육은 전문대학이 지금까지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가 교육수요

자인 산업체로부터 일정한 교육내용과 소요인원 등을 주문받고 , 학교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체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칠두 , 1998 ). 다시 말해서 , 전문대학이

배출하는 직업기술 인력의 일차 수요자인 산업체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충실히

수용하여 산업현장에서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인재를 공급하는 주문자

생산방식 의 고객중심의 교육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우리 나라 주문식 교육의 모태가 된 미국 전문대학의 주문식 교육은, 산업계

전반의 요구보다는 특정 산업체 (고용주 )의 요구에 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 업체와 주문내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상호협력해 가는 것을 의미

한다 . 대부분이 공립인 미국 지역사회 대학은 산업체와 대학 ,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stat e or county )로부터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는 산·학·관 협력체제

로서 운영되고 있고, 주문식 훈련 프로그램 (cu stomized trainin g program ),

계약 훈련 (contract in g trainin g )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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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폭넓고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정표, 1996).

그러나,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여 일부 전문대학에서 지금까지 실시하여

온 주문식 교육은 주로 전문대학의 정규 양성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제고

하고 ,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문대학 스스로가 주도적이고 , 적극적으로 산업체의 주문 내용 을 조사 ,

분석하여 이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된 학과체제를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로 전환하여 ,

다양한 현장수요를 적극 반영한 전공심화과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 전문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본래의 주문식 교육이 특정 기업

에서 요구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특수한 주문내용 을 비학위 또는 비정규

과정에서 개별적이고도 다양한 형태로 수용하는 별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라고 본다면, 우리 나라의 주문식 교육은 전문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자체의

현장 적합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여, 산업체와 전문대학간의 긴밀한 산학

협력 관계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정의내린 문자 그대로의 주문식 교육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 또는 극단화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주문식 교육의 주문 이 함축하는 바는 개별성, 특수성이다. 즉, 주문

수요자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충족되지 않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교육수요를

주문 계약을 통해 별도로 교육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주문식 교육은 주문

내용에 따라 교육 기간, 방법 등의 모든 교육 운영 형태가 다양해져야 한다 .

이러한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 주문식 교육을 전문대학 정규 교육과정에,

그것도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 라는 일률적인 공식에 맞추어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본래적 의미의 주문식 교육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 또 한편으로 우리 나라 전문대학의 현실여건과 제 문제를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정규 교육과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을 무엇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주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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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문식

교육에서의 주문자 를 특정 산업체에 국한시키고 , 주문내용 도 특정 산업체와

특정 대학사이의 1 : 1 단독 주문계약 형태에 의한 개별적인 것으로 한정시키

는 등 주문 의 의미를 너무 엄격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나라의 산업계

및 전문대학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

도 않다.

따라서 , 우리 나라의 주문식 교육은 변화하는 산업체의 요구와 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전문대학 교육의 산업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졸업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산업체의 교육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산업체의 현장직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합동으로

개발, 운영하는, 즉 보다 진보된 산학협력교육의 형태, 열린교육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주문식 교육의 개념을 명확

하게 규정하고 한정시키기보다는 가능한 한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각

대학이 주문식 교육의 여러 다양한 형태들을 개별 대학의 특성과 현실적

여건에 맞게 창의적으로 개발·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의 산업계와 전문대학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우리 고유의 주문식 모델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많이 고안될 수 있을

것이다.

나 ) 주문식 교육과정의 유형

주문식 교육의 유형을 교육수요자 또는 교육 대상의 범위에 따라 나누어

보면, <표 Ⅳ- 38> 과 같이 크게 3가지 형태로 정리될 수 있다.

<표 Ⅳ- 38> 주문식 교육과정의 유형

유 형 교육수요자의 범위 주문식의 유형

I 개별 산업체 개별 주문식 고유한(좁은)

의미의 주문식Ⅱ 동일·유사 직종의 산업체 일반 주문식

Ⅲ 산업체 일반 포괄 주문식(넓은 의미의 주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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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유형 Ⅰ (개별 주문식 )

주문식 교육의 가장 고유한 형태로서 학교가 특정한 개별 산업체의 주문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 이러한 유형을 개별 주문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

사내대학의 재교육과정이나 특정 기업의 산업체 위탁과정과 같이 단일 산업

체로부터 교육 내용과 소요 인력 ,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주문받고 이에

따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문자 그대로 개별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개별 맞춤식 교육으로서

주문식 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긴 하나, 주문 의 내용과 교육의 대상이

가장 좁게 규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장 드물 수밖에 없다.

동일 산업체 내에서도 부서와 직무에 따라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문교육이

요구되는 산업현장의 변화 추세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을 넘지

않으면 별도의 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우리 나라 전문대학의 교육여건과

산업체의 여건 , 특히 전문대학 교육의 실수요자인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영세한 규모와 여건임을 고려할 때 , 이 유형이 전문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일반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미국의 지역사회 대학의 경우처럼, 정규

교육과정이외에 재교육·향상교육 차원의 다양한 교육목적과 교육형태를

갖는 주문식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 이 유형이 주문식 교육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⑵ 유형 Ⅱ (일반 주문식 )

현재 우리 나라 전문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져서 행해지는 유형으로서 , 학생들이 취업할 (또는 취업하고 있는) 동일·

유사직종의 여러 산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되 , 이들 여러

산업체에 공통되는 교육과정과 전공코스를 개설·운영하는 형태이다.

현재 우리 나라 전문대학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이 유형은 무엇보다도

동일·유사 직종에 속하는 여러 업체의 주문에 의해서 운영됨으로써 기존의

전문대학 교육과정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 교육의 최소단위가

반별이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으며 ,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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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및 재료의 공급도 용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장 용이한

유형이다.

그러나 개별 산업체에 꼭 맞는 주문식이 아니라 일종의 절충형이기 때문에

산업체에 따라 짧은 기간의 현장업무에 적응시키기 위한 교육이 별도로

요구될 것이며,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산업현장의 직무와 기술변화에 맞춰

지속적이고도 신속하게 대처해나가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각 산업체로부터

전공별 인력수요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내용을 주문받아 교육과정, 교재,

교수법 등을 개발하고 시설과 기자재를 구비하는 등의 일련의 노력은 개별

주문식 (유형 I)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⑶ 유형 III (포괄 주문식 )

II형과 유사한 형태이나 주문받은 교육내용이 가장 포괄적이어서 주문식

교육의 대상도 동종 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체 일반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한 형태이다. 이는 계열 또는 전공의 특성상 그 전문 지식과 기술이

모든 산업체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예를

들어, 컴퓨터나 외국어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고 또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반드시 단일 산업체 또는 동일·유사한 직종의

산업체가 아닌 전 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내용과 소요 인력 등을 주문받은

후 교육과정과 전공코스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은 협약 업체의 주문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외에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수반되는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방식과 차별성이 없으므로 , 전문대학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문식 교육은 주로 유형 I 과 유형 II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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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별 주문식 교육 과정 운영 사례

동양공전에서는 개별 산업체가 주문하는 교육내용이 저마다 다르고 동일

직종의 직무에 대한 주문수요는 적어, 별도로 반을 편성하여 교육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유사직종·직무분야를 통합한 일반 주문식

교육과정 (유형 II)을 운영하지 않고, 2년제 정규 교육과정과 전공심화과정을

대상으로 주문식 교육의 원형 (유형 I)에 충실한 새로운 형태의 현실적 개별

주문식 교육 모델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그 핵심을 요약하면(양한주, 1999), 우선, 정규 교육과정의 경우, 주문식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은 타 대학의 일반 주문식 교육형태와 동일하게 하되

개별 산업체(주문자 )가 정규 교과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주문 요구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교과목은

별도로 주문하도록 하였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개별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졸업작품, 전공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개별지도 또는 타과 교과목의 수강

등을 통해서 보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개별 산업체 (주문자)가 주문하는

모든 내용을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주고, 원하는 인력을 양성·배출해내는

것이다.

전공심화과정의 경우에는, 우선 산업체 또는 개별 지원자가 수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가능하

다고 판단될 경우,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 주문식 교육을 실시한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정규 교육과정에 별도의 반을 편성하

거나 교육과정을 재편하지 않고서도 주문식 교육의 본질적 요소인 개별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 국내 전문대학의 현실에 적합한 개별 주문식 교육

모델이라는 점이다. 이 모델은 현재 2년간의 정규 교육과정에 주문식 교육의

도입이 확산되는 단계이다. 전공심화과정이라는 비정규과정에까지 주문식

교육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앞으로 주문식

교육이 전공심화과정에 적용되어 활성화된다면, 점점 더 고도화·전문화·

세분화되어 가는 산업계의 기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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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해짐으로써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

대학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개별대학의 여건과 장점 하에서 주문식 교육의 주문내용 이 가질

수 있는 개별성 , 특수성,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의 직업교육 모델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가 ) 운영절차

동양공전에서 실시하는 주문식 교육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정규 교육과정>
대학 → 산업체

개별 주문식 교육 신청서 교부
- 개별 주문식 교육 교과과정표 첨부

산업체 → 대학

개별 주문식 교육 신청서 제출
- 개별 주문식 교육 교과과정표 작성

개별 주문식 교육 대상 학생 선발 (대학)

대상 학생 선발 (2학년 또는 3학년 1학기)
- 수강신청 지도 (타과 수강신청 가능)
- 교육계획 수립 (관련 전공 동아리 가입 등)

교육 (대학 )

개별 주문식 교육과정에 의한 1학기 과정 교육

현장실습

하계방학 중 해당 산업체에 현장실습
- 현장실습 이수 (4주 이상)
- 산업체의 평가

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산업체 대학 )

주문한 교과내용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 평가결과에 따른 요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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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교육계획 수립 (대학 )

산업체 요구사항을 수렴한 교육계획 수립
2학기 수강신청 지도

2학기 교육 (대학 )

산업체 요구사항을 수렴한 교육
취업준비

취업결정

해당 산업체의 평가에 의한 취업 여부 결정
취업이 안될 경우는 대학측에서 유사 업체에
취업 추천

나 ) 운영방법

산업체로부터 주문받은 개별적인 주문식 교육내용에 따라 직무별로 복수

또는 3배수로 대상 학생을 선발한다.

