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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는 개인과 국

가의 번영을 여는 열쇠이다. 그리하여 선진 국가들은 인적자원 개발

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직업교육 체제의 정비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실업계 고교에서는

매년 약 15만 명이 배출될 정도로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당연히 직업교육 체제의 인적자원 개발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에 큰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업계 고교는 제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체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교육 기능의 측면에서

도 사회나 학생들의 요구가 무시된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계 고교교육 체제를 그대로 놔둔 채 시대

가 요구하는 우수 인적자원을 길러낸다는 것은 사실상 무망한 일이

되고 있다.

실업계 공교육이 맞고 있는 위기와 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사립 실업계 고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

자립이 필요하다. 즉, 사립학교로 하여금 특색 있는 건학 이념을 살

리고, 보다 좋은 교육 여건 속에서 개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

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 요청된다.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직업교

육 역량의 최대치는 사립학교로 하여금 저마다 자유롭게 특성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질 좋은 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배출될 수 있을 때 가능해 진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립 실업계 고교의 실태를 분석하고,



다양한 사립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육성 지원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

된 것이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사립 실업계 고교 교육을 내실

화하고, 그럼으로써 실업계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

여를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본원에서는 이 연구를 (사)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에 의뢰하였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교 현장을 찾아 구체적인 실태

를 파악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연구진 여러

분에게 이 기회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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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요약 】

현재 사립 실업계 고교는 직업교육 실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실태에 있어 국·공립과 구별 없이 획일적인

교육 운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으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립 실업계 고교의 실제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과 관련 구성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향후의 내실 있고 특색 있는 교육 실

시를 위해 어떠한 육성 대책과 실천적 정책 방안들이 필요한지를 탐색하였

다. 연구 방법으로는 사립 실업계 고교 교육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문헌 고

찰하고, 관련 전문가 협의회와 협력학교 현장 조사, 그리고 사학교육 관련자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육성 대책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1) 외적 측면 : 첫째,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을 진학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측면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는 곧 실업계 학교들의 운영 체제를 보다 다양화하여 그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양성은 사회 발전의 요건으로서 실업계 고교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직업교육의 비용이 수익

자에게 부담되면 직업교육의 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정부의 공공 부담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

셋째, 사립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전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사학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육성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사학 설립자의 건학 이념이

내재된 특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학교 운

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립학교에 대한 특성화를 유

도할 필요는 없으며, 단위학교가 차별적으로 지향하는 교육 운영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면 된다.

넷째, 사립학교 구성원들은 실업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연계 및 협력이

가장 필요한 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 통합시켜 학생들이 진학 후 무리 없이 교육받

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업계 고교의 육성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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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사립 실업계 고교에 대한 육성 지원을 전체 공교육 내실화 차

원에서 이해하고, 특단의 행·재정적 배려를 해야 한다.

2) 내적 측면 : 첫째, 사학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학으로

서의 특색을 살린 독자성과 다양성을 겸비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을 실업계 고교생의 능력과 자질에 적합한 수준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특히, 교육 내용의 선정은 산업체 전반에 필요한 기초

실무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그 활용을 최

대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넷째, 사립학교에서의 과원교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

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과원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

력개발 사업으로 한국교원대학교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전담 부서

를 설치하여, 수강 장려금 지급 및 공립학교의 특채, 산업체 재취업 알

선 등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육성 지원은 사학에 부여되는 자율성

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및 다양성 제고, 교재의 재

구성, 시설·설비 지원, 과원교사 해소, 현장실습의 강화 등이 전반적으

로 개선되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업계열의 수학

능력시험 신설, 대입 동일계 전형시 정원외 입학자 확대 등의 진학상

인센티브 제공도 현 시점에서 사립 실업계 고교의 인적자원 양성 기능

을 활성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른 구체

적인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 및 교육과정의 특화

첫째,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에 따른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데 따른 다양

한 인적자원이 무리 없이 충원될 수 있게끔,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과원교사 전원을 공립에 특별 채용하는 등의 특단의 배려를 해 줄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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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행 학교 체제를 고수하려는 학교를 자율학교 로 지정해, 현재

유보되고 있는 학교 운영의 특례 조항들을 확대 적용케 하고, 특성화 고

교와 똑같이 새로운 교과의 편성 폐지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독학과

정 설치 운영 등 다양한 자체 수익사업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

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산학협력고 제도 도입

특정 산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에 입주케 하여 학생들과 공동으로 작업

을 하도록 하는 산학협력고교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현장 실무 경험 위주의 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측은

공동 작업을 통해 생긴 수익금을 활용하여 학생의 장학금 및 학교발전기

금으로 활용하고, 산업체에서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능을 제

작에 널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방안은 학교 운영의 세 주체

모두에게 일정한 혜택과 이점을 제공하는 윈-윈-윈 전략의 실천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3) 학교내 기업 운영

학교재정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를 학교법인의 전입금에 의존해야 하

는 사립학교로서는 수익사업의 한 방편으로서 학교내 기업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사립 전문대학에서의 유

사 운영 사례가 점차 늘고 있음으로, 그 운영 추이를 집중 관찰 ·분석

하여 단계적 도입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대안형 실업계 고교 도입

실업계 고교의 중도 탈락 학생들의 방치는 국가 인적자원의 총체적 질

향상 면에서나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안적인 형

태의 교육 실시가 불가피하다. 정부로서는 중도탈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형 실업계 고교의 확대 운영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립 실업계 고교의 근본적 체제 개편을 통해 직업교육

전체의 획일성 탈피와 다양성 제고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

축될 때, 학교별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 유도도 한층 원활해지고,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배출되는 인력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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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 연구의 필요성

지식이 국부 창출의 기반이 되는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하면서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문제가 국가의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지식기

반사회에서 개개인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노동

유연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하고, 생존을 위해서도 평생을 통해 학습해야 할

필수적인 지식과 정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정

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모든 정책적 방안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주는

기본 전제로 작용한다고 볼 때, 특히 정부는 공교육의 기능 회복이나 강화를

통해 인적자원을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비록 학교가 그 본질적 기능에 대

한 회의에서 비롯된 갖가지 위기 현상을 맞고는 있지만, 여전히 인적자원 개

발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분명하다. 한 인간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으로 배양되어야 할 기반적 지식 은 대부분 학교

에서 길러져야 할 것들이다.

특히, 실업계 고교는 모든 인적자원이 갖추어야 할 기술 분야의 직업기초

능력을 배양시켜 준다. 노동시장의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식기반사회

에서 창의적인 직업기초능력을 갖춘 인력에의 요구가 급증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런 인력을 공급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의 실업계 고교교육의 기능

은 국가적으로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는 오늘날 학습내용과 교육 프로그램의 편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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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성 및 무용성의 위기, 직업현장의 실제와 유리된 효용성의 위기 등에 봉착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로부터 2류 교육기관으로 인식되면서 이들 기관을

졸업한 근로자는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미래 비전을 갖지 못한 채 임금

격차, 승진상 불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는 종래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완성교육을 위주로 하던 실업계 고교 체제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이

뤄지는 직업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실업계 고교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특히 사립 실업계 고교가 노동환경

이나 노동 인력 수요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대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는 개성적, 창의적 교육 실시를 위해 민

간에서 세운 학교로서 산업체나 학생들의 교육 수요에 부응해 그때그때 질

좋은 교육을 유연하게 실시해 나갈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2001년 현재 실업

계 고교의 수는 759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립은 317개로 전체

실업계 고교의 41.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 실업계 고교는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실태에 있어서는 국·공립과 구

별 없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으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사립 실업계 고교가 과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 정책에서 어떤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사립 실업계 고교의 발전 방향에 관하여 보다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반적인 실업계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사립 실업계 고교에 어

떤 요구와 기대가 주어지고 있으며, 어떤 교육 체제상의 변화를 이루어나가

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육성 대책과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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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고등학교 단계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역할 및 기능을 분석한다.

둘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실업계 고교의 환경 변인을 고찰한다.

셋째,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인적자원 개발 사업의 내용과 사립 실

업계 고교와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넷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립 실업계 고교의 운영 체제와 방안을 모색

한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육성 대책을 마련한다.

여섯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립 실업계 고교의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앞에서 밝힌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연

구한다.

첫째,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의 역할 및 기능을 분석한다. 현

재 인적자원개발이란 용어는 주로 고등교육에 적용되어 온 것이 사실인 바,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우리 나라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인적자

원개발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이제까지의 형식적인 학교교육

(formal education) 형태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중등교육의 범위

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둘째,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실업계 고교의 환경 변인을 고찰하고자 한

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이전의 시대에 비하여 다양한 환경변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별히 교육환경 변인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우리 나라 실업계 고교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주요한 환경 변인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내용과 사립 실업계 고교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한 축이 되는 실업계 고교의 현 실태와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특별히 사립 실업계 고교가 인적자원개발에 어떻게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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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사립 실업계 고교가 안고있는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넷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립 실업계 고교의 인력 양성에 관한 요구 조

사를 실시한다. 요구조사의 대상은 현재 사립 실업계 고교에 몸담고 있는 교

장 및 교감, 그리고 교사와 법인 관계자로 한정하여 이들 집단 간에 인적자

원개발에 관한 견해가 어떻게 다른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조사를 통해 현재의 사립 실업계 고교의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육성 방안 및 실천 방안

모색해 보고, 이를 통해 그 정책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

해 제작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요구조사는 전체 4개의 영역별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요구 분석을 통해 현재의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육

성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 끝으로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은 어떤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가.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가 수행된 연구과정과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내외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사립 실업계 고교의 현재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그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사립 실업계 고교의 교장 및 교감, 교사 그리고 학교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 요구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요구조사

는 사립 실업계 교원들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과 사립 실업계 고교에

서의 육성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셋째는 현장조사로, 사립 실업계 고교 교육의 육성 방안에 대한 해당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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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와 구체적인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1) 문헌 고찰

먼저, 국내외 사립 실업계 고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 방향 등은 교육부, 노

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

연구물 등을 참조하였다.

2) 설문조사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립 실업계 고교에서 실태와 그 육성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하여 교장·교감 및 일반교사 그리고 학교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 1000부의 설문을 제작하여 우편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4개 영

역별로 구분하여 전체 1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는 바, 그 구성 체제는 사립

실업계 고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 체제 변화 영역(3문항), 정부 정책 방향에

관한 영역(2문항), 교원관리와 수급 영역(3문항), 그리고 사립 실업계 고교와

산업체간의 산학연계 영역(3문항) 등으로 제작하였다.

3) 전문가 협의회

전반적인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하고, 사립 실업계 고교의 발전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 정책 입안 담당자 및 인적자

원개발 전문가와의 협의회를 총 4회 개최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

이고자 하였다.

4) 현장조사

위에서 밝힌 설문조사와 전문가 협의회 등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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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고, 연구의 현실성과 사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선 사립 실업계 고

교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된 4개교를 방문, 심층

면담지에 근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교육현장에서 교

육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장 및 교감, 인적자원개발 관련자 및 학교행정

가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현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이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였다.

나. 설문조사의 대상 및 내용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전국의 사립 실업계 고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

장, 교감, 교사 및 학교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1016부를 우편으로 발송

하였는바, 이 중 607부를 회수하여(회수율 59.7 %)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2001년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14일 동안 실시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육성 방안 연구 에 관한 요구조사의 시도별 설문

회수 현황은〈표 Ⅰ-1〉과 같다.

설문의 구성 내용은 2001년 10월에 실시된 전문가 협의회의 협의 내용을

검토하여 1차로 제작되었으며, 이렇게 개발된 설문 내용을 사립 실업계 고교

의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에게 수정을 의뢰하여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

된 설문 내용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4개의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

작되었는데 각 영역별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표 Ⅰ-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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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시·도별 설문 회수 현황

발송량 (부) 회수량 (부) 회수율 (%)

서울 120 77 64.2

부산 148 86 58.1

대구 56 27 48.2

인천 32 12 37.5

광주 24 12 50.0

대전 48 23 47.9

울산 8 4 50.0

경기 160 84 52.5

강원 28 15 53.6

충북 24 16 66.7

충남 32 20 62.5

전북 44 39 88.6

전남 40 29 72.5

경북 120 55 45.8

경남 116 96 82.8

제주 16 12 75.0

계 1016 607 59.7

<표 Ⅰ-2〉설문의 구성 내용

설 문 영 역 설 문 번 호 및 내 용

1. 학교 체제 변화

1. 학교 위기 타개 방안

2. 교육대상의 확대 방안

3. 지역학습센터로의 활용 방안

2. 정부 정책 방향
4. 정부의 지원 방식

5. 정부 정책 방향의 주안점

3. 교원 관리와 수급

6. 가장 심각한 교원 문제

7. 과원교사 문제 해결 방안

8. 교사 부족 문제 해결 방안

4. 산학연계

9. 실업계 고교의 연계 대상

10. 산업체와의 연계 필요 분야

11. 산학연계를 위한 정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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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자료의 분석

반송우편으로 회수된 설문에 대해 설문지 검토 작업을 거쳐 자료를 코

딩·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데이터 입력 오류를 수정한 뒤 자료를 분석하였

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

차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카이자승(χ²)을 통하여 유

의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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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고교 단계에서 HRD의 역할 및 기능

1. 실업계 고교의 환경 변화

실업계 고교는 우리 나라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의 도래, 고등교육 욕구

증대,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 등 경제·사회적 및 교육 여건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심각한 정체성 위기와 교육 대상 자원의 부족을 경험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실업계 고교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

경 변화를 살펴본 다음,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21세기의 사회는 세계화,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로 특징지워진다. 지식

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창출 및 지식의 활용을 통한 능력 개발이 부의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지식의 창출·확

산·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정보

화 사회로의 이행은 산업구조의 개편을 가져오며, 평생학습사회로 이끌 것으

로 전망된다.

1) 지식기반사회와 과학기술의 발달

지식기반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

적 발전을 이룩하며, 개인의 사회적 행위와 사회에서의 지위 확보 등에 필요

한 조건으로서 지식이 핵심 요소가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Research and Technology, 1998). 지식기반사회가 이전의

산업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요소가 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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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서 지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기반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은 지식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지며, 이에 따라 지식의 라이프 사이클 및

유용성이 있는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지식기반사

회의 속성상 전문직과 고급 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Ⅱ-1] OECD 국가의 숙련 수준별 연평균 취업 증가율

자료: OECD(1998). OECD Data on Skills: Employment by Industry and Occupation, STI

Working Papers.

강순희(2000). 지식정보화사회의 인력개발정책, 「지식정보사회의 철학과 비전에 관한

심포지엄」. 경제사회연구회·한국정보사회학회.

위의 [그림 II-1]에 나타난 OECD 국가의 숙련수준별 연평균 취업 증가율

을 살펴보면, 다기능(multi-skill)·상급기술(upper-skill) 보유자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숙련 직업의 비중이 빠

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의 사회는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함과 동시에 1990년대부터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정보화 사

회가 진행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 여부가 구직이나 소득 등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소득 수준에 따라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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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관련 기술의 접근도나 이용 가능성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디지털 디바이

드(Digital Divide)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기술 발달은 한편으로는 지식과 기술을 새로운 생산 요소로 투입하거나

정보, 지식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하는 지식기반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형

성하며(<표 II-1> 참조),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기반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기존의 산업에 적용하여 정보통신 하드웨어 및 서비스 산업과 신소재, 생명

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의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표 II-1> 한국형 지식기반산업

주 : 문화산업은 영상, 음반, 출판, 캐릭터산업 등 포함.

자료: 오상봉 외(1998). 지식기반산업의 발전 방안.

2)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의 개편

지식과 정보의 급속한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 발전이

맞물려 정보 및 지식의 창출, 분배, 활용이 핵심 활동이 될 뿐만 아니라 정

보와 지식이 부(wealth) 창출의 핵심 자원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활동 또는 새로

운 기술의 투입 집약도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

상된다(오상봉 외, 1998).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에서는 서비스화와 지식 집약화가 두드러지게 전개

될 전망에 따라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으로 인하여 산업의 정보화가 이루어지며,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 마

케팅과 같은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제의 소프트화가 진행될 것이다.

산 업 명

지식기반

1차 산업
첨단작물, 첨단축산, 첨단영림, 첨단양식업

지식기반

제조업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정밀·광학기기, 전자·정보 통신기기,

생물, 의약, 환경, 신소재, 정밀화학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방송서비스, 디자인, 컨

설팅,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광고, 교육서비스, 의료, 문화산업, 금

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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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은 성숙 단계에 이르며, 제조업 내부에서

는 저생산성 부문의 구조 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지식집약 부문이 확대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산업의 변화에 따라 산업별 취업 구조 또한 서비

스화와 지식집약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산업별 취업 구조의 변화를 보

면 1차 산업의 취업 비중이 현저히 저하하고, 일반 제조업의 취업 비중도 다

소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취업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표 II-2> 참조)

(장창원, 1999).

<표 II-2> 산업별 취업자 수 전망

(단위 : 천명, %)

연도

산업
1997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1997-2000 2000-2005 2005-2010

농림어업 2,324 1,910 1,544 1,202 -6.3 -4.2 -4.9

광업 27 25 21 18 -2.2 -3.4 -3.5

제조업 4,474 4,775 5,181 5,282 2.2 1.6 0.4

전기가스 76 86 116 149 3.8 6.3 5.1

건설업 2,004 2,006 1,887 1,777 0.0 -1.2 -1.2

도소매 5,798 5,310 5,815 6,409 -2.9 1.8 2.0

운수창고 1,165 1,275 1,348 1,319 3.1 1.1 -0.4

금융보험 1,908 2,053 2,662 3,435 2.5 5.3 5.2

기타 3,272 3,658 4,673 5,168 3.8 5.0 2.0

계 21,047 21,097 23,247 24,758 0.1 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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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 취업 전망을 보면(아래의 <표 II-3> 참조),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그리고 사무직의 비중은 증대하는 반면에, 농림수산직의 비율은 감소하고 생

산관련직의 비율은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그 결과 2010년 우리

나라의 직업 구조는 1990년대의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장

창원, 1999).

- 12 -



<표 II-3> 직업 중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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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생학습사회의 도래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기술의 생성·소멸의 주기가 급속도로 단축되

며, 인적자원의 수준이 점점 고도화된다. 또한, 업종 및 직종간의 경계 구분

연도

직업
1997 2000 2005 2010

연평균 증가율
1997-
2000

2000-
2005

2005-
2010

입법공무원 및 고위임직원 4.0 4.0 4.8 7.4 0.1 3.5 9.3

법인관리자 88.0 88.2 108.3 198.1 0.1 4.2 12.8

종합관리자 439.4 471.7 645.0 641.1 2.4 6.5 -0.1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270.7 566.7 946.5 818.3 27.9 10.8 -2.9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124.5 125.6 156.6 297.1 0.3 4.5 13.7

교육전문가 451.8 468.2 546.1 619.0 1.2 3.1 2.5

기타전문가 150.4 150.4 187.0 371.4 0.0 4.5 14.7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 374.5 473.9 754.5 1066.8 8.2 9.7 7.2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87.9 90.3 101.4 101.3 0.9 2.4 0.0

교육 준전문가 413.7 444.9 540.1 582.4 2.5 4.0 1.5

기타 준전문가 1307.2 1359.1 1497.4 1253.7 1.3 2.0 -3.5

일반 사무직원 1750.8 1775.2 2064.6 2382.2 0.5 3.1 2.9

고객봉사 사무직원 823.3 822.9 923.5 1028.2 0.0 2.3 2.2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2625.9 2838.5 4012.7 5141.9 2.6 7.2 5.1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2231.0 1878.1 1421.0 974.5 -5.6 -5.4 -7.3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2211.4 2039.2 1362.6 969.7 -2.7 -7.7 -6.6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1.5 1.4 0.9 0.7 -2.7 -7.7 -6.6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 989.2 990.8 1148.8 1328.2 0.1 3.0 2.9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1020.1 1012.9 1148.6 1299.0 -0.2 2.5 2.5
정밀, 수공예, 인쇄 관련기능근로자 227.5 209.1 195.6 182.4 -2.8 -1.3 -1.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925.7 887.5 906.5 904.1 -1.4 0.4 -0.1

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원 156.0 148.2 147.2 144.6 -1.7 -0.1 -0.4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09.4 864.1 858.2 843.2 -1.7 -0.1 -0.4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1108.0 1145.7 1274.0 1283.8 1.1 2.1 0.2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1397.3 1355.3 1457.9 1558.9 -1.0 1.5 1.3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90.3 85.9 80.1 48.5 -1.6 -1.4 -9.6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 관련

단순노무자
867.3 799.3 756.6 712.0 -2.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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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호해지고,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 갖게 되는 직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직무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문소양에 속하는 인적자원일수록 가

치의 유지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능력이 강조되고, 현장에서

의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능력 개발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 이

것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보통교육과 직업교육, 교육과 훈련의 연계 내지

통합이 점점 필요하게 되며, 평생학습 체제 아래에서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져

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인구의 노령화와 고학력이 가속화함에 따라

학습 기간의 연장과 생애단계별 교육기회의 재분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평생교육 체제가 미비하여, 성인인구의 계속교육

참여 비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교육이나 훈련은 생애주기의

특정 시기에 받아야 한다는 사고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나 제도적

으로 특정 시기가 지나면 다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투자보다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의 관

심 부족과 직장생활과 교육훈련의 병행을 어렵게 하는 폐쇄적인 교육 체제

도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평생학습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은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1999)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의 여덟 가

지 기본 정책 중 다섯 번째인 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과 삶의 질을 높

이는 평생학습사회와 관련된 정책 방향에서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

이 강조하고 있다:

가) 평생학습사회의 기반 구축으로

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

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②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성인교육 참여율을 획

기적으로 제고한다(1996년 5.4%에서 2003년 20%, 2010년 40%로).

③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형태를 학원·평생교육원·문화센터 등으로 종합화·다양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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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학습 정보교류망 확립으로

①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 수요자에게 다양

한 학습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②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본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정보의

기관별·컴퓨터망별 One-Stop서비스 체제를 구비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단

위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평생학습기관 상호간의 수직적·수평적 네트워

크 구축한다.

다) 평생학습 지원 강화로

① 교육기회를 상실한 근로청소년, 성인 및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등의 소

외계층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대학

의 케이블TV를 위성방송 채널로 전환함으로써 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위

상을 정립하며, 방송통신고의 일회적이며 획일적인 음성 위주의 방송강의를

반복적·지속적·쌍방향적인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전환하고, 학력인정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학력 미인정 사회교육시설 수료

자에 대한 학력 보상 방안을 강구한다.

② 학력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학점은

행제의 활성화, 문하생 제도 도입, 독학사 제도 개선 및 교육구좌제 도입 등

추진한다.

2) 교육환경의 변화

실업계 고교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 환경의 주된 변화 요인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학력의 가속화 현상이다. 그 첫번째 변화 요인인 학령인구의 감소

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성장률은 1960년

대 2∼3%의 높은 수준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출산율의 계속적인 감소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2000년대 초반까지 현저히 이러한 감소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

히, 2000년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 및 대학을 포함하는 고

등교육 인구의 감소는 우리 나라의 교육 체제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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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대학 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등

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는 곧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자의 감소를 의미하게 되

는 것이다(강무섭 외, 2000).

<표 Ⅱ-4> 학교급별 학령인구 추이

연도 총 인구
학령인구

(6-21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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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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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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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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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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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50,617 10,963 4,099 2,124 2,125 2,615

2015년 51,677 10,810 3,871 2,028 2,094 2,816

자료 :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두 번째 변화 요인은 고학력의 가속화 현상으로 아래의 <표 II-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어 실업계 고교 진학을 기피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데 부분

적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의 대중화 추세는 계속 이어져 고학

력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학사급 인력뿐만 아니라 석·박사급 인력의 배출

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 학부모의 90% 이상이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기

원하며, 이 가운데 20% 이상이 석사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고 있다(김영화

외, 1993).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 대한 욕구는 다양성과 유연성이 부족

한 학제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압축되어 있고, 학교급별로 강력

한 연령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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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5> 대학 정원과 진학률

(단위 : %)

구분

진학률 진학희망률 정원대비 진학기회율

인문계 실업계 인문계 실업계
졸업자

대비

진학희망

자 대비

1980년 32.8 34.0 31.2 45.8 72.8 10.1 44.0 96.1

1985년 36.4 53.8 13.3 60.1 82.8 30.0 41.4 68.9

1990년 33.2 47.2 8.3 63.0 86.0 22.1 43.3 68.8

1995년 51.4 72.8 19.2 69.4 91.8 35.6 72.9 105.1

2000년 68.0 83.9 41.9 77.9 94.5 50.8 80.2 103.0

2001년 70.5 85.2 44.9 80.0 96.2 52.1 83.3 104.1

주 : 1) 대학 진학자와 정원은 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을 각각 합계한 것임.

2) 진학희망률=(당해연도 졸업자중 진학희망자/ 당해연도 졸업자) × 100

3) 진학기회율=(대학 정원 / 졸업자 또는 진학희망자) × 10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7).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00, 2001). 교육 통계연보

그 결과 산업계의 기능 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

하고 있는 반면, 인문계 대졸 인력은 과잉 공급되어 취업난을 겪는 등의 인

력 수급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2.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21세기는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자본에서 인적자원으로 바뀌고 있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은 유무형의 물적 자원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전통

적으로 경제에서 주요한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에 들어오면서 특히 세계 2차대전 후 노동력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

력(manpower)이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면서 인적자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

다.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 HRD)은 최근까지 주로

단위 기관이나 조직 수준에서의 구성원들의 직무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 전문소양을 강조해 왔었다. 예를 들면, Nadler(1989)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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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원개발은 조직내 직무수행 개선이나 구성원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

하여 고용주가 제공하는 조직화된 학습경험 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인적자

원개발을 개인, 단체,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체

제 개선을 위해 개인 개발 방법, 경력 개발 방법, 조직 개발 방법의 통합적

적용을 포괄하는 개념 이라는 정의한 Pacem 등(Pacem Smith, & Mills,

1991)은 위의 관점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어 감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의 범위가 확대

되어 사용되는 추세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정보산업의 비중이 증대되

고, 지식과 정보를 통해 경제적 가치인 부를 창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식

생산성이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성공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 없이 경제 발전을 물론, 사회 전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기존의 국경은 큰 의미가 없는 지구촌 경제 사회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이익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화와 블록화 현상은 심화

될 전망이다.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을 보다 효율

성 있게 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이무근,

2001).

