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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평생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강

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은 내적 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 최

근 정부는 위기에 처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계 고교생

에게 대입정원외 3% 선발 허용, 실업계 고교에 대폭적인 재정지원, 실업계

고교생에게 무시험 국가기술자격 부여 등을 포함한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발

표한 바 있다. 이러한 대책은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직업교육 기피에 따른

신입생 미달 등 심각한 실업계 고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

로 받아들여지고 진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과 함께 실업계고교 발전방안 등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현재 실업계 고교 계열은 전통적인 산업 구분에 기초하여 농업계열, 공업

계열, 상업계열, 수산·해운계열, 가사·실업계열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산업 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문성 확보 미흡, 고등교육기관 및

자격제도 등과의 연계성 미흡, 실업계 고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가중, 실

업계 고교 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

나의 장애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는 실업계 고교 계열의 새로운 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부흥을 꾀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학교 교사,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계

자, 실업계 교육 전문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 차례의 델파이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실업계 고교 계열 재 구조화 안을 작성하

였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은 산업구조 및 핵심기술 영역 등 계

열 재구조화에 미치는 변인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5개 계열을 8개 계열로

세분화하였다. 전국의 775개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 해당 계열의 교사, 교육

자, 연구소의 연구원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을 대



상으로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필

요성에 대하여 78.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제시된 재구조화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증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현재의 실업계 고교 계열을 산업 구조 및

기술 영역에 부합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실업계 고교 교육의 현장 적합성 및

전문성 신장을 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계열의 구분은 보다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편

성·운영, 전문성을 갖춘 교원의 확보, 정부의 예산 지원 계획 수립 등 실업

계 고교 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가

학교 현장, 시·도 교육청, 정부부처 등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 정책 수

립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특히 향후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과정 개편, 동일계 대학 진학 자료 등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

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계열 재구조화 방안 마련을 위한 수 차례의 회의와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일선학교 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과 학계 전문가님

그리고, 시·도 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께 감사를 드린다. 연구진

이 놓칠 수 있었던 여러 요소들을 챙기고 연구의 구석 구석에서 바쁜 일손

을 도와준 정진철 연구조원과 연구 영역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여

건에서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02년 9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강 무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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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요약 】

1. 연구의 개요
현재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수산·해운계열, 가사·실업계열 등 5개 영

역으로 구분된 실업계 고교 계열은 전통적인 산업 구분에 기초한 것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산업 구조 및 기술 체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문성 확보 미흡, 고등교육기관 및 자격제도 등

과의 연계성 미흡, 실업계 고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가중, 실업계 고교 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장애 요소로 지적되

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안을 제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부흥을 꾀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현재의 실업계 고교 계열을 산업 구조 및

기술 영역에 부합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실업계 고교 교육의 현장 적합성 및 전문

성 신장을 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 및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배경 및 관련 연구 자료를 분석한

다. 둘째,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준거를 제시한다. 셋째,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의 문제점 및 요구를 분석한다. 넷째,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편 방안및 관

련 학과 예시안을 제시한다. 넷째,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정책 건의

및 제언 사항을 제시한다.
연구의 절차는 첫번째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준거 설정을 위한 선행

연구 자료 및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두번째로 실업계 고교의 계열 구조 개편 방안

제시를 위해 실업계 고교 계열 현황 및 외국의 실업계 고교계열 구조를 분석하였

으며,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편의 방향 및 기본 전제를 상정하였다. 세번째로,
문헌 분석 결과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

였다. 네번째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의 문제점과 요구를 분석하기 위

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따른

발전 방안 및 정책적 건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하였으며,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편에 관한 요구 조사를 위해 델파이 조사, 설문 조사, 그리고 심층 면접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도출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계열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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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 연구 자료 고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도기술산업·정보통신산업·전문서비스 산업 등과 같

은 지식집약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와 같이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하여 산업 및 직업의 구조가 변

화할 뿐만 아니라 직업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수준과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직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휴먼웨어(hum anw are)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직업교육

훈련도 체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이러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직업구조 및 취업구조의 변화

로 인한 외적 교육 환경의 변화와 입학생 미달 현상 심화, 중도탈락생의 증가, 교

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자율성 부족, 대학 진학 욕구의 증가, 산업체 수요의 감소