개별 , 지도교수를 선임한다(개별 지도교수는 산업체의 주문 내용에 따라

다른 반의 교수를 선임할 수도 있음)

개별 지도교수는 산업체의 주문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학생의 수강신청

지도하고 정규 교과과정에서 수강할 수 없는 내용은 전공동아리 활동,

졸업작품제작, 개별지도, 타과의 교과목 수강신청 등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주문식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해당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시키되

산업체의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시키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업체에서

실습을 하게 한다.

현장실습을 시킨 후 산업체로부터 필요한 교육내용을 추가로 주문받아

2학기 수강신청을 통하여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주문식 교육을 받은 학생은 해당 산업체에 취업을 의뢰하고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직종의 다른 산업체에 우선적으로 추천해 준다.

주문식 교육을 받은 학생은 학생명부와 지도카드를 작성하여 특별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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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문식 교육과정의 문제점

첫째, 주문식 교육은 주문자 (산업체)가 주문생산 (교육)의 결과물 (졸업생)을

책임지고 구입(취업)해 주어야 성립이 되는데, 전문대학과 일반 기업체 사이

에는 이러한 연결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많아서 이러한 주문식

교육이 성립되기가 쉽지 않다.

기업 및 시장의 불안정, 기술환경의 변화 등 수요자 측면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장래에 요구되는 정확한 인력의 수요나 주문할 교육내용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그리고 능력·적성·관심이 다른 다양한 학생들의

개별적 요구 , 군입대 등에 의한 휴학 , 중도탈락 가능성 등 공급자 측면의

가변요인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주문식 교육을 문자그대로 받아들여 어떤 업체가 특정학교에 교육

내용과 교육생 수를 주문해서 공급받는 의미로 엄격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주문식 교육은 변화하는

산업체의 요구와 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졸업생들이

취업할 산업체와 공동으로, 현장의 직무내용을 반영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내

용을 개발, 운영하는 보다 진일보된 산학협동 형태로 폭넓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특정 수요자(산업체 )와 특정 공급자(대학)사이에 1 : 1 로 주문

식 교육이 성립되는 것은 양자사이의 특별한 관계나, 단기간에 특정 교육내용

을 소량(소수)주문할 경우에 가능하였고 대체로는 다수의 업종별·직무별

관련업체들이 공동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인력을 요청하여 학교로부터 졸업

생을 공급받음으로써 수요자 (산업체+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둘째, 주문식 교육은 교육수요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특정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단편적·단기적인 습득훈련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므로 비정규

과정의 단기훈련에 적합하다.

협의의 주문식 교육을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

기술을 단기에 습득시키는 재교육, 향상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을 벗어나기가

힘들므로 위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 전문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 도입하려는 주문식 교육에서는 이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산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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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이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산업체와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이에 따른 교재를 지속

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요자 만족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주문식 교육은 정규교육과정에서는 물론 비정규교육과정에서도 학교와 산업체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산업구조 변화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직업능력 교육이 소홀해질 위험이

따른다.

주문식 교육의 핵심사항은 기존의 필수과목 중에서 시대흐름에 뒤쳐지거나

중복이 되는 과목들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 갈수록 전문화·세분화되는

기술변화와 현장실무에 따라 전공과목을 세분화하여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전공과목을 이론 강의 중심의 개론수준으로 폭넓게 배우던

것을 한가지 분야라도 실험실습 중심으로 철저하게 배우게 함으로써 자신

감을 갖고 곧바로 현장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는 전문

대학의 짧은 수업연한을 고려할 때 최선의 선택으로 보여지며 , 일단 산업체에

취업하여 현장실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응용력 ,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의 다기능·복합기술 등을 체득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넷째 ,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대학은 새로운 교재

개발 및 교육기자재 확보, 학과 및 교과과정 개·폐설, 교사확보와 연수실시

등의 인적·물적 부담이 가중된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비용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나, 이를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기보다는 주문식 교육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산업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 산업체 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초빙하여 현장의 기술을 교육케 하고 , 대학의 전임교수진이 산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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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애로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문식 교육이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전문대학 직업기술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적 수단이기는 하나 , 기존의 전문대학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할 때에는 보다 제한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2년의 정규교육 과정에서 주문식 교육을 통해, 보다 세분

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장기적인 직업능력이 오히려 제한되고

취업기회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 따라서 , 앞으로의 주문식 교육은 현재의 2년간의

정규 교육과정에서보다는 단기적인 형태의 재교육, 향상교육 , 심화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 연계교육과정

산업현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학교사회는 고도화되는

기술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므로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양성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전문대학은 수업연한이 짧고 교육환경이 열악하며, 사회의 학력차별화

인식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려는 성향이 크며 , 이로 인해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전문대학 고

유의 교육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대학 수의 증가와 학생자원의

감소 , 특별전형의 확대 등에 따라 입학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어

전문대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인문계 고등

학교를 선호하는 사회적인 추세로 인해 학생자원이 매년 격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질도 크게 떨어져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으며, 재학생들마저도 직업교육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대학입시 교육에 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직업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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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미래 지식정보화사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체, 전문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등이 협력하여 당면한 문제점

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교육 연계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 도입배경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중등교육 단계에서

고등교육(post - secon dary edu cation ) 단계로 이동됨에 따라 우리 나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도 종국교육 단계에서 평생직업교육 체제하에서의 하나의

단계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연계교육추진협의회, 1999) 2000년부터 시작

되는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는 2002년부터 적용 )부터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10년으로 설정됨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대폭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

이에 대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2+2 연계교육은 지난 95년 5월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

실업계 고교 2- 3학년 과정과 전문대학 2년 과정을 서로 연계시켜(2+2) 교육함

으로써 교과과정의 중복편성으로 인한 교육적 낭비를 줄이면서 필요한 전문

직업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996년 2월 9일 발표된

교육개혁위원회의「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Ⅱ)」에서 전문

대학이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추

적인 직업교육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

대학간 (2+2), 전문대학과 대학·개방대학·방송대학간 (2+2)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연계교육은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에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방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학점은행제 또는 일반대학의 3학년

편입학 등과도 연계가 확대되어 평생교육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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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교육과정의 개념 및 목적

가 ) 개 념

2+2 연계교육과정은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의 상호협약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 2·3학년과 전문대학 2학년을 연계한 4년간의 교육과정을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계열성 있게 편성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전공

기초지식·이론 및 기초능력의 함양에 중점을 두어 가르친 뒤, 전문대학에서

이들을 무시험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으로 받아들여 이미 습득한 전공

기초지식 등을 바탕으로 전공을 심화시키거나 응용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교육하는 것이다.

o 전문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에 필요

한 중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등교육단계의 계속 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직업교육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
- 전문대학의 직업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2+2), 전문대학과 개방대학 또는 일반대학간(2+2), 전문대학과

방송 대학간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이러한 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자는 해당 대학에서 학생 선

발시 우선하여 선발한다.

※ 연계운영 방법(예) -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교원과 시설의 공

동 활용, 상급학교에서의 과목수강, 당해 대학 진학 시 우선 선발 등

연계교육은 교재의 공동개발 ,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활용, 교

원의 상호지원 등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통

합·재편성하고 전공별로 체계화함으로써,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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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목 적

⑴ 직업교육의 충실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현행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일부 전문교과는 교육내용이 너무

많고 ,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의욕을 유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과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

교육을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중복편성에 따른

교육적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교육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충실화를 도모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연계교육의 목적이 있다.

⑵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산업의 고도화·지식화·정보화에 따라 모든 직업분야에 관련된 지식·

정보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기초교육을 받은 자가

이를 바탕으로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평생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⑶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교육의 활성화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중등교육 단계에서 고등교육 단계로 이동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진학 욕구도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의

대학입시제도하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졸업자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자들은 대학에 진학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업계 고등

학교가 매년 쇠퇴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연계는

우수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의 기회를 보장하여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 학생을 모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전문대학, 특히 지방소재의 전문대학에는 양질의 학생자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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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가 )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96년 8월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정을 이수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무시험 전형으로 특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곧이어 교육부에서는 96년에 4개의 전문대학을 연계운영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였고 97년도부터 12개의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총 16개

전문대학과 52개 실업계 고등학교가 연계협약을 맺고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99년에는 교육부의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연계교육

평가지원사업으로 225개 실업계 고등학교와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40개 전문

대학이 1- 2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서 96년에 시작된 2+2 연계교육이

현재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전문대학 연계교육의 시범운영 사례로는 동양공업전문대학에서 공장자

동화과 등 6개 과에서 경기기계공고 등 8개 실업계 고교의 10개 과와 연계,

기존 교육과정을 검토한 후에 연계 교육과정(안) 도출, 공동작품 제작계획

등을 추진하였고 신구대학에서 조경과 등 2개 과와 수원 농생명 과학고의

식물자원과 (4개 코스 )와 연계하여 교재의 공동개발 , 주요 실습재료의 상호

교류 (종묘교환 등 ), CA D 교육 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추진하였으며 , 우송

공업대학에서는 환경공업과와 진산공업고의 환경공업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의 공동개발, 전문대학 진학 후 환경관리과 교과목 수강면제 등을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산업정보대학에서는 의상디자인과 등 10개