첫째, 지식기반경제 사회의 대두로 인하여 지식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면

서 인적자원개발은 한 기업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OECD 국가의 GDP 가운데 지식산업 평균 기여율이 50% 이상인데 비해, 우

리 나라의 경우는 20.5%에 지나지 않아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와 급속한 기술 발달로

인한 숙련 불일치 문제 등 인력에 관한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전 세

계적으로 정보기술 인력, 특히, 컴퓨터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정보기술 핵

심인력은 심각한 부족 상태에 있다. 정보기술 인력 수요는 향후에 더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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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향후 5년간 정보기술 핵심 직종이 25.8%,

정보기술 관련 직종이 11.8%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숙련

불일치 문제가 대부분의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숙련

불일치 현상은 곧바로 지식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심화로 연결되

기 때문에 사회적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

적자원개발이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이정택(2000a)은 인적자원개발이 기업만의 몫이 되기엔 그 비용 부담

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최소 규

모마저 기업의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인적자원개발

을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교육부(2000)는 국가·사회 발전과 국가 개개인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력, 정보력, 도덕적 성숙 등 가치 있는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 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인적자원을 정의하고 있다. 한

편 「인적자원개발 촉진특별법안」에서도 인적자원을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 가치 있는 능력과 품

성을 갖춘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 동포 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1)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인적자원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등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을 윤택

하게 하는 모든 능력과 품성 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개인 내에 체화된 지식기술 기능 등으로 경제 활

동을 통해 생산성과 부를 증대시키는 능력이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도덕성, 협동성, 사회규범 등 사회적 결집과 신뢰를 형성하게 하는 무형적인

자본이라고 보았다.

정부는 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 인적자원개발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NHR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우리 나라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부 장관을 부총

리직으로 격상하여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사회와

국가 전체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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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비전이 결여된

채 정부의 각 부처별·대상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기업은 단기

적 수급에 초점을 둔 인력선발에 초점을 두는 정도였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경제활동의 참여 저조 문제, 여성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미흡, 인적자원 배분

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대두하여 낭비와 비효율화가 나타나고, 국가 전체 차

원의 계획 수립에도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스위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 따르

면, 2000년의 경우 249개의 경쟁력 요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쟁력

은 비교대상 국가 47개국 중 25위로 나타났다. 이 중 인적자원 부문은 27위

로 나타나, 인적자원이 더 이상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 국가 경쟁력 확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비전과 추진 전략의 수립이 절실하게 필

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적자원개발 문제를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인식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

자원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교육·고용부를 발족

(1995)시켜 학교교육, 계속교육, 고용서비스 및 실업대책 등 인적자원 기능을

국가적 수준에서 통합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교육·연구·기술부

를 발족(1997)시켜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인적자원개발부를 발족(1993)하여 인적자원 투자, 노동 프로그램,

수입보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1년 1월에 시행

예정으로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핀란드의 경우 교육부 내 교육과학처 장관과 문화처 장관을 두되,

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황

호진, 2001):

첫째, 다양한 학습 결과의 인정; 생애에 걸친 학습 결과는 학교교육 등 형

식적 학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학습이 그 장소와 형태는 물론 내용,

질 및 결과에 따라 인정되고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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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애에 걸친 학습을 위한 토대의 마련; 생애에 걸친 학습에 요구되

는 학습동기화 및 기초기술은 초 중등 교육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생애에

걸쳐 습득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청소년의 학습동기 및 자기 주도적 학습능

력 제고, 성인의 학습결손 보완 등이 요구된다.

셋째, 학습기회의 형평성 제고; 기회와 형평성은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에

서 지속적인 주요 관심 대상이며, 일부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예방적 조치를

통해서만 단절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생애 다음 단계의 사회적 지출을 줄임

으로써 비용-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재원의 동원 및 활용 효율화; 생애에 걸친 학습에 필요한 재원을 마

련하는 방안으로는 새로운 재원을 동원하는 방안과 기존 재원의 효율적 재

배분 및 활용 방안이 있다. 1990년대에 걸쳐 많은 OECD 국가에서 민간부문

의 비중이 크게 증대하였으며, 이러한 민간의 기여는 특히 제3차 수준과 성

인학습, 조기 아동교육에서 두드러졌다. 회원국들은 이들 영역에서 민간 투

자에 더 많은 유인을 제공하는 새로운 재정 매커니즘을 실험하고 있다.

이처럼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개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관

리가 개인과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 차원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3. 국가 인적자원개발에서 사립 실업계 고교의 발전

방향

우리 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 성

장을 이루어왔으며, 실업계 고교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과 공급

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부의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도 단지 산

업인력을 공급하는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나라

실업계 고교의 성격은 직업교육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수단화 경향과, 종국교육으로 인식되어지는 경향, 기술과

기능 훈련이 고착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강경종,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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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1세기의 사회는 지식기반 정보화 평생학습사회로 급속하게 이

행하고 있으나, 실업계 고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실업계 고교가 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

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 수준의

직업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

고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계획의 맥락에서 고찰한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사회가 실업계 고교 교육제도, 특히 사립 실업계 고교에 대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여, 사립 실업계 고교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일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먼저 실업계 고교 단계의 직

업교육 정책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실업계 고교 교육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가. 실업계 고교 및 실업교육 관련 정책과 문제점

1) 실업계 고교와 실업교육 관련 주요 정책

전반적인 교육 정책과 행정이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며, 인력의 양성

공급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나라의 실정을 고려하면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개개 학교의 노력과 실업계 학교 전체로서의 노력

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가 정책과 지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와 직업교육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

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왔다. 이들 주요 정책으로 대통령 자문 교육

개혁위원회(1996. 2)의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교육

부(1999. 3)의「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6,

2)의「직업교육관련 개혁 및 개편방안」, 교육부 노동부(1999. 12)의「21세

기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 교육부의「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2000.

1), 재정경제부(2000. 3)의「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안)」, 교육부

(2000. 4)의「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인적자원개발 전략」, 교육인적자원

부(2001. 3)의「교육인적자원정책 추진계획」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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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들은 정부 차원에서 21세기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6)는「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

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7가지 영역에 걸쳐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중에서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영역은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 평생직업교육기반의 구축, 직업교육훈련 관련 행 재정

지원 체제 구축 등이다. 실업계 고교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는 세부 개혁 방안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 계속교육기회의 부여, 교육과정의 현장 적응성 제고,

우수한 교사 확보, 실업계 고교 시설·설비 현대화, 실업계 고교 및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이다.

이어서, 1999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중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영역은 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

사회의 구현 이다. 세부 정책 목표들로는, 산업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직업

교육체제 구축, 학교와 산업체간 협력 강화, 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유인성

제고, 생애에 걸친 직업세계로의 효율적인 이전 체제 확립, 근로자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평생학습사회의 기반 구축, 평생학습 정보 교류

망 확립, 평생학습 지원 강화 등이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교육부 노동부(1999)는 7개 영역에 걸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영역은 평생직업교육훈련의 기반 구축, 산업구조 고도

화에 부응한 기술전문 교육의 강화,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등이다. 또

한, 교육부(2000)는「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은 실업계 고교를 고졸 수

준의 기능인력 양성과 중견 및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 기초교육을 동

시에 추구하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기관 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 정책 목표

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의 개편, 실업

계 고교 운영의 내실화, 실업계 고교의 행 재정적 지원 등의 3대 정책과제

를 제시하였다.

근간에 발표된「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2001. 6)에 따르면,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목표를 ① 민주시민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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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본 소양 함양 강화를 위한 국민 기초능력 함양, ② 지식 창출·활

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③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실업계 고교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민 기초능력 함양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의 <표 II-6>에 제시하였다.

<표 II-6>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에서 실업계 고교와 관련 내용

하위 목표 세부 정책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공교육

체제 구축

국민 기초교육의 강화

교원의 자율성 및 전문성 확대

학교 환경 개선

단위학교 책임 경영 구현

교육자치단체의 기획 기능 강화

교육의 수월성 확보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를 통한 학

교와 직장간 원활한 이행 촉진

진로지도 강화

학교와 기업간 연계 체제 구축

학력-자격-고용의 연계 강화

청년 노동시장 이행 통계 인프라 구축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개편을 통한 기술

기능 인력의 양성

직업교육훈련과 일의 연계

실업계 고교-전문대-산업대 연계 체제 구축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

자료: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2001).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 실업계 고교와 실업교육 관련 정책의 문제점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직업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

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면, 첫째, 국가 수준의 일관성 있는 직업교육

정책의 부재, 둘째, 최근의 직업교육 개혁 정책들에서 실업계 고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미흡, 셋째, 범정부적 차원의 직업교육 관련 정책의 연계 미흡,

넷째, 실업계 고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 미흡,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등의 지역 직업교육 정책 담당자들간의 유기적인 협조 부족,

여섯째, 중등단계 실업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의 감소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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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종, 2001).

가) 직업교육의 정책 부재

국가 수준의 일관성 있는 직업교육 정책의 부재가 실업계 고교 관련 실업

교육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교육은 정권의 교체

와 산업사회 및 지역 경제의 변화 등에 따라 직업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수

정되고 번복되어 왔다.

나) 실업계 고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미흡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마련에서 실

업계 고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차원에

서 실업계 고교를 위한 단일 집행부와 관련법 및 전담 전문 인력의 배치가

요구되고 있다.

다) 직업교육 관련 정책간의 연계성 부족

노동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등 실업계 고교에

설치된 학과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연계 정책들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범정부적 차원의 직업교육 정책들의 종합적 상호 연계 체제의 구축

이 필요하다.

라) 직업교육에 대한 연구 부진

지금까지 실업계 고교의 적정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정책적인 연

구 없이 산업체의 기능인력 양성의 필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경제 논리로

실업계 고교의 수는 양적으로만 팽창된 상태이다. 따라서, 지역별 산업 특성

과 취업구조를 고려하고, 교육의 현실성을 고려한 지역별로 적정한 실업계

고교의 배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 관련 정책 집행 부서간의 유기적 협력 체제 미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등의 지역 직업교육 정책 담당자들간의 유

기적인 협력 체제가 미비하다. 그로 인해, 실업계 고교에 대한 교육 투자의

비효율적 운영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지역 산업체들이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의 직업교육 담당자들을 매개체로 하여 각종 컨소시엄과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바) 직업교육 재정 지원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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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의 감소는 교육부의 실업계 고교에

대한 재정 지원의 감소로 나타나며, 실업계 고교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교육부 예산 중 직업 예산 구성을 연도별로 보면, 실업

계 고교에 대한 지원이 199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7> 1995∼2000년 교육부 예산 중 직업 예산 구성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고교 지원
80,131

(51.7)

99,320

(40,2)

126,100

(33.5)

120,465

(34.4)

70,127

(21.6)

55,633

(18.4)

전문대학 지원
74,855

(48.3)

94,614

(38.3)

148,700

(39.5)

165,964

(47.4)

192,036

(59.1)

187,115

(61.7)

산업대학 지원 -
52,966

(21.5)

101,300

(26.9)

63,921

(18.2)

62,544

(19.3)

60,281

(19.9)

총계
154,986

(100.0)

246,900

(100.0)

376,100

(100.0)

350,350

(100.0)

324,707

(100.0)

303,029

(100.0)

자료: 정철영(2001).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의 방향. 직업교육학회.

나. 실업계 고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당면과제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목표인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 국가 경쟁력 확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원활한 운영과

이들 부문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실업계

고교 교육의 21세기의 변화에 대한 미흡한 적응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계획

에 있어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업계 고교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

복하고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확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교육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방향을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강경종, 2001; 이무근, 1999; 정철영, 2001; 정태화,

2000a).

예를 들면, 정철영(2001)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실업계 고교가 당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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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실업계 고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의 목적 설정

과 실업계 고교의 계열별, 전공별 적정인원의 산출이라고 보고 있다. 본 절

에서는 실업계 고교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실업계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

에 초점을 맞추어, 실업계 고교의 교육 목표, 체제, 계열별 전공별 정원 산

정 및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우선, 당면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주요 국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발전

동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시

사점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정태화, 2000a).

첫째,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이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는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영국에서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지위를 동등하게 하

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현장 지향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다. 현장 지향 프로그램은 일과

학습의 연계 (education through work) 혹은 생산을 통한 학습 (learning by

producing) 등의 교육 이념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직

업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습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일하거나 실습할 수 있는 기회까지

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운영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연계되는 추세이다. 직업교육제도와 자격제

도의 연계 강화, 일관성 있는 자격제도의 운영, 자격의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이 직업교육의 주요 과제로 설정될 것이 예상된다.

1) 실업계 고교의 교육 목표와 체계

실업계 고교에서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들은 실업

계 고교의 교육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한 후, 이를 바탕

으로 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실업계 고교의 교육 목표를 취업을

위한 종국교육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진학을 목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아래의 <표 Ⅱ-8>참조). 진학을 목표로 하여야 한

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려는 학생 학부모의 열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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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 진학 기회의 확대, 직업세계의 급변에 따른 인력

의 고도화와 평생학습의 필요성 등을 들고 있다. 반면에, 취업을 목표로 하

여야 한다는 논지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도래로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기능직 수준에서 기

술·전문직으로의 직업 수준 이행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제조업 중심 중소기

업의 고졸 인력 수요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업계

고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산업계로 취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 II-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진학과 취업의 교육 목표는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진학과 취업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용순(1998)은 현 시점에서의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은 산업사회

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에 기초하여 계속교육적인 측면과 완성교육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임천순(1992)은 고등학교 단계의 직

업교육을 직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습득하

는 완성적 교육 기능과 개인의 생애 단계에 있어서 개인의 발전은 물론, 직

업 생활 영위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계속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

는 성격을 갖춘 교육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속교육과 완성교육의 이중적

직업교육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실업계 고교의 교육 목표에 대해 계속교육적 기

능을 강조하는 입장, 종국교육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그리고 이 두 가

지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 등이 있으며, 단위학교는 학교 발전을

위해 이 중 어떤 입장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산업 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다양

해지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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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실업계 고교 성격 규정과 관련된 논의사항 비교

구

분
진학 위주 취업 위주

근

거

논

리

1. 직업기술 수준의 변화로 인하여 실업계 고
교 수준의 숙련공의 수요는 줄어들고 중등 후
(postsecondary) 단계에서 양성되는 기술인력
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2.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3. 대학입학제도의 구조적인 변화로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 기회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교육 정책 및 지방화로 인하여 진학이 강조
될 가능성이 높다.
5. 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으
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실업계 고교 졸업 수준의 인력이 여전히 요
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 현재 실업계 고교에서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미흡하므로, 이
를 위해 취업에 강조를 두고 산업현장의 요구
를 더욱 더 반영해야 한다.
3. 하향취업과 같이 과잉 학력으로 인한 개인
적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4. 단순한 진학 위주는 상급학교로의 학력 경
쟁을 야기하며, 질적인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
5. 개인차를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는 본래의 기능
과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논

의

사

항

직업기술 수준이 높아져 진학이 요구된다는
것은 직업기술 수준과 학교교육 수준이 일치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
렇지 않다.
진학 위주로 하면 실업계 고교의 정체성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고학력 욕구가 강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과잉
학력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실업계 고교교육을 취업 위주의 종국교육으로
간주하는 것은 교육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이다.
기술과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계속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자료: 정철영(2001).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의 방향. 한국직업교육학회.

2) 실업계 고교의 체제

실업계 고교의 학교 체제와 관련하여 교육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 목표는 특정 학교 체제 안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이

다. 실업계 고교의 교육 목표를 취업과 더불어 진학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질

적으로 실업 교육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의미한다. 실업계 고교에서의 대학

진학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도 있어 왔지만, 취업이 1차적인 목표이고 학교

교육은 취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실업계 고교의 교육 목표

를 진학과 취업으로 설정한다면, 실업계 고교의 체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실업계 고교 체제를 개편하지 않고 진학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과 실업계 고교의 체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정철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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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안은 체제를 개편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이룰 수

있지만, 서로 상반된 목적을 하나의 체제에서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현재의 고등학교 유형에서

진학과 취업을 양축으로 하는 스펙트럼상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형으로 다양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철영, 2001).

강무섭 외(2000)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반계, 실업계, 특수 목적고, 특성화

고교라는 체제를 벗어나, 고등학교 체제를 일반계 고교, 통합형 고교, 전문계

고교로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합형 고등학교는 진학과

정과 다양한 직업과정을 동시에 개설하여 수요자의 진로적성과 능력에 부합

하는 과정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고등학교 유형을 가리킨다. 전문계 고교

는 동일 계열의 다양한 전공을 둔 기존 실업계 고교의 개념이며, 농업·공

업·수산해양·가사·실업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립 실업계 고교의 운영 실태를

III장에서, 실업계 고교의 발전 모형을 V장에서 각각 다루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새로운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교육 체제

를 개편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 체제의 개편 여부에 관

해서는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동의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와 토론을 포함하는 기초 작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3) 실업계 고교의 계열 조정 및 계열별·학과별 적정 인원 추정

실업계 고교의 교육 목표, 체제와 관련하여 실업계 고교의 계열 조정에 관

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업계 고교는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해운

계, 가사·실업계로 구분된다. 이밖에 두 개의 실업계열이 운영하는 실업고

등학교와 일반계열과 실업계열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고등학교가 있다. 그러

나 산업현장에서 분야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열

구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열 구분을 없애고 산업계의 직종이나 직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코스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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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여 이를 중심으로 학생의 전공 분야를 광범위하게 구성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실업계 고교의 계열별, 전공별 규모는 산업 사회의 중장기적인 인력 수요

에 대한 국가적인 예측에 기초하여 산정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실업

계 고교 개편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이와 같은 계획 없이 단순

한 양적 확장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계 고교

에서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정철영, 2001).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된 한 조사연구

(김형만, 2000)의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계열별 수요 전망을 <표 II-9>에 제

시하였다.

<표 II-9>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계열별 수요 전망

(단위 : 명, %)

자료: 김형만 외(2000).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체 수요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1950년 이후 실업계 고교의 교육 내용은 특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연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지식정보기술의

유용기간이 짧아지고, 인력이 고도화하면서 새로운 작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의 습득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

교교육이 직업기초능력의 함양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직무수행 능

력의 개발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연평균

증가율

농업계열 8,150 (2.8) 5793 (1.9) 3436 (2.0) 2913 (1.7) 2411 (1.4) -0.26

공업계열 109,967 (37.9) 94610 (45.6) 79252 (46.9) 87,620 (51.5) 92641 (54.5) -0.04

상업계열 165,761 (57.2) 122825 (48.7) 79,888 (47.3) 72246 (42.5) 65449 (38.5) -0.12

기타 6,121 (2.1) 6273 (3.8) 6424 (3.8) 7221 (4.3) 9496 (5.6) 0.12

전체 290,000 (100.0) 229,500 (100.0) 169,000 (100.0) 170,000 (100.0) 170,000 (100.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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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특정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실업계 고교 졸업

생들의 업무능력의 부적절성에 대한 산업체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직무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의 유용기

간이 짧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산업체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기초적인 직업능력의 배양에 강조점을 두는 동시

에,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계속교육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가르치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정태화, 2000a).

이에 대하여 강무섭 외(2000)의 연구에서는 직업교육의 내용면에서 학교

계열에 따라 각각 기초 직업능력이나 특정 전문지식과 기능을 함양하는 방

안을 제안하고 있다. 기초 직업능력의 내용에 대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

국직업교육학회의 공동연구는 기초 직업능력의 영역과 하위 요소를 다음 <표

II-10>과 같이 구명하고 있다(정철영 외, 1998).

<표 II-10> 우리 나라의 직업기초능력의 영역과 하위요소

직업기초

능력의 영역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요소

의사소통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듣기능력 말하기 능력

비언어적 표현능력 외국어 읽기 능력

수리능력
사칙연산이해능력 통계와 확률에 대한 계산능력

도표능력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대안선택능력

대안적용능력 대안평가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자기관리능력 진로개발능력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자원활용능력
자원확인능력 자원조직능력 자원계획능력

자원할당능력

대인관계능력
협동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정보능력
정보수집능력 정보분석능력 정보조직능력

정보관리능력 정보활용능력 컴퓨터사용능력
기술능력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자료: 정철영 외 (1998).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분석 .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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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계 교육 내용에 관해서는 실무 중심적인 내

용이어야 한다는 견해와 기초직업능력 배양에 힘써야 한다는 논의 등이 존

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학교 교육 내용은 단위 학교의 교육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점이다. 즉, 단위학교의 교육 내용은 개개 학

교가 진학, 취업, 진학과 취업 중 어느 것을 교육 목표로 설정했는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취업을 교육 목표로 하는 학교의 경우

에도 평생교육 체제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에 대한 준비는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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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사립 실업계 고교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 실업계 고교의 현황과 문제

가 . 실업계 고교의 운영 실태

지난 11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교육 육성 방안 의 일환으로 실업계

출신의 동일 계열 진학제도 를 18년 만에 부활하는 내용을 발표1)하였다. 종

전의 실업계 고교가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

하고, 1983년에 폐지한 본 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실업계 고교의 문제가 그만

큼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실업계 고교 진학 기피 현상이 입시 제도적 장치의 보완만

으론 해소되기 어려운 교육구조적·문화적 성격을 띤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

다면, 현 시점에서 전체 고교의 45%나 차지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를 근본적

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예컨대, 현재 고등학교 학생 수의 약 38%나 되는 실업계에 재학하고 있

는 청소년들을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방안을 설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본 장에서는 실업계 고교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그 대

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공립 실업계 고교에 비하여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사립 실업계 고교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평가하고,

향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실업계 고교의 현황

1) 동아일보. 200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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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의 학교 수는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고등학교 1,969개교 가운데 38.54%에 해당하는 759개교이다. 학생 수는

651,198명이고, 전체 고교생 수의 약 34.07%를 차지하고 있다(고등기술학교는

제외)(참조 <표 Ⅲ-1>).

아래의 <표 Ⅲ-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1년에서 2001년 사이에는 일

반계 고교 대 실업계 고교 수를 50:50의 비율로 만들려 했던 정책 등에 영향

을 받아 전체 실업계 고교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

계 고교는 반수 이상 감소한 데 비하여, 공업계 고교는 증가 추세에 있고,

상업계도 약간의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고도 약간의 증가 추세가

있었으나, 1990년 후반에 들어서는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산계 고

교는 반수 이상 감소하였다. 1998년도 이후에는 가사계 고교가 전문화의 양

상을 띠며 특성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상의 변화만으로 살

펴 볼 때, 199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실업계 학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점차 전문화 및 다양화 현상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 실업계 고교 수의 변화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1991-2001). 교육통계연보.

그러나 증가한 학교 수에 비하여 학생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특이한 양상

(참조 <표 Ⅲ-2>)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업계와 수산·해양계 고등학교의

계열 1 9 9 1년 1 9 9 6 년 1 9 9 7년 1 9 9 8 년 1 9 9 9 년 2 0 0 0 년 2 0 0 1년

농업고 5 1 2 6 2 7 2 6 2 8 2 6 2 7

공업고 1 13 184 19 1 2 0 0 19 6 2 0 3 2 0 9

상업고 2 19 24 8 24 8 24 7 24 7 2 3 8 2 2 5

수산고 9 10 10 9 9 8 8

가사고 - - - ( 1) (2 ) (3 ) ( )

실업고 24 6 6 6 3 6 8 8 2 7 5 7 3

종합고 2 0 2 2 3 7 2 3 2 2 2 2 2 0 0 2 14 2 17

합 계 6 18 7 7 1 7 7 1 7 7 2 7 64 7 64 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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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는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공업계는 일시적으로 증

가되었다가 다시 감소되고 있다. 이처럼 실업계 고교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와 실업계 고교의 사회적 위

상 저하 및 대학 진학 요구로 인한 실업계의 기피 현상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651,198명으로 전체 고등학교

학생의 34%나 차지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종래에는 상업계 학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던 것에 비해, 2001년에는 공업계 고교생이

231,716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녀 구성 비율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317,767명으로 48.79%를 점유하고 있어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Ⅲ-2> 실업계 고교 학생 수의 변화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1991-2001). 교육통계연보.

2) 실업계 고교의 설립별 현황

2001년 현재 실업계 고교 수는 757개교로 집계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앞의

<표 Ⅲ-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업계 고교가 225개교로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종합고 217개교, 공업계 고교 209개교, 실업고

73개교, 농업계 고교 27개교, 수산 해양고 8개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사립에 비하여 약간 많았지만, 상업계 고교에서는 사립이

계열 1991년 1 9 96년 1 9 97년 1 9 98년 1 9 99년 2000년 2001년

농업고 44,082 20,543 22,162 20,838 20,517 17,874 16,792

공업고 207,106 297,732 318,144 316,828 295,930 265,837 231,716

상업고 444,677 360,173 365,085 342,644 320,156 272,650 227,710

수산고 9,278 7,626 7,452 6,983 6,739 5,607 5,016

실업고 68,656 69,261 68,680 78,360 57,683 49,548

종합고 184,703 177,933 171513 130,049 127,335 120,416

계 939,433 960,037 927,486 851,751 746,986 65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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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로 오히려 국·공립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표 Ⅲ-3> 참조).

<표 Ⅲ-3> 실업계 고교의 설립별 학교 수(2001년)
(단위: 개교,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1). 교육통계연보.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남, 광주 등 여섯 지역에서는 국·공

립에 비하여 사립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 전북, 경북,

인천 등의 지역에서도 사립의 분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Ⅲ-4> 참조). 이러한 지역 분포 특성은 사립학교가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하여 보다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게 될 때, 전체 실업계 고교교

육의 새로운 진로나 좌표 설정도 가능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Ⅲ-4> 지역별 실업계 고교의 학교 수(2001년)

(단위 : 개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1). 교육통계연보.

계열

설립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수산고 실업고 종합고 계

국·공립 2 7 13 2 94 8 5 9 12 2 4 4 2

사립 - 7 7 13 1 - 14 9 5 3 17

계 2 7 2 0 9 2 2 5 8 7 3 2 17 7 5 9

사립

점유율
- 3 6 .8 % 5 8 .2 % - 19 % 4 3 .7 % 4 1 .7 6 %

지역

계열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농업 - - - - - - - - - - - - - - - - -
공업 22 13 5 4 2 3 1 10 - - - - 2 8 6 1 77
상업 32 18 6 6 3 4 - 15 1 8 4 8 4 12 8 2 131
수산 - - - - - - - - - - - - - - - - -
가사
실업 5 - - - 1 - 1 1 - - 2 1 3 - - - 14
종합 - - 1 - 1 1 - 32 5 - 4 16 4 11 20 - 95

계 59 31 12 10 7 8 2 58 6 8 10 25 13 31 34 3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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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Ⅲ-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립 실업계 고교의 계열별 분포는

서울, 경기지역에 상업계와 공업계 고교가 집중되어 있으며, 경남지역에는

종합고가 비교적 집중되어 있고, 부산지역에는 상업계와 공업계가 비교적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상업계 고교

중심으로 설립되어 전체의 41.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종합고로 29.9%,

공업계는 24.2%로 나타나고 있다(참조 <표 Ⅲ-5>).

<표 Ⅲ-5> 계열별 사립 실업계 고교의 지역 분포 현황(2001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1). 교육통계연보.