등 내적 교육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실고 계열 구조 개편에 관한 여러 연구

들을 검토한 결과, 산업 및 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계열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

요가 있고, 이에 따라 학과도 재편성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간호, 정보, 복지 등의 계열이 이미 제시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에서도 우리와는 달리 건강 보건 서비스 계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

는 공업계열이 건설과 건축물 내부 환경 조성, 엔지니어링, 제조, 정보 기술, 토지

와 환경 등으로 세분화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이 밖에 보건 및 사회 복지, 접대

와 음식 마련, 레저 및 여행, 제조, 미디어(의사교환과 생산), 행위 예술과 오락 산

업, 소매 및 유통 서비스, 과학 등의 계열이 세분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미국의 경우는 15개 분야, 남아공은 12개 분야, 뉴질랜드

는 17개 분야, 영국은 11개 분야 등으로 주요 산업분야 별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23개 산업 분야별 위원회 별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각각 제시되고 있

다. 이러한 표준 직무능력의 구분은 주로 직무분석을 통하여 핵심 기술분야를 토

대로 구분되어 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업

계 고교 계열 구조도 핵심 기술 요소별로 세분화된 계열의 구조를 갖는 것이 바

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엔지니어링협회의 기술 부문 및 전문 분야 구분표는 산업 핵심기술 중심으로

구분된 15개 영역의 기술 부분과 94개 전문 분야로 제시되고 있어 실업계 고교의

계열 구분과 학과 설치시에 검토되어야 할 자료로 판단된다.

나. 재구조화의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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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준거는 문헌연구를 통해 여섯 개 영역으로 설정

하고 다음 내용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는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 문제, 정보 기술(IT) 산업의 고용 증가, 농업 및 농촌의 구조 변화,
농업 관련 산업의 성장,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직업 구

조의 변화에서는 산업 분류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 추이, 직업구조 변화 요인,
지식 산업과 지식 직업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 교육 내용 및 기술 수준의 변화

에서는 기초 직업 능력의 영역,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직무의 변화, 신생 직업

과 쇠퇴 직업 등 검토하였다 . 넷째, 직업교육 내용 및 체제 관련 사회적 환경에

서는 학점은행제도, 자격 분류 형태, 유망직종 분야별 자격증 취득 현황, 기술·

기능 분야의 등급별 총 자격 종목 수 등을 검토하였다. 다섯째, 정부의 직업교육

육성 정책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업계 고교

교육의 환경 변화에서는 학부모 의식, 기업체 고용 관행, 사회의 평생교육 시스템,

고둥교육기관 계열 명칭 등을 검토하였다.

3.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 분석

가.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실업계 고교 계열과 학과 편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

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5월∼7월 동안 2 차례 실시되었으며, 델파이 위

원은 모두 44명이었다.
문헌 고찰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1차 델파이 조사지가 개발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이유의 타당성,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

화 준거 및 하위 요소의 타당성, 계열 재구조화 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이 수

렴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지에서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찬반 의

견,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기여도,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안의 타당

성 등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현재의 5개 계열은 각각 생물산업 계열, 공

업 계열, 경영·사무 계열, 해양산업 계열, 가정·보건 복지 계열로 그 명칭이 변

경 또는 유지되었고, 이외에 정보통신산업 계열, 디자인산업 계열, 그리고 문화·

레저 산업 계열이 신설되었다.

나. 설문 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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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의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업

계 고등학교 교사, 관련전문가,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지는 1차 및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 되었다. 설문 조사는

8월 1일부터 8월 13일에 걸쳐 우편조사로 실시되었다 . 설문조사지는 실업계 고등

학교 교사의 경우, 전국 775개 실업계 고등학교에 총 1,550매를 배포하였고, 관련

전문가의 경우는 현재 5개 계열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교수와 연구원에

게 총 90매를 배포하였으며, 정부 관계자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직업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인사에게 총 60매룰 배포하였다. 회수율은

45.0%로 나타났다.
설문지의 조사 내용은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일반적 의견, 교육과정 운영, 교원

대책, 행·재정적 지원 방안, 일반적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 s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또한 집단간의 통계적 유의미