과와 울산생활과학고 등 9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13개 과를 연계해서 교육과정

개발, 교과내용의 재구성 (역할분담), 인적·물적 자원 교류, 학점인정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학교 중에는 1997년도부터 부산의 동의공고, 대전의 한밭여상, 전주의

전주공고가 교육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연구하고 있으며, 그 후 다수의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전체적인 특성은 <표 Ⅳ- 39> 와 같다(안성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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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39> 시범전문대학별 교육과정 연계운영 특성

대 학 명

연 계 대 상

연 계 운 영 특 성
대학
학과
수

고
교
수

연
계
선
발
인
원

동양공업전문대학 6 7 100
·고교→우수시설/ 많은 실습시간의 기능교육,

·대학→이론심화교육 중심으로 역할분담

신구대학 2 1 32

·고교→기초교육강화(별도반 운영)

·미국 T ech Prep의 연계이념 및 교육방법

적용

·연계모델 2+2+2→(안성산업대학과 산업

체 위탁교육과정 형태로 운영)

경남정보대학 7 7 260

·40명 별도반 편성 원칙

·연계대상고교의 1개 학과 해당학년 전

원을 연계교육대상으로 함

진주대학

9

(2계

열)

4 168

·계열별연계(상업계- 사회실무계열전학과

, 공업계- 공업계열 전학과)

·매학기 방학 중 40시간 별도 교육

전남과학대학 10 17 634 ·졸업학점의 10% (8학점) 선 이수 인정

천안외국어대학 3 2 94 ·월 1회 이상 연계운영위원회 개최

창신대학* 10 16 700

·하기, 동기 특강→20시간 기준

·방과 후 특별활동→주당 1시간 기준

·학점인정→수강생의 평가를 통해 인정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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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대학 2계열 10 185
·계열별 모집하여 전공코스와 연계

·입학전 예비대학→4주간 교육 실시

신성대학

1계열

5개학

과

8 320

·방학 중 기숙사 입주 특강 : 선 이수

학점 인정(3학점 : 48시간)→등록비를 받

고 입학 후 반환

우송공업대학 1 2 40

·전문대학과정에서 동일 교과과정 교

과목을 이원화시켜 강의→실업계출신

은 별도 세미나로 인문계 출신 재학

생들과 차별화

·40명 별도반 운영

대구산업정보대학 11 9 340

·학점인정→입학 후 평가를 통해 8학

점까지 선이수 학점인정

·연계대상학생 조기졸업 (3학기만에 졸

업)추진

벽성대학 4 4 675
·정상수업시간 내에 별도학급 편성으

로 별도 개발된 교재를 활용한 운영

울산전문대학 5 5 98
·연계모델 2+2+2(울산대학교 3학년 편

입협약)

대구미래대학 8 8 355

·별도학급 편성 불가

·고교 교육과정은 존치, 대학 교육과정

재편성

영진전문대학 1 4

2학

년

115

명

3학

년

100

명

·60명 (1개교 15명×4개교) 2개반 별도

학급 편성

·방학기간에 대학에 초청하여 오리엔

테이션 및 예비교육 실시 (전산,어학,

회계실무,인성교육)

주성대학

1계열

2개학

과

8 64명
·연계모델 2+2+2(충주대학교 3학년 편

입협약)

자료: 교육부 전문대학과 실업계고교사이의 연계교육 추진협의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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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연계교육과정의 운영내용

⑴ 교육과정의 재구성

실업계 고등학교의 2년과 전문대학 2년간을 연계하여 전교육과정 (4년간)을

계열성에 따라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⑵ 교재의 공동개발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 산업체 등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교재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충실하고 효과적인 학습 교재를 개발한다.

⑶ 실험·실습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활용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간에 우수한 실험·실습 시설 및 기자재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의 성과를 제고한다.

⑷ 교원의 상호지원

일부 교원으로 하여금 연계학교의 수업을 지원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제고하고 연계학교와의 일체감을 조성한다.

⑸ 기 타

o 전문대학에서 연계교육을 받은 학생을 우선 선발

o 운영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o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협력 (산학협동)사업 전개

o 연구결과, 도서, 자료, 각종정보, 간행물 등의 상호교환 활용 등

4 ) 연계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직업교육의 충실화, 교수- 학습의 효과성 제고, 직업기초교육의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계교육이 교육부의 재정지원 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이의 실행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 . 가장 큰 문제는

연계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보다는 전문대학에서 장래의

학생자원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법적·제도적 근거의 미흡, 운영 주체의

부적절, 운영 주체들간의 연대 부족, 2+1과의 상충 (노태천, 1997),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의 난이도가 높아 학습을 지도하기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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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이 과다하여 전문대학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어려운 점, 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과 전문대학자체의 예산확보 노력 및

산업체의 참여유도 노력이 부족한 점, 우선 선발 탈락자의 처리 문제, 일반계

고등학교와의 연계확대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안성로 외, 1999).

이와 같은 문제는 제반 현실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교육환경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연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전문대학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 연계교육에 대한 이해의 확대

운영 주체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연계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연계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계교육 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

하고 , 운영주체들에게 연수를 실시하여 연계교육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 ) 연계교육의 구체적 목표 설정

연계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크게 고등직업교육의 충실화, 교수- 학습의

효과성 제고, 직업기초교육의 강화 등 세 가지이나, 연계교육 추진기관에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으로 연계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연계교육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구체적 목표부터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 ) 연계교육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역할분담

현재와 같이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르는 행·재정적인 업무를 전문대

학이 혼자서 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역할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양 교육기관이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조정이 가능한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

고등학교에서도 연계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나아가서는 대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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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산업체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

전문대학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의 수요자는 산업체이므로 학생들이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갖추어 현장에서 제 몫을 다할 때 비로소

전문대학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계 교육기관

에서는 학생들이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 4년제 대학으로의 연계교육 확대

지금까지 고등학교 학생들이 연계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큰 동기는

전문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4년제 대학을 선호하고 있고 , 일부 4년제 대학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제를 시행하고 있어 실업계 고등학교

와 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등

학교와 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이 4년제 대학과의 연계교육으로까지 계속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바 ) 직업 기초능력의 배양

앞으로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직업능력을 갖추어야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기초능력이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이를 습득시킬 것

인가를 연구하여 이것이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과정에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사 ) 교육정책의 지속적인 추구

2+2 연계교육은 고등학교에서 2년 , 대학에서 2년 , 남자의 경우 군대 3년 등

최소한 7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서야 성패 여부가 판정되고 있다 . 따라서

연계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전문대학에서 실시

하는 연계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연계교육의 결과를 추적하는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연계교육이 바람직한

직업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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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대외홍보

연계교육의 최종 수요자는 산업체다. 지역사회나 산업체의 요구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서는 연계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 . 따라서 연계

교육의 준비와 실행 , 평가의 전 과정에 지역사회와 산업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 훌륭한 상품이 광고를 통해 더욱 잘 팔리는 것처럼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을 활성화시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연계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대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자 )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보장

현재와 같이 상급기관으로부터 통제와 간섭을 받는 상태에서는 고등학교

에서의 연계교육과정이 정규교육과정으로써 운영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연계교육과정이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서는 고등학교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차 ) 연계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의 보장

연계교육이 활성화되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2년과정과 전문대학 2년과정의 연계만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직업교육훈련을

계속적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개인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능력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상호연계하여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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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방안

1 . 기본방향

현재 전문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전문대학 나름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바 이를 실현

하려면 [그림 V - 1]과 같은 기본 구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학사운영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그림 Ⅴ- 1 ] 전문대학 학사운영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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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

○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7조 규정과 같이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

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 을 최우선의 교육목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 전문대학은 중추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써 타 고등교육기관과 차별되는

실무중심의 직업교육 을 특색있게 수행함으로써 전문대학 고유의 정체성

을 확립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 이를 행사해야 한다 .

○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21세기 산업사회의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특색있게

실행하려면 각 전문대학이 학교시설, 학생선발, 교원조직 , 학과 및 교육

과정, 교육방법, 학사관리, 산학협동,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교수 및 연구조건 , 평생학습, 학생생활 지원 등의 제반학사를 외부

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대학의 이념과 목표에 맞추어 보다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율권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이 제반학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 실시되던 전문대학에 대한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스스로

제고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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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은 하루빨리 성인중심의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지식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직업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적령기 학생중심의 종결교육체제에서 모든 성인에

대한 계속교육과 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하여

산업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평생직업교육기관

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정규교육 프로그램 외에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중단기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령기 학생의 감소

에 따른 새로운 성인교육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지역사회에 거점을 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써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수요를 수용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기를 원하는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열린 학사운영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전문대학은 직업능력을 개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 ,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 학사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열린 학사운영체제에서는 학생선발 방법을 다양화하여 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공급자인 교수의 편의와

의도에서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의 필요에 의해서 전공과 교과목을

선택하고 , 전공을 수정할 수 있으며 , 수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선택권이 최대한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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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대학 내뿐만 아니라 대학간 , 직업교육기관 사이에서 학생들의

입출이 용이하며 이들 교육기관 사이에 교육경력을 상호 인정하는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직업세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나 교수중심의 경직된 직업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산업사회에서 요구

되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식정보화사회의 급속히 변화·발전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여 경쟁력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계열화, 전공

코스제, 다학기제, 특별과정 , 주문식 교육 등의 학사운영체제를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변형할 수 있도록 가변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 직업인의 직업능력을 보다 심화·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써 산업체로부터 요구되는 경쟁력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연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업능력을 심화·확대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직업기초교육과 전공교육을 연계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와의 연계교육,

전공을 다양하게 적용·응용할 수 있는 복수전공제 , 전공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 전공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확대할 수