나 . 실업계 고교의 다양한 운영 체제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실업계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상승

하고, 신입생 수가 크게 감소해 가는 상황에서 실업계 고교의 개혁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는 학교 체제를 다양화하는 개혁 방안에 역

점을 두고, 특성화 고교 확대,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지정, 산학연계교

육 실시, 2+1체제 운영 등 다양하고 새로운 고교 운영 형태를 도입할 수 있

도록 노력하였다. 이들 가운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1996년 「신교육 체제 수

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중에서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다양화·특성화

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그 후에도 갖가지 제도적·법적 지원을 받

으면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요한 고등학교 유형의 하나

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정보화의 시대

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생들의 소질·적성·흥미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수용

하는 학교 체제로서 교육수요자들의 교육 선택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도록

지역

설립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국공립 19 16 10 21 6 6 9 68 43 24 33 42 53 51 32 9

사립 59 31 12 10 7 8 2 58 6 8 10 25 13 31 34 3

계 78 47 22 31 13 14 11 126 49 32 43 67 66 82 6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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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확대돼 나갈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업계 고교의 여

러 가지 운영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업계 특성화 고교

특성화 고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에 따라 조기에 진로를 결정

짓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정

보 고등학교, 디자인 고등학교, 전자통신 고등학교, 대중음악 고등학교 등과

같이 하나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형태의 학교이다. 즉, 학생의 적성

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선발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중시하는 학교

이다. 실업계열의 학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

황(참조 <표 Ⅲ-6>)에서 특성화 고교는 학생들의 실업계 고교 선택에 큰 매

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 이를 통해 실업계 학교들은 학생을 유치하는

데 있어 느끼는 곤란을 일부 해결하게 되었으며,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행·

재정적 지원으로 실업계 학교의 활로를 제시하는 한 방안이 될 것으로 간주

하고 있다.

<표 Ⅲ-6> 실업계 고교 입학 정원 미달 현황(1998-1999년)

연도

계열
1998년도 1999년도

농업 1,720 688
공업 3,252 3,507
상업 7,919 8,025
계 12,441 12,22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1998-1999). 내부통계자료.

2 ) 이종성 외 ( 19 9 7 )의 연구에 의하면 , 실업계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
조사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의사를 조사한 결과 , 전체 응답자의 9 2 .0 %가 입학
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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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고교는 1998년 당시 7개의 학교가 개교하였지만, 2001년 현재에는

30개 학교로 확산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열별로는

농업계 1개교, 공업계 11개교, 상업계 13개교, 가사계 3개교, 실업계 2개교가

특성화 고교로 분류되고 있으며, 총 학생 수는 5,71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업계 학교가 특성화로 전환한 비중이 높고, 공업계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

하고 있다. 특히, 상업계열에 속해 있던 가사고가 특성화 고교로 독립한 것

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사립은 6개교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

상은 실업계 사립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장

애 요인으로 인해 전환 자체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님을 반증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특성화 고교의 각 시·도별 설치 현황은 <표 Ⅲ-7>과 같고, 계

열별 설치 현황은 <표 Ⅲ-8>과 같다.

<표 Ⅲ-7> 시·도별 특성화 고교 설치 현황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1). 내부통계자료.

<표 Ⅲ-8> 계열별 특성화 고교 설치 현황(2001년)

계열 지역 학교명
설립

별

지정

연도
특성화 분야

농업 부산 동래원예고 국립 1999
생활원예, 환경조성, 식품산업,

생물공학

공업
부산

부산디자인고 〃 1999
세라믹아트디자인,인테리어디자인,

영상출판디자인,그래픽디자인
부산산업과학고 〃 1999 신발 관련
부산자동차고 〃 1999 자동차, 전자기계, 자동제어

알로이시오전자기계고 사립 1999 전자기계

인천
인평자동차정보고 〃 2000 자동차, 정보통신

한진고 〃 1999 금은세공

시도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계

1998년 1 1
1999년 3 1 1 1 1 1 8
2000년 2 1 3 1 1 1 2 2 13
2001년 1 2 2 2 8

계 1 8 1 1 4 1 1 1 2 4 3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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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1). 내부통계자료.

2) 통합형 고교

통합형 고교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이다. 일반 계열과 직업 계열을 물리적으로 구별하여 운

영하지 않고, 양 계열간 학생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나아가

학습 내용의 통합적 운영과 양 계열 교사의 협동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형태의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즉,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대학 진학을 희

계열 지역 학교명
설립

별

지정

연도
특성화 분야

공업

강원 삼척전자고 국립 2000 전자계열

충북 충북전산기계고 〃 1999 전산이용기계

경북
경산자동차고 〃 2000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기계

청도전자고 〃 2000 전자, 멀티미디어
전북 줄포자동차고 〃 1999 자동차

상업

서울 선린인터넷고 〃 2001 인터넷

부산
부산컴퓨터과학고 사립 2000

멀티미디어,인터넷,애니메이션,컴퓨

터그래픽, 컴퓨터실용음악
한국테크노과학고 국립 2001
부산영상고 〃 2001

대구 달성정보고 〃 2000 전자상거래, 멀티미디어

경기
한국애니메이션고 〃 2000 애니메이션

청담정보통신고 사립 2000 네트워크디자인
충남 충남인터넷고 국립 2000 인터넷상거래, 컴퓨터그래픽

경북
경북생활과학고 〃 2001
경주디자인고 〃 2001

경남
경남정보고 〃 1999
밀성정보고 사립 2001
남해정보고 국립 2001

가사
경기

한국조리과학고 〃 1999 조리
한국관광고 〃 2000 관광

제주 표선상업고(관광과) 〃 1999 관광

실업 제주
제주관광산업고 〃 2000

관광조리, 관광호텔,

관광외국어, 관광골프

제주관광해양고 〃 2000
관광정보통신, 관광공예,

관광외국어, 관광해양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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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학생에게 모두 자신들의 진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은 물론, 재학 중에도 진로 변경을 허용하여 학사를 관리하는 학교 를

의미한다. 특히, 재학 중에 진로 변경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입학 당시부터

계열에 따라 학생을 배정하는 기존의 종합고등학교와는 차이점을 갖는다.

2000년 7월 14일에 5개 실업계 고교를 통합형 고교 시범 운영 학교로 확정

한 후, 2006년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정철영, 2001:46). 통합형 고교의 시

범 운영 계획은 다음의 <표 Ⅲ-9>와 같다.

<표 Ⅲ-9> 통합형 고교 시범 운영 추진 현황

주 : 1. 제주공업고등학교는 단위학교의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0). 실업계고등학교 육성방안.

3)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이 학교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함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교

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 하한선을 지키되, 이외의 기준(보통·전문교과의 이수

하한선, 계열·학과 필수과목 및 이수단위 등)은 감안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이다(참조 <표 Ⅲ-10>).

지역 학교명 (현재) 기간 특징

인천 강남종합고등학교

2001 - 2006년

(시범 운영)

계열 통합형

경북 성주농공고등학교 -

전남 장성실업고등학교 -

충남 병천고등학교
조리학과와 애니메이션 과정

설치 운영
충북 증평상업고등학교 -

제주 제주공업고등학교
2004년 -

(계획 임)

인문 4학급, 공업4학급

(컴퓨터 공업, 환경공업,

차량공업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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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교육과정 자율운영 선정 학교 현황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0).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16개교 실업계 고교를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로 선정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실험학교 교사에게 부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정철영, 2001:46). 이러한 학교 운영 방식은 특히

사립학교들이 그 나름의 고유한 건학 이념과 경영 철학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해 나가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만

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4)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3) 교육

3) 직업교육훈련의 연계는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교육과정 및 훈련과
정을 서로 연결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교원, 학생 등의 인적자원과 시설, 설
비 등의 물적 자원, 그리고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연계의 형태는
수평적 연계와 수직적 연계로 나눈다. 수평적 연계는 동급의 학교 혹은 직업학
교, 사설학원, 직업훈련원 등의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하여 타 기관에서 이수한 교
육 훈련 내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상호 연결고리를 공유하는 교육이다. 수직
적 연계는 상·하급의 교육기관이 협약하여 교육과정을 협동적으로 연결하여 이
행하는 것으로, 하급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을 상급 교육기관이 학점으로 인정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이종성 외(1997)>. 교육체제 개편에 따

지역 선정 학교 설립별 비고

서울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 사립

*농업계 3개교

*공업계 7개교

*상업계 4개교

*수산·해운계 1개교

*실업고 1개교

(총 16개교)

부산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국립
대구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

인천
부평공업고등학교 〃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
광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
대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
울산 울산화봉공업고등학교 〃
경기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
강원 영월공업고등학교 〃
충북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
충남 천안공업고등학교 〃
전북 김제자영고등학교 〃
전남 강진농업고등학교 〃
경북 포항정보여자고등학교 사립
경남 함양실업고등학교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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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방안(Ⅱ)」을 통해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자 실업계 고교와 개방대학 등의 학교급간

상호 교육과정 연계운영을 제시하였다. 이에 1996년 8월 4개의 전문대학이

시범 지정되었고, 1997년에는 12개의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2000

년 현재에는 모두 40개의 전문대학이 이런 연계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고등

교육기관과의 연계교육 참여 현황은 아래의 <표 Ⅲ-11>에 제시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종성 외(1997)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가장 연계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으로 교사는 직업전문학교를, 학생은 전문대학을 선호

하였다. 많은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현실에서 이런

선호 의식은 정부 차원에서 전문대와의 연계 교육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현재 2+2 연계교육은 전문대학이 주체가 되어 시행

되고 있으며,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교 모두 장래의 입학자원 확보라는 현실

적인 문제 해결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고 연계를 실

시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생 중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학 기회를 제

공하고, 취업 후 다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및 그 밖의 연계 통로가 보다 활성화돼 나갈 필요가

있다(이종성 외, 1997:171).

<표 Ⅲ-11> 연계교육 참여 현황(1996∼1999년)

자료: 장명희 외(1999).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연계교육을 위한 운영체제 및 교

육과정 모형 개발. p42.

른 고등학교 직업교육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146-147.

구 분
전 문

대학 수

연 계

고교 수

연 계

학과 수

고교 연계 학과의 특성
동일

학과

동일계열

학과

인접

학과

1996년

-1998년

1차 시범 4 3

181 45 109 27
2차 시범 12 8
자율 참여 12 71

계 28 82
1999년 재정 지원 40 225 253 54 8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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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는 그 양적 비율면에서는 인문계 고교와 동등한 수준을 보이

고 있으나, 운영 내용상에 있어서는 큰 질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실업

계 고교는 학생 수 감소, 직업교육의 위상 약화, 직업교육을 경시하는 사회

적 분위기, 학생들의 대학 진학 요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실업계 고교 진학

기피 풍조가 확산되어 학교의 존립 자체에 위협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제도 도입, 통합형 고등학교

의 시험적 운영, 교육과정 자율운영,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 운영 체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실업계 고교의 위기를 근본적으

로 타파하기엔 모두 역부족이다.

다 . 현행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

1) 실업계 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실업계 고교는 우리 나라 근대화 초기에 심어져 있던 산업인력 양성기관

으로서의 긍정적인 인식이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위상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만연해 있는 유교적 인문숭상의 전통과 기술직에 대한 천시 풍조,

고등학교의 인문 중심 운영 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다(강무섭 외, 2000:41).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함

께 생활 수준이 윤택해지면서 대학 진학 욕구가 급상승하였고, 실업계에 진

학한 이후에도 대학에 진학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실업계에 진학

한 학생은 인문계 고교 진학에 탈락한 낙오자라는 인식이 실업계에 대한 총

체적 평가로 남게 되었다.

더욱이, 1995년 이후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고등교육으로 상향·조정되면

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급 교육기관인 전문대학으로 다수의 실업계

학생들이 진학하거나, 취업 후에라도 진학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반면, 신입

생 미충원율은 매년 7~8%에 이르고 약 5%의 재학생이 중도 탈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실업계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 열기는 매년 높아

져,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전문대, 산업대 포함) 진학률은 1990년 8%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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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1995년 13.2%, 2000년 42.0%, 2001년에는 44.9%로 계속 치솟고 있다. 반

면, 취업률은 1995년 81.6%에서 1998년 63.3%, 2000년 51.3%, 2001년 48.4%

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참조 <표 Ⅲ-12>).

아래의 <표 Ⅲ-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1997년 이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고, 진학률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계 고교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실업계 고교 운영 전반

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요청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Ⅲ-12> 취업률 및 진학률의 변화 추이

(단위 : %)

*입대 및 무직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1985-1999). 교육통계연보.

2)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탄력적 대비책의 미약

현재 우리 사회는 아래의 <표 Ⅲ-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환경의

급변에 따라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

조가 변화하고, 인력의 질적 요구 수준도 기능직에서 기술 전문직으로 상승

하고 있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업계 고교 졸업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신익현, 2001:5).

<표 Ⅲ-13> 직업 계열별 고용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신익현(2001). 실업계 고교의 활성화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6.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1999년

전문기술직 7.3 8.7 15.5 18.9

사무서비스직 37.8 38.7 33.9 35.8

생산직 54.9 52.6 37.8 33.7

년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취업률(%) 71.6 63.3 57.1 51.3 48.4

진학률(%) 23.5 28.8 35.2 41.9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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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고용 비중의 추이 변화는 실업계 고교에서 직업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실업계 고교는

급속한 직업세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변화에 따르는 재정적인 문제, 교사 수급문제, 학교 시설·설비의 개선

등 각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상존해 있어, 지식기

반사회에서의 새로운 고용 환경에 맞춰 능동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업계열 내부적으로도 상업계와 공업계, 농업계 등 각각의 계열에 존재하

는 문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동일시하여 공히 실업계의 문제로 다

루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직종은 점차

높은 취업률과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공업계 및 농업계는 본래의 직

종 비중이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려는 학생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3) 비효율적인 자격제도의 운영

실업계 고교 교육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 능력을 습득하고 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한 자격제도를 요구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자격제도는 자격의 질 관리 체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고, 산업

계의 질적 요구 수준에도 적극 부응하지 못해 왔으며, 실업계 고교 교육 자

체가 자격증 취득 풍조로 인해 내실을 다져 오기 어려웠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강무섭 외, 2000: 68).

무엇보다 그간의 자격 시험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실업계

학교의 이론 위주 직업교육 수준에 맞추어 출제되어 왔고, 시험 출제도 산업

현장의 전문가보다 교사나 대학 교수들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산업체의 요구

와는 큰 괴리를 나타내게끔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학

교의 교육과정 역시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실무 중심 교육과는 거

리가 있어, 학생들로서는 자격증 취득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학원에 다닐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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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생이 취업시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자격증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연구조사(이정표 외, 1999)에

의하면, 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실업계 고교 졸업생 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개인의 성실성 및 태도(83.3%)이며, 자격증 소지 여부를 고려

하는 것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교

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 대학에 쉽게 진학하기 위

해서라고 응답(28.8%)함으로써, 실업계 고교생이 자격증 취득을 진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이정표 외, 1999:124-5). 이러한 사실

들은 실업계 학생들의 높은 진학 욕구를 평생학습 차원에서 장려하고 활로

도 열어 주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은 취득을 위한 응시에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자

격이 689종(94.7%)이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자격이 21종(2.9%), 그

리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자격이 17종목(2.4%)으로 대다

수의 국가자격이 응시자격으로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기

술자격 597종목은 모두 학력 제한 없이 현장실무 경력만으로도 응시가 가능

하다(신명훈 외, 2000:29-30). 그러나 산업기사와 기사, 기술사 등의 응시 자

격4)으로는 학력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미진학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상

위 자격 취득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획일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급격한

산업체 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 무엇보다 전공계열 학과의

세분화가 대체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시대 변화에 따라 부상하는 정

4) 우리 나라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는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와 기능사→기
능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중 기능사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고, 산업기사는 전
문대학 졸업자, 기사 및 기술사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력 제한을 두고 있다.
본 연구진이 실시한 현장 면접조사에서 인평자동차정보고의 김정인 교감은 현재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취득하는 것은 대부분 기능사 자격에 국한되고 있는데,
우수한 졸업생들로 하여금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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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애니메이션, 복지 등 새로운 분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 어렵게 되

어 있는 형편이다.

또한, 교과목 수가 많고, 전공과목의 비중이 높게 편성되어 있으며, 현장

실습 및 자격증 취득, 대학 입시 준비 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직업교육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정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개발 구조하에서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및 운영 능력을 신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신익현, 2001:12-13).

실제로,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기초 학습 능력과 학습

동기는 매우 낮은 데 비하여, 교과목의 수나 교육 내용 수준이 매우 높고 이

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의 수학 능력을 고려한 학습자료 및 학습

방법, 현장 지향적인 학습 내용들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강무섭

외, 2000:47).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학교의 특성을 강조하여, 과정

별 선택과목의 개설 및 과목별 기준 단위의 증감 운영과 관련한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권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학교 교육과정의 운

영에 익숙해 있는 상태에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교원의 능력 한

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업계 고교에서의 현장 실무 교육이 미비하고 교육과정 내용이 자격제도

와 연계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현장 실습의 이수시기,

기간, 횟수 등이 학생 자신의 미래 직업을 탐색해 볼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현장과의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부재도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유연성 없는 교원 수급 조절

실업계 교원들은 일반계 교원 양성과 동일하게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의

교직 과정 설치 학과에서 양성되고 있다. 교직과목의 구성 체계 내에서 교육

학 과목과 전공과목의 이수 학점은 물론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이는 상대적

으로 실업계 교원 양성 교육과정으로서 전공교과 교육의 비중을 약화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교육실습은 2학점 4주간에 불과하여, 실업계 교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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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강무섭 외, 2000:52). 이처럼 실업계 교원의 특성이 결여된 상태에

서 양성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될 경우, 적령 학생 수 감소, 전공 교

과 통폐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할 과원교사들의 문제 해소시 또 한

번의 시련을 맞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특성화나 새로운 과(전공)의 신설이나 선택과목 확대의 경우, 새로운

자격을 구비한 교사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교사 자격증 소지자만을 임용·

배치하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교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도 실업계 고교의

교원 임용과 관련한 중요 문제중 하나이다. 일반계 교사와 동일한 임금 체계

도 실기지도까지 해야 하는 실업계 교원에게는 불평등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강무섭, 2000:57).

6) 시설·설비의 여건 미흡

실업계 고교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직업 능력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그에 상응한 실험·실습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실험·

실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반 시설과 기자재가 완전하게 갖

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실업계 고교의 시설 및 기자재는 양

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노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영선(1998)은 실업계에서 가장 필요한 재정 지원 분야로 시설·설비의

현대화를 위한 예산 확충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연구5)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의 확보 부족 및 노후

화는 일반계 교육에서 교과서 없는 교육과 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 그 심각성이 올바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즉, 직업교육의 중

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에 대한 투자는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실업계 고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확

보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의 <표 Ⅲ-14>와 같다.

5) 강무섭 외 (2000) 실업계 고등학교 종합 대책 연구 , 한상국 외(1999) 실업계 사
립고교 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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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현황

(단위: 천점, 억원)

자료: 강무섭 외(2000). 실업계 고등학교 종합 대책 연구. p60.

7) 현장실습 체계의 미비

실업계 고교의 현장실습은 크게 학생들의 실무능력 배양이라는 교육적인

관점과 산업체의 기능인력 확보 및 취업경로 개발이라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통하여 현장의 실

무 경험을 얻게 해 준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현장실습을 강조하는 반면, 산업

체 특히, 중소기업체는 향후 기능인력 확보이나 현재의 부족인력을 확보한다

는 경제적 관점에서 현장실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연계기관

의 관점 차이는 현장실습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비효율적인 현장실습 운영이 교육과정의 왜곡 운영을 가져온 측면도 소홀

히 인식될 수 없는 부분이다. 전공과 거리가 멀거나 효율성 없는 현장실습이

이뤄짐으로써,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초래된 것이 사실

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부족하고, 현장실습

의 계획과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계 교사의 업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외에도 강무섭 등(2000)은 산업체의 현장실습 기피, 현장실습 중 발생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모호, 현장실습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미흡 등이 산

업체가 오히려 현장실습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실업계 고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

시일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인 바, 특히, 실업계에 대한 뿌리깊

계열별
기준 보유 보유율 (%)

종수 점수 금액 종수 점수 금액 종수 점수 금액

농업계 31 100 1055 18 58 608 58.1 58.0 57.6

공업계 143 865 11590 95 556 6139 66.4 64.3 53.0

상업계 31 298 2856 16 197 1618 51.6 66.1 56.7

수산·해양 4 17 215 2 9 117 50.0 52.9 54.4

전체 209 1280 15716 131 820 8482 62.7 64.1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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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정적 인식이 실업계 고교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은 실

업계 고교 교육에 대한 긍정적 사고의 회복이 향후 중간 수준의 인적자원개

발 문제에 있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2.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유형별 운영 사례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실업계 고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

해 있지만, 각 학교들은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학교

운영을 다양하게 펼쳐 나가고 있다. 이 절에서는 실업계 고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업계 고등학교와 상업계 고등학교,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

교와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의 운영과 관련해 사립학교의 특징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공업계 고등학교

1) 학교 운영 현황

공업고등학교는 1993년 개교하였으며, 현재 전자과, 정보통신과, 전자

계산기과, 전자기계과를 개설하고 있다. 학생 수는 1학년이 457명, 2학년

439명, 3학년 50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 운영시, 모든 학과의 1학년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각각

1 : 1의 비율로 운영되며, 2학년과 3학년에서는 전문교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학과마다 이수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중 전자과의 교육과정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참조 <표 III-15>). 전자과 학생들은 재학 중 공업입문, 전자

계산 일반, 전기이론, 전자이론, 데이터통신, 전자기기, 전자응용, 전기전자측

정, 자동제어, 전기전자총신제도, 전자기초실습, 전자회로 실습, 전자응용실습

등의 교과를 이수하게 된다.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교육 목표-내용-방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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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제탐구 학습,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학습, 직접체험 활동 등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신장시키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극적으

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질, 적성, 능력에 따른 학생들의 다양성을 계발하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준별 수업 모형을 창출하여 활용하는

것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표 III-15> 공업고등학교 전자과 교육과정 :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전

문

교

과

과목
기준

단위
기준

교육

과정

학기별 단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공업입문 8 이하 8 이하 4 2 2

전자계산일반 8 이하 8 이하 6 3 3
전기이론 8 이하 8 이하 8 2 2 2 2
전자이론 8 이하 8 이하 8 2 2 2 2

데이터통신 8 이하 8 이하 4 2 2
전자기기 8 이하 8 이하 8 2 2 2 2
전자응용 8 이하 8 이하 4 2 2

전기전자측정 8 이하 8 이하 4 2 2
자동제어 8 이하 8 이하 4 2 2

전기전자통신제도 6∼12 6∼12 6 3 3
전자기초실습 40∼70 40∼70 14 7 7
전자회로실습 24 8 8 5 3
전자응용실습 16 9 7

전문교과 이수단위 계 82∼ 110 16 16 17 17 24 20

보통교과 이수 단위 계 70∼ 78 16 16 15 15 8 8
학급클럽활동 12 12 2 2 2 2 2 2

단체활동 4 4 1 1 1 1
총 이수 단위 204 35 35 35 35 34 30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지도는 고등학교 1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력과 생활 기능 학습의 누적된 부진을 해소하고 기

초실력을 충실히 확립시켜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교과별 지도교사가 가정

과 연계하여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책임 지도해 기초학력을 신장시키

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학습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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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가정과 연계하여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학생 내부에 잠재해 있는 최선의 자아 발견, 긍정적 사고력

형성, 자아존중 의식 개발, 협력 활동 및 상호 이해, 성취감과 소속감 고취를

위한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 학생 수 부족으로 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을 제때 공급할 수 없는 것

이 교육 운영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산업현장의 인력수급과 관

련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분명히 서 있어야만, 장기적인 학생 수 관리를 도

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각 직종의 기초산업 생산인력 을 파악

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양성해야 한다.

나) 1998년 이후 실업계 고교에 대한 기자재 및 시설비 지원이 전혀 이뤄

지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전 노동자 가운데 순수 기능공은 24.7%를 차지하

고 있는데, 이는 불변의 점유율로 다른 직종이 변화·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런 수준의 기초 생산인력은 반드시 요구된다. 예를 들면, 용접기술은 단순숙

련 분야의 기술로서, 전문대학에서 습득하기는 부적절한 기술인 만큼, 이 분

야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길러내도록 하기 위한 지원은 반드시 주어져야 한

다.

다) 계열 성격이 상이한 상업계와 공업계에 대한 교육 및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 운영 및 학생들의 실기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업

계의 경우, 상업계에 비해 기능 습득에 걸리는 기간이 길고, 실험기자재가

규모가 크며, 고가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업계의 실험실습비와 기자재 구

입비를 상업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해서는 안 되며, 계열별로 구별되어

차등 지원돼야 한다.

라)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공업계

고교의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대입특별전형제도 를 부활시켜 진학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실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계열의 수능 신설도 실

업계 고교교육을 활성화시키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5 -



마) 재학생 대부분(약 2/ 3)이 빈곤가정 배경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

보호대상자, 결손가정, 빈곤가정의 학생들에게 학교는 꿈과 희망을 주는 곳

이어야 한다. 학생 각 개인의 잠재 능력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휘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바)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장기간의 기능 연마가 필요한 공업 실습이 어려

운 상황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공고 필수 19단위), 실습시간을 3학년

한 학기 정도에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고

교 단계의 기술교육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교과서를 재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학과 영어 과목에 있어서 공고생 수준에 맞춘 교재가 필요하다.

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교사의 연수는 수

시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교과에 한해서는 교사 자격증이 없더

라도 기능 기술면에서 탁월한 사람을 교사 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자) 실업계 교사의 양성제도가 일반계 교사의 양성과는 구분돼야 한다. 실

업계 고교의 일반교사에게는 실업교육과 관련한 교과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에게도 특별 실업교육 수당 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3) 시사점

가) 산업이 고도화되고 발전한다고 하여도 기능공에 대한 기본 수요는 항

상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공업계 고교가 기능공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는다면 정부는 이러한 기술이 사회에 꼭 필요한 기술인 점을 고려하여 적

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공업계 고교는 상업계 고교에 비하여 기능 습득에 걸리는 기간이 길며

실험기자재가 규모가 크며, 고가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험실습비와 기자

재 구입비 책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실습소의 원

활한 운영 등의 방법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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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을 원하는 시점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적

인 차원에서 산업체의 인력 수요에 따른 조사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

다. 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효율적으로 학생 수를 관리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 공업고등학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교육의 실시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업계 고교 특히 사립학교에서 각 학교

의 개성과 전통에 적합한 성인 대상의 기초 직업교육 실시를 자유롭게 전개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제도적·물적 지원이 요청된다.