도 측정을 위해 교차분석과 AN OVA 기법을 적용하였고, 사후검정에는 유의수준

0.05에서 Scheffe의 다중검정치를 이용하였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경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는

응답이 78.7%로 지배적으로 나타나 계열 재구조화가 요구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

였다. 이러한 계열 재구조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67.9%로 가장 많았다.
둘째, 실고 계열 재구조화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적용의 유

연성 및 내실화 확보 에서 가장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

등교육 기관과의 연계 수월성 확보 와 기존 계열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업계 고교의 계열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에 관해서는 5점 척도에서 3.82
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계열 변경(안)에 대

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

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실험·실습 기재자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관한 질

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연계 (24.0%), 지역사

회 산업체와 연계 (20.5%) 해야 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다섯째, 하나의 학교에서 개설한 계열의 전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다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인

근 학교, 산업체,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과정 이수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섯째, 실업계 고교에서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해

실고 계열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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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는 문제에서는 한 고교에서 한 개의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 개의 학교에서 여러 계열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 측면, 교육과정 운영 측면, 시설·설비 활용 측면, 행·재정적 지원 측면에 대

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한 개의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때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성과 학생의 희망을 모두 수용한 교육과정 개설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여덟째, 교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전공 취득이나 유사 전공 이수를 통해 교과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기존 교사를 최

대한 근무하도록 하거나 산학 겸임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재구조화된 계열의 행·재정적 지원은 계열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며,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가 행·재정적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4.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가. 개편 방향 및 기본 전제

실업계열 구조 개편 방향을 직업과정과 일반과정의 통합적 고려, 계열(학습

과정)간의 통합적 고려, 학습과정의 모듈화에 대한 고려 등으로 상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정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충분히 고려한다. 둘째, 수요

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셋째, 교육 내용의 계열간 중복 최소화한다.
넷째, 계속교육과 종국교육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 산업구조 및 기술 내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나. 재구조화 방안과 관련 학과 예시

현재의 농업 계열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업연관 산업 및 농업

지원서비스 등의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 생물산업 계열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 관

련된 학과들로는 식량자원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조경과, 환경보

전과, 관상원예과, 산림자원과, 생명과학과, 생물공학과 등을 들 수 있다.
현재의 공업 계열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다른 적절한

명칭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들 때문에 그대로 계열 명칭을 유지한다. 그러나 미래

에는 제조기술 계열, 엔지니어링 계열 등 핵심 기술 분야 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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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현재의 상업 계열은 전산업 영역에 있어서 경영 일반 및 사무 등의 분야를 아

우르도록 하기 위해 경영·사무 계열로 명칭을 변경한다. 관련 학과들로는 경영정

보과, 세무회계과, 통상정보과, 유통경영과, 사이버유통과, 전자상거래과 등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수산·해운 계열은 최근 해양산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산업 및 해운업 전반을 포괄하기 위해 해양산

업 계열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 관련 학과들로는 수산양식과, 해양환경과, 항해 정

보과, 선박운항관리과, 해양산업과 등을 들수 있다.
현재의 가사·실업 계열은 의식주, 보육, 이·미용, 조리 등 개인 및 보건 서비

스 분야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 가정·보건 복지 계열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 관련

학과들로는 의상디자인과, 식품 디자인과, 보육과, 노인생활지원과, 보건간호과,
피부미용과, 유아교육과, 주거환경생활과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

프트웨어 등의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 계열을 신설한다. 관련 학과

들로는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서비스과, 정보검색과, 정보통신부품과, 방송서비스

과 등을 들 수 있다.
디자인 산업분야의 발전 추세 및 이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디자인산업계열을 독립적으로 신설한다. 관련 학과 들로는 패션산업과, 광고산업

과, 그래픽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패키지디자인과, 편집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전략 산업 분야의 하나인 CT를 강화하고, 최근 활발하게

학과 신설이 증대되고 있는 이 분야의 학과군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문

화·레저산업 계열을 신설한다. 관련 학과들로는 애니메이션과, 만화과, 영상미디

어과, 대중음악과, 관광호텔과, 관광레저과, 레포츠과, 골프관리과, 스포츠 마사지

과 등을 들 수 있다.