있는 4년제 대학과의 연계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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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정규과정 외에 다양한 기간과 학점으로 운영되는 자격증 취득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모든 성인의 직업교육훈련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

2년∼3년의 전문학사 학위과정만을 개설하는 경직된 학사운영체제에서 벗

어나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연한 학사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연계하여 교육기간이나 취득학점이 다양한

자격증과정을 개설하여 모든 성인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규과정 외에 다양한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성인들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2 . 개선방안

가 . 학사제도 개선방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성인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대학의 학사운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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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선발방법

전문대학의 입학자격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성인들이 고등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 고졸자격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교육법에 의하면 전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은 고등학교 졸

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대학이 학생들

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입학을 유도해야 한다. 즉, 성

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다

양한 직업경험이나 대안적 교육경험을 고졸자격으로 인정하여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규교육기관을 다니지 않고 가정교육을 받은 학생 (hom e edu cat ed

stu dent s ), 대안학교를 이수한 학생에게도 일정한 양식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것으로 고졸 자격을 인정한 후에 준학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우리 전문대학에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임시직, 시간제, 용역직 등으로 근무한 직업경험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간주하여 전문대학의 입학자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정규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만이 인정되고 있어 시간제 근무

자나 임시직 근무자는 총 근무기간이 18개월이라 넘더라도 전문대학을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러나 향후에는 시간제 또는 파견제 등의 고용

형태가 증가될 것이므로 산업체 근무경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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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여성인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가사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으므로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가정

에서의 노동경험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전문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부합되는 우수한 학생들을 보다 많이 선발할

수 있는 독자전형 기준을 폭넓게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

○ 독자전형을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자체를 다양화·특성화

·전문화시켜야 한다.

전문대학이 다양화·특성화·전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전

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특정분야의 특기자

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들이 입학한 후에도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계속해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

육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독자전형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학과의 교육

목적과 교과과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독특한

전형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종래의 수학능력고사 성적이나 내신성적 위주의 선발방법에서 학력

외에 특기, 자격, 입학동기, 학습의욕 등을 다면적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전형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대학 측과 지원자가 수 차례에 걸쳐 면접과 상담을 실시하여 시험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개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현재의 능력보다 학습

을 통해 개개의 학생이 신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여 이를 전

형기준으로 대학에 입학을 시키는 전형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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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입학 희망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하여 입학생을 선발

하는 인터뷰 입학제도는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의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전문대학에의 진학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를 우리 전문대학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추천입시 제도에서는 장학생, 귀국자녀,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추천입학 외에 각종 대회의 입상자, 자원 봉사자, 가업을 계승할

자, 지역사회에 공헌한 자 등과 같이 개성이 뚜렷한 학생들을 입학시

킬 수 있는 독자전형 기준을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 자격증소지자, 학위소지자, 고시합격자, 특기자 등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인정하여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

거나 이들의 입학을 확대하기 위하여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전형기준을 개발하여 우수한 학생자원을 선발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유형별로 전

형기준을 개발·적용할 수 있다.

① 자격증이나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수준(국제 수준의 기관, 국가

수준의 기관, 시·도 수준의 기관 등)

② 지원학과 및 계열과 해당 자격증 및 인증 과의 동일 계열성

③ 자격증 취득의 곤란도

④ 취득한 자격증의 수 등

예를 들면, 전산관련 학과의 지원자가 정보관리 기사 1급 자격증과

폐기물처리 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정보관리 기사 1급

자격증에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폐기물처리 기사 1급 자격증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총점을 산출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학생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평가기준에 의거

하여 총점을 계산한 다음 여러 등급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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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이 특별전형 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특별전형을 특차모집으로 시행한다 . .

○ 전문대학이 대학과 학과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별 전형기준을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대학이 학과나 전공의 특성에 따라 특별 전형기준으로 선발되는

학생의 비율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전형은 정시모집시에 일반전형과 동시에 전형하지 말고 특차모집

시에 시행함으로써 특별한 기준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이 그 대학에

입학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2 ) 수업연한과 학기제

○ 고교생, 전문대학생, 전문대학 교직원, 산업체 인사들 중에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2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들은

전문대학에서는 수업연한의 부족으로 교육과정이 무리하게 운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어려

움이 많으므로 수업연한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전공에 따라 자유롭게

수업연한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대학이 수업연한을 3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 전문대학이 수업연한을 산업체의 요구와 전공의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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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의 직무능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수업연한을 3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

수업연한을 3년 내에서 연장할 경우 자격증 취득 , 취업, 임금 등이

어느 정도나 향상되는지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 4년제 대학에서도 졸업학점을 낮추어 수업연한을 줄이자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이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면 단기 고등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기 전에 학생자원의 확보와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전문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수업연한을 3년으로 늘리더라도

총 정원은 변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입학정원이

80명으로 1, 2학년의 총 정원이 160명인 학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라도 1, 2, 3학년 총 정원은 160명이 되도록 신입생을

80명에서 54명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행의 수업연한 2년을 유지하면서 다학기제 , 전공심화과정 , 복수전공제

등을 도입 , 시행하여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 일부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과명으로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전문대학의 3년제 학과도 다학기제를

도입하여 2년제 학과로 운영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바, 전문

대학에서 다학기제를 도입하게 되면 수업연한을 연장하지 않고서도 동일한

교육효과를 올리고, 단기 직업교육기관으로써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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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전문대학에서는 수업연한 2년에 120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업

주수를 늘린 다학기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 보다 많은 전문대학들이 1년 이내에서 이수가 가능한 전공심화과정을 개설

하여 졸업생들이 수업연한 2년에 습득하지 못한 전공 지식과 기술을 추가로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복수전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전공을 개설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직업능력을 전환시

키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복수전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복수 전공자의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3년까지 확대하여 허용한다.

전공분야나 자격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학점을 정하여 이를 이수

하면 학위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의 학년제나 학기제의

개념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학점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 평생교육이란 관점에서 학년이나 학기라는 개념을 벗어나 전공분야나

자격별로 소요되는 학점을 정하고 해당 학점을 취득했을 때에는 전문학사

또는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학점제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학사평가(accreditat ion )기구를 설치하여 전공별 또는 과정별로 이수해

야 하는 학점수를 정하고 이의 타당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승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

학점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학기제를 도입하여 해당 전공에서 요

구되는 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수업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조기에 졸업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학점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2년제 정규과정만이 아니라 6개월∼2년

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격증과

정을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현행의 교육체제에서는 특별과정으로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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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맞추어 적합한 다학기제를 선택하여 운영한다 .

○ 2년이라는 수업연한을 최대로 활용하여 산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학기제를 도입·운영한다.

○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맞는 다학기제(1년 3- 5학기)를 선택하여 운영하되,

다학기제 운영 유형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8주 4학기 또는 10주 3학기로 동일한 수업주 배분(총수업주 동일)운영

–실습학기 도입 용이

–선후수과목 배분 용이

–수업손실 감소

–학기당 이수학점 및 과목수 감소로 집중교육 가능

–타 교육기관과 상이한 학기운영으로 연계활동 곤란

–행정업무 증가

5주∼6주의 계절학기와 일반학기를 혼합하여 운영하거나 12주 3학기운영

–1년 36주 이상으로 총 취득 학점 증가

–대학의 인력과 시설 이용 증대

–조기졸업으로 취업활동 용이

–세부전공제 운영 용이

–복수전공제, 부전공제 운영으로 다기능전문교육 가능

–실습학기 도입 용이

–선후수과목 배분 용이

–학기당 이수학점 및 과목수 감소로 집중교육 가능

–타 교육기관과 상이한 학기운영으로 연계활동 곤란

–교육 및 행정업무 증가

–교육시설투자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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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기제 (8주 4학기와 5- 6주 단기 계절학기 운영)

–대학의 인력과 시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다학기제의

장점이 모두 활용될 수 있으나 교육 및 행정업무와 교육시설 투자의

증가로 대학내부의 불만요소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 다학기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조기졸업이 허용되어야 한다: 수업연한 6개월 단축

복수전공제와 부전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학점당 등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학기당 신청학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증대한다.

○ 다학기제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2학기제와

유사한 형태부터 도입하여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

현행의 2학기제와 가장 근사한 1년 3학기제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Ⅴ- 1> 1년 3학기제의 운영

사 항
I안 II안

1학기 2학기 3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주 수 15주 8주 15주 15주 6주 15주

일 자
3월1주∼
6월2주

6월4주∼
8월2주

9월1주∼
12월2주

3월1주∼
6월2주

6월5주∼
8월1주

9월1주∼
12월2주

이수학점 15학점∼
24학점

8학점∼
12학점

15학점∼
24학점

15학점∼
24학점

5학점∼
8학점

15학점∼
24학점

최대학점
이수시 주당

시간
36시간 34시간 36시간 36시간 30시간 36시간

최대학점
이수시

일당시간

7시간∼
8시간

6시간∼
7시간

7시간∼
8시간

7시간∼
8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최대학점
이수시

졸업학점
취득시기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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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안과 II안의 차이는 2학기의 기간으로 I안은 8주 동안 8 - 12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II안은 2학기의 기간을 단축하여 6주 동안 5 - 8학

점을 취득할 수 있다.