나. 상업계고등학교

1) 운영 현황

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는 현재 1학년 190명, 2학년 110명, 3학년 179

명이 재학 중이다. 경영정보과, 정보처리과, 상업디자인과, 사이버정보통신과,

생활예술디자인과, 만화영상과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경영정보과와

상업디자인과는 3학년에만 있다. 이들 중 정보처리과의 교육과정 편성은 아

래의 <표 III-16>과 같다.

한편, 여정산고는 최근 지원생수가 모집인원보다 적은 미달 사태가 일

어나고 있고, 정보통신 관련 전공을 개설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자 하였

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1999년도에 이어 2000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도 미달 현상을 보였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중점을 두는 사항은 교과간의 관련성, 학년간의 연

계성을 고려함으로써 각 교과의 핵심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될 수 있

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과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 학습 효

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의 배열과 순서, 비중,

방법 등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 이외에도 교육 방송 시청각 기자

재, 컴퓨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관련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하여 도덕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

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안전 교육, 성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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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다.

<표 III-16> 여정보산업고등학교 정보처리과 교육과정: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과

목
기준단위 기준 본교

학기별 단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

문

교

과

필

수

상업경제 4∼12 6 3 3
상업부기 4∼12 6 3 3

전자계산일반 4∼12 8 4 4

선

택

프로그래밍 II 4∼12 6 3 3
자료처리 4∼12 6 3 3

전자계산실무 4∼12 8 4 4
경영대요 4∼12 6 3 3
문서실무 4∼12 6 3 3
상업영어 4∼12 6 3 3
상업미술 4∼12 4 2 2

프로그래밍 II 실습 4∼12 8 4 4
자료처리실습 4∼12 8 4 4
컴퓨터그래픽 4∼12 8 4 4

전문교과 이수 단위 계 82∼ 86 14 14 13 13 16 16
보통교과 이수 단위 계 70∼ 104 18 18 18 18 14 14

학급 클럽활동 12 2 2 2 2 2 2
단체활동 4 1 1 1 1

총 이수 단위 206 35 35 34 34 34 34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 최근 몇 년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정보통신

관련 전공을 개설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효과는 나타

나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의 진학 담당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홍보

에 더욱 힘을 쓰고 있다. 동시에, 여정산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기 위한 시도로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전환에 따른 신규

교사 임용 문제는 기존 교사들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가능한 한

교사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부전공 연수를 받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

학원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재

단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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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학 중인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떨어지며, 학업에 대한 동기가 매우

낮다. 이에 따른 중도탈락률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전공

과목과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동아리 활동, 클럽 활동, 그리고 특기적성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애교심을 높이고자 하나, 사

물놀이반 등 극소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3) 시사점

가) 여정산고는 최근 몇 년 동안 신입생 모집이 부진하였으며, 학생들

의 낮은 기초학습능력과 학습 동기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 학생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정산고를 비롯하여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들은 인문계 또는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을 해결책 중의 하나로

심각하게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계 고교에 대한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인문계 또는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려고 하는 개별 학교에 대해서는 이에 필

요한 행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 여정산고는 구청과 연계하여 희망하는 주민들의 직업소양교육에 학

교 기기와 교사들이 활용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실업계 고등학교는 인근 주민의 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주민교

육센터나 저학력 성인교육 프로그램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다. 공업계열의 특성화 고등학교 : 자동차고등학교

1) 운영 현황

본래 기술고등학교였으나, 2001년 3월에 자동차고등학교 로 특성

화 고등학교 변경 인가를 받아 1학년 180명을 모집하였다. 2, 3학년은

기술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재학 중이다.

2000학년도 기술고등학교 시기에는 2학년을 대상으로 주·야간 9학급

각 54명씩 모집하여, 486명을 모집하였으나, 점차 그 인원이 줄어 2001년에

는 2학년이 150명만 모집되었으며, 현재는 107명만 재학하고 있다. 3학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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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452명에서 현재 126명이 재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특성화고교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특성화 고교로 전환한 후, 1학

년 180명의 모집 정원 중 91%를 모집하였다.

기존의 전자과, 정보처리과, 자동차정비과에서 특성화 전환 후 전자과는

폐과하고, 정보처리과는 멀티인터넷과로, 자동차정비과는 자동차과로 각각

과명을 변경하였다. 교사 수급면에서는 일부 교사가 부전공 연수 및 개편 관

련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02년 학급 증설시 전공교과 교사를 산학협동 겸

임교사로 채용할 예정이다.

<표 III-17> 자동차고등학교 자동차과 교육과정 :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2001년에 처음 모집한 자동차과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일반교과 4 : 전문교

과 6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교과를 보면, 먼저 필수교과로 공업입문,

전자계산 일반, 기초제도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선택교과로 자동차구조,

전

문

교

과

과
목

기준 단위
교육
과정
기준

현재
교육
과정

학기별 단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필

수

공업입문 10이하 6 3 3

전자계산일반 10이하 6 3 3

기초제도 10이하 6 3 3

선

택

자동차구조 10이하 12 3 3 3 3

자동차전기 10이하 6 3 3

중장비구조정비 10이하 6 3 3

기계일반 10이하 6 3 3
기계재료 10이하 6 3 3

자동차정비 10이하 6 3 3

전기전자측정 6∼12 6 3 3

자동차기초실습 40∼70 12 6 6

자동차실습 40 10 10 11 9

현장실습 2 2

전문교과 이수 단위 계 120 9 9 19 19 32 32

보통교과 이수 단위 계 92 72 23 23 13 13

특별활동 12 2 2 2 2 2 2

단체활동 4 2 2

총 이수 단위 208 36 34 36 34 3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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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기, 중장비 구조 정비, 기계 일반, 기계 재료, 자동차 정비, 전기전자

측정과 자동차 기초실습, 자동차 실습, 현장 실습 등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

다(참조 <표 III-17>).

이 학교는 자동차고등학교로 개편되기 이전에는 인건비와 실험실습비에

대해 일부 보조를 받았으나, 개편 후에는 인건비 전액 보조를 받으며, 실험

실습비 상당 부분도 보조받고 있다.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 자동차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과정은 복합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일형인 자동차 분야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타 학

교와의 연계가 가능하다면, 단일형으로도 발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복

합형의 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정보고로서의 다양한 교육이

제공돼야 할 것이다.

나) 정부의 재정 지원은 증가되었지만, 20년 된 낙후 시설 및 기자재를 보

완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다) 특성화 전환 후에도 학생 학부모들의 상당수(약 30%)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생존을 위해선 이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

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5년도 대입 수능시 실업계열 신설을 추진

하는 방안이 현실화돼야 할 것이다.

라) 사립 실업계 학교 설립시, 학교운영보조금/ 의료보험 및 퇴직금에 해당

하는 법정부담금의 부담 문제가 법인으로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

따라서 사립 실업계 고교에 한해 법정 부담금의 전액 교비 지원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마) 고졸 졸업자가 현재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기능사 만이 유일한데, 우

수 학생이 산업기사 등의 상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제도

가 확대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바) 자동차고는 종교재단의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 교사와

학생의 해외 연수가 기회가 많은 편이다. 한때, 학생들의 중국 연수를 기획

하였으나, 교육부의 학력 인정문제, 법무부의 비자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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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의 지원만 가능하다면 해외 연수 및 국제학생 교류 활동을 보

다 활발히 추진하여, 신입생들의 유인 효과는 물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수월성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사점

가) 특성화 고교인 자동차 고등학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진학

에 대한 욕구는 다른 계열의 실업계 고등학교와 차이가 없다. 특성화 고등학

교에서도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과 취

업이라는 두 가지 교육 목표 설정과 이에 따른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동차고등학교는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기 전에 재취업을 원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일부 자격증을 취

득한 주민들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경험에 힘입어,

자동차고등학교는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으로 주민 자동차 정비, 주

민 인터넷 교육 실시 등을 기획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면, 특성화 고교를 포함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

직업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센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상업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 : 정보통신고등학교

1) 운영 현황

정보통신고는 종합고등학교에서 1999년 정보통신고등학교

로 학교명을 바꾸면서 정보통신 관련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네트워크 디자인

과)로 지정·승인 받았다. 2000년 네트워크 디자인과 1학년 2학급(92명)을 모

집하였으며, 2001년에도 2학급을 모집하였다. 기존의 다른 과들을 특성화의

대상이 아니고, 네트워크 디자인과만 특성화 대상에 해당된다.

정보통신 특성화 고교로 지정받은 네트워크 디자인과는 전자계산일반, 상

업경제, 그래픽 디자인, 전자계산 실무, 정보통신 일반, 프로그래밍실무, 전자

상거래 일반, 정보통신 실무, 컴퓨터그래픽, 상업부기, 웹디자인, 인터넷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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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시스템 프로그래밍, 사무자동화 실습, 멀티미디어 제작, 데이터 통신, 웹

프로듀서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 가운데 네트워크디자인과 교육과정

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정보통신고등학교 네트워크 디자인과 교육과정

구 분 과 목

기준

단위

수

이수

단위 수

이수 단위 배정

1학년 (2001) 2학년 (2002) 3학년 (2003)

1 2 1 2 1 2

전

문

교

과

전자계산일반 8 4 4
상업경제 4 2 2

그래픽디자인 6 3 3
전자계산실무 6 3 3
정보통신일반 8 4 4

프로그래밍실무 6 3 3
전자상거래일반 6 3 3
정보통신실무 8 4 4
컴퓨터그래픽 6 3 3

상업부기 6 3 3
웹디자인 14 3 3 4 4

인터넷서버 6 3 3
시스템프로그래밍 8 4 4
사무자동화실습 6 3 3
멀티미디어제작 6 3 3

데이터통신 6 3 3
웹프로듀서 4 2 2
소 계 114

전문교과 이수 단위 계 114 16 16 19 19 22 22

보통교과 이수 단위 총계 74 74 15 15 12 12 10 10

교과 이수 단위 총계 82 188 31 31 31 31 32 32

특별활동

이수단위

학급ㆍ클럽활동 12 12 2 2 2 2 2 2

단체 활동 4 4 1 1 1 1
이 수 단 위 총 계 204 34 34 34 34 34 34

정보통신고는 1998년부터 특성화 교육을 준비해 왔으며, 1999년 특성

화 교육을 위한 기본 환경을 조성하면서 특성화 고교로 지정 받았다. 2000년

에는 정보통신부의 s/ w 특성화 고교 및 실업계 고교 지원을 받아 현재 특성

화 기반 구축을 진행 중이다. 2001년에 두 번째로 정보통신부의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특성화 고교를 지정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공고

와 기업체 근무자, IT 관련 학원 강사 등을 직접 접촉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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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보통신고는 정보통신 부문 특성화 고등학교로서의 전국적인 모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첨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하고 있

으며,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연수 기회를 최대한 확대시킬 예

정이며, 특성화 관련 교과의 교재 및 교수방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

다.

또한, 정보통신고는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학교로 인식되

기 위해 산학협동 지원 체제를 구축 유지하고, 산업체 동향 및 신기술의 경

험을 습득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즉시 반영하고, 실무 위주의 현장 교육을 하

며, 산업체의 주문형 교육 등을 실시하려 한다.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 정보통신부문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특성상 교육에 첨단 시설과 기자재

가 필요하다. 교육청에서는 기기의 사이클을 5년으로 잡고 있으나, 학교에서

는 3년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재단 전입금과 정보통신부와 교육청의 지원으

로 일단 필요한 기기 및 시설을 마련했으나, 향후 update 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 복합형(실업과 + 보통과 + 특성화과)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

육과정 운영이 복잡하다. 보통과는 금년에 졸업생을 배출하면 없어질 예정이

며, 실업과는 점진적으로 정보통신 관련학과로 개편을 추진중이다.

다) 학부모와 재학생 대부분이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진학

을 위한 특별반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3) 시사점

가) 정보통신고등학교도 특성화 고교로 지정되기 전에는 다른 많은 상

업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신입생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

러나 특성화고교로 지정되고, 첨단 정보통신 장비와 현장 경험이 있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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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확보하게 되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신입생 미달 현상이 해결되고,

지방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입학 문

의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산업 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 수

요를 충족시켜주는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이 실업계 고교의 주요한 활로 중

의 하나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나) 정보통신고등학교의 경우도 자동차 고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

로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진학 욕구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 특성

화고교의 여건에 따라 대학 진학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 교육 목표 설정과

이에 따른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3. 사립 실업계 고교의 특성과 운영 방향

가 . 사립 고교의 특성 : 자율성 및 다양성 중시

오늘날 주요 선진국가들은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의 다양성과 독자성

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원화를 추구하는 사회

에서는 교육 부문에서도 다원화 현상을 추구하게 마련이며, 이를 위해 교육

체제의 관리자인 교육 행정가와 교육 활동의 담당자인 교사들이 교육 본래

의 목적을 위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고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

적인 교육조직의 관료화로 말미암아 교사와 교육행정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

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의 활동 폭도 상당히 제

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교육기관들이 정부의 간섭과 규제 속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타 교육기관에 비하여 자율성과 다양성을 활동의

전제로 삼아야 하는 사학의 경우 교육행정이나 학사 및 교육과정의 운영면

에서 더 강력하게 자율과 독립을 요구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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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육의 자율성은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유에 있는 것

이다. 그리고 교원에 있어서는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교육의 전문가로서

교원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

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1999b:24). 사학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자율성의 핵심

이란 학교의 운영 주체인 사학 법인의 자율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학이 자체적으로 설립자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에 합당한 교

육과정을 설계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설립자의 교육 철학이나 건학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학 이념을 독자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사학에 대한 올바른 육

성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육은 공공성6)을 띠고 있으므로 비록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사학

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교육 이념과 목표, 그리고 제반 기준을 공통적으로 적

용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사학도 국·공립학교에 준하는 규제와 감

독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사학의 설립 운영자가

사인(私人)임을 존중하여 인사, 재정 및 학사 운영에 있어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도 필수적인 것이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현재 각급 사립학교는 국가의 교육 목표 실현과 교육

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이유로 감독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의 많은 지시와 하달이 극히 세부적인 학교

운영 사항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주어지고 있으며, 독자적인 학교 운영은 사

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사학이 독자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

할 때, 공교육 전체는 여전히 획일성과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창의적

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전개하기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사학이 사학

6) 사학의 공공성은 사학은 공익을 위한 기관(公益性), 사학은 공학과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음(衡平性), 그리고 사학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조성을 받는다(助成性)는 의
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학의 양면성은 사립학교법 제 1조에서 사립학교
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
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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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특성과 기능을 제대로 살려 발전해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사회

가 지니고 있는 교육 역량의 최대치가 학교제도 속으로 유입되기를 기대하

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공립학교는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최

저선을 보장해 주고, 그런 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여건 속에서 개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학을 통해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형성될 때, 공·사립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도 그리고 공교육 전체

의 동반 발전도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사학은 공학의 보조기관이 아니

며, 따라서 그 자체로서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과 행·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받아 운영되어야 한다.

한편, 사학의 설립 주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국가가 육성·지원할 필요

가 없다는 잘못된 편견도 지양되어야 한다. 사학이 국가의 주요사업인 교육

사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국가의 지원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재정 지원

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실업계 고교교육에서는 더욱 공·사립 구분 없이 기

본적인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학은 국·공립학교와는 다른 특수한 교육 목적을 지님은 물

론 학교 운영의 다양성을 추구해 나갈 가능성을 지녔음으로, 정부는 사학으

로 하여금 공공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학 정신에 따른

독창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실업계 학교별의 특색

있는 전문 교육과정을 영위하도록 하는 등 창조적인 학사 운영을 유도해 나

가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학은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정 부분 공교육기관

에 준하는 공적인 통제가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민간육영기관으로

서 그 운영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나 . 현행 사립 실업계 고교의 난제

1) 실업계 기피 현상으로 인한 학생 모집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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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현재 실업계 고교는 전체 759개이며, 이 가운데 사학은 317개로 전

체 실업계 학교의 41.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립을 불문하고, 실

업계 고교는 진학 기피로 인한 지원 학생 수의 감소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사립 실업계 고교의 지원률이 공립에 비해 더욱 낮은 수준을 보여 학

교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돼 학생

수 증감이 학교 운영 경비 확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립과 달리,

사립은 학생 수 감소는 그에 따른 수업료 수입의 감소를 불러와 그만큼 학

교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지명도

있는 사립학교들은 그나마 정원 모집에 성공하고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높은 정원 미달 현상을 보이고 있다(참조 <표 Ⅲ-19>).

<표 Ⅲ-19> 서울지역 일부 상업계 고교 지원 현황(2000학년도)

(단위: 명)

주: 학교명은 임의로 설정함.

현실적으로 서울지역에서 사립 상업계 학교는 32개교인 데 비해 공립은 16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립 상업계 학교의 미달자 수가 총량적으로 더욱 클

학교명 설립별 모집인원 지원자 수 미달자 수 지원율 비고

A상고 공립 630 645 -15 102 정원모집

B여상 사립 420 426 -6 101 〃

C여상 사립 504 511 -7 101 〃

D여상 사립 378 380 -2 101 〃

E정산 공립 504 506 -2 100 〃

F여상 사립 1008 1009 -1 100 〃

G여정산 공립 588 588 0 100 〃

H여정산 사립 504 301 203 60 정원미달

I정산 공립 252 148 104 59 〃

J정보고 사립 630 615 18 98 〃

K여전산 사립 840 725 115 86 〃

L여정산 사립 252 108 144 43 〃

M여정산 공립 714 250 464 35 〃

N여정산 공립 630 203 427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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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업계의 경우도 사립이 22개교이고, 공립이 13개교

인 점을 고려하면, 학생 부족현상은 사립에서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개

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 학생의 기초학습능력 부족 및 여학생의 부적응 현상 심화

실업계 고교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업 동기가 낮고, 기초학력이 떨어

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중도 탈락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2001년도 실업계 학생 651,198명 가운데, 학적 변동 학생 수는 33,215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중퇴 학생 수는 32,071명으로 전체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20>에서는 사립학교의 학생 변동율이 국·공립과 비

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으나, 특이한 점은 사립에 재학하는 여학생의 변동

율이 공립에 비하여 매우 높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표

Ⅲ-21>).

<표 Ⅲ-20> 실업계 학교의 학생 변동률

(단위: 명)

주 : 변동 사유에는 제적, 중퇴(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사망), 휴학, 유급, 복학,

전출, 전입 등을 포함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교육개발원(1999-2001). 교육통계연보.

설립별

년도
변동 학생 수 국공립 사립 사립 변동률

2001년 33,215 17,215 16,000 48.17%

2000년 32,188 16,125 16,063 49.9%

1999년 33,714 16,277 17,437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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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사립 실업계 여학생의 변동률(2001학년도)
(단위: 만명)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교육개발원(2001). 교육통계연보.

위의 <표 Ⅲ-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도 국·공·사립별 남녀학

생의 변동사항을 보면, 전체 33,215명 가운데 사립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8,315명이나 되었고, 이는 국·공립 여학생의 변동 수 4,851명에 비하면, 약 2

배 가까이 높은 숫자이다. 여학생의 변동 사유로는 부적응이 가장 높고, 다

음이 가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립학교 여학생의 학교 적응력이 공

립 여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원

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향후 보다 심도 있게 다

루어 볼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진로지도 체계의 미흡

많은 실업계 고교생들이 부적응 현상으로 인하여 중도탈락하는 것은 학습

능력의 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일반계 고교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실업

계에 진학한 경우7)가 많은데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결과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실업계 고교에서는 낮은

학력 때문에 실업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올바로 진로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진로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문상담

7) 임천순·진미석(1997)의 연구에 의하면, 교원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주요 기능으
로 기술인력을 제공하여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기능, 불우한 가정환경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성적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농업계열의 교사들은 공업계나 상업계에 비하여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업
계 고교교육의 진단과 과제: 실업고교 특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p358-9>.

성별

설립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변동률

국공립 17,215 12,364 4,851 28.17%
사립 16,000 7,685 8,315 51.96%
계 33,215 20,049 13,166 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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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족과 학생들의 인식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주로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만 일시적인 취업 알선과 진학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 대

한 이해와 진로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보통

이다(강무섭 외, 2000:78).

결국, 실업계 고교 진학생들은 원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게 되고, 그에 따른 부적응현상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

을 거듭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 학생들의 적성을 찾아 줄 수 있는 일관된

적성검사의 실시, 활용이나 학교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

담 및 진로지도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각 학교 자체의 노

력만으론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립의 경우는 전담 진로지원팀

을 학교들이 연합으로 조직하여 중학교 3학년 단계부터 실업계 지원이 불가

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고교 입학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심화 진로지도를 본격 시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교원의 사기 저하 - 과원교사 및 상치교사의 좌절

사립학교에서는 실업계 고교의 구조 조정이나 교육과정 개편 시 발생하는

과원 및 상치교사 문제로 교원의 사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특성화 전환

이나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에 따른 전공이나 교과의 대체 신설 시, 폐지되는

교과나 전공의 담당교사들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많은 교원들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신분을 유지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주기적 전보나 순회교사 임용 등 과원 및 상치교사 해결

에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공립과 달리, 임용과 함께 장기간 한 학교에서

직을 유지해 가는 교사들이 대부분인 사립에서 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제한적이다. 공립으로의 특별 채용이 부분적으로 시행

되고는 있으나, 사립의 과원·상치교사를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주기에는 역

부족인 형편이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체제의 변경을 통해 고용환경의 변화

에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학교들조차도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새로운 전

문교과 교사의 채용마저 이미 정해진 한도의 교사 배정 정원을 넘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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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적 난관 때문에 보류 혹은 백지화하는 등 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자체를 세우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로 새로운

교과의 교사를 채용하고 있고, 과원·상치교사는 복수/ 부전공 연수를 받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나, 연수 경비의 학교 부담에 무

리가 따르고, 연수 후의 새로운 교과 수업시 사실상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교사들의 기술 수당이 과소해 기술교과 교사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

는 현실도 문제이다. 이론과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교과 교사들은 일반교과

교사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수업에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수당이

현재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5) 불충분한 시설·설비와 자원 문제

실업계 고교의 중요 문제들을 외부요인(낙오생 학교라는 인식, 대학 진학

에 불리하다는 인식, 실업계 출신의 차별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함께, 내

적 요인(실습에 불충분한 시설과 재원, 유능한 교사 부족, 학생의 낮은 질

등)에서 초래되는 문제로 인식할 때, 공립학교의 교사들은 내적 요인 중 유

능한 교사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 교사들은 불

충분한 시설과 자원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천

순·진미석, 1997:361-362).

이것은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설비 문제가 특히 사립학교의 운영에

서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현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공립과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일부 경기지역에서 인근의 공립학교에 비하여 시

설 및 설비가 낙후한 사립학교들이 두드러지게 학생 모집에 곤란을 겪는 현

상도 뒤떨어진 교육 환경에 대한 지역 학부모들의 불신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특성화 전환을 통해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하드웨어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공립학교에 비해서

는 여전히 질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공·사립간의 교육 환

경에는 상당한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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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미온적인 행·재정적 지원

사립 실업계 고교의 학교 운영상 어려움이나 난관을 매우 미온적이고 소

극적으로 바라보고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도 사립학교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주민의 학

습장으로 사용하고자 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협의조차 꺼리는 등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즉, 교

육 대상을 실업 상태의 저학력 중·장년층에게까지 확대시켜 사립 실업계

고교가 처한 교육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해 보고자 하는 자구 노력마저

도 정부의 방관과 비협조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공업계 고교에서 19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중·장년층 대상 정보소

양교육에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실직자 등 교육 취약계층이 다수 참여하면

서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재정적인 면에서 교육 당국이나 지역 자치단체의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강사료나 교재비, 시설 운영비 등을 고스란히 학

교측에서 떠맡아야 하는 부담으로 오히려 학교 경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 형편이다(참조 <표 Ⅲ-22>). 이런 현실은 사립 실업계 고교들이

독자적으로 수립한 발전 계획에 따라, 주 교육 대상을 고교 수준의 학령 인

구는 물론, 기초 직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전 연령층의 실직자 등으로 확대함

으로써 학교의 경영 개선 효과와 함께, 국가적인 평생학습 체제의 성립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립 공업계 학교의 전기료가 영업용 요금으로 고지돼, 학생 수 감소로 인

해 적정 수입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로서 기본 교육시설조차 유지하기

힘든 것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사립학교의 전기 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시켜 시설·유지비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의 행정적 배려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가시적 반응은 아직 나타나고 있

8) 연구진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실업계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경기지역의 한 사립학
교의 경우, 학교시설을 평생교육 학습의 장으로 개방해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대
다수 주민들은 인근의 시설이 양호한 공립 학교를 보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런 활동에 있어서도 사립의 경쟁력은 높을 수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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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실정이다. 오히려, 교육 당국은 공업계 고교에 지급되고 있는 연

120만원 정도의 학급 운영비에 대해 학교가 이를 학생 수 감소로 미처 사용

하지 못했더라도 전액 회수해 가는 등 학교 경영 사정을 어렵게 하는 시책

을 펴고 있다. 학교 시설·설비면에서도 공립은 계속적으로 관할청의 지원을

받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소요 예산의 80%를 지원받는 대신

에 학교 법인에서 나머지 20%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

이 보통이다.

교육부의「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일반계 고교는 학급당 학생

수 35명 감축에 필요한 학급 증설 비용 등을 지원 받고 있지만, 실업계 고교

는 이미 몇 년에 걸친 지원 학생 수 감소로 35명을 채우기도 어려운 처지라

이에 따른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 Ⅲ-22> 은곡공고의 평생교육학습장 운영 현황(2001. 10.)

자료: 은곡공업고등학교(2001). 학교운영계획. 내부자료.

이처럼 실업계 고교의 문제는 공·사립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학교마다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공립에 비하

연도 개설강좌명 기간 비용 대상 수강인원 강사

1997년 컴퓨터교육 5/ 18-7/ 19 무료
학부모 및

지역주민
20명

교사

2명

1998년

컴퓨터교육반 1기 5/ 11-7/ 11 무료
학부모 및

지역주민
50명 2명

컴퓨터교육반 2기 9/ 28-11/ 23 무료
학부모 및

지역주민
12명 2명

1999년

컴퓨터교육반 1기 5/ 10-7/ 8 무료
학부모 및

지역주민
22명 2명

컴퓨터교육반 2기 10/ 4-12/ 9 무료
학부모 및

지역주민
9명 2명

2000년

인터넷교실 1기 4/ 26-6/ 28 무료
학부모 및

지역주민
42명 2명

인터넷교실 2기 9/ 27-11/ 22 무료
학부모 및

지역주민
21명 2명

2001년 인터넷교실1기 5/ 7-7/ 2 무료
학부모 및

지역주민
41명 2명

- 74 -



여 사립학교는 특히 행·재정적인 지원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

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학교 운영에 미치는 효

과의 강도와 범위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안고 있

는 시설·설비면에서의 상대적 낙후성은 공·사립간 교육의 경쟁력을 결정

짓는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 . 사립 실업계 고교의 운영 방향

사립 실업계 고교가 안고 있는 당면 과제들은 비록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향후의 사립 실업계 고교에 대한 정책은

사학이 보다 창의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

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시켜 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 바, 이는 사립 실업

계 고교교육의 경쟁력 확보면에서도 시급한 일이다.