다. 학과 편제 원칙

학과 편제의 원칙은 계열 영역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 및 지식의 고유한 특성에

알맞도록 학과를 편제하되 2개의 계열에 걸쳐있는 학과의 경우는 주가되는 학과

의 성격에 따라 배치하고, 학과를 이수한 졸업생이 취업하게될 산업분야의 계열에

해당 학과를 배치한다. 또한, 해당 학과 이수 후 진출하게될 고등교육기관 분야,
학문 분야 및 자격증 취득 분야 등을 고려한다.

라. 실업계 고교 계열 제구조화에 따른 기대 효과 및 발전 방안
- 실업계 고교의 계열 재구조화를 통한 기대 효과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 v i -



과 같다. -
첫째,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 반영을 통한 노동 시장과의 연계 강화 및 현장 적합

성을 제고한다. 둘째, 실업계 고교의 정체성 확보 및 교육의 정당성 강화를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한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 및 경쟁성을 확보한다.
넷째, 실고의 수직· 수평적 연계 강화 기제를 제공한다. 다섯째, 실고의 행·재정

적 지원 확대 근거 확보 및 관련 정부부처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여섯

째, 학생 선발, 취업, 진학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일곱째, 새로운 입시제도에

따른 적용 기준을 제시한다. 여덟째, 교원 선발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을 강화

한다. 아홉째, 실고 계열 구조 관련 이론적 배경, 법적 근거 및 통계 자료 작성의 현실화를

유도한다.

5.정책 건의 및 제언

가. 정책 건의

첫째, 현재와 미래의 산업 및 직업구조를 포함할 수 있는 계열 명칭 선정과 그

에 걸맞는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재구조

화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각 계열에 속하는 세부 영역에 대한 내용분석이 뒤따라

야 할 것이다.
둘째,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현재의 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완 및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계열의 직무 분석과

자격증 제도의 법제화 및 산재된 학과의 바람직한 배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계열 재구조화가 단지 명칭만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실업계 고교의 질적 하락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실

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계열 재구조화

로 인하여 발전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을 축으로 하여 계열 재구조화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단순한 계열 재구조화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교의 재조직과 학교

의 재구조화까지 이어져야 계열 재 구조화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를 통해 교원자격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수

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구조화된 계열 구조에 부합하는 교원자격 종목과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따라 한 학교 내에 여러 개의 계

열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

학교 내에 공업 계열, 경영·사무 계열, 정보통신산업 계열, 디자인산업 계열 등이

공존할 경우, 각각의 전공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계열별로 예산 및 그에 따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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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확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계열의 구

분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 실현될 때,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편성·운

영, 전문성을 갖춘 교원의 확보 등을 통해 실업계 고교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

다.
일곱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NSS)
은 교육과 훈련의 실질적 연계 및 효율적인 인력 개발 개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과 훈련기준, 자격검정

기준, 고용 기준 등이 연계되어 있지 못해 인력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 비효율성

이 노정되고 있다. 교육시장과 훈련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이 연계된 실질적인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도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직무능력 기준이 제시되

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및 훈련기준과 자격기준도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현재의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를 산업 분야 및 핵심 기술 영역에

맞추어 더욱 세분화시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제시하고 있

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등과 같이 실업계의 계열 구분도 이러한 분

류 체계를 반영하여 구성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계열 구

조의 변화와 함께 교육과정 체제도 직무능력표준 체제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술

수준, 수행기준, 성취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직무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제시된다면 평생직업교육 측

면에서 국가단위의 표준 직업교육과정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제언

1)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따른 제언
첫째,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실업계 고교 교육정책 방향 확립 :
직업 교육의 기본 체제가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무간

의 전이가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

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구분도 사회적 패러

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편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업계

고교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업계 고교 교육 철학의 정당성 확립 : 학습으로부터 소외당할 위험

이 있는 집단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그 시장에 개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

근에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다. 개인의 창의와 학습의 권리보장에 기초한

건전한 직업생활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교육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의 직업생활 발전과 학습의 권리가 통합된 직업교육

체제 유지를 위해서 실업계 고교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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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계열 재구조화를 통한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체성 확보 : 최근의 실