- 8주로 운영하는 경우, 1학기가 끝난 후 1주의 휴업기간이 있어

성적처리 등으로 학사운영이 복잡해 질 수 있으며 하계방학이 2주

정도로 짧아진다. 또한 가장 더운 시기에 수업을 실시해야하므로

냉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 6주로 운영하는 경우 , 1학기가 끝난 후 2주의 휴업기간이 있어

학사처리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며 주당 수업시간이나 일일 수업

시간에 여유가 있고 하계방학도 3주로 길어진다 . 따라서 학교의

운영 측면이나 학생의 방학기간에 대한 요구를 감안할 때 2학기를

6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2학기제와 6주로 운영하는 2학기가 포함된 3학기제를 비교하면

< 표Ⅴ- 2> 와 같이 3학기제는 연간 총 36주 동안에 수업이 실시되므로

대학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기간이 짧은 것도 보완이

되고 특히 현장실습 학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기졸업이나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1학년 1학기부터 학점을 최대한

으로 이수하면 2학년 1학기에 졸업학점 (80학점 )을 모두 이수할 수

있으며, 1학기와 3학기에 20학점씩만 이수해도 2학년 2학기에는 졸업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므로 조기졸업이 가능하며, 2학년 3학기에는

취업을 하거나 인턴사원으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10월부터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3학기제를 채택하면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 취업활동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기졸업이나 취업보다 여유있는 대학생활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당

이수학점을 줄여 과외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원수강에 등록하거나

자율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3학기제 운영에 부수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개설 학점과 학기의 증가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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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하는 교수의 연구 및 강의 업무의 감소 또는 보상방안

증대하는 학사지원 행정업무의 감소 또는 보상방안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 및 유지보수 방안

<표 Ⅴ- 2> 현행 2학기제와 3학기제의 비교

항 목 2학기제 3학기제 비 고

학기당 수업주수 15주 x 2 15주 x 2, 6주

연중 총 수업주수 30주 36주

학기당 신청 학점 15학점∼24학점 15학점∼24학점 , 5학점∼8학점

총 개설 학점 96학점 내외 110학점 내외
졸 업 학 점 80학점 내외 80학점 내외

주당 수업시간 최대 36시간 최대 36시간 50% 실습학점 가정
현 장 실 습 4주 6∼15주
현장실습시기 동 , 하계방학 2학년 2학기 또는 3학기

현 장 실 습 이
수 학 점 1학점 2∼4학점

학점단위
이수

이론 1시간x 15주=1학점 1학점당 15시간

실습 2시간x 15주=1학점 1학점당 30시간

휴 업 기 간

하계방학 (12주 )
1,2학기 사이 2주
2,3학기 사이 4주

1,2학기중 1주의 휴
업기간을 두면 축제
·체육대회·동아리제
등 학생활동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
없으나 주수는 1주씩
밀리며 ,
하계·동계방학이
1주씩 감소 .

동계방학 (10주 ) 동계방학 (10주 )

등 록
1학기 : 2월 중순

2학기 : 8월 중순

1,2학기 : 2월 중순 통합 징수
3학기 : 8월 중순

점진적 분리징수

입학전형 1, 2월 중 1, 2월 중
졸 업 식 2월 초 2월 초

입 학 식 3월 초
2월말 또는 3월 2일
(3월 1주 강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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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

전문대학 운영체제에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를 도입하면 각 단위 학과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릴 수 있으면서 이들이 서로 총합되어 전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

게는 전공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의 운영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 계열의 단위구성, 전공의 신설 및 폐지 근거와 방법, 객관적 타당성있는

운영 등을 위한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의 운영 규정 을 제정하여 교원

조직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학교의 시설과 장비 , 그리고 교수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계열화와 세부 전공제를 통해 학과체제를 실질적으로 통폐합하기 위해서

는 재정지원과 연계되는 전공 (학과) 평가제를 실시하여 교육부의 재정지

원과 연계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대

해야 한다 .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부여해야 한다.

모집단위를 계열화한 경우에는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전공별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언제라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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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입학 직후에 전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수강편람을 제공하

여 , 전공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의 합리적인 전공선택과 학업계획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진로 지

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전공이 운영됨에 따라 새로운 전공의 개설이나

비 인기 전공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

○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전공이 운영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수요가 많은 전공의 경우에는 교원과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를 추가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 수요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한다 .
수요가 적은 전공의 경우 폐강기준을 완화하고 최저정원제를 도입하여

일시적 수요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한다.

계열화의 시행으로 계열소속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이 낮아지지 않도록

전공동아리 등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

학생들이 계열내의 기초과목을 공통으로 수강한 다음 각자가 선택한 세부

전공을 수강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전공별 동아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를

임명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수들이 계열중심의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 및 담당

교과목 선정방법 등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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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의 연구활동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전공중심의 사고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필수 교과목을 최소화하고 기초과목의 공동개설을 확대한다.
교과과정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계열운영위원

회를 운영한다.
공동 강의제 (t eam teachin g ), 전공과목 윤번제, 선택과목 윤번제를 활성

화하여 교과목에 대한 교수- 학습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강의시간이 줄어

든 페강과목 담당교수를 연구교수, 강의교수. 행정교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국내외의 전문대학 사이에 교수교환제를 실시하여 교수의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

계열화가 시행됨에 따라 교수와 학생간 , 선후배 학생들간 연대의식의

부족과 학생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교수제를 실시하거나 ,
계열단위 행사들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 .

○ 지도교수제를 도입하여 학업, 전공선택 , 취업 등에 대한 진로지도를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학생별 지도교수제 등을 통해 학생지도를 보다 철저하게 실시하여 학생

들의 중도탈락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
○ 학교축제는 물론 연구포럼, 문화제, 전공동아리 등의 각종의 행사나 활동을

계열 단위로 활성화시킨다.

계열화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제반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확립하고 , 아울러 종합적인 대학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 대학의 행정체제를 계열화에 맞추어 재구축해야 한다.

계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를 정규보직으로 임명하고, 동시에

전공별로 전공주임제도 실시하여 계열 내의 행정체제를 확립한다.
계열별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공의 신설과 폐지가 자유롭게 시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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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계열 책임자에게 학사운영권을 부여한다.
계열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열단위에 전담 직원을 배치한다.

4 ) 복수 전공제 및 부전공제

전문대학에서도 복수 전공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다기능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서도 복수 전공제와 부전공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육법 시행령 19조의 ①항과 ②항에 복수전공 이수와 전공인정 최소학

점 적용을 대학으로 한정시킨 것을 전문대학까지 확대시키는 것으로 개

정한다.
○ 전문대학에서의 복수전공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전공인정 최소학점

– 140학점을 이수하는 4년제 대학은 졸업학점의 1/ 4∼1/ 6에 해당하

는 35학점∼65학점을 이수하면 전공을 인정하나 그 비율을 전문대

학에 그대로 적용하면 20학점∼13학점을 이수하게 되어 직업교육

의 질적 저하를 초하게 된다. 전문대학의 졸업학점과 수업연한을

고려하여 대학에 적용하는 비율의 2배에 해당하는 졸업학점의 1/ 2

이상의 학점, 즉 4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전공을 인정하고, 전공인

정 최소학점을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 제 1전공에 개설된 교과목과 제2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이 동일한

경우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학기운영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2년이므로 4년제 대학과 같이 수업연한 2년

내에 복수전공을 이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학기제를 도입하여

2년 동안 복수전공에 요구되는 학점을 이수하거나 현행 2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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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졸업 후 1년을 더 수학하여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 예를 들면 ,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50학점

으로 정하면 총 이수학점은 교양 10학점, 제 1전공 50학점 , 제 2전공

50학점을 합하여 총 110학점이 된다. 1년 3학기로 36주를 수업하는

다학기제를 운영하면(표33, 표34 참조 ) 2년 내에 복수전공이 가능하

다. 2학기제에서는 2년간 최대 이수학점이 96학점이므로 1학기만

더 이수하면 복수전공이 가능하며 , 한 학기에 최대 이수학점(24학점)

을 이수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2년에 6학기를 계속 이수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은 학기당 이수학점을 낮추어 학점을 취득해도 3년 6학기

를 동록하면 복수전공이 가능하다 .

복수전공 신청시기

- 학생들에게는 입학 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진로탐색 시간이

필요하므로 복수전공 신청은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학점의 1/ 2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 2학년 1학기 개시 전에 소속학과에 신청

하도록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진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3년 이내에 제2 전공의 전공인정 최소학점의 이수가 가능한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복수전공 신청자격

- 취득한 전체 교과목 학점의 성적평점 평균이 B° (3.0) 이상인 학생

복수전공 학과범위

- 다양한 전공교육을 통해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실용력있는

지식과 기술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열

또는 학과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복수전공 학위수여

- 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본인이 입학한 학과 즉, 제1전공의 졸업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한다.

- 복수전공 학과에서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증에

복수전공을 표시하거나 또는 2개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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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수업연한

- 제 1전공 및 복수전공의 통산 수업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

복수전공 기회부여

– 복수전공을 위해 졸업생도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되 수학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 졸업생이 졸업전에 취득한 교과목이 제2 전공학과에도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되 제1 전공의 학과목과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대학에도 부전공제를 도입하여 주 전공이외의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주전공의 인정학점을 이수하고 부전공의 인정학점을 더 이수하면 전공의

범위가 넓어져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실용력있는 다기능 전문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다.

교육법 시행령 조항의 부전공 인정대학에 전문대학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 전문대학에서의 부전공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부전공 인정학점

– 졸업학점과 수업연한 내의 최대 이수학점을 고려하여 전공인정

최소학점의 1/ 2학점을 취득하면 전공을 인정하며 , 부전공 인정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예컨데, 전공인정 최소학점이 50학점이면

부전공 인정학점은 25학점이 된다.

– 제 1전공에 개설된 교과목과 제2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이 동일한

경우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부전공 신청시기

- 2학기 이상을 등록한 학생에 한해 2학년 1학기 개시 전에 소속학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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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도록 하고, 3년 이내에서 부전공 인정학점의 이수가 완료되는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전공 신청자격

- 취득한 전체 교과목 학점의 성적평점 평균이 B° (3.0) 이상인 학생

부전공 학과범위

- 보건계 학과와 사범계(유아교육과)를 제외한 전계열 또는 전학과

부전공 인정방법

-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주전공 학과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부전공을 인정하며 부전공 인정학점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증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사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다학기제를 운영해야 한다.