특히, 실업계 고교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중점 부각되는 등 실업계 고교

의 고사 위기가 목전에 다가온 현실에서는 기존의 정부 정책에 근원적인 변

화가 요구된다. 사립 실업계 고교가 학교 운영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면에서

보다 자율성을 살려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은 새로운 운영 체제의 도입이 적극 요구된다.

1) 특성화 교육과정의 설치 및 개편 운영

사립학교 교육의 특성화는 학제나 제도의 변경을 통한 특성화가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통한 학교 특성화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대한

사립중고등학교장회, 1999c:44). 즉, 지금처럼 획일적인 방식으로 편성·운영

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모든 학교들이 특정한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을 강조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각 사립학교가 자신

만의 특색을 지닌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한 후, 학생들로 하

여금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하게 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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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장석민(1997)은 실업계 고교에서 다양하고 특성화한 교육과정9)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고 있다. 첫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

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가능한 평생직

업 교육과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 자신이

원하는 특성화 전문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실제적 전문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사립 실업계 고교에서는 사회적 요구 및 지역 특성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학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전제가 되는 사항이다. 구

체적인 특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학교의 명칭을 개칭함으로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데, 실례로「부산문현여상」은 2000년도부터 「부산정보고」로 학교

명을 바꾸고, 남녀 공학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학과 구성에서

도 사이버 정보통신, 시각디자인 등의 현실적 수요 요청이 큰 학과를 중심으

로 개편하였다. 이와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전환은 취업과 진학의 가능

성을 동시에 높여주면서 학생의 개성과 소질에 따른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춰 진로를 선택할 수 있

도록 시내 8개 공고와 4개 상고에 10개 학과를 설치할 것을 발표한 것도 그

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공업계 고교에 영상 애니메이션과

만화제작 등의 인력을 양성하는 애니메이션과(삼일 공고), 컴퓨터 게임과 관

련된 전자게임과(청지공고), 전자음악 연주자를 위한 컴퓨터실용음악과(리라

컴퓨터고), 인터넷 웹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웹디자인과(강서 공고 등), 인

터넷 전반을 배우는 인터넷과(세명 컴퓨터고) 등 5개 학과를 신설한다는 것

이다,

또, 상업계 고교에는 전자상거래 실무를 익히는 전자상거래과(동명여정산

고 등), 다양한 조리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조리과학과(서서울정산고), 인터

9)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장석민(1996).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한국교
육개발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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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과 관련된 인터넷정보통신과, 웹 운영과, 멀티미디어디자인과(선린인터넷

고) 등 5개 학과가 개설된다. 이밖에도 공업계 고교의 기존 33개 학과와 상

업계 고교의 14개 학과가 인터넷통신과나 컴퓨터전기과, 영상그래픽인쇄과,

건설정보과, 사이버경영정보과, 디지털정보처리과, 멀티미디어과, 피부미용과

등으로 새롭게 개편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실업계 학과 개편 정책은 실업계 고교에 실용성이 높은

학과를 증설 개편하여 신입생이 해마다 줄고 있는 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

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의 인

적 자원을 개발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의 요청에도 부응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사립학교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

정으로 다양한 학과 증설이나 개편을 선도적으로 시도하여, 사학교육의 경쟁

력을 높이고 산업사회의 구조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

어야 한다. 사립 실업계 고교의 이러한 특성화 노력에는 정부의 관련 행·재

정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특성화 개편은 단위학교의 의

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

체제가 강화될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 사립학교가 건학 이념에 따라 다

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어

특색 있는 방식의 수업이 학교에서 이루어 질 때, 인적자원개발을 향한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내실화도 한층 성숙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 교과의 축소 및 교재의 재구성

실업계 고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체로 중학교 재학시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고 학업에 대한 흥미도 낮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교과 수는 너무 과다

하고 수준도 너무 높다고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현장 조사에 의하면,

무엇보다 수학과 영어에 곤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학력 수준에 맞춘 교재

의 재구성이 요구됐는데, 예를 들어 기본수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생활 수학 으로의 재구성이,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실용 영어

로의 재구성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교재의 재구성은 학교에 재직중이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참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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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져야 하지만, 특정 학교에 그만한 개발 능력을 갖춘 전문교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사립학교가 연합하여

「교재 개발 연구위원회」등을 구성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는

필요에 따라 교과교육 전문가나 전문대 교수 등도 참여하여 현실적 효용성

까지 고려한 교재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부적응 여학생의 진로 모색

앞에서 밝힌 것처럼, 사립학교의 여학생 부적응 비율이 높은 현상에 대해

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선 주로

사립학교에 여자 상업계 고교가 많은 탓에 중퇴율도 높게 나오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 사립학교에서 여학생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교과과정이나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 전유 기술직의 학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적응 여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흥미와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학습케 함으로써 학교에 무리 없이 적응하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피부미용과나 애완동물과,

패션디자인과 등 기존의 학과와는 차별성을 지닌 전공 및 학과를 개설하여,

학습보다는 실무에 보다 중점을 두는 학사 운영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학과의 실용성은 곧 현장실습과도 연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

과 설치에 따른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적극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체계적인 생활지도의 실시

일반적으로 실업계 고교의 진학생은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경우

가 대부분이다. 특히, 상업계 고교에 비해 공업계 고교에 있어 그 비중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빈곤 가정의 자

녀들로서, 학교는 이들이 무리 없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특활활동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생활지도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학생

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

휘되지 못할 수 있는 현실을 최대한 제거해 주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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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5) 과원교사 및 상치교사의 재배치

현재 사립 실업계 고교는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교육과정의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들의 신분상 불안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

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공립학교로의 특별채용이나, 부전공 연수

를 통한 새 교과의 담당이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재배치 문제 해소의 한 방안으로는 한국교원대학교 등에 실업계 상

치교사 및 과원교사 상설 과정을 개설하고, 해당 교사들을 이 과정 속에 투

입한 후 일정 기간 정부와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교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행한 후 국공립 학교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재교

육기간 동안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의 특채를 보장해 주는 조치가 선

행돼야 한다. 사립 실업계 고교의 교원 문제는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해결되기 어렵다.

6) 진학교육의 강화

실업계 고교의 교육 기능이 중간 수준의 산업인력 양성에 두어져야 함은

재론 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의 현실은 특정 기능의 양성뿐만

아니라, 상급 학교 진학의 길도 함께 열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과거

대학진학의 냉각 효과10)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것을 넘어서, 인문계 고교 진

학에 실패한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진학 기회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

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임천순·진미석(1997)도

실업계 고교가 불우 환경 학생을 위한 평등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실업계

고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그런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고교 단계에서 인적자

11) 임천순·진미석(1997)은 실업계 고교의 주요 기능으로 산업수급의 기능, 사회 평
등화 관점의 기능, 진학 수요 냉각효과의 기능, 성적 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
회 제공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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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개발이 완성·실현되어 실업계 고교교육이 종국교육으로 그치게 되는 것

보다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급의 인적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진

학의 토대로서 자리매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7) 현장실습 체제의 정비 및 강화

실업계 고교에서 현장실습의 최적 장소는 산업현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현장의 기술 및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

업계 교육에서 현장실습의 의미는 매우 크다.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체와 학교간의 긴밀한 역할 분담이 긴요하지만, 실제 교육현장

에서는 현장실습을 아무런 내실 없이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흔한 실

정이다. 이는 정부를 포함한 관계 기관간의 책임 있는 역할 분담이 구조적으

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장석민, 2000:15).

특히, 학교내의 시설 및 기자재 구비 면에서 공립에 비해 훨씬 낙후한 면

을 보이는 사립학교의 경우, 체계적인 산학 현장실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교

내 인사 및 산업체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결성하여, 관할 학교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실습 운영 방안을 수립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실습

효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고3 단계에서만 이수토록 규정된 총 실습

시간을 각 학년에 균등 배분함으로써 실질적인 실습시간을 증가시키는 방안

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진일보한 방안은 2001년 5월초 한국애니메이션

고가 산업체의 자본력과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캐릭터 개발을 시도하는「산

학협력고」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는 학교 내에 산학협력체를

입주시켜 학교의 첨단 기자재를 이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저작

권을 공유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학교측은 수익금을 제작에 참여

한 학생들에게 배분하고, 일부는 학교 발전기금이나 장학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에서 제

작까지의 전 과정에 동참해 생생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례

는 사립학교에서도 기존의 시설과 설비를 재정비하고, 학교의 운영 방향에

공감하는 협력 업체를 선정하여 협약을 맺고, 동반자적 자세에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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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반 교육을 실시하는「학교내 기업」설치 방안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수반되는 법적,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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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사립 실업계 고교의 요구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하여 제작된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결과를 분석하

기에 앞서, 먼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변인별로 구

분하여 살펴보면〈표 Ⅳ-1〉과 같다. 〈표 Ⅳ-1〉에서 학교 소재지별 응답 비

율을 살펴보면, 군·읍·면 23.9%, 일반시 36.2%, 광역시 27.2%, 서울시

12.7%로, 일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

면, 서울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계열별 학교 구분에 따른 응답 분포에서는 상업계 고등학교가 48.8%로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업계 28.0%, 종합고 23.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편, 농업계와 수산·해양계 고등학교의 설문 응답 비율은 0%로 나타나, 자료

분석에서는 이들 학교를 제외하였다.

전교 학생 수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700명 이상∼1200명 미만

의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응답자가 34.9%, 1200명 이상의 학교에 재직 중인

응답자가 33.4%, 700명 미만의 응답자가 31.6%의 순으로 나타나, 전교 학생

수에 따른 응답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직위에 따라서는 사립 실업계 고교에 재직 중인 일반 교사들

이 총 응답자의 67.6%를 차지함으로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

으로 교장 및 교감의 응답 비율이 26.5%였고, 법인 관계자의 응답 비율은

5.8%로 설문 참여율이 비교적 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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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부) 비율 (%) 유효비율 (%)

학교

소재지

서울시 77 12.7 12.7
광역시 165 27.2 27.2
일반시 220 36.2 36.2

군·읍·면 145 23.9 23.9
무응답 0 0
합 계 607 100.0 100.0

계열별

학교구분

공업계 170 28.0 28.0
상업계 296 48.8 48.8
종합고 141 23.2 23.2
무응답 0 0
합 계 607 100.0 100.0

전교

학생수

700명 미만 192 31.6 31.6
700명 이상~1200명 미만 212 34.9 34.9

1200명 이상 203 33.4 33.4
무응답 0 0
합 계 607 100.0 100.0

직위

교장 및 교감 161 26.5 26.5
교사 411 67.7 67.7

법인 관계자 35 5.8 5.8
무응답 0 0
합 계 607 100.0 100.0

2. 학교 체제 변화

가 . 학교 위기 타개 방안

본 연구를 위한 설문 내용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체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첫 번째 영역인 학교 체제 변화 를 다룬 3문항의 질문 중 첫

번째로 현재 우리 나라의 실업계 고교는 운영상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

해 있으며, 특히 사립 고교는 재정상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귀

교의 재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

습니까? 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결과는〈표 Ⅳ-2〉와 같다.

〈표 Ⅳ-2〉에서 보면, 특성화 고교나 인문계 고교 형태로 전환한다 라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50%가 넘는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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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상당수 사립 실업계 고교가 어떻게든 학교 형태 변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으

며 따라서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20.6%)와 학교의 교사 및 학급 수를 감축

하여 운영한다 (19.8%) 라는 응답에도 약 20% 내외의 응답을 보여줌으로써

현 상태에서 긴축 운영을 통하여 학교 경영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산학연계를 강화하여 산업체에서 지원을 받

으려고 한다 (8.2%)와 교내에서 재정 조달을 위한 수익 사업을 한다 (1.2%)는

답변에는 미미한 응답율을 보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결과를 응답자의 배경

변인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²=44.303, p〈.001).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

에 대해 특성화 고교나 인문계 고교 형태로 전환한다 라는 문항에 서울이

41.6%, 광역시가 46.1%, 일반시가 50.9%, 군읍면 지역이 58.6%의 순으로 반

응 비율이 나타나, 학교 소재지의 규모가 작은 지역에 위치할수록 높은 반응

비율을 나타내 보였다. 한편,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

할 것이다 의 답변에는 서울이 7.8%, 광역시가 20.6%, 일반시가 24.5%, 군읍

면 지역이 21.4%의 응답률을 보여, 서울지역의 학교가 타 지역의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지역이 사립 실업

계 고교의 위기를 가장 크게 절감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계열별 학교 형태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특성화 고교나 인문계 고교 형태로 전환한다 라는 문항에 상업

계가 57.8%, 종합고가 54.6%, 공업계가 33.5%의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나, 상

업계 고교나 종합고 등이 공업계 고교보다 학교 형태 변화에 더욱 관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다. 따

라서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의 응답에서 상업계 고교가 17.2%의 낮은 응답비

율을 보인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업계 고교가 학교 운영상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학교 형태 변화에서도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계열별 학교 형태에 따른 이러한 결

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χ²=39.91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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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학생 수에 따른 구분에서도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 보였다(χ²=28.508, p〈.001). 현재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위기 극복 방안

에 대해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의 응답에

대해 학생 수 700명 미만의 집단이 16.7%로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700명 이상∼1200명 미만의 집단이 18.9%, 1200명 이상의 집단이

26.1%의 응답 비율을 보임으로써 학교규모가 커질수록 학교 경영에서 어려

움을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직위에 따라서는 교장

및 교감, 교사, 그리고 법인 관계자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χ²=6.049,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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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학교 위기 타개 방안

설문 1 1 2 3 4 5 계 df χ² p

학

교

소

재

지

서울
사례수 32 11 28 6 77

12 44.303 .000

% 41.6 14.3 36.4 7.8 100.0

광역시
사례수 76 13 1 41 34 165

% 46.1 7.9 .6 24.8 20.6 100.0

일반시
사례수 112 13 2 39 54 220

% 50.9 5.9 .9 17.7 24.5 100.0

군읍면
사레수 85 13 4 12 31 145

% 58.6 9.0 2.8 8.3 21.4 100.0

전 체
사례수 305 50 7 120 125 607

% 50.2 8.2 1.2 19.8 20.6 100.0

계

열

별

공업계
사례수 57 27 2 45 39 170

8 39.912 .000

% 33.5 15.9 1.2 26.5 22.9 100.0

상업계
사례수 171 18 4 52 51 296

% 57.8 6.1 1.4 17.6 17.2 100.0

종합고
사례수 77 5 1 23 35 141

% 54.6 3.5 .7 16.3 24.8 100.0

전 체
사례수 305 50 7 120 125 607

% 50.2 8.2 1.2 19.8 20.6 100.0

학

생

수

700명

미만

사례수 107 17 5 31 32 192

8 28.508 .000

% 55.7 8.9 2.6 16.1 16.7 100.0
700명

이상~1200

명 미만

사례수 122 15 35 40 212

% 57.5 7.1 16.5 18.9 100.0

1200명

이상

사례수 76 18 2 54 53 203
% 37.4 8.9 1.0 26.6 26.1 100.0

전 체
사례수 305 50 7 120 125 607

% 50.2 8.2 1.2 19.8 20.6 100.0

직

위

교장 및

교감

사례수 91 12 1 26 31 161

8 6.049 .642

% 56.5 7.5 .6 16.1 19.3 100.0

교사
사례수 196 34 6 86 89 411

% 47.7 8.3 1.5 20.9 21.7 100.0
법인

관계자

사례수 18 4 8 5 35
% 51.4 11.4 22.9 14.3 100.0

전 체
사례수 305 50 7 120 125 607

% 50.2 8.2 1.2 19.8 20.6 100.0

※ 1 : 특성화 고교나 인문계 고교 형태로 전환한다.
2 : 산학연계를 강화하여 산업체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
3 : 교내에서 재정 조달을 위한 수익 사업을 한다.
4 : 학교의 교사 및 학급수를 감축하여 운영한다.
5 :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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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교육 대상의 확대 방안

사립 실업계 고교 활성화 방안으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 대상을 고

졸 이하 수준의 중·장년층 실업자 같은 교육 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설문 응답자들은 〈표 Ⅳ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 보였다. 구체적으

로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응답에 대해 전체적으로 45.8%의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학교의 설비나 교사의 문제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이다 의 응답에도 29.5%의 응답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교육대상의 확대 방안

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경영자가 그러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의 응

답(7.6%)과 고교졸업 후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지원자만 입학하게 될 것이다

의 응답(4.1%)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한편, 재취업하는 데 있

어 활로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응답에는 13.0%의 비교적 미미한 응

답율을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응답 결과를 응답자의 배경 변인에 따라 구분하여 학교

소재지별, 학교 계열별, 전교 학생 수별, 직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모든 응답자의 배경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 보였

다. 이 중 직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대상의 확대 의견에 대해 지

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응답에 교장 및 교감이 48.4%, 교사

가 43.1%, 법인 관계자가 65.7%의 응답율을 보여 교장 및 교감이나 일반교사

에 비해 법인 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또한〈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χ

²=11.550,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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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교육 대상의 확대 방안
설문 2 1 2 3 4 5 계 df χ² p

학

교

소

재

지

서울
사례수 28 9 14 3 23 77

12 15.617 .209

% 36.4 11.7 18.2 3.9 29.9 100.0

광역시
사례수 80 14 19 4 48 165

% 48.5 8.5 11.5 2.4 29.1 100.0

일반시
사례수 95 16 27 8 74 220

% 43.2 7.3 12.3 3.6 33.6 100.0

군읍면
사레수 75 7 19 10 34 145

% 51.7 4.8 13.1 6.9 23.4 100.0

전 체
사례수 278 46 79 25 179 607

% 45.8 7.6 13.0 4.1 29.5 100.0

계

열

별

공업계
사례수 73 15 23 6 53 170

8 3.666 .886

% 42.9 8.8 13.5 3.5 31.2 100.0

상업계
사례수 145 20 38 11 82 296

% 49.0 6.8 12.8 3.7 27.7 100.0

종합고
사례수 60 11 18 8 44 141

% 42.6 7.8 12.8 5.7 31.2 100.0

전 체
사례수 278 46 79 25 179 607

% 45.8 7.6 13.0 4.1 29.5 100.0

학

생

수

700명

미만

사례수 102 11 23 6 50 192

8 13.466 .097

% 53.1 5.7 12.0 3.1 26.0 100.0
700명

이상~1200

명 미만

사례수 83 18 33 14 64 212

% 39.2 8.5 15.6 6.6 30.2 100.0

1200명

이상

사례수 93 17 23 5 65 203
% 45.8 8.4 11.3 2.5 32.0 100.0

전 체
사례수 278 46 79 25 179 607

% 45.8 7.6 13.0 4.1 29.5 100.0

직

위

교장 및

교감

사례수 78 8 18 5 52 161

8 11.550 .172

% 48.4 5.0 11.2 3.1 32.3 100.0

교사
사례수 177 36 58 20 120 411

% 43.1 8.8 14.1 4.9 29.2 100.0
법인

관계자

사례수 23 2 3 7 35
% 65.7 5.7 8.6 20.0 100.0

전 체
사례수 278 46 79 25 179 607

% 45.8 7.6 13.0 4.1 29.5 100.0

※ 1 :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2 : 경영자가 그러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3 : 재취업하는 데 있어 활로를 제공할 것이다.
4 : 고교 졸업 후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지원자만 입학하게 될 것이다.
5 : 학교의 설비나 교사의 문제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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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지역 학습센터로의 활용 방안

본 연구의 첫 번째 설문 영역인 학교 체제 변화 의 마지막 질문으로 사

립 실업계 고교 활성화 방안으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학교를 지역주민의

학습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

였다. 이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결과는〈표 Ⅳ-4〉에 제시하였다.

먼저,〈표 Ⅳ-4〉에서 응답자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자질 향상과 재교육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응답에 35.9%의 가장 높은 반

응비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많

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응답에도 33.3%의 응답비율을 나타내 보여, 실제 상황

에서는 실업계 고교를 지역 학습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으로, 학교의 설비나 교사의 문제로 더 많은 어려움

이 있을 것이다 (25.7%) 라는 응답과 경영자가 그러한 변화를 원치 않는다

(5.1%)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비교적 응답율이 낮았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응답결과를 응답자의 배경변인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계열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²

=12.485, p=.052). 〈표 Ⅳ-4〉에서 계열별 학교 형태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자질 향상과 재교육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응답에 상업계 고

교(39.9%), 공업계 고교(35.9%), 종합고(27.7%)의 순으로 반응 비율을 보여 상

업계 고교가 상대적으로 높게 반응을 하였으며,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응답에는 종합고(36.9%), 상업계(33.1%), 공업계(30.6%)의 반응비율을 보

여 종합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 비율을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

는 상업계 고교나 공업계 고교보다 종합고가 전문적인 지역 학습센터로 변

화되는 데 있어 실제적인 어려움이 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학

교 소재지, 학생 수, 그리고 직위에 따른 구분에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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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지역학습센터로의 활용 방안

설문 3 1 2 3 4 계 df χ² p

학

교

소

재

지

서울
사례수 16 5 31 25 77

9 14.977 .092

% 20.8 6.5 40.3 32.5 100.0

광역시
사례수 58 9 55 43 165

% 35.2 5.5 33.3 26.1 100.0

일반시
사례수 78 8 71 63 220

% 35.5 3.6 32.3 28.6 100.0

군읍면
사레수 50 9 61 25 145

% 34.5 6.2 42.1 17.2 100.0

전 체
사례수 202 31 218 156 607

% 33.3 5.1 35.9 25.7 100.0

계

열

별

공업계
사례수 52 8 61 49 170

6 12.485 .052

% 30.6 4.7 35.9 28.8 100.0

상업계
사례수 98 10 118 70 296

% 33.1 3.4 39.9 23.6 100.0

종합고
사례수 52 13 39 37 141

% 36.9 9.2 27.7 26.2 100.0

전 체
사례수 202 31 218 156 607

% 33.3 5.1 35.9 25.7 100.0

학

생

수

700명

미만

사례수 66 8 80 38 192

6 9.440 .150

% 34.4 4.2 41.7 19.8 100.0
700명

이상~1200

명 미만

사례수 63 14 73 62 212

% 29.7 6.6 34.4 29.2 100.0

1200명이상
사례수 73 9 65 56 203

% 36.0 4.4 32.0 27.6 100.0

전 체
사례수 202 31 218 156 607

% 33.3 5.1 35.9 25.7 100.0

직

위

교장 및

교감
사례수 54 8 58 41 161

6 4.352 .629

% 33.5 5.0 36.0 25.5 100.0

교사
사례수 132 23 150 106 411

% 32.1 5.6 36.5 25.8 100.0
법인

관계자
사례수 16 10 9 35

% 45.7 28.6 25.7 100.0

전 체
사례수 202 31 218 156 607

% 33.3 5.1 35.9 25.7 100.0

※ 1 :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2 : 경영자가 그러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3 : 지역주민의 자질 향상과 재교육에 도움을 줄 것이다.
4 : 학교의 설비나 교사의 문제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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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정책 방향

가 . 정부의 지원 방식

본 연구의 두 번째 설문영역인 정부 정책 방향에 관한 설문 중, 첫 번째

질문으로 향후 실업계 고교가 일정한 방향으로의 체제 전환을 추구해 나간

다고 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결과는〈표 Ⅳ-5〉와 같다.〈표 Ⅳ-5〉에서 보면, 기능인력 수급에 대한 종

합적인 정책개발 이 정부의 대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 응답자

전체의 38.7%가 찬성하는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 보였으며, 다음으로 입

학자원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이라는 응답이 23.9%, 수업연한,

학제 등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 대책 지원 이라는 응답에는 13.8%, 실업계 고

교와 산업체간의 산학협동 활성화 지원 에는 10.9%의 순으로 응답율을 나타

내 보였다. 기능인력 관련 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지원 (4.8%)과 저학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1.8%)이라는 응답에는 반응율이 저

조하였다. 이러한 전체적 결과를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계열에 따른 구분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 보였다(χ²=33.044, p〈.01).〈표 Ⅳ-5〉에서 계열별 학교 형태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립 실업계 고교의 정부 지원 방식에 대해 기능인력 수

급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개발 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에 공업계

(49.4%), 종합고(40.4%), 상업계(31.85)의 순으로 나타나 공업계의 반응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입학자원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에는 상업계(25.35), 종합고(23.4%), 공업계(21.8%)의 순으로

나타나 상업계의 반응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사립

실업계 고교가 정부의 지원 방식을 기대하는데 있어, 기능인력 관련 정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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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체제 구축이나 저학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과 같

은 측면보다는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기능인력 수급 정책의 개발과 실제 일

선학교에서의 신입학생의 감소에 따른 피해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학교 소재지,

전교 학생 수, 그리고 직위에 따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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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정부의 지원 방식
설문 4 1 2 3 4 5 6 7 8 계 df χ² p

학

교

소

재

지

서울
사례수 26 6 12 6 25 1 1 77

21 29.849 .095

% 33.8 7.8 15.6 7.8 32.5 1.3 1.3 100.0

광역시
사례수 65 5 35 2 16 31 10 1 165

% 39.4 3.0 21.2 1.2 9.7 18.8 6.1 .6 100.0

일반시
사례수 88 14 23 5 26 51 12 1 220

% 40.0 6.4 10.5 2.3 11.8 23.2 5.5 .5 100.0

군읍면
사레수 56 4 14 4 18 38 11 145

% 38.6 2.8 9.7 2.8 12.4 26.2 7.6 100.0

전 체
사례수 235 29 84 11 66 145 34 3 607

% 38.7 4.8 13.8 1.8 10.9 23.9 5.6 .5 100.0

계

열

별

공업계
사례수 84 4 21 1 15 37 7 1 170

14 33.044 .003

% 49.4 2.4 12.4 .6 8.8 21.8 4.1 .6 100.0

상업계
사례수 94 20 54 7 28 75 17 1 296

% 31.8 6.8 18.2 2.4 9.5 25.3 5.7 .3 100.0

종합고
사례수 57 5 9 3 23 33 10 1 141

% 40.4 3.5 6.4 2.1 16.3 23.4 7.1 .7 100.0

전 체
사례수 235 29 84 11 66 145 34 3 607

% 38.7 4.8 13.8 1.8 10.9 23.9 5.6 .5 100.0

학

생

수

700명

미만

사례수 67 8 22 4 17 57 16 1 192

14 20.247 .123

% 34.9 4.2 11.5 2.1 8.9 29.7 8.3 .5 100.0
700명

이상~1200

명 미만

사례수 90 14 28 1 26 46 6 1 212

% 42.5 6.6 13.2 .5 12.3 21.7 2.8 .5 100.0

1200명

이상

사례수 78 7 34 6 23 42 12 1 203
% 38.4 3.4 16.7 3.0 11.3 20.7 5.9 .5 100.0

전 체
사례수 235 29 84 11 66 145 34 3 607

% 38.7 4.8 13.8 1.8 10.9 23.9 5.6 .5 100.0

직

위

교장 및

교감

사례수 70 6 26 4 8 39 7 1 161

14 20.015 .130

% 43.5 3.7 16.1 2.5 5.0 24.2 4.3 .6 100.0

교사
사례수 152 22 51 7 56 99 22 2 411

% 37.0 5.4 12.4 1.7 13.6 24.1 5.4 .5 100.0
법인

관계자

사례수 13 1 7 2 7 5 35
% 37.1 2.9 20.0 5.7 20.0 14.3 100.0

전 체
사례수 235 29 84 11 66 145 34 3 607

% 38.7 4.8 13.8 1.8 10.9 23.9 5.6 .5 100.0

※ 1: 기능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개발
2: 기능인력 관련 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지원
3: 수업연한, 학제 등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 대책 지원
4: 저학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5: 실업계 고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동 활성화 지원
6: 입학자원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지원
7: 직업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제시와 지원
8: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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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정부 정책 방향의 주안점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 중 두 번째로 사립 실업계 고교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특성화 전략을 채택할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디에 초점