업계 고교 교육과정은 그 대상과 내용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맞춰 과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함으로 노동시장의 요구와 변화에 맞추어 교육과

정 구조가 개편되어야하며 그 내용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전

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간의 연계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각 학

교 급별로 서로 유사한 계열 형태로 제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체성 확립 차원 및 실질적 연계 교육을 위해 실업계

고교의 계열 구조를 고등교육기관과 유사하게 개편해야할 것이다.
넷째, 지식정보사회 적응을 위한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체제의 변화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

계하고 이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 코스 또는 교과를 선택하도록 하여, 그 결

과가 취업과 고등 교육 기관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

업 교육과정은 수평적으로는 통합 운영이, 수직적으로는 연계 운영이 가능

한 탄력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종별로 특성화·다양화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실업계 고교 교육 과정의 구조 변화 및 운영체제의 개선 :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은 시도 및 학교 단위나 지역 직업 교육훈련협의회에서 학생

개개인 별로 교육과정의 성격, 계획, 전개, 편성·운영·평가, 연계 기제 등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체제로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학생자신의 비전,
장래 목표, 진학 또는 취업 계획 등이 포함된 생애 학습 계획서(Career &
learn in g p lan)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고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시에는 이러한 연계 체제가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 자

치단체는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단위에서의 이러한

대안들을 학교 단위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에 제시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실업계 고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향후 과제에 대한 제언

첫째, 현장경험의 강화 : 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한 학습, 즉 현장학

습 (w ork-based learn in g)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또는 방학중에 폭넓은 근로기

회를 제공하고, 잠정근로계약이나 적정 임금에 관한 노동시장조치와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학사일정 운영 등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중심의 현장경

험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질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

라서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여 적절한 업체가

선정되고, 실습 프로그램이 편성된 경우에 한해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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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효과적인 기관적 틀 및 시행 주체의 확립 : 효과적인 현장경험을 통

하여 실업계 고교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강력한 기관

적 틀(in stitu tion al fram ew ork)이 필요하다. 현장실습 대상기업의 선정과 운

영을 개별 학교나 기업에만 맡겨두는 경우 그 성과는 크게 제약될 것이며,
고용주단체와 학교체제로부터 적절한 기관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실

고 학생들이 적정한 실습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적 성격의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진로지도의 강화 : 실업계고교 학생이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학습과정

을 택하고, 가치 있는 기술을 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기술·

인력 수요에 대한 질 높은 정보와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전문가의 안내가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질 높은 진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생산된 질 높은 직업 및 학습경로 정보를 활용하고, 모든 학생이 실

제 직업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주, 학부모 및

졸업생 등 지역사회 인사가 체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실업계 고교 과정을 통한 평생학습 기반의 강화 : 학생들이 학습의

필요를 인식하고 흥미를 유지하며, 자신의 학습에 대해 보다 많은 책임을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학습결과를 지역사회나 작업장 환

경에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고, 반대로 현장학습 결과를 교실로 환류시키며

여러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NSS 개발 절차를 준용한 교육과정 개발 방법의 전환 :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 방법 및 기구는 각 국가마다 다르지만 직무능력을 추출

해내는 과정은 유사하다. 각 국가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NSS 개발 절차(노동시장

규모 분석->직업구조도(functional analysis)작성 ->각 직종별 직무 분석 ->직무능

력표준 도출) 및 내용을 준용하여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과정을 개발한다면 산

업체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자격 검정 기준과의

연계 및 훈련 기준과의 호완성 확보로 교육과 훈련의 실질적 연계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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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량 생산 방식의 산업사회 로부터 지식 위주의 정보화 사회 로의 전환으

로 인해 평생학습 사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

라 교육 체제에 일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 안에서 고등학교 교육 체제

의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함이 여러 연구들(Ball, 1993; Hughes, 1993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고, 특히 직업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업계 고

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체제 개편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강경종, 2001; 정

태화, 1999 등).