학점당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

학기당 신청학점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5 )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 졸업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공심화

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전문대학 졸업자의 재교육을 위해 관련 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양한 전공심화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산업체의 인력수요와 특정직종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전문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전문대학 졸업생이 곧바로 전공심화과정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수개월의 단기 교육과정에서부터 1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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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교육과정까지 교육기간이 다양한 전공심화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인접학과의 졸업생은 자신의 전공을 심화시키고 다른 학과의 졸업생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동과정으로 운영한다.

전문대학이 전공심화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 총 120학점을 취득하면

4년제 대학의 4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4년제

대학의 경우 전공인정 최소학점이 현재 35학점이므로 4학년 과정만

이수해도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

전문대학의 전공학과와 동일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 120학점을

취득하면 기사 (종전기사 1급) 응시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전공심화과정의 학습과목이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심의를 받지 않고

서도 학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6 )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인정

전문대학의 시간제 등록정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

○ 미국의 전문대학 (com m unity college )에 등록한 학생의 1/ 2 이상이 시간제

등록생이라는 것을 참조해 볼 때 성인의 계속교육을 활성화하고 전문

대학을 성인중심의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하려면 현행의 시간제 등록

정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선발 비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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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에 다양한 비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시간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 사회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이나 학위와 상관없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식과

기술을 확장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에게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졸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학위취득을 위한 정규과정 이외에 특정

과목이나 특별과정, 특히 자격제한이 없는 자격증 과정이나 그 외의

비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학력에 구애됨이 없이 많은 성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타 직업교육기관과 교육내용 , 학점 ,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순환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상호간의 학점인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

○ 졸업학점의 1/ 4범위 내에서 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한 현행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사이에 학생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조기 졸업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타 대학 학점인정을 포함하여 80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고쳐져야 한다.

학점등록제를 확대 실시한다.

학점등록제가 실시되면 타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에 대해서만 등록하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훨씬 용이

하게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인정 최소학점이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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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타 대학의 학점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전공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즉, 전문대학에도 전공인정 최소

학점의 범위가 규정되어야 한다.

학점인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

○ 현행의 규정에서는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만 당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기관의 교육 프로

그램에 대해서도 적절히 평가하고 인증하여 이를 전문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다양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성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학위 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력에 가름하는 성인의

다양한 직업경험이나 대안적 교육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

토해야 한다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한 시행령 참조).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도 종목과 급수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 .

○ 자격취득자가 동일과목을 중복적으로 이수하는 비효율성을 피하고, 자격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타 대학의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졸업학점의

1/ 4) 자격증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학점은행제에서 자격증의 종류와 급수에 따라 2- 40학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 전문대학간 협의를 통하여 자격증의 종목과 급수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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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과 및 편입학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내 외에서의 학생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

○ 전문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에 편입학하는 것 외에 교내 외에서의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학생들이 진로를 수정하지 못하는 현행의 학사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자신의 적성과 전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학생이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수정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 내에서의 전과의 제한을 완화하여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는 전과는 동일계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과인원은 학과정원의 10% 이내 또는 전과하려는 학과에 결원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과 시기는 2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

학기에 전과를 신청하도록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전과하는 학생

수는 미미하다.

○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공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규정하고, 언제라도 전과하여 전과한

학과의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이수하면 해당학과 및

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동일계열 제한을 폐지한다.

학기제한을 폐지한다.

- 198 -



전과인원을 교육법에서 규정한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전과가 보다 용이해져서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이 자유로워진다면

학과와 교수들은 학생보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학습자와 산업사회의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전문대학사이에도 편입학이 용이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전문대학간의 편입학은 전학교에서 등록한 학과와 동일계에 한하여 허용

되며 ,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 전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2학년 초에 한하여 편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졸자들이 정원 외 입학을 통해 편입학하고

있는 사례이외에는 전문대학간의 학생이동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 전문대학사이에서의 편입학의 활성화는 학생의 보유를 위해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간의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전

문대학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게

되므로 전문대학간의 편입학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문대학간에 학생이동이 용이하도록 시행학칙을 개정한다.

전문대학 학칙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일계에 한해서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제한을 삭제한다.

편입학 후에 이수하는 학점에 중점을 두어 졸업학점 범위 내에서 특정

전공의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이수하면 해당 전공의 졸업을 인정한다.

나 . 교육과정 개선방안

최근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실무능력을 최대한으로 습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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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심은 주문식 교육과정과

연계 교육과정이다 . 이와같이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1) 주문식 교육과정

주문식 교육은 직업세계의 전문화·세분화 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대학의 특성화 방안으로 산학협동 내지는 산학일치 차원의 현장

중심교육의 직업교육 형태이다 . 따라서 주문식 교육을 통하여 수요자인

산업체는 교육의 전과정에 참여하여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함으로써

재교육을 시키지 않고서도 현장직무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현장업무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급속히

변화·발전되고 있는 직업능력을 습득시킬 수 있는 주문식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

철저한 직무분석을 위하여 전문대학 간 콘소시엄을 구성하고 직무별로

필요한 기본능력을 분석하여 직무별 표준화 모델을 구성한다.

○ 각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능과 기술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과목을 추출하여 주문식 교육과정을 개발·제공한다.

주문자인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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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이 산업체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규과

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기보다는 지역별 , 업종별, 직무별 특성에

맞추어 장·단기 또는 정규·비정규의 재교육·향상교육·심화교육 등

여러 교육수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주문식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학간 또는 산업체간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한다 .

주문식 교육이 개별 전문대학과 업체사이에서 1 : 1의 관계로 운영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가능하면 여러 전문대학과 산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질 높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주문식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업체와 전문대학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

주문식 교육의 성공 여부는 전문대학과 산업체간에 얼마나 긴밀한 협조가

실행되느냐에 달려있으므로 즉흥적이고 일회성인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

하기보다는, 긴밀한 협력관계하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기술지도 , 사원교육 , 정보교환 , 현장연수 , 전공심화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업체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학간 긴밀한 협조와 연계를 통해서 전문대학과 산업체가 갖고 있는

각종의 실험실습 시설과 장비들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이용하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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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문식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문식 교육에 관한 각종의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

주문식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현장의 실무능력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자료와 실험실습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재정지원과 연구비 지원, 그리고 교수들에 대한 연수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산업체에서의 현장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전문인력을 세부

전공별 교수요원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 .

주문식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현장중심적인 실무능력을 교육시켜야

하므로 신임교수를 초빙할 때에는 산업체에서 풍부한 현장경험을 쌓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 초빙교수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중의 하나이다.

주문식 교육의 시행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주문식 교육으로 전문대학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첨단 실험실습 시설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주로 재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립 전문대학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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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계교육과정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미래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연계교육의 주체가 되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와 전문대학 교수들의

연계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 아울러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

연계교육의 시행 주체인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와 전문대학 교수들이 연계

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연계교

육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 대한 연계교육 홍보방안을 마련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

하고 상호간의 교류·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 이에 따른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야 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사이의 보다 긴밀하고 원활한 협력을 통해

연계교육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서는 각자의 학교를 종국교육기관

으로 설정하여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연계교육을 실시

하려면 먼저 교육내용이 적절히 연계되는 새로운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실험실습 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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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학교가 가까이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두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활용

대상을 교내의 시설과 장비에 국한하지 말고 전문대학과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산업체의 시설이나 장비들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연계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두 학교의 교원들이 교환

수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미 각 교수에게 배정된

수업시간을 감안하여 수업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이미 학습한 교육내용을 전문대학에서 중복적

으로 학습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업계 고등학교는 물론 인문

고등학교의 직업과정과도 잘 연계되도록 배려한다.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특강을 수강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대학이 연계교육을 주도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나 산업체의

인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연계교육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역할분담

방안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연계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산업체 3자간의 공동협력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연계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확대보다는 연계

교육의 제반 여건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계교육은 교육적으로 장점이 많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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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범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를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연계교

육이 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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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결론 및 제언

현재 전문대학은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전문대학 진학자가 감

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대학 학생자원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문대학 학생의 질은 떨어지는 반면, 산업체에서는 미래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보다 심화된 전문능력과 응용력을 갖춘 졸업생을 요구하고

있어 교육자원의 질과 기대하는 교육산출과의 간격이 크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은 우선 성인의 재교육과 계속교

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인중심의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열

린 학사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산업체를 비롯한 수요자중심의 교

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교육함

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학사운영실태 분석에 근거하여 성인의 평생교

육적 요구를 수용하여 전문대학 학생자원을 확보하고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

대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열린 학사운영체제 구축방안과 산업체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주문식 교육과정과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열린 학사운영체제의 구축과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

운영방안이 전문대학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자면 무엇보다도 전문대학 자체에

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또한 이를 실

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뒤받침이 있어야 한다. 재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립전문대학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

이 필요하며, 재정지원은 열린 학사제도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

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전문대학이 대학의 특성

과 여건에 맞추어 특성화된 학사운영체제를 실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

하며, 전문대학이 성인의 평생교육 수요를 수용하고 학습자의 선택을 존중

하는 학습자 중심의 열린 학사운영체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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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수 정 안 비 고

령 19조 (학생의 전공이수)
대학 및 산업대학에만 적용
① 전공이수사항
②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

령 26조 (수업연한의 단축)
대학 및 산업대학에만 적용

령 53조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등)
②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

10/ 100

령 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교육
부장관이 정하는 과로 한다.