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결과를

〈표 Ⅳ-6〉에서 살펴보면, 직종별 기능 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개

발 이라는 응답에 전체의 32.6%가 반응하여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

며, 다음으로 특성화 부문의 시설 및 기자재 우선 지원 이라는 응답이

23.6%, 실업계 고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동 활성화 지원 이라는 응답에는

20.4%,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 대책 지원 에는 15.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성화 고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동 활성화 지원 (1.8%)이 정부 정책 방향의

주안점이 되어야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 응답율이 매우 저조하였다. 이러

한 결과를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계열별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

²=34.225, p〈.001). 〈표 Ⅳ-6〉에서 계열별 학교 형태에서의 결과를 살펴보

면, 사립 실업계 고교의 정부 정책 방향의 주안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직종

별 기능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개발 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응

답에는 종합고(39.7%), 공업계(36.5%), 상업계(27.05)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나타나 종합고의 반응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특성화 부문의 시설

및 기자재 우선 지원 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에는 상업계(25.7), 공업계

(24.7%), 종합고(17.7%) 의 순으로 나타나 작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상업계의

반응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전교 학생 수에 따라서도 정부 정책 방향의 주안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χ²=20.197, p〈.05). 직종별 기

능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개발 이 정부 정책 방향의 주안점이 되

어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 700명 미만의 집단이 34.4%라는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700명 이상~1200명 미만의 집단이 32.5%, 1200

명 이상의 집단이 31.0%로 나타나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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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러나 특성화 부문의 시설 및 기자재 우선 지원 이 가장 중요하

다는 응답에는 700명 미만의 집단이 19.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 700명 이상~1200명 미만의 집단이 25.0%, 1200명 이상의 집단이 25.6%로

나타나, 학교 규모가 클수록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른 구분에서 살펴보면, 직종별 기능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개발 이 정부 정책 방향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 교장

및 교감(31.7%), 교사(32.8%), 법인 관계자(34.3%)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나타

나 법인 관계자의 응답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특성화 부문의 시설 및

기자재 우선 지원 이 그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에는 교장 및 교감

(28.0%), 교사(22.4%), 법인 관계자(17.1%)의 순으로 응답율이 나타나, 법인

관계자보다는 교장 및 교감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직위

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χ²=19.56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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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정부 정책 방향의 주안점

설문 5 1 2 3 4 5 계 df χ² p

학

교

소

재

지

서울
사례수 20 13 2 19 23 77

12 19.706 .073

% 26.0 16.9 2.6 24.7 29.9 100.0

광역시
사례수 54 31 7 31 42 165

% 32.7 18.8 4.2 18.8 25.5 100.0

일반시
사례수 76 36 24 41 43 220

% 34.5 16.4 10.9 18.6 19.5 100.0

군읍면
사레수 48 14 15 33 35 145

% 33.1 9.7 10.3 22.8 24.1 100.0

전 체
사례수 198 94 48 124 143 607

% 32.6 15.5 7.9 20.4 23.6 100.0

계

열

별

공업계
사례수 62 17 6 43 42 170

8 34.225 .000

% 36.5 10.0 3.5 25.3 24.7 100.0

상업계
사례수 80 64 29 47 76 296

% 27.0 21.6 9.8 15.9 25.7 100.0

종합고
사례수 56 13 13 34 25 141

% 39.7 9.2 9.2 24.1 17.7 100.0

전 체
사례수 198 94 48 124 143 607

% 32.6 15.5 7.9 20.4 23.6 100.0

학

생

수

700명

미만

사례수 66 20 20 48 38 192

8 20.197 .010

% 34.4 10.4 10.4 25.0 19.8 100.0
700명이상

~1200명

미만

사례수 69 31 21 38 53 212

% 32.5 14.6 9.9 17.9 25.0 100.0

1200명

이상

사례수 63 43 7 38 52 203
% 31.0 21.2 3.4 18.7 25.6 100.0

전 체
사례수 198 94 48 124 143 607

% 32.6 15.5 7.9 20.4 23.6 100.0

직

위

교장 및

교감
사례수 51 28 20 17 45 161

8 19.562 .012

% 31.7 17.4 12.4 10.6 28.0 100.0

교사
사례수 135 59 26 99 92 411

% 32.8 14.4 6.3 24.1 22.4 100.0
법인

관계자
사례수 12 7 2 8 6 35

% 34.3 20.0 5.7 22.9 17.1 100.0

전 체
사례수 198 94 48 124 143 607

% 32.6 15.5 7.9 20.4 23.6 100.0

※ 1 : 직종별 기능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개발
2 :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대책 지원
3 : 특성화 고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동 활성화 지원
4 : 실업계 고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동 활성화 지원
5 : 특성화 부문의 시설 및 기자재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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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원 관리와 수급

가 . 가장 심각한 교원 문제

본 연구에서의 세 번째 설문 영역으로 선정된 교원관리와 수급 에서의 첫

번째 질문으로 귀하는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문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결과

는〈표 Ⅳ-7〉에 제시하였다.〈표 Ⅳ-7〉에서 살펴보면, 실업계 고교교육의

위상 저하에 따른 근무의욕 및 사기저하 가 가장 심각한 교원 문제라는 응답

에 전체적으로 42.8%가 반응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과원

교사 방지를 위한 신입생 유치 부담 이 심각하다는 응답에도 28.2%가 반응하

였고, 학습 부진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지도 부담 이 18.5%의 순으로 나

타났다. 학과 및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연수기회 부족 (5.9%)과 전문교과와

관련된 산업체 현장의 실무경험 부족 (4.6%)을 가장 심각한 교원문제로 지적

하는 응답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체적인 결과를 응답

자의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²

=30.005, p〈.01). 실업계 고교교육의 위상저하에 따른 근무의욕 및 사기저하

가 가장 심각한 교원 문제라는 응답에 대해 서울이 44.2%, 광역시가 46.7%,

일반시가 44.5%, 군읍면 지역이 35.2%로 반응 비율이 나타나 학교 소재지의

규모가 작은 군읍면 지역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원교사 방지를 위한 신입생 유치 부담 이 가장 심각한 교원 문제라는 응

답에는 서울이 27.3%, 광역시가 23.0%, 일반시가 27.7%, 군읍면 지역이

35.2%의 응답률을 보임으로써 학교 소재지의 규모가 작은 군읍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학교 형태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실업계 고교 교육의 위상 저하

에 따른 근무 의욕 및 사기 저하 가 가장 심각한 교원 문제라는 응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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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계가 42.4%, 상업계가 41.2%, 종합고가 46.8%의 응답률을 보여, 종합고

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원교사 방지를 위한 신입

생 유치 부담 이 가장 심각한 교원문제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공업계가

25.3%, 상업계가 32.8%, 종합고가 22.0%의 응답률을 보여, 종합고의 응답 비

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계열별 학교 형태에 따른 이러한 결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χ²=17.159, p〈.05). 한편 전

교 학생수와 직위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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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가장 심각한 교원 문제

설문 6 1 2 3 4 5 계 df χ² p

학

교

소

재

지

서울
사례수 1 8 13 21 34 77

12 30.005 .003

% 1.3 10.4 16.9 27.3 44.2 100.0

광역시
사례수 4 7 39 38 77 165

% 2.4 4.2 23.6 23.0 46.7 100.0

일반시
사례수 21 5 35 61 98 220

% 9.5 2.3 15.9 27.7 44.5 100.0

군읍면
사레수 10 8 25 51 51 145

% 6.9 5.5 17.2 35.2 35.2 100.0

전 체
사례수 36 28 112 171 260 607

% 5.9 4.6 18.5 28.2 42.8 100.0

계

열

별

공업계
사례수 5 11 39 43 72 170

8 17.159 .028

% 2.9 6.5 22.9 25.3 42.4 100.0

상업계
사례수 23 12 42 97 122 296

% 7.8 4.1 14.2 32.8 41.2 100.0

종합고
사례수 8 5 31 31 66 141

% 5.7 3.5 22.0 22.0 46.8 100.0

전 체
사례수 36 28 112 171 260 607

% 5.9 4.6 18.5 28.2 42.8 100.0

학

생

수

700명

미만

사례수 14 13 32 62 71 192

8 10.160 .254

% 7.3 6.8 16.7 32.3 37.0 100.0
700명

이상~1200

명 미만

사례수 14 8 38 58 94 212

% 6.6 3.8 17.9 27.4 44.3 100.0

1200명이상
사례수 8 7 42 51 95 203

% 3.9 3.4 20.7 25.1 46.8 100.0

전 체
사례수 36 28 112 171 260 607

% 5.9 4.6 18.5 28.2 42.8 100.0

직

위

교장 및

교감

사례수 9 4 30 48 70 161

8 8.201 .414

% 5.6 2.5 18.6 29.8 43.5 100.0

교사
사례수 23 22 80 111 175 411

% 5.6 5.4 19.5 27.0 42.6 100.0
법인

관계자

사례수 4 2 2 12 15 35
% 11.4 5.7 5.7 34.3 42.9 100.0

전 체
사례수 36 28 112 171 260 607

% 5.9 4.6 18.5 28.2 42.8 100.0

※ 1 : 학과 및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연수기회 부족
2 : 전문교과와 관련된 산업체 현장의 실무 경험 부족
3 : 학습 부진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지도 부담
4 : 과원교사 방지를 위한 신입생 유치 부담
5 : 실업계 고교 교육의 위상 저하에 따른 근무 의욕 및 사기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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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과원교사 문제 해결 방안

교원관리와 수급에 관한 요구 분석을 위해 제작된 두 번째 질문으로 귀

하는 실업계 고교의 체제 개편 및 신입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과원교사 문

제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결과는〈표 Ⅳ-8〉과 같다.〈표 Ⅳ-8〉에서 보면, 국공

립학교로의 특채 가 과원교사 문제 해결에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에 대해 전

체 응답자의 58.2%가 반응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

다. 다음으로는 복수/ 부전공 자격 취득 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13.7%의 응답

비율을 나타내 보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9.9%),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8.9%), 실업계 고교 교사배정 정원 확대 (9.4%)을 과원교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는 응답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응답율을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위별 응답에서 살펴보면 국·공립 학교로의 특채 가 과원교사 문제 해

결에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에 대해 교장 및 교감은 62.1%, 교사는 56.2%, 법

인 관계자는 62.9%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지만, 비교적 법인 관계자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수/ 부전공 자격 취득 이 과원교사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에는 교장 및 교감이 16.1%, 교사는 13.1%,

법인 관계자는 8.6%로 나타나, 교장 및 교감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χ²=13.015, n.s.). 한편, 학교 소재지, 학교 계열별, 그리고 전교 학생 수

에 따른 집단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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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과원교사 문제 해결 방안

설문 7 1 2 3 4 5 계 df χ² p

학

교

소

재

지

서울
사례수 6 52 10 4 5 77

12 11.246 .508

% 7.8 67.5 13.0 5.2 6.5 100.0

광역시
사례수 22 90 16 15 22 165

% 13.3 54.5 9.7 9.1 13.3 100.0

일반시
사례수 35 124 22 20 19 220

% 15.9 56.4 10.0 9.1 8.6 100.0

군읍면
사레수 20 87 12 15 11 145

% 13.8 60.0 8.3 10.3 7.6 100.0

전 체
사례수 83 353 60 54 57 607

% 13.7 58.2 9.9 8.9 9.4 100.0

계

열

별

공업계
사례수 12 105 19 13 21 170

8 12.857 .117

% 7.1 61.8 11.2 7.6 12.4 100.0

상업계
사례수 48 164 31 27 26 296

% 16.2 55.4 10.5 9.1 8.8 100.0

종합고
사례수 23 84 10 14 10 141

% 16.3 59.6 7.1 9.9 7.1 100.0

전 체
사례수 83 353 60 54 57 607

% 13.7 58.2 9.9 8.9 9.4 100.0

학

생

수

700명

미만

사례수 22 122 19 13 16 192

8 10.655 .222

% 11.5 63.5 9.9 6.8 8.3 100.0
700명

이상~1200

명 미만

사례수 34 124 19 21 14 212

% 16.0 58.5 9.0 9.9 6.6 100.0

1200명이상
사례수 27 107 22 20 27 203

% 13.3 52.7 10.8 9.9 13.3 100.0

전 체
사례수 83 353 60 54 57 607

% 13.7 58.2 9.9 8.9 9.4 100.0

직

위

교장 및

교감

사례수 26 100 9 7 19 161

8 13.015 .111

% 16.1 62.1 5.6 4.3 11.8 100.0

교사
사례수 54 231 47 44 35 411

% 13.1 56.2 11.4 10.7 8.5 100.0
법인

관계자

사례수 3 22 4 3 3 35
% 8.6 62.9 11.4 8.6 8.6 100.0

전 체
사례수 83 353 60 54 57 607

% 13.7 58.2 9.9 8.9 9.4 100.0

※ 1 : 복수/ 부전공 자격 취득 2 : 국공립학교로의 특채

3 : 학급당 학생수 감축 4 :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5 : 실업계고교 교사 배정 정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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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교사 부족 문제 해결 방안

교원관리와 수급 영역에 관한 마지막으로 귀하는 실업계 고교의 체제변

화 및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전

체적인 반응 경향성을〈표 Ⅳ-9〉에서 살펴보면, 실업계 고교 교원 배정 정

원의 확대 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응답에 전체의 55.8%가

반응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기간제 교

사 활용 (21.3%), 순회교사제 활성화 (11.5%), 산학 겸임교사 활용 (11.4%)의

순으로 응답율을 나타내 보였다. 이를 응답자의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위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²=15.616, p

〈.05). 실업계 고교 교원 배정 정원의 확대 가 효과적인 교사 부족 문제 해

결방안이라는 응답에 대해 교장 및 교감은 52.8%, 교사는 58.2%, 법인 관계

자는 42.9%로 나타나 교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

간제 교사 활용 이 가장 효과적인 교사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교장 및 교감은 23.6%, 교사는 19.0%, 법인 관계자의 경우는 37.1%

로 나타나 법인 관계자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소재지, 학교 계열별, 전교 학생 수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는 〈표 Ⅳ-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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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교사 부족문제 해결 방안

설문 8 1 2 3 4 계 df χ² p

학

교

소

재

지

서울
사례수 10 44 5 18 77

9 7.308 .605

% 13.0 57.1 6.5 23.4 100.0

광역시
사례수 16 88 24 37 165

% 9.7 53.3 14.5 22.4 100.0

일반시
사례수 27 124 20 49 220

% 12.3 56.4 9.1 22.3 100.0

군읍면
사레수 17 83 20 25 145

% 11.7 57.2 13.8 17.2 100.0

전 체
사례수 70 339 69 129 607

% 11.5 55.8 11.4 21.3 100.0

계

열

별

공업계
사례수 14 98 22 36 170

6 5.462 .486

% 8.2 57.6 12.9 21.2 100.0

상업계
사례수 35 164 36 61 296

% 11.8 55.4 12.2 20.6 100.0

종합고
사례수 21 77 11 32 141

% 14.9 54.6 7.8 22.7 100.0

전 체
사례수 70 339 69 129 607

% 11.5 55.8 11.4 21.3 100.0

학

생

수

700명

미만

사례수 25 111 26 30 192

6 8.468 .206

% 13.0 57.8 13.5 15.6 100.0
700명이상

~1200명

미만

사례수 27 114 24 47 212

% 12.7 53.8 11.3 22.2 100.0

1200명

이상

사례수 18 114 19 52 203

% 8.9 56.2 9.4 25.6 100.0

전 체
사례수 70 339 69 129 607

% 11.5 55.8 11.4 21.3 100.0

직

위

교장 및

교감

사례수 12 85 26 38 161

6 15.616 .016

% 7.5 52.8 16.1 23.6 100.0

교사
사례수 55 239 39 78 411

% 13.4 58.2 9.5 19.0 100.0

법인

관계자

사례수 3 15 4 13 35

% 8.6 42.9 11.4 37.1 100.0

전 체
사례수 70 339 69 129 607

% 11.5 55.8 11.4 21.3 100.0

※ 1 : 순회교사제 활성화

2 : 실업계 고교 교원 배정 정원의 확대

3 : 산학겸임교사 활용

4 : 기간제 교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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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학연계

가 . 실업계 고교의 연계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영역의 마지막인 산학연계 에 관한 질문 중 첫 번째

로 실업계 고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연계 또는 협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표 Ⅳ-10〉에서 보면, 실업계 고교와 연계가 가장 필

요한 대상으로 전문대학 을 선택한 비율이 전체의 42.2%, 다음으로 산업체

를 선택한 비율이 40.9%로 나타나, 두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3%

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능대학 이 11.2%, 직업전문학

교 가 5.4%의 반응율을 나타내 보였으며, 사설학원 이 실업계 고교와 가장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선택한 비율은 .5%로 나타나, 그 응답율이 매우 낮았

다. 이러한 결과를 응답자의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계열별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

²=21.177, p〈.01).〈표 Ⅳ-10〉에서 계열별 학교 형태의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실업계 고교와 연계가 가장 필요한 대상이 전문대학 이라는 응답에 대

해 공업계(33.5%), 상업계(45.9%), 종합고(44.0%)로 나타나 상업계의 반응 비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실업계 고교의 연계대상으로 산업체 를 선택한

응답에 대해서는 공업계(50.6%), 상업계(34.8%), 종합고(41.8%)로 나타나 공업

계의 반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 학생 수에 따라서도 실업계 고교의 연계 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χ²=22.302, p〈.01). 실업계 고

교의 연계 대상이 전문대학 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 700명 미만의 집

단이 32.8%, 700명 이상~1200명 미만의 집단이 50.0%, 1200명 이상의 집단이

42.4%로 나타나, 학교 규모가 700명 이상~1200명 미만의 집단에서의 반응 비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실업계 고교의 연계 대상이 산업체 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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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700명 미만의 집단이 50.0%, 700명 이상~1200명

미만의 집단이 36.3%, 1200명 이상의 집단이 36.9%로 나타나 학교규모가 작

을수록 그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위에 따른 구분에서 살펴보면, 실업계 고교의 연계 대상이

전문대학 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 교장 및 교감이 41.6%, 교사가

42.6%, 법인 관계자가 37.1%로 일반교사 집단의 반응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난 반면, 그 연계 대상이 산업체 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교장 및

교감이 42.9%, 교사가 39.9%, 법인 관계자가 42.9%로 일반교사보다 교장 및

교감이나 법인관계자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직위

에 따른 집단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χ²=24.983, p〈.01). 한편,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²

=11.902, n.s.).

- 106 -



〈표 Ⅳ-10〉 실업계 고교의 연계 대상

설문 9 1 2 3 4 5 계 df χ² p

학

교

소

재

지

서울
사례수 4 34 28 11 77

12 11.902 .454

% 5.2 44.2 36.4 14.3 100.0

광역시
사례수 10 67 62 25 1 165

% 6.1 40.6 37.6 15.2 .6 100.0

일반시
사례수 9 100 90 19 2 220

% 4.1 45.5 40.9 8.6 .9 100.0

군읍면
사레수 10 54 68 13 145

% 6.9 37.2 46.9 9.0 100.0

전 체
사례수 33 255 248 68 3 607

% 5.4 42.0 40.9 11.2 .5 100.0

계

열

별

공업계
사례수 4 57 86 23 170

8 21.177 .007

% 2.4 33.5 50.6 13.5 100.0

상업계
사례수 19 136 103 35 3 296

% 6.4 45.9 34.8 11.8 1.0 100.0

종합고
사례수 10 62 59 10 141

% 7.1 44.0 41.8 7.1 100.0

전 체
사례수 33 255 248 68 3 607

% 5.4 42.0 40.9 11.2 .5 100.0

학

생

수

700명

미만

사례수 12 63 96 21 192

8 22.302 .004

% 6.3 32.8 50.0 10.9 100.0
700명

이상~1200

명 미만

사례수 11 106 77 18 212

% 5.2 50.0 36.3 8.5 100.0

1200명이상
사례수 10 86 75 29 3 203

% 4.9 42.4 36.9 14.3 1.5 100.0

전 체
사례수 33 255 248 68 3 607

% 5.4 42.0 40.9 11.2 .5 100.0

직

위

교장 및

교감

사례수 5 67 69 19 1 161

8 24.983 .002

% 3.1 41.6 42.9 11.8 .6 100.0

교사
사례수 27 175 164 45 411

% 6.6 42.6 39.9 10.9 100.0
법인

관계자

사례수 1 13 15 4 2 35
% 2.9 37.1 42.9 11.4 5.7 100.0

전 체
사례수 33 255 248 68 3 607

% 5.4 42.0 40.9 11.2 .5 100.0

※ 1 : 직업전문학교, 2 : 전문대학, 3 : 산업체, 4 : 기능대학, 5 : 사설학원

나 . 산업체와의 연계 필요 분야

실업계 고교의 산학연계 영역에 관한 두 번째 질문으로, 산업체와의 연계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분야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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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결과는〈표 Ⅳ-11〉과 같다. 〈표 Ⅳ-11〉에서 보면, 현재의 실업계 고

교에서 산업체와의 연계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분야로 교육과정 연계

운영 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47.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을 선택한 비율이 42.8%

로 나타나, 이 두 가지의 응답이 전체의 약 90%를 넘는 압도적인 응답비율

을 나타내 보였다. 한편, 교원 상호교류 (5.8%)와 교재의 공동개발 (4.0)은 비

교적 낮은 응답율을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결과를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계열별 구분에서 보면, 실업계 고교에서 산업체와의 연계 필요

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분야가 교육과정 연계 운영 이라는 응답에 종합고

(53.2%), 상업계(52.0%), 공업계(34.7)의 순으로 나타나, 종합고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반면, 실업계 고교에서 산업체와의 연계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분야가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공업계

(57.1), 종합고(37.6%), 상업계(37.2%)의 순으로 나타나, 공업계 고교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러한 학교 계열별 구분에 의한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χ²=20.651, p〈.01). 한편, 학교 소재지, 전교 학생

수, 그리고 직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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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산업체와의 연계 필요 분야

설문 10 1 2 3 4 계 df χ² p

학

교

소

재

지

서울
사례수 33 5 36 3 77

9 11.025 .274

% 42.9 6.5 46.8 3.9 100.0

광역시
사례수 74 5 78 8 165

% 44.8 3.0 47.3 4.8 100.0

일반시
사례수 102 11 95 12 220

% 46.4 5.0 43.2 5.5 100.0

군읍면
사레수 79 3 51 12 145

% 54.5 2.1 35.2 8.3 100.0

전 체
사례수 288 24 260 35 607

% 47.4 4.0 42.8 5.8 100.0

계

열

별

공업계
사례수 59 7 97 7 170

6 20.651 .002

% 34.7 4.1 57.1 4.1 100.0

상업계
사례수 154 12 110 20 296

% 52.0 4.1 37.2 6.8 100.0

종합고
사례수 75 5 53 8 141

% 53.2 3.5 37.6 5.7 100.0

전 체
사례수 288 24 260 35 607

% 47.4 4.0 42.8 5.8 100.0

학

생

수

700명

미만

사례수 101 6 69 16 192

6 9.714 .137

% 52.6 3.1 35.9 8.3 100.0
700명

이상~1200

명 미만

사례수 90 10 101 11 212

% 42.5 4.7 47.6 5.2 100.0

1200명

이상

사례수 97 8 90 8 203
% 47.8 3.9 44.3 3.9 100.0

전 체
사례수 288 24 260 35 607

% 47.4 4.0 42.8 5.8 100.0

직

위

교장 및

교감

사례수 75 5 72 9 161

6 4.375 .626

% 46.6 3.1 44.7 5.6 100.0

교사
사례수 192 19 175 25 411

% 46.7 4.6 42.6 6.1 100.0
법인

관계자

사례수 21 13 1 35
% 60.0 37.1 2.9 100.0

전 체
사례수 288 24 260 35 607

% 47.4 4.0 42.8 5.8 100.0

※ 1 : 교육과정 연계 운영, 2 : 교재의 공동 개발
3 :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4 : 교원 상호교류

다 . 산학연계를 위한 정부 지원 내용

실업계 고교의 산학연계 에 관한 마지막 질문으로 산업체와의 연계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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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

한 분석 결과는〈표 Ⅳ-12〉에 제시하였다. 〈표 Ⅳ-12〉에서 보면, 실업계

고교의 산학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내용으로 산업체 훈련 이후

확실히 취업과 연계 를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56.3%를 차지하여 압도적으

로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에 21.9%가 반응하였고, 학생들의 적성 및 능

력에 적합한 훈련직종으로의 안내 (17.6%), 산업체 훈련 후 공신력 있는 이

수증 발급 (4.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응답자의 배경변인별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표 Ⅳ-12〉에서 학교 소재지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

체 훈련 이후 확실히 취업과 연계 가 산학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

원 내용이라는 응답에 서울(42.9%), 광역시(56.4%), 군읍면(58.6%) 일반시

(59.5%)의 순으로 반응하여 일반시에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반면,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이 가장 필요한 지원내용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서

울(35.1%), 광역시(24.2%), 일반시(18.5%), 군읍면(17.2%) 의 순으로 나타나 서

울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χ²=16.229, n.s.).