한편, 위기에 처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11월 2일 2004학년도부터 실고생에 대입정원외 3% 선발 허용, 실고

에 대폭적인 재정지원, 실고생에게 무시험 국가기술자격 부여 등을 포함한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2001년 1월 시행한 실업계 고

교 육성대책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직업

교육 기피에 따른 신입생 미달 등 심각한 실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대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직업교육의 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이러한 정부의 실업계 고교 육성 정책이 착근되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구조를 탐색하여 이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농, 공, 상, 수·해운, 가사·실업 계열은 전통적 산업구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시대적 요구를 학교 현장에 반영할 수 있

도록 실업계 고교의 계열 구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계열별 학과 편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편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교의 계열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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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구조화하고, 교육과정 운영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최종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배경 및 관련 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 계열

재구조화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나.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준거를 토대로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

편 방안및 관련학과 예시안을 제시한다.

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요구 분석을 한다.

라.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정책 건의 및 제언 사항을 제시한다.

3. 연구의 내용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선정하

였다.

가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배경 및 관련 연구 분석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개 영역에 걸쳐

고찰하였다.

1) 산업 구조의 변화

2) 직업 구조의 변화

3) 직업 교육 내용 및 기술 수준의 변화

4) 직업교육 내용 및 체제 관련 사회적 환경

5) 정부의 직업교육 육성 정책

6) 실업계 고교 교육의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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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실업계 고교의 계열 구조 개편 방안

실업계 고교의 계열 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절

차를 거쳤다.

1) 실업계 고교 계열 현황 및 관련 선행 연구 고찰

2) 외국의 실업계 고교 계열 구분 관련 자료 분석

3)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편의 방향 및 기본 전제 제시

4) 실업계 고교 계열 구분과 학과 편제 방안 제시

5) 실업계 고교 계열 제구조화에 따른 기대 효과 및 발전 방안

다 .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의 문제점 및 요구 분석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의 문제점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일반적 의견

2) 교육과정 운영

3) 교원대책

4) 행·재정적 지원 방안

라 . 정책 건의 및 제언

1) 정책 건의

2) 제언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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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 분석

다음과 같은 영역에 있어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배경 관련 문헌 분석

실업계 고교 계열별 현황 분석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구조 및 학과 개편 관련 문헌 분석

국내외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문헌 분석

주요국의 국가직무능력 표준 관련 문헌 분석

나 .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편에 관한 요구 조사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편에 관한 요구 조사는 델파이 조사, 설문 조사,

그리고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1) 델파이 조사

조사 목적: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편 준거 설정 및 개편(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 대상: 각 계열 교육과정 전문가 및 학계 (9명), 시도 교육청 및 정

부 관계자(7), 학교 현장 관계자(11명), 연구소 (17명)

조사 내용

1차 조사 : 계열 재구조화의 이유의 타당성, 준거 및 하위 요소의 타

당성, 재구조화 안의 타당성

2차 조사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안에 대한 찬반, 재구조화의 기

여도, 재구조화 안의 타당성

조사 방법 : 이 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배포 및 수집되었다.

조사 시기: 2002년 6월 - 7월

2) 설문 조사

목적: 델파이 조사지로 확정된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 및 요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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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국의 775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교장, 교감, 부장 교사 포

함), 현재 5개 계열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교수와 직업교육훈

련 관련 연구소연구원,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직업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인사

조사 내용 :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일반적 의견, 교육과정 운영, 교원

대책, 행·재정적 지원 방안, 일반적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방법: 이 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배포 및 수집되었다.

조사 시기: 2002년 8월1일 - 13일

3) 면접 조사

목적: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대상: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학교 현장 관계자

방문: 지역별로 전문가 2-3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면담

시기 : 6월 - 7월

다 . 관계 전문가 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1) 전문가 협의회

목적: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실업계 계열구조 개편 관련 요구 분

석내용에 대한 의견 및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대상: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학교 현장 관계자 등 연50명

방법: 구조화된 회의 자료를 통한 협의회를 개최

2) 세미나 개최

일시 : 2002. 8. 30(금) 13 : 30 - 17:40

장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회의실(203호)

세미나 주제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과 과제

참석 인원 : 총 120명(교육부 관계자 5명, 실업계 고교 현장 교사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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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인사 12명, 대학교수 8명, 연구기관 관계자 15명)

세미나 진행 방식 : 3개의 주제에 각각 2명의 토론 패널을 배정하고, 마

지막부분에 종합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발표 30분, 토론 10분, 단, 종

합토론은 5분)

라 . 연구의 절차

연구의 절차를 도식화 하면 [그림 Ⅰ-1]과 같다.