령 59조 ③ 전공심화과정 등록자격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자로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6.
위탁생의 선발기준 - 산업체에 1년 6개
월 이상 근무중인 자

법 33조 (입학자격)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문대학까지 확대 적용

전문대학까지 확대 적용

정원 범위 확대

법 제4조 ① 항에 의거
학칙으로 정한다.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삭제

임시직, 시간제 , 파견직의
근무경력 인정방법 고안

고졸자격 확대 인정 방법
(예:자격증) 고안

복수전공, 부전공제
시행 및 세부전공제·
전과·편입의 활성화에
필요

다학기제, 학점 은행제,
학점당 등록제 활성화에
필요

시간제 등록, 학점은행
제, 학점당 등록제 활
성화 및 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필요

전공실무교육 강화에
필요

전공심화과정
활성화에 필요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필요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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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 Colleges in Korea are tw o or three year post - secondary

institutes with emphasis on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

T here are 161 junior colleges , 145 private and 16 national/ public,

with approximately 600,000 student s attending , as of 1999.

T his study is an at tempt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college education program s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urrounding environment , educat ional practices , and the

problem s of the college education system in all it s aspect s .

T his study is also to provide individual colleges with concrete and

pract ical guidelines for reforming their educational sy stem s and

program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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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specific objectives addres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 s :

1) T o ident ify the characterist ics and roles of college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in the age of unexplosive increas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

2) T o identify the current problem s , trends and is sues of college

education .

3) T o clarify the future directions for college education responding

to rapid change in industrial and occupational st ructures .

4) T o review the reform s and improvement s of selected foreign

countries in college education .

5) T o as sess the needs for improvem ent in college education .

6) T o suggest the future direct ion s for enhancing college education

in a knowledge- based society .

And the specific subject s examin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 s :

1) Customized educat ion & training program s

2) Grouping & subdividing of m ajor studies

3) ' 2+2 ' (vocational high school- college) connected program s

4) 'Post - graduation cour ses ' as cont inuing study program s

5) Student selection methods

6) Length of study & school term s

7) Double major s & minors

8) Part - time registration & credit bank syst em

9) Change of major & transfer

T his study was conduct ed by 1) reviewing all the available

literature- both domestic and foreign , regarding vocat 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at the post - secondary level, 2) intervi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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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3) surveying faculty and st aff members of junior colleges in

depth by using an extensive quest ionnaire, as w ell as 4) holding

meetings and consulting with expert s in the junior college

education field .

From this study , some major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college educat ion are suggest ed, and their basic principles are

summ arized as follow s :

1) Junior colleg es should uniquely ident ify them selv es as higher - education

in stitutes focusing on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

2) Autonomy should be given to the individual colleges in decision

m aking with regard to their school affair s including the length

of school year .

3) Colleges should establish a life- long vocational education sy stem for

adult s in their communit ies .

4) Colleges should establish an open and customer - centered education

syst em in order to provide the student s with more choices and

m ore opportunities to learn .

5) Colleges should equip them selves with a flex ible sy stem responding

to the variable of occupational requirement s

6) Colleges should offer int ensive cour ses or program s for their

graduate workers to deepen and expand occupational competency .

7) Besides typical, two- year associate degree program s, colleges

should offer various program s such as non - degree courses ,

qualification courses , or certificate courses , and diver sify the

t erm (length of school year ) and credit s (to be earned) of the

program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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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방안 설문지

부록 2 . 전문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현장방문

조사지



[부록1]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방안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전문대학은 중견직업인의 양성을 통해 우리 나라 산업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학생자원의 부족,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전문대학 위상 변화, 그리고 고등교육의 개방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방안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향후 전문대학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 전문대학에서 헌신하고 계신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어 가능한 한 어떤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며,

분석 과정에서 통계처리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됨을 분명히 밝혀 드립

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가 6월 25일 (금 )까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 도착될 수 있도록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하시거나 팩스로

전송하여 주십시오.

귀하와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본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 6.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화: (02) 3498- 5732

팩스: (02) 3498- 563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화: (02) 784 - 5542

팩스: (02) 784 - 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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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 번호에 표시

하시거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① 행정보직교수 ② 학과장 ③ 평교수 ④ 행정직원 ⑤ 기타 : ______

2 . (교수인 경우에 ) 귀하의 해당 계열은 ?

① 공업계열 ② 농수해양계열 ③ 간호보건계열

④ 가정계열 ⑤ 사회실무계열 ⑥ 예체능계열

3 .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입학정원은 ? ______________명

4 . 귀하의 전문대학 재직 경력은 ? _______________ 년

Ⅰ . 다음은 전문대학의 학사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입니다 . 해당 번호에

표 표시해 주십시오 .

1 .1 미래사회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전문대학의 아래 기능들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 보통 중요하지 전혀 중요
중요하다 하다 이다 않다 하지 않다

5 4 3 2 1

①단기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직업인 교육 □ □ □ □ □

②평생교육기관으로 성인의 계속교육 □ □ □ □ □

③4년제 대학 편입교육 및 교양교육 □ □ □ □ □

1 .2 미래 사회에서는 직업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직업기초능력(어학,

정보처리, 의사소통, 문화이해, 문장능력 등)이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대학은 직업기초능력과 전문직업 (전공)능력 중에서 어떤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직업기초능력 ② 전문직업 (전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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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대학지원 학생수의 감소와 평생교육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고등교육이

성인 중심의 열린교육 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열거된 학사제도의 내용을 어느 정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우 중요 보통 중요하지 전혀 중요

중요하다 하다 이다 않다 하지 않다

5 4 3 2 1

① 수업연한 다양화 □ □ □ □ □

② 전과의 자유화 □ □ □ □ □

③ 편입의 활성화 □ □ □ □ □

④ 학생선발방법 다양화 □ □ □ □ □

⑤ 시간제 등록 확대 □ □ □ □ □

⑥ 타기관 취득 학점인정 확대 □ □ □ □ □

⑦ 다학기제(3,4학기) 운영 □ □ □ □ □

⑧ 학점당 등록제 실시 □ □ □ □ □

⑨ 계열화와 세부전공제 □ □ □ □ □

⑩ 유망첨단학과의 신설 □ □ □ □ □

⑪ 연계 교육과정 운영 □ □ □ □ □

⑫ 다양한 비학위과정 개설 □ □ □ □ □

Ⅱ . 다음은 전문대학의 학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2 .1 전문대학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수의 자질·능력의 제고 ② 교육 환경의 개선

③ 교과과정의 현장 적합성 ④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

⑤ 학생의 선발방법 ⑥ 사회와 기업체의 인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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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전문대학의 미래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취업활동이 우수한 대학 ② 특성화된 교육을 하는 대학

③ 실무중심교육을 하는 대학 ④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

⑤ 시설·설비가 충실한 대학 ⑥ 국제교류·협력 중심의 대학

2 .3 전문대학 발전방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산학협동체제 구축 ② 정보화 및 외국어 활용능력 신장

③ 전문직업인의 기능 교육 ④ 특성화된 전문대학: 전공심화교육

⑤ 첨단정보시설의 확충 ⑥ 학생의 선발 및 관리의 질적수준

2 .4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대로가 바람직함 ② 3년제로 연장이 바람직함

③ 전공에 따라 수학연한을 자율화 (예: 6개월과정∼3년과정)

④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5 현행 학기제는 1학기를 15∼16주로 하여 1년 2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1년을 단위로 수업 주수와 학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2학기 (30∼32주)가 적합하다

② 학기를 늘리되 수업 주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예:4학기, 각 8주씩)

③ 학기도 늘리고 수업 주수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 3학기; 계절학기

6주 포함하여 38주 또는 12주씩 3학기로 36주 운영)

④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6 귀 대학에서는 교내에서 학과 (또는 계열)간 전과 (또는 계열 수정 )가

허용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7 귀 대학에서는 시간제 등록을 학칙에 도입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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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기준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자격종류에

따라 4∼40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예: 기사1급30학점, 기사 2급

24학점, 부기 1급 8학점) 있습니다. 전문대학 정규학위과정 입학생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일정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학점은행제의 규정과 동일한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대학에서 자율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현행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 9 교육법에 의하면,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각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 4(20학점)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 대학에서는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10 현재 전문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몇 개 학과 이외에는 수업연한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의 문항 (2.8번, 2.9번)과 같이 타 대학

학점인정 , 취득자격의 학점인정 또는 다학기제를 통하여 졸업취득

학점 (8 0학점 )을 이수한 학생에게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2 .11 전공인정 최소학점을 졸업학점의 1/ 4∼1/ 6 수준으로 낮춤에 따라 4년제

대학에서는 전공학점을 36∼60 학점으로 인정하여 4년 동안 2개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복수전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인정 최소학점의 범위를 정하여 복수전공제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매우좋아 좋아(높아)질 그저 나빠(낮아)질 매우나빠
(높아)질 것이다 것이다 그럴것이다 것이다 (낮아)질것이다

5 4 3 2 1

①폭넓은 지식과 기술습득 □ □ □ □ □

②전문 직업능력 향상 □ □ □ □ □

③다기능 전문인 양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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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학생모집(지원자) □ □ □ □ □

⑤학생탈락률 (휴학, 자퇴 등)□ □ □ □ □

⑥학생이동률 (전과, 편입 등)□ □ □ □ □

⑦취업률 □ □ □ □ □

⑧교육 프로그램 개선 □ □ □ □ □

⑨학과간 유동성 □ □ □ □ □

⑩자격증 취득률 □ □ □ □ □

2 .12 전문대학의 복수 전공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2 .12 .1 (찬성하는 경우 ) 바람직한 복수 전공제 운영방안은?