또한, 학교 계열별, 전교 학생 수, 그리고 직위에 따라서도 집단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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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산학연계를 위한 정부 지원 내용

설문 11 1 2 3 4 계 df χ² p

학

교

소

재

지

서울
사례수 27 33 13 4 77

9 16.229 .062

% 35.1 42.9 16.9 5.2 100.0

광역시
사례수 40 93 23 9 165

% 24.2 56.4 13.9 5.5 100.0

일반시
사례수 41 131 40 8 220

% 18.6 59.5 18.2 3.6 100.0

군읍면
사레수 25 85 31 4 145

% 17.2 58.6 21.4 2.8 100.0

전 체
사례수 133 342 107 25 607

% 21.9 56.3 17.6 4.1 100.0

계

열

별

공업계
사례수 42 98 22 8 170

6 7.702 .261

% 24.7 57.6 12.9 4.7 100.0

상업계
사례수 65 169 53 9 296

% 22.0 57.1 17.9 3.0 100.0

종합고
사례수 26 75 32 8 141

% 18.4 53.2 22.7 5.7 100.0

전 체
사례수 133 342 107 25 607

% 21.9 56.3 17.6 4.1 100.0

학

생

수

700명

미만

사례수 40 110 36 6 192

6 3.882 .693

% 20.8 57.3 18.8 3.1 100.0
700명

이상~1200

명 미만

사례수 45 114 42 11 212

% 21.2 53.8 19.8 5.2 100.0

1200명

이상

사례수 48 118 29 8 203
% 23.6 58.1 14.3 3.9 100.0

전 체
사례수 133 342 107 25 607

% 21.9 56.3 17.6 4.1 100.0

직

위

교장 및

교감

사례수 41 81 33 6 161

6 5.140 .526

% 25.5 50.3 20.5 3.7 100.0

교사
사례수 87 238 69 17 411

% 21.2 57.9 16.8 4.1 100.0
법인

관계자

사례수 5 23 5 2 35
% 14.3 65.7 14.3 5.7 100.0

전 체
사례수 133 342 107 25 607

% 21.9 56.3 17.6 4.1 100.0

※ 1 :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2 : 산업체 훈련 이후 확실히 취업과 연계
3 : 학생들의 적성 및 능력에 적합한 훈련직종으로의 안내
4 : 산업체 훈련 후 공신력 있는 이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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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적 시사점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요구조사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체 4개의 영

역별로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그 종합적인 시사점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요구조

사 분석표를 참조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는 서울시가 12.7%, 광역시가 27.2%, 일반시가

36.2%, 군읍면 지역이 23.9%로 비교적 고른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어 결과

분석에 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계열별 학교 구분에 따른 변인에서는 공업

계가 28.0%, 상업계가 48.8%, 그리고 종합고가 23.2%를 차지하였고 농업계나

수산·해양계 고교는 0%의 응답율을 보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학교에 따른

차이는 분석해 볼 수 없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사립 실업계 고교 전체

를 모집단으로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농업계나 수산·해양계 고교도 포함한

계열별 학교구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전교 학생 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3개의 집단간에 따른 차이 분석

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직위에 따른 집단간 차이 분석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26.5%, 부장 및 과장교사를 포함한 교사가 67.7%로 나타났으나,

법인 관계자의 경우는 5.8%라는 낮은 응답율을 보임으로써 법인 관계자의

응답내용은 그 타당성과 객관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

조사의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타난 요구 분석의 특징적인 결

과를 각 영역별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변화 영역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 실업계 고교가 겪고 있는 재

정상 어려움의 대처방안으로, 전체 사립 실업계 고교의 1/ 2 이상이 특성화

고교나 인문계 고교 형태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러한 추세는 긍정적인 일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모든 고등학

교가 특성화 고교나 인문계 고교로 전환하기 어려운 현 실정에서 이러한 대

처방안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실업계 고교가 육성·발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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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실업계 고교의 활로 모색을 위한 방편으로서 본 연구에서 질문한 고

등학교 교육 대상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80%가 넘는 응답자가 부

정적인 견해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현재 우리 나라 사립 고교의 교육 형태

변화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립 실업계 고

교의 지역 학습센터로의 활용 방안에 관한 질문에서는 지역주민의 자질 향

상과 재교육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전체 응답자의 1/ 3이상

이 나타내 보임으로써, 앞선 질문과는 다른 견해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학교 변화 영역에서는 학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에는

전체 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견해를 나타내 보였으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정부의 정책 방향 영역에서는 30%가 넘는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정부의 지원 방식이나 정부 정책 방향의 주안점을 묻는 질문 모두에서 기능

인력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개발 을 가장 우선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으

로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정부 정책 부재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앞

으로의 정부의 정책 방향은 대상 학교에 대한 일면의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사립 실업계 고교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 문제 영역에서는 사립 실업계 고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략 응답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비율이 실업계 고교 교육의 위상 저하에

따른 근무 의욕 및 사기 저하 를 지적함으로서, 현재 실업계 고교가 겪고 있

는 어려움을 그대로 나타내 보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현재의 실업계 고교

를 바라보는 안목이 사회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이루어 질 필

요가 있으며 이는 교원문제 해결에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과원교사 문제에 있어서도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사립 실업

계 고교 교사의 국·공립 학교로의 특채를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

로 제시하고 있는 바, 앞으로의 과원교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선 교사의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계 영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실업계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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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 대상으로 전문대학이나 산업체를 선택함으로써, 이들 기관과의 적극

적인 연계 및 협동을 통해 실업계 고교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산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내용으로 산업체와의 연계 이후 확실히 보장되는

취업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실업계 고

교생들의 심각한 취업난을 본 조사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실업계 고교생들에 대한 취업 기회의 확대는 앞으로 실업계

고교가 육성·발전되기 위한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실제적인 정

부의 지원만이 실업계 고교의 미래에 밝은 전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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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육성 대책 및 실천 방안

1. HRD를 위한 사립 실업계 고교의 발전 모형

오늘날의 사회는 지식정보화 또는 지식경제 사회로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

식을 구비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 환경

에 유연하게 적응·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실업계 고

교 역시 적절한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를 도식

화해 보면 아래의〔그림 Ⅴ-1〕과 같다. 이것은 학생들의 교육 수요에 맞는

학교 운영을 통해 고교 수준의 직업기술교육이 갖는 획일성을 탈피하고 다

양성을 제고시켜 나가려는 사립 실업계 고교의 향후 진로에도 시사하는 바

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런 전략 모형이 요구되는 외부 환경 요인에는 국내외 시장의 변

화,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 전문대 졸업생의 고용 확대 등이 포

함될 수 있다. 내부 환경요인으로는 실업계 학생 수의 감소, 교육과정의 개

편, 학교 붕괴, 교원의 사기 저하 및 부적응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내·외

적 상황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요청되는 핵심 전략 과제는 미래 지향적인

위기 극복 능력으로서, 세부적인 학교 경영의 전략은 이런 바탕위에서 형성

돼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교장의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경영

능력이나 교원의 전문교과 관련 능력 강화,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전환,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학생의 질 제고 방안 수립 등이 학교 경영의 혁

신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경영이 추구해 나갈 이상적 전략이 수립되면 학교는 비로소 사회 내

외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 전

략을 수립하게 된다. 먼저, 교사 및 학생의 자기 개발 활동을 유인하고, 전문

적 기술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두는 등의 인적자원 육성 전략을 총론적으로

설정한 다음, 그에 입각한 전략적 교육계획 등을 마련해 인적 자원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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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런 육성 전략과 개발 과정을 통해 길러

진 인적자원은 다양한 진로 경로 속으로 투입되어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기초 기술 인력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위의〔그림 Ⅴ-1〕에서 시사하듯이, 실업계 고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개발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학교 조직의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현장조사11)에 의하면, 일부 직업기술학교나 공업계 및 상업계

학교에서 이미 그러한 재구조화 노력을 통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상당히 증

대시키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일례로,「부평고등기술학교」는「인

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로의 특성화 전환과 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재

구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특성화 교육 분야의 기초

직업능력 함양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립 실업계 고

교 의 조직 재구조화가 착수되고 진전되어 가는 과정은 아래의〔그림 Ⅴ-2〕

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아래의〔그림 Ⅴ-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 조직도 사회의 변화에 따

라 구조 변화를 요구받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때의 변화 과정은 합리

적이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준비, 시행됨으로써 구조의 동요나 반응을 최소

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HRD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전담 부서를 두어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지원할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환경을 원활히 조

성해 주는 일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립 실업계 학교에 설

치되는 HRD 교육 프로그램 전담 부서는 사학으로서의 독자적인 발전 방향

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고교 수준 전체의 직업교

육 발전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부평고등기술학교」의「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로의 특성화 전환이나, 청담상고의
「청담정보통신고」전환은 모두 특성화에 의한 교육과정의 재구조화에 성공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116 -



[그림 Ⅴ-1〕실업계 고교에서의 HRD 전략 모형12)

12) 김희수(2001). 인간자원개발의 이론과 실제, p283을 참고로 재구성.

외부 환경 요인 내부 환경 요인

*국내외 시장 변화
*정부 정책 및 반영: 직업
교육의 중심축 상향 이동

*국내 시장의 변화: 전문대
졸업생의 고용 확대

*조직 구조: 학생 수 감소
*조직 풍토: 교육과정
개편, 학교 붕괴

*조직 행동: 교원의 부적응

미래 지향적
위기 극복 능력 요구

학교 경영 전략 수립

*혁신·합리적인 학교경영
*교원 전문 교과 기술강화
*특성화로 경쟁력 강화
*교장 및 교사의 위기
관리 능력 개선

*학생의 질 제고-대학 진학
*재정 지원 강화

HRD 전략 수립/ 시행

인적자원 육성 전략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 시행

*교사 및 학생 자기 개발
유도 및 지원 강화

*전문 인력 구비한 인재
집중 육성
-해당 기술 전문화
-기술 개발 능력 향상

*인성 교육

*전략 교육 계획 수립
*특성 프로그램 개발
*산학 연계 훈련 강화
*비전 제시 및 동기화
*지속적인 교육 여건 개선

*전문 기술 인재 수급
*동일 계열 대학 진학
*해외 연수 강화
*방위 산업체 우대 취업
*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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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조의 존재

외부 환경
변화에의 대응

자구적 재구조화

재구조화의 발단
*학생 수의 감소
*학교장의 위기 해결 방안 모색
*교사의 심리적 압박 해방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및 학과
신설

학교 규범 및 구조의
동요와 변용

*교육과정 변화에 교사의 심리적
동요-과원교사, 상치교사
*교사의 자율 행동
*교육청의 규제 약화

신 구조의 정착
학교의 자구적 노력 + 정부의

적극적 지원 + 유관기관의 협조

〔그림 Ⅴ-2〕사립 실업계 고교의 HRD를 위한 재구조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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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육성 대책

지식기반사회에서 실업계 고교는 기초직업 능력을 함양한 기반 인력으로서

의 기술인 양성에 교육의 목적을 둘 것을 요청받고 있다. 정철영(2001)은 실

업계 고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은 실업계 학교 조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증

진시키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실업계 고교교

육의 노동 수요 대응력 제고를 위한 체제 개편이 긴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특히 학교 설립의 특성에 따른 개성화된 교육 실시를 추진하는 사립학교

로서는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상당 수준의 사

립 실업계 학교에 대한 지원·육성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 바, 그 방향을 크

게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외적 측면에서

첫째,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을 진학 위주로 할 것인가 혹은 취업 위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학교 체제 개편의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취업

과 진학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측면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곧 실업계 학교들의 운영 체제를 보다 다양화하여

그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립 실업계 고교 스스로 교육 운영을 진학과 취업 어느 쪽으로

두든지 결정하고, 그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사립 실업계 고

교를 단계적으로 자율학교 13)로 전환시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14).

13) 자율학교란 교장이나 교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학교의 운영자로 둘 수 있으며,
현행 학년도 개시나 학년별 진급, 수업 연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고, 보통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대신 다른 교재를 만들거나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학교로서, 현행의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학교 형태이다.

14) 물론, 특성화 고교나 자율학교나 모두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있어
일반 학교에 비해 상당한 융통성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특성화 고교로 전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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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양성은 사회 발전의 요건으로서 실업계 고교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와 관련해 장석민(1999)

도 직업교육의 비용이 수익자에게 부담되면 직업교육의 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담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예컨대 기술 인력이 고용되는 곳은 기업이며, 최종적으로 인력 양

성의 혜택은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므로, 공립에 비하여 시설·설비 면에서

재정적 부담 능력이 낮은 사립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이나 정부의 지

원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셋째, 사립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전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사학 운영을 허

용하는 쪽으로 육성방향이 정립돼야 한다. 사학 설립자의 건학 이념이 내재

된 특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학교 운영

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립학교에 대한 특성화를 유도

할 필요는 없으며, 단위학교가 차별적으로 지향하는 교육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상업고 혹은 공업고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현

상 유지형 학교, 특성화로 전환하려는 학교, 자립형 학교, 산학협력고 등의

다양한 학교유형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들에 대해 앞서 제기했던

자율학교 수준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립학교 구성원들은 실업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연계 및 협력이 가장 필요한 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을 지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기술 기능면에

서는 우수하지만 전문대학 등으로 진학한 후에 심각한 기초 학습능력의 부

족을 보이는 상황에서, 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 통합시켜

학생들이 진학 후 무리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실업계 고교의

육성 발전을 위해선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실업계

고교 출신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교육과정 수학에 기초가 되는 영어, 수학

등의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아래의 <표 Ⅴ-1>에 예시되어 있다.

학교에 대해서까지 자율학교 지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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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신입생 대상 집체교육 수업시간표(2001)

시 간 분반 A 분반 B 분반 C 분반D 분반E

09:00∼10:00

대학수학

기 초

전산자율

학 습 대학수학

기 초

전산자율

학 습
기초영어

10:00∼11:00

11:00∼12:00
기초영어 기초영어

전산자율

학 습12:00∼13:00
13:00∼14:00 중 식

14:00∼15:00
기초영어

대학수학

기 초

기초영어
대학수학

기 초

대학수학

기 초

15:00∼16:00

16:00∼17:00 전산자율

학 습

전산자율

학 습17:00∼18:00
18:00∼19:00 석 식
19:00∼ 휴 식

자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2001). 내부자료.

다섯째, 실업계 고교에 대한 이상과 같은 지원·육성과 병행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다. 특히, 실업계 고

교생들에 대한 진학 기회의 상승을 유인하기 위해, 2004학년도부터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과 연관이 있는 대학의 동일계열 학과에 실업계 고교 출신을

정원외 3%까지 입학시키기로 한 방안은 매우 고무적인 지원이라 할 것이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체제가 바뀌는 2005학년도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실

업계열을 신설하는 방안과, 실업계 고교생의 학비 감면율을 15%에서 30%로

늘리며, 실습기자재 보유율도 60.6%에서 75%로 늘리고, 실업계 고교생의 현

장 실습 참여 기업체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

안을 추진키로 한 것도 긍정적인 육성 대책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실업계 고교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과다한 사교육비를 지출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실업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학생당 1

종목에 한해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교장이 기능사 자격증 을 주는

방안도 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한 행·재정 측면의 정

부 지원은 보다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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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 측면에서

첫째, 사립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학으로서의 특색을 살

린 독자성과 다양성을 겸비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

학은 설립자의 건학 이념에 따라 설립된 학교이다. 따라서, 건학 이념에 근

거한 교육의 독자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를 학생과 산업체,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

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사학이 독자적인 교육 운영을 이루어 나갈 때, 교

육 소비자인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산업체 등으로부터의 관심과 지원도 유

도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계 사립학교들은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부터 이들 교육소비자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형성·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정 프로그램의 개발마다 관련 협력 위원회 를 구성해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개발·시행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관할 교육 당국이 적절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주기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피이드백하여 프로그램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둘째, 교육과정을 실업계 고교생의 능력과 자질에 적합한 수준으로 재구성

해야 한다. 특히, 교육 내용의 선정은 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초 실무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 정태화(2000b)는 향후 직

업의 개념에서 평생직장이나 종신고용의 의미가 사라지고, 전직 및 이직을

통한 인력 이동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인 바, 미래의 근로자인 직업교육기관

의 학생들에게는 산업계 전반에서 기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습득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가르쳐야 하며, 타 직무나 유사 직업으로

의 이동시에 활용도가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

라서, 정부는 점차 세분화하고 있는 산업체 현장의 고용구조와 직무수행 환

경 변화에 학생들을 순조롭게 적응시키기 위해 기초적이고 전이력 높은 교

육내용 요소15)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15) 선진국가에서는 직업교육 교육 내용의 요소로 정보활용기술, 의사소통기술, 기획
및 자기관리기술, 대인관계기술, 수리적용기술, 문제해결기술, 공학활용기술 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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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그 활용을 최대화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실업계 학생에 대한 정보는 학교

교육 이외에 각 개인이 어떠한 직업능력을 획득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기

주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용시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직업능력이 무엇인지를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한 국가(민간)자격, 산업체 현장

실습에서 참여한 프로그램의 내용, 수상 경력, 직업적성조사 결과, 동아리 활

동을 통한 경험이나 작품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

료를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보존, 관리하는 일16)이 매우 시급하다(정태화,

2000b:4).

현재 실업계 고교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활용하고 있으나, 그 체

제와 내용에 있어서 편차가 크고, 개인의 직업 능력과 적성에 관련된 변화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 학생들에 대한 직

업기술교육 결과의 체계적인 관리는 산업체 취업 이후의 인사 배치 차원에

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능력 개발 및 전문성 향상

을 위해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결

국, 이것은 향후 평생교육법에서 교육계좌제 의 도입 가능성을 예고해 주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들로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계열별 혹

은 지역별로 연합된 실업계 사립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정보를 공동 관리

할 수 있도록 한 후, 일정 기간 시범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 여기서도 재정적인 부분이 애로점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정부와 기업체, 학교간의 긴밀한 협조와 대화로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에서의 인적자원개발 대상은 일반적으로 학생을 지칭하는 것으

로 받아들여지지만, 사립 실업계 고교가 직면한 현실에서는 교사를 또 다른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즉, 과원교사 해소 문제나 전문교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시급한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학교 교육과정

16) 일종의 진로여권(Career Passport) 으로 개인의 직업에 관련된 평생기록부와 같
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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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와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독특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이를 가르

쳐야 하는 교사들의 교수-학습 방법상의 질은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더

욱이 실업계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감 있는 교재 재구성 문제는 전적으

로 교사들의 주도로 추진돼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다. 일부 교사들이 교

과교육 관련 모임을 구성하여 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토론과 연구를 수행

하고 있으나, 사실상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서 교사 자신들의 적극적인 연수

참여와 연수 후의 활용도에 관한 학교측의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내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HRD

전담 부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기존에 연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교사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과 연합하여 HRD 활동을 계

획·추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특히, 과원교사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

된다. 과원교사 등을 전문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서 한국교원

대학교나 유관 기관, 가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해당 교사들이 직업능력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교육비 및 수강 장려금을 지

급하고, 일정 기간 이수 후에는 공공기관 및 공립학교에의 특채나 산업체 재

취업 등을 알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능한 교사 자원의 개발은

재취업 및 재배치로 인하여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총괄적으로, 사립 실업계 고교의 발전 방향은 사학에 부여되는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의 자율성 및 다양성 제고, 교재의 재구성, 시

설·설비에 대한 행·재정 지원, 과원교사의 해소, 현장실습의 강화 및 연계,

대학 진학 후의 학생의 학습의욕 고취 등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

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실업계 수능의 신설, 대입 동일계 전형시 정

원외 입학자 확대 등의 진학상 인센티브 제공도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

어도, 현 시점에서 사립 실업계 고교의 인적자원 양성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을 무

리없이 실시해 나갈 수 있는 실업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

책도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립 실업계 고교에 대한 육성 및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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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행해 나가기 위해선, 각 학교 나름의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상담, 지

원하는 사학 전담 기구가 중앙 정부 단위와 지역 교육청 단위로 함께 구성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앙 정부에서 마련해야 할 총론적 대책과 시·도 교

육당국에서 마련해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방안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사립 실업계 고교 지원대책회의(가칭) 등의 조직을 수준

별로 결성하여 사립 실업계 고교의 당면 과제와 지원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사립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한 실천 방안

현재 실업계 고교에서 사립학교가 점유하는 비율은 양적으로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실업계 고교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선도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

는 기관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학으로서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육성대책이

요구되며, 개별 사학의 자구적인 노력 또한 동반돼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

는 앞에서 살펴본 육성·지원의 큰 방향 위에서 사립 실업계 고교를 실질적

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 .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

현재 실업계 고교가 직면한 가장 큰 운영상의 어려움은 학생 수 격감으로

인한 재정상의 곤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학생 수 감소만큼의 국

고 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한 사립학교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 응할 방안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특성화 고교나 인문계 고교로

의 전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 설비 및 교육 여건 개선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른 적합한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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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개설되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호응도도 높아져 그만큼 지원 학생수도

늘어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학교법인의 재정적 운영 능력이

비교적 미약하고, 시설 설비가 현저하게 낙후한 사립학교에서는 이미 특성화

고교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추진 중이며, 최소한 학과의 일부에 특성화 교육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1년 현재 직업계열의 특성

화 고교로 운영되고 있는 30개 학교 중 사립학교는 10개교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평자동차정보고는 부평직업기술학교 에서 전환하여 1학년이

특성화 교육을 받고 있으며, 청담정보통신고 또한 청담종합고 에서 특성화고

로 전환해 일부 학과가 특성화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우수 운영

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신입생 모집에서도 두 학교 모두 별다른 곤란을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례들에 영향을 받아, 일부 사립학교들에서도 향후 특성화고로 전환

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의 은일여자정보산업고는 2002학년도부터 은일정

보산업고 로 개명하고, 특성화고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상거래

과, 조리과학과, 인터넷정보통신과와 웹 운영과, 멀티미디어디자인과, 컴퓨터

전기과, 영상그래픽인쇄과, 건설정보과, 사이버경영정보과, 디지털정보처리과,

멀티미디어과, 피부미용과 등의 특성화 학과를 증설·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립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고 전환은 급속한 경제 환경 변화(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적절한 인력을 원

활히 수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립 실업계 고교가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는 것을 유인하기 위해

서는 정부가 기존의 사립 특성화 고교 운영에서 나타난 애로점들을 해소시

켜 주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 그렇게 되면 특성화 전환에 필요한 관심과 열

의는 충분하지만, 특성화 허용 이후 정작 그 특성에 부합하는 정부의 지원

행정이 결여됨으로 인해, 전환 자체를 미루고 있는 상당수 사립학교가 크게

고무돼 적극적으로 특성화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정부는 직업계열의 특성화 고교가 안고 있는 핵심 문제라 할 수 있

는 두 가지 사항, 즉, 재정 지원 문제와 교사인력 재배치 문제에 대해 특별

한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 먼저, 특성화된 교과를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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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인적 자원이 만족스럽게 충원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즉, 산학 겸임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강사의 충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건비 지

원 대책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는 영세한 학교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양한 강사 요원을 채용했을 때 별도의 인건비 지원이 없는

현실에서 특성화된 교과를 개발·운영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정원의 1/ 3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특정 전문 분야만 가르칠 수 있는 산학 겸임 교

사를 정식 교사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학교 여건상, 정부는 이들을 강사로 활

용하게 될 경우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설령 별도의 인건비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수요가 없

어 과목을 폐지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원교사를 적절히 해소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분야의 정규교사나 강사를 다양하게 충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립 특채를 실시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실효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새로운 현장 연수나 산업계와의

인적 교류 방안과 병행시켜 과감하게 모색해 나가되, 재교육 대상자는 교사

정원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필요가 있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특성화로의 전환이 추진되는 일정 기간과 전환

이 이루어진 이후의 한시적 기간 동안만이라도, 보통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의 교사정원 산정을 유보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교원 재배치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아울러,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소규모 단위의 특성화된 수업을 주로 진행

해 나가야 하는 특성화 고교의 특성상 그에 필요한 시설·설비가 항상 부족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기존 사립 특성화 고교의 큰 문제점이었는데, 이 문제

를 비록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전부 해결하기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특성화된 교육 을 시행함에 따라 추가 투입되는 시설이나 재정에 한해서 만

큼은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해

당 사립학교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질을 선

도해 나가기 위한 투자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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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특성화 교과의 운영에 필수적인 교재의 개발과 준비에 있어서 학

교가 시·도 교육청의 인정을 얻어야 하는 일도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특성

화 고교의 특성상 얼마든지 새로운 교과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으면서도, 그

것을 위해 사용하는 교재가 사실상의 승인을 얻어 사용해야 한다면 교육과

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의 폭은 그만큼 좁아들게 마련이다. 특성화 교과들이

사립학교 나름의 고유한 건학 이념에 따라 독창적으로 개발된 것이 대부분

이라고 볼 때, 정부는 특성화 고교들이 새로운 교과 체계에 기반해 만든 교

재라면 인정 절차를 생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고쳐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 자율학교 운영체제의 도입

사립 실업계 고교의 운영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의

조사 결과 특성화고 전환 다음으로 많은 반응을 보인 것은 현행의 학교 운

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응답이었다. 또, 일부 교사 및 학급수를

감축해 현재의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반응도 다수였다.