① 2년과정에 2개 전공 ② 3년에 2개 전공

③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13 4년제 대학에서는 타 학과에서 2 1학점을 취득하면 부전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년간 80학점을 취득하는 전문대학에서의 부전공제의 운영이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매우 좋아질 그저 나빠질 매우

좋아질 것이다 것이다 그렇다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5 4 3 2 1

①폭넓은 지식과 기술 습득 □ □ □ □ □

②전문 직업능력 향상 □ □ □ □ □

③다기능 전문인 양성 □ □ □ □ □

④학생모집 (지원자) □ □ □ □ □

⑤학생탈락률 (휴학 , 자퇴 등 ) □ □ □ □ □

⑥학생 이동률 (전과 , 편입 등 ) □ □ □ □ □

⑦취업률 □ □ □ □ □

⑧교육프로그램 □ □ □ □ □

⑨학과간 유동성 □ □ □ □ □

⑩자격증 취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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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 .1 전문대학에 부전공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2 .14 99년 현재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2개 대학입니다. 이처럼

전공심화과정이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② 전공심화과정 이수 결과의 인정(예: 학점인정, 편입자격 부여)이 안되기

때문에

③ 대학의 운영 준비가 미흡하여

2 .15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이 활성화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 세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 _________ , _________ , _________ )

①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충 ② 분야별 전공교수 확보

③ 심화과정 이수결과 인정 범위 확대 (예: 4년제 대학 4학년 편입자격

부여, 기사2급 응시시 필기시험 면제 또는 기사 1급 응시자격 부여)

④ 실질적 산학협동체제 구축 ⑤ 대학의 자율운영권 확보

⑥ 심화교과과정 개발

Ⅲ . 다음은 전문대학의 계열화/ 세부전공제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

3 . 1 귀 대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지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기존의 독립된 학과체제 ② 계열화 ③ 세부전공제

3 . 2 계열화/ 세부전공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신입생의 모집단위는?

① 계열전체로 모집 (차후 세부전공 배정) ② 세부전공별로 모집

3 . 3 위의 1), 2)번 문항에 대하여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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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전문대학에서 계열화/ 세부 전공제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산업수요 및 현장실무에 적합한 전공의 통폐합 및 신설 용이

② 학생의 전공선택 기회부여

③ 적합한 교육과정, 교재 및 실습기자재의 개발

④ 기존 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인 재배치

⑤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 5 전문대학에서 계열화/ 세부 전공제의 추진을 위해 선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예산의 확보

② 교수의 의식전환 및 확고한 개혁의지

③ 학사지원조직의 개편 및 확충

④ 산업체와의 실질적인 연계협력체제 확립

⑤ 중앙 및 지방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⑥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 6 전문대학에서 계열화/ 세부 전공제를 운영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내실있고 전문화된 직업교육

② 능동적인 교육수요의 창출을 통한 전문대학 경쟁력 제고

③ 실험실습기자재 및 시설의 효율적 운용

④ 대학 구성원의 의식개혁과 변화에 대한 수용력 향상

⑤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 7 학생 입장에서 계열화/ 세부 전공제 운영의 가장 큰 이점은?

① 심화된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배양

② 전공선택권의 보장에 따른 학습동기의 증대

③ 산업체 현장실습 및 취업 기회의 확대

④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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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 산업체 입장에서 계열화/ 세부 전공제 운영의 가장 큰 이점은?

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 확보

② 대학과의 유기적 상호협력관계 형성이 용이함

③ 신입사원 교육비 및 교육기간 절감으로 산업체 경비 절감

④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 9 대학 입장에서 계열화/ 세부 전공제 운영의 가장 큰 이점은?

①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 또는

전공변경 용이)

② 중복투자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③ 전문화·고도화된 산업체의 시설을 활용한 현장교육 강화

④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10 계열화/ 세부전공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수관련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① 교수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교과목의 강의 문제

② 교수의 현장실무지식 및 현장경험의 부족

③ 산업체 현장실무와 연계된 교재개발의 문제

④ 전공 폐지시 교수 지위 확보 문제

⑤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11 계열화/ 세부전공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관련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

① 전공학과 폐지에 따른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

② 학생들의 인기전공에 대한 집중 지원에 따른 전공간 불균형 현상

③ 학생들의 직업일반 기초능력과 직업윤리관 등의 기초소양 부족

④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인한 교육연속성의 결여

⑤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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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전문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현장방문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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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대학의 교육운영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연구진이 귀 대학을 방문할 시, 직접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요청 자료 ] 학생요람, 학교운영계획서, 모집요강,

전문대학 자체 정책보고서, 운영지침, 중장기발전계획,

학생 의견조사 관련 보고서 등

Ⅰ. 전문대학 위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전문대학의 목표가 중견

전문인 양성 에서 전문직업인 양성 (고등교육법) 으로 변화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대학의 위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예 : 학생의 만족도 조사, 관련정책 연구 Project 등 )

2. 전문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① 입학자원감소 대응방안

② 학생의 질 저하 대응방안

③ 고등교육기관의 경쟁심화(기술대, 기능대, 사회교육기관 증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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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선발, 수업연한과 학기제, 복수전공제, 전공심화과정, 학점

은행제와 시간제 등록 및 학점당 등록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학생선발

1. 교육부는 최근 특성화 및 재정지원에 적합한 전문대학에 한하여

전문대학 정원 증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

대학에서는 앞으로 정원조정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2. 귀교에서 시행하는 독자적인 특별전형제도가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독자전형 제도명 :

독자전형 기준 :

3. 99학년도 입시에서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능사 1급

이상의 상위 자격을 소지한 경우, 귀교에서 특별전형상 우대기준을

적용하였다면 그 기준을 적어 주십시오.

4. 전문대학 지원자 감소에 대비한 전형방법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예: 응시자격 제한완화, 학기제 입학 등)

5.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방법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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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과 학기제

1.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했을 때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2. 다학기제를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구체적

으로 적어주십시오. (다학기제 운영대학)

3. 진로수정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복수 전공제와 부전공제 도입

1. 복수 전공제가 바람직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편, 어떤 전공간의 복수전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유아교육 + 조리 등

2. 복수전공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부전공제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편, 어떤 전공간의 부전공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부전공제를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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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심화과정

전공심화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혹은 좋은 운영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 예고된 내용 중에서

전공심화과정이나 특별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 예상되는 문제점:

* 기대효과 :

* 요구되는 행정적 사항 :

○ 학점은행제와 시간제 등록 운영

1. 사회교육원을 통한 학점은행제 운영 계획

2. 시간제 등록생이 없는 이유는?

3. 다양한 비학위과정의 자격증 취득 중심의 전문대학 교과과정

운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점당 등록제

1. 학점당 등록제 운영방안

①학점당 등록금 책정기준

②학점당 등록제 운영시 문제점

③학점당 등록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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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계열화 및 세부 전공제 , 유망/ 인기학과 신설 , 교육과정의 혁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 계열화 및 세부 전공제

1. 귀 대학의 학과운영 체제는?

(독립학과, 계열화/ 학부 세부 전공제, 혼합형체제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귀 대학에서 계열별 모집/ 세부 전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

2.1 개편이유 및 배경은?

2.2 장·단점은? (이전 학과체제와 비교해서)

2.3 개편시 주도 또는 참여한 주체는?

2.4 개편과정 및 세부단계별 추진절차는?

①주체와 역할

②수요자(산업체, 학생, 지역사회)의견수렴

③관련학과(전공) 교수간의 조정절차

④행정적 지원 및 요청사항

⑤개편 대상학과 선정기준 및 절차

2.5 교수님의 소속은?

① 계열소속 ② 세부전공 소속

2.6 학생모집 단위는?

① 계열로 모집 ② 세부전공으로 모집

2.6.1 계열로 모집할 경우, 언제/ 어떤 기준으로 세부전공 배정을

하는지?

2.7 계열을 구성하고 있는 학과의 이전 명칭과 수, 변경 또는 폐지

된 학과 명칭과 수, 그리고 현재 세부전공의 명칭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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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2.9 언제 정식으로 시작하셨는지?

2.10 개편후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①교수측면

②학생측면

③행정측면

④기타측면

3. 계열화/ 세부 전공제에 대한 귀하 또는 귀 대학의 전체적인

견해는?

3.1 찬반여부와 그 이유

3.2 시행상의 문제와 그 해결책

4. 바람직한 학과체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학과체제에 대한 귀 대학의 향후 중장기계획은 ?

○ 유망/ 첨단/ 인기 학과의 신설

1. 최근 3년간 신설된 학과(전공)의 명칭과 그 숫자는?

2. 학과 신설의 배경 및 근거는?

3. 세부과정 및 추진절차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4. 앞으로 신설을 계획중이거나 희망하는 학과(전공)가 있으시면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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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의 혁신 사례

1. 귀 대학에서 현재 독창적으로 개발·운영중인 교육과정(교육

프로그램) 혁신사례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1.1 명칭 및 내용

1.2 특성 및 장·단점

1.3 개발동기 및 배경

1.4 개발과정 및 절차

1.5 운영방식 및 애로사항

1.6 향후 보완 및 발전계획

1.7 기타 의견

2. 앞으로 귀 대학에서 도입/ 개발을 예정/ 계획중인 교육과정의

우수한 사례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 국내/ 외 타교육기관과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교육 및 교류협력의

성공사례

1. 귀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타 교육기관과의 수직적/ 수

평적 연계교육 및 교류협력의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1.1 연계(교류협력)기관 및 연계내용

1.2 특성 및 장·단점

1.3 추진과정 및 절차

1.4 세부 운영방법

1.5 애로사항

1.6 향후 보완 및 발전계획

1.7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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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로 열린 평생교육체제 구축의 성과 및 계획

1. 지역사회로 열린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귀 대학의 각별한

노력과 성과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 주십시오.

1.1 기추진 성과(프로그램 내용/ 특성/개발과정/ 절차/ 운영방법/ 애

로사항/ 발전계획)

1.2 향후 추진계획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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