이 경우, 사회 변화에 상응하는 신설학과를 추가 운영하는 등 현 체제에

대한 보완책을 통해 학생 수 유지에 이점으로 삼아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

하다. 실례로, 서울여자상업고교에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터넷비즈니스과 및 디지털정보처리과를 신설하였고,

사이버정보통신과는 기존 학과명을 유지하되, 교과 내용은 IT관련 분야(웹

디자인)로 전면 수정하여 운영하는 등 일부 학과 체제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 등 학교 운영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

기보다는, 교과의 부분적 특화 내지 개편·수정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꾀

해 나가는 것도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들 학교를 모두 자율학교 체제로 지정해,

학교가 새로운 학교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직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원칙을 갖고 학교가 급변하는 산업계의 상황과 요구에 기민하게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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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 실업계 고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에는 반드시 몇 가지 보완

책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자율학교에 허용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다소간의 융통성을 지니고 교재 사용에서

큰 제약을 받지 않는 정도의 자율성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

하여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시범운영 단계에서 적용이 유보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특

례조항들을 전면적으로 확대·시행하는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

다17). 이렇게 될 경우, 자율학교의 본래 취지대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

사 및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마다 다양하게 이뤄지면서 학교의 경쟁력 향상

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특례 조항의 확대 실시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에는 주지 않

고 있는 새로운 교과의 편성 혹은 폐지 권한을 특성화 고교와 똑 같이 허용

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교육과정의 전문교과 리스트에는 없는 것이라도

일정 수 만큼은 다양한 교과를 자체 연구·개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져

야 특성화 고교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며, 교육과정의 특색 있는 편

성·운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교과의 편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새로운 교재의 개발이나 관련 시

설의 구비와 같이 상당한 재정적 소요를 동반하게 되는 만큼, 자율학교의 재

정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지원해야 하는 부분

이다. 물론, 자율학교로서 행정적 독립성을 확보한 마당에 자율적인 학교 운

영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마땅히 학교가 자체 충당해야 합리적이라

볼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나름의 수익 사업 내지는 비용절감 방안

17)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의 규정에 의
한 학교 로서 동조 제1항에서는 자율학교가 교장이나 교감의 자격이 없는 사람
을 학교의 운영자로 둘 수 있고,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적
용받지 않으며, 관련 현행 학년도 개시나 학년별 진급·수업년한에 구애받지 않
고,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1999. 8 발표된 자율학교
시범운영 기본계획 은 위의 법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여 교감은 종전처럼 유자
격자로 하였고, 학년도와 수업년한, 학년제에 관한 규정도 특례 적용을 유보하기
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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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방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 한 방안으로

서, 이 학교들에 고교 졸업을 위한 독학과정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진지하게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이를 중학교 이상의 학력자가 고교 수준의 졸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단계

로 확대하자는 뜻이다. 이 때에 각 과정별 인정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공개

강좌를 이들 실업계 고교가 설치·실시해 나감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조달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양한 교사의 충원과 관련해서도 특성화 고교 전환에 준하는 수준의 지

원이 요청된다. 자율학교 지정 이전에 교사 배정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해

새로운 여러 종목의 인적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해 주거나, 교육과정의

특화 운영을 위해 정원 외에 새롭게 채용된 다양한 강사 요원에 대해서 별

도 인건비를 책정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려우면 해당 학교의 교사

인건비를 총액으로 학교에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의 운용을 융통성 있게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특성화 고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자유 재량으로 임용되는 산학 겸임 교사 등

의 숫자가 정원의 1/ 3 이내에서 제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 산학협력고 제도 도입

우리 나라 최초의 애니메이션분야 특성화고인 경기 하남시의 한국애니메

이션고의 운영 체제는 향후 사립 실업계 고교의 새로운 운영 방향 모색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산학협력고 로 표현되는 독특한 체제를

통해 특정 산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에 입주하게 하고, 학생들과 공동으로 작

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실질적인 현장 실무 경험 위주

의 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교측은 공동 작업을 통해 생긴 수익금을 활용

하여 학생의 장학금 및 학교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며, 산업체에서는 학생들

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능을 제작에 널리 활용하게 됨으로써, 이 방안은 학

교 운영의 세 주체 모두에게 혜택과 이점을 제공하는 윈-윈-윈 전략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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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라. 학교내 기업 운영

실업계 고교의 학교내 기업 (School-Based Enterprise) 운영방식은 현재 경

기도의 A자영농업고교에서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학교의 경우, 현재 교원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재

정의 83%를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재투자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

판매사업은 비교적 대규모로 운영되어 교사 이외에 기능직 공무원까지 고용

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소득 산출을 중요시하고 있어 학생들

에 대한 실습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학교 재정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를 학교법인의 전입금에 의존해

야 하는 사립학교로서는 수익사업의 한 방편으로서 학교내 기업 운영 방식

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사립 전문대학에서의 유

사 운영 사례가 점차 늘고 있음으로, 그 운영 추이를 집중 관찰·분석하여

단계적 도입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교기업 운영이나 산학협

력고 제도 도입 등 통상적인 방법 외의 새로운 발상으로 학교 재정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도 역시 실업계 사립고교를 자율학

교로 지정하여 학교 나름의 수익사업 또는 비용 절감 대책을 강구하게 하는

일이 매우 긴요할 것이다.

마. 대안형 실업계 고교의 도입

실업계 고교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낮은 수학 능력과 학습 의욕 부족으

로 중도 탈락율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사립 실업계 학교 여학생

들의 높은 부적응 현상도 일단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도탈락

학생들의 방치는 교육의 책무성면에서나 국가 인적자원의 총체적 질 향상면

에서나 모두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안적인 형태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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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실시는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중도탈락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는 대안형 실업계 고교의 확대·운영도 적극 고려해야 할 과제가 되

고 있다. 이들 퇴학생이나 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인

성교육과 체험학습을 통한 자유로운 학습이 중요하고, 나아가 개개인의 적성

에 맞는 전문기술의 습득을 통해 생산적인 인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역

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4. 변혁적인 직업진로교육 체계의 도입

급속한 경제·사회 환경 및 노동인력 수요 변화에 대한 실업계 고교의 신

속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학사 운영 체계의 변화 못지 않게,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문적 진로지도를 통해 개인의 능력·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

는 것은 물론, 합리적 직업선택 지도를 행함으로써 개인의 취업 확률을 제고

하고 필요 노동인력 공급의 적절성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 단계 직업 진로 상담 서비스의 운영 사례로 미국 오하이오주의 경우

는 매우 시사적이다. 이곳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본격적인 진로교육은 중3

에서 고교 3년까지의 4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9학년, 즉, 중 3이 되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필수과목 외에 진로개발 과목을 수강하면서 개인

의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직업 관련 수업을 받게 된다. 또, 학교

내에 직업교육 빌딩 (Vocational Building)을 설치하여 회계, 여행과 관광, 컴

퓨터 프로그래밍, 법학, 비즈니스와 마케팅 등 5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

들 5개 과목 외에 다른 과목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

진로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다.

10학년에서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잡 섀도잉(Job Shadowing) 은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

라 다니며,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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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약 1주일간 원하는 직종의 종사자(예를 들어, 스튜어디스, 미용사, 요리

사 등)를 따라 다니며, 그 일이 적성에 맞는지 혹은 본인이 생각하던 것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1학년과 12학년에는 인턴십

(Intern-Ship)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직접 일을 하며, 돈도 벌게 된다.

오하이오 진로교육의 결정체는 진로여권(Career Passport) 이다. 진로여권

이란 학생의 진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해 온 활동들을 기록한

서류철이다. 서류철에는 고교 시절의 활동, 수상 실적, 학업 성적, 상장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약 85%의 학생들이 이를 작성하고 있다. 이 자료는

기업체에서 채용의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동아일보. 2001. 11. 24).

이러한 직업 진로 교육 체계는 우리 나라의 사립 실업계 고교에서 시험적

으로 시행해 볼만한 프로그램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사 및 교육

과정 운영면에서 자율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 법인내

에 중학교가 병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라면,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는 실

업계 진학 가능 학생을 선정한 후, 동일 법인내 실업계 고교 진학을 상정하

여18) 이들에게 진로 개발 과목을 수강토록 하고, 고1 단계에서는 다양한 직

업을 직접 체험토록 하는, 잡 섀도잉을 통한 체험 교육 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고 2, 3학년 단계에서는 선정된 업체의 인턴

프로그램 에 참가시켜 직접 일도 하면서, 향후의 취업세계와 직접 연계를 갖

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는 일종의 산학 협동 형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존 산학 연계와는 상

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중3 과정에서 조기에 직업적성을 위한 진로 개발을

시도하고, 고1 단계에서 현장 체험 및 견습을 통하여 학생 자신의 적성을 스

스로 탐색하고, 고2 단계에서 직접 현장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학 연계 체계와는 차별적이다. 이와 같이 조기에 직업진로적성을 결정하게

18) 일본에서는 사립중학교의 입학 경쟁은 치열하지만, 일단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동일한 사학법인의 대학까지는 무난히 진학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식의 사학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세계의 교육과 중등사학, 1998:
594).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동일 법인의 중·고등학교를 거쳐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 학생에 한해서는, 학비 및 입학전형시 혜택을 주
는 우대 제도를 도입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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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과 관심으로 중도탈락률이 크게 감소될 것은 물

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함께 교육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 교

육 효과도 그만큼 배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업진로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산업체와 학교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선행적으로 형성돼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

는 제도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일단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실험

운영 기간을 두고, 사립학교들과 이를 관리·지도할 수 있는 한국직업능력개

발원과 공동으로 연합하여 다양한 유관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프로그램 개

발과 시행, 평가까지 체계화시켜 나가면, 효과적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직업진로교육 체계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의〔그

림 Ⅴ-3〕과 같다.

〔그림 Ⅴ-3〕 사립 실업계 학교의 직업교육진로 체계 탐색도

고3 업체 Intern-Program 참가, (취업)

↑
고2 업체 Intern-Program 참가

↑

고1 Job Shadowing(직업 체험)

↑

중3 진로개발 과목 수강(적성 탐색)

↑
중2 일반교과 수강

중1 일반교과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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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1990년대 중반까지 산업체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던 실업계 고교가 몰락한

것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이 없었

으며, 미래사회를 진단하는 빠른 정보망 구축이 결여되었던 데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도 여전히 기초적 기술 수준의 인력 공급은 중

요한 일이고, 따라서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한 중간 이하 수준의 기능 인

력 양성은 국가적으로도 계속 추진돼야 할 과업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편중된 열망과 함께, 기능 인력 개발

이 정보통신 분야에만 치우치는 불균형 상태가 빚어져 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실업계 고교는 초유의 정원 미달 사태가 몇 해씩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급기야 정부는 2001. 11 실업교육 육성 대책 을

통해 무너진 실업계 고교 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나, 신입생

유치만을 염두에 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등 엇갈린 반응

을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실업계 고교의 근본적 체질 개선

을 견인하는 질적 체제 개편의 시나리오가 전혀 제시되지 못한 데서 말이라

고 볼 수 있다. 즉, 학교간 경쟁을 통해 실업교육의 질 제고를 촉발한다거나

노동 수요 대응력을 제고하고, 단위학교의 행·재정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

며, 우수 인력의 실업계 고교 교원 임용을 촉진시키는 등의 실질적이고도 강

력한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데 따른 불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립 실업계 고교를 자율학교 로 전환하

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기서 얻게 되는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학교 특성화 및 전문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권장하

였다. 이렇게 사립 실업계 고교의 근본적 체제 개편을 통해 직업교육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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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성 탈피와 다양성 제고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때, 학

교별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 유도도 한층 원활해지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

을 유발해 배출 인력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요는

공·사립 학교를 망라한 실업교육 공급자들이 여하히 스스로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또 실현시켜 나가도록 이끌어 낼 것인가에 실업계 고교

의 인적자원개발 기능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이며, 그 중심에 사립 실업계

고교의 자율성 보장 문제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제언 : 사립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실업계 고교가 직면한 문제는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한 문제로서, 짧은 순간에 몇 가지의 방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

고는 볼 수 없다. 또, 어느 실업계 고교 단독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정부의 장단기적인 직업교육 정책 개발과 일관성 있는 추진,

유관 연구기관과 산업체 등의 지속적인 협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만 그 해결

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립 실업계 고교는 본래의 자율성을 살려 사회와 학생의 교육수요

에 맞는 다양한 교육 운영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도, 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의 결핍 속에서 학교 경영상의 어려움만 가증돼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사립 실업계 고교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교육 차원의 특별 배려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기초기능 인력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

선 공·사립 실업계 고교를 동등하게 지원·육성하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사립학교가 저마다의 건학 이념에 따른 독자적인 교

육 운영을 통해, 실업계 고교 전체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다양성을 제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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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펼쳐 나가도록 유도하지 못한다면, 중간 이하 수준의 인적자원 개발

은 그 밑그림조차 그리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2년 사이에는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마저 절반 정도로 축소

된 상태여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 결함에 고통받는 사립 실업계 고교로서

는 교육의 질 제고나 내실화 문제가 실로 요원한 일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계 사립고교를 통한 유능한 기능 인력 양성이 곧 국

가의 경쟁력 제고와도 직접 관련되는 일이라는 공교육 전체의 육성 발전 차

원에서, 사립학교의 노후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시설 유지비 증액 등의

재정적, 물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 실업계 고교에 행·

재정적으로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일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는 두 가지 방안의 단계적 실천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립 실업계 고

교의 재정지원방식을 이원화시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의 기본적인 예산은 종

전대로 재정 결함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충당하도록 하되, 낙후된 시설·설

비의 보수 및 교체·유지를 위한 경비는 특별 교부금으로 편성하여 교육인

적자원부에서 직접 해당 사립학교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이런 재정 지원을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물리적 기

반이 갖춰지면, 이루 학교 스스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해 준다. 고교 졸업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독학과정 설

치, 산학협력고 시스템의 도입, 학교 기업의 허용과 같은 다양한 재정 충당

방안을 고안해야 하며, 교사 배정 기준을 탄력 있게 적용하여 필요한 분야의

유능한 교사들을 그때 그때 충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다양화 유도

실업계 고교의 경직된 학교 운영 체제를 다양성과 창의성에 입각한 지식

기반사회형의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중대 규

모 수준의 실업계 고교를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로 개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 학과를 축소 또는 폐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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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교 및 교육프로그램 선택

권 확대에 기여하는 학교별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립학교의 경우, 특성화 고교 전환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단계적인 자율학교 지정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재

구성해 가기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

해 기존 특성화 고교 운영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거시켜 주는 배려가 요청된다. 특성화 교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강사 요

원들의 별도 인건비를 책정하고, 자체 개발한 특성화 교재들이 지역 교육청

의 인정을 받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자율 활용되게끔 하는 행정적 지원책 마

련이 반드시 요구된다. 여기서 확보되는 교과 및 프로그램의 외부 대응력 제

고는 실업계 사립고교가 배출하는 인력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교원 재배치를 위한 행·재정 지원

사립 실업계 고교가 다양한 교과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

서는 관련 신규 교사 충원 및 과원교사 해소를 위해 실업계 고교의 학급당

교원 배정 기준을 일반계 고교보다 크게 상향·조정하는 등 특단의 우대 방

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교원 배정 정원의 1/ 3까지 산학겸임교사나 기간

제 교사 등의 계약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교원 임용의 자

율성 및 융통성을 최대한 확대시켜 주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사들이 과원교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공립학교 특별채용을 제도화시켜, 매년도 공립학교의 신

규 임용 예정 인원에서 사립학교의 특채 희망자 수만큼을 제외시키는 등 강

도 높은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라. 평생학습장 활용에 따른 행·재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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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학교들에서 구비하고 있는 우수 실습시설을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실직자나 재취업 준비자, 학부모에게 개

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도 학교를 지역 주민의 인력개발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수 사립

학교 관련자들은 지역주민의 자질 향상과 재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 학교 시설을 평생학습장으로

개방하려 할 때, 이에 필요한 행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 연계 교육의 활성화 및 강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실업계 고교의 내실화를 위하여 가장 연계

가 필요한 대상은 전문대학과 산업체로 나타났다. 이 중 산업체와의 연계에

는 교육과정의 연계와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이 적극 요구되나, 현재에

는 연계 프로그램도 미약하고 산업체 훈련 이후의 취업도 보장되지 않고 있

어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현장실습시의 상해 및 이에 대한 보

상, 급료 문제 등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어, 연계와 관련한 정부의 실효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 실습에 참여하는 산업체에 대

하여서는 금융 및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강력히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바. 체계적인 직업 진로 교육의 실시

실업계 고교교육이 당면한 상당수 문제는 근원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올

바른 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 진로 교육체계의 혁신적인 도입, 즉 중

3단계부터 진로개발 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등의 진로 체험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시하고, 진로지도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직업교육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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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직업과 직장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조직적인 진로정보센터 를 설

치 운영하여, 취업 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정리에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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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 tu dy on D ev e lopm ent of Hum an Re s ourc e s

in Priv ate V oc ation al Hig h S ch ools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Private School Education

Reaearch-in-charge : Yong-Ho Kim

Research staff : Eun-Hee Byun

Dong-Won Jang

Sook-Yi Kim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s comprise a big portion of upper

secondary education . However, they are operated the same way as public

vocational high schools and have not received much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directions and

possible alternatives in the context of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NHRD).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1) to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s, (2) to figure out the

needs for them, (3) to provide the directions of the improvement

programs, and (4) to suggest necessary policies and realistic measures.

Various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 panel of expert

committee, field study, and survey were employed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s.

The suggestions to enhance the quality of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as follows:

1) Aspects outside of private vocational schools

First, it is desirable to set the educational goals in the direction of both

going to college and getting jobs. This means that the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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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needs to be diversified to accomodate the different educational

functions.

Second, a skilled workforce is one of the fundamental elements of social

development, and thus training should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f students are forced to pay the cost of vocational education by

themselves, the quality of vocational education is likely to get wors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ore support from the public sector is

needed .

Third, the improvement plans should be based on the idea of

strengthening autonomy of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s. Therefore,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s should be allowed to have various forms.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every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an specialized high school. Each school just needs

to be supported in accordance with its own educational goals.

Fourth,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s consider community colleges the

most suitable institution for vertical linkage and cooperation .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s to

integrate the curricula of the two educational institutions.

Fifth, education at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s is a main part of

public education . Thus, greater government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

2) Aspects inside of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s

First,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s should be allowed more autonomy,

enabling them to conduct more independent and diverse vocational

education .

Second, the curriculum should be restructured to fit the ability and

aptitude of students. Especially, the contents of educa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basic business affairs necessary for industry in general.

Third, a system to control the results of learning and maximize them is

nee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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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active governmental policies to deal with surplus teachers are

needed . A department responsible solely for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projects for surplus teachers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at eith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ough the

newly established department, programs for the surplus teachers could be

conducted, such as giving them incentives for taking career development

classes and helping them to transfer to public schools or to find a new

job.

As seen above, the development plans for vocational high schools

should be based on the autonomy of each school. This study included the

following as the directions of the improvement plan : diversifying the

curricular administration, restructuring the texts, receiving mor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devices and equipment, dealing

with the problem of surplus teachers more efficiently, strengthening the

practical field education and linkage, and raising motivation to learn

after the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enter college. In addition, the

educational goal to pursue both further education and jobs necessitates the

establishment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fo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d admiss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to a

college department related with their high school department outside of

the fixed admission number.

Now, the core development plans for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s

obtained by this study is presented as below :

1) Transformation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and specialization of

curriculum

First,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s suffer more serious financial

problems than their public counterparts. The preferable solution is

transformation to a specialized or a general high school.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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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transformations are needed .

Second, another way to cope with the present difficulties is to

supplement the current system. For example, measures such as decreasing

the number of classes and teachers and adding new departments should

be actively pursued .

2) Introduc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s that cooperate w ith industry

A vocational high school that cooperates with industry means a system

in which an industrial institution comes to a school and works with

students. Students could receive practical education that focuses on

business affairs, schools could utilize the profit as scholarships and school

development funds, and the industry could utilize novel ideas and talents

of students. Through this win-win system the three participating bodies

will be benefitted .

3) School-based enterprise

One of the main income sources of private schools comes from the

school foundation . School-based enterprise is one alterative to diversify the

income sources. Recently, an increasing number of private community

collegeshas adopted this alternative. The gradual introduction after

intensive observations and analyses should be considered .

4) Introduction of alternative vocational high schools

Neglect of vocational high school dropouts is detrimental to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NHRD). Thus, alternative forms of

education for them is needed .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alternative

vocational high schools. Fundamental restructuring of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 systems would lead to overcoming uniformity and promoting

diversity . In turn, this would help the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at the individual school level and thus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grad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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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안녕하십니까?
본회 연구소에서「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위촉을 받

아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육성 방안 을 연구하는 가운

데, 이상적인 사립 실업계 고교 육성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립 실업계 고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토

대로 하여 향후 사립 실업계 고교의 발전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리라 여겨지오나

연구의 중요성과 사립 실업계 교육의 발전을 위해 성심

껏 조사지를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일반 사항

2. 학교 운영 계획

3. 학교 재정

4. 학교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5. 향후 발전 방안

2001년 10월

HRD를 위한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육성방안 연구팀

(사)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한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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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면담지

사립 실업계 고교 육성 방안 탐색을 위한 면담지

1. 학교 일반 사항

가. 학교 명칭 : 학교

나. 학교 소재지 : 1) 중소도시 2) 군·읍·면

다. 학생 및 교직원 수

1) 학생 수 : 명 2) 교원 수 : 명

3) 행정직원 수 명

라. 학교 및 학급 규모

1) 학급 수 : 학급

2) 학급당 학생 수 : 명

※마. 학교의 교육 계획서/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수집)

1) 학교의 교육과정 시간(단위) 배당표

2) 학교의 학기당 개설 과목 수 (확인)

3) 선택 과목 개설 및 학생 선택 현황

4) 고교의 과정(학과) 개설 현황

5) 수업 시간표(01/ 1학기) 및 수업 시간 운영 현황

바. 학교 설립 연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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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직원 현황 - 과목별

구분 교장 교감
정 원(명)
현 원(명)

특기 사항

구분
정 원(명)
현 원(명)

특기 사항

구분
정 원(명)
현 원(명)

특기 사항

2. 학교 시설 설비

가. 산업현장과 연계

1) 인근 산업현장과 실험실습의 연계

구분 인근 산업현장 실험실습 내용 실습시간 비고

(예)

** 정비공장 수리 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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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에서 귀교의 취업 진로

취업 지역이 있으나 미약하다( )

취업 대상 산업체가 많다( )

타 지역으로 취업( )

기타 ( )

3) 학생들의 주거 반경(최대거리)

학교로부터 대략 ( )km

통학시간은 대략 ( )분

교내 기숙사가 있다.( )

<표 2> 산업현장과 실험실습과의 연계

과목 인근 산업현장 실험실습 내용 실습시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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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가. 귀교의 학교 운영 계획의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나. 귀교는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다. 변화에 대한 준비 과정에 있어 어려운 점은 어떠한 것입니까?

라. 준비 과정상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 향후 사립학교에 완전한 자율성이 주어진다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

으로 교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운영 방식-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짐

2) 모집 대상

3) 교육 내용 선정

4) 법규면

* 특성화 학교인 경우: 현재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긍

정, 부정적인 면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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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의견 조사서

안녕하십니까?

일선 교육현장에서 우리 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본회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립 실

업계고교의 육성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현재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

다. 본 연구 조사서는 이러한 연구 수행을 위해 사립 실업계 중등교육에

몸담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것

으로, 설문 내용은 사립 실업계 고교의 육성과 활로 모색에 관련된 문항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현재 우리 나라 실업계 고교가 직면하

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올바로 파악하고, 실업계 고교의 육성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며,

아울러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을 위한 통계 자료만으로 사용될 것

임을 밝혀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학사 일정상 바쁘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진솔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응답하신 의견조사

서는 11월 5일(월)까지 본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동봉한 반송 봉투에 넣

어 우편으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 장 한 상 국

☞본 조사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한국사학교육연구소 인적자원개발 연구팀

☏ 02) 738-5206 fax 02) 722-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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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제시된 질문에 관하여 귀하와 견해를 같이하는 항목에 V 표를 하거

나,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1. 현재 우리 나라의 실업계 고교는 운영상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사립 고교는 재정상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귀교의 재단에서는 이

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_____ (1) 특성화 고교나 인문계 고교 형태로 전환한다.
_____ (2) 산학연계를 강화하여 산업체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
_____ (3) 교내에서 재정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한다.
_____ (4) 학교의 교사 및 학급수를 감축하여 운영한다.
_____ (5)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_____ (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사립 실업계 고교 활성화 방안으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 대상을 고졸이하

수준의 중·장년층 실업자 교육 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_____ (1)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_____ (2) 경영자가 그러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_____ (3) 재취업하는데 있어 활로를 제공할 것이다.
_____ (4) 고교 졸업 후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지원자만 입학하게 될 것이다.
_____ (5) 학교의 설비나 교사의 문제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_____ (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사립 실업계 고교 활성화 방안으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학교를 지역 주민의

학습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1)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_____ (2) 경영자가 그러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_____ (3) 지역주민의 자질 향상과 재교육에 도움을 줄 것이다.
_____ (4) 학교의 설비나 교사의 문제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_____ (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향후 실업계 고교가 일정한 방향으로의 체제 전환을 추구해 나간다고 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 우선 순위로 3가지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1) 기능 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개발

_____ (2) 기능 인력 관련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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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 (3) 수업연한, 학제 등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 대책 지원

_____ (4) 저학력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직업 교육 활성화 지원

_____ (5) 실업계 고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동 활성화 지원

_____ (6) 입학 자원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지원

_____ (7) 직업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제시와 지원

_____ (8)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_____ (9)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사립 실업계 고교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특성화 전략을 채택할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직종별 기능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개발

_____ (2)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대책 지원

_____ (3) 특성화 부문의 교원확보 대책 마련

_____ (4) 실업계 고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동 활성화 지원

_____ (5) 특성화 부문의 시설 및 기자재 우선 지원

_____ (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귀하는 현재 실업계 고교 교원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학과 및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연수 기회 부족

_____ (2) 전문교과와 관련된 산업체 현장의 실무 경험 부족

_____ (3) 학습부진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지도 부담

_____ (4) 과원교사 방지를 위한 신입생 유치 부담

_____ (5) 실업계 고교교육의 위상 저하에 따른 근무의욕 및 사기저하

_____ (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귀하는 실업계 고교의 체제 개편 및 신입생수 감소 등으로 인한 과원교사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복수/ 부전공 자격 취득

_____ (2) 국공립학교로의 특채

_____ (3) 학급당 학생수 감축

_____ (4)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_____ (5) 실업계고교 교사배정 정원 확대

_____ (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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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는 실업계 고교의 체제변화 및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순회교사제 활성화

_____ (2) 실업계 고교 교원 배정 정원의 확대

_____ (3) 산학 겸임교사 활용

_____ (4) 기간제 교사 활용

_____ (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실업계 고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연계 또는 협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

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_____ (1) 직업전문학교

_____ (2) 전문대학

_____ (3) 산업체

_____ (4) 기능대학

_____ (5) 사설학원

10. 산업체와의 연계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_____ (1) 교육과정 연계운영

_____ (2) 교재의 공동개발

_____ (3)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_____ (4) 교원 상호교류

_____ (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산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입니

까?
_____ (1)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_____ (2) 산업체 훈련 이후 확실히 취업과 연계

_____ (3) 학생들의 적성 및 능력에 적합한 훈련직종으로의 안내

_____ (4) 산업체 훈련 후 공신력 있는 이수증 발급

_____ (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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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 혹은 귀하의 학교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
해당되는 번호에 V 표를 하거나,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1. 귀하의 현재 근무학교 소재지 :
_____ (1) 서울

_____ (2) 광역시

_____ (3) 일반시

_____ (4) 군, 읍 또는 면

2. 귀하의 현재 근무학교 계열별 구분 :
_____ (1) 농업계

_____ (2) 공업계

_____ (3) 상업계

_____ (4) 수산·해양계

_____ (5) 종합고·실업고

_____ (6) 기타 ( )

3. 귀하의 현재 근무학교 규모 :
전교 학급수 : __________ 학급 전교 학생수 : __________ 명

4. 귀하의 직위 :
_____ (1) 교장

_____ (2) 교감

_____ (3) 부장 및 과장 교사 (담당교과 : ___________ )
_____ (4) 교사 (담당교과 : ___________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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