전문가 검토 및
수정·보완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공청회 개최 계열 재구조화 방안 초안 작성

전문가 협의회
및 면접

계열 재구조화의 기본 전제 및 방향 설정

통계처리
및 분석

계열 재구조화 방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요구 조사

조사결과 분석 델파이 조사지 작성 및 조사

각 계열별
재구조화 방안

작성
각 계열별 재구조화 방안 검토 및 분석

전문가 협의회 계열 재구조화 방향 및 준거 설정

문헌 및
자료분석

정부정책/ 지원자수감소/
고용시장변화

산업구조/ 직업구조/ 기술변화

실고교육 내적 환경 변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연구방법 주요 연구 내용

[그림 Ⅰ-1]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 내용 및 연구 절차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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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의 정의

가 . 실업계 고교

실업계 고교란 2002년 5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된 고등학교 가운

데 교육통계연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구분된 농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

교, 상업고등학교, 수산 및 해양고등학교, 실업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를 뜻

한다.

나 . 계열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이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된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에 기술된 것과 같이 농업계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상업계

고등학교,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기타 고등학교와

같은 구분을 뜻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열」이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열과는 다른 의미로 교육의 영역 을 의미한다.

다 . 재구조화

재구조화는 현재의 실업계 고교 계열을 산업 구조 및 기술 영역에 부합되

도록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재 구조화를 위한 준거는 산업 구조의 변화, 직

업 구조의 변화, 직업 교육 내용 및 기술 수준의 변화, 직업교육 내용 및 체

제 관련 사회적 환경, 정부의 직업교육 육성 정책, 실업계 고교 교육의 환경

변화 등이다. 재 구조화의 주된 목적은 실업계 고교 교육의 현장 적합성 및

전문성 신장을 꾀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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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배경

1. 실업계 고교 계열 현황 및 관련 선행 연구 고찰

가 . 실업계 고교 계열 현황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실업계 고교의 계열 명칭은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계고등학교, 공업계고등학교, 상업계고등학교, 수산·해운계고

등학교, 가사·실업계고등학교, 기타고등학교로 구분된다.

<표 Ⅱ-1> 교육과정 상에 제시된 실업계 고교 계열 명칭 및 정의

구 분 성 격 비고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과학기술에 관련된 교과를 주로 이수하는 학교

공업계고등학교 공업과학기술에 간련된 교과를 주로 이수하는 학교

상업계고등학교
정보 유통 및 상업에 관련된 교과를 주로 이수하는
학교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수산·해운 및 해양 과학에 관련된 교과를 주로 이
수하는 학교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가정 및 간호, 유아, 복지, 관관 등 서비스 관련 교
과를 주로 이수하는 학교

기타 고등학교

전문 기술교육에 치중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체와 산학 협동을 통하여 현장 실습을 강화
한 공고[2·1체제]고등학교
산업학과와 보통과를 같이 설치한 실업고등학교
및 통합형 고등학교 등이 있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육부고시 1997-15호)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은 <표 Ⅱ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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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 현황(1991∼2001)

구 분 1991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학교수

농업계고 51 36 29 26 26 25 25 24 23
공업계고 113 150 175 184 192 201 202 204 213
상업계고 219 238 248 248 248 248 251 240 264
수 산 고 9 9 9 10 10 9 9 7 7
가 사 고 - - - - - 1 2 3 5
실 업 고 24 46 62 66 63 62 64 67 73
종 합 고 202 239 239 237 232 228 228 235 190

소 계
618

(36.3%)
718

(40.9%)
762

(41.6%)
771

(41.5%)
771

(41%)
774

(40.3)
781

(40.2%)
780

(39.9%)
775

(39.1%)
일반계고 1,084 1,039 1,068 1,085 1,121 1,147 1,162 1,177 1,209
합 계 1,702 1,757 1,830 1,856 1,892 1,921 1,943 1,957 1,984

학급수

농업계고 1,161 974 895 876 870 871 852 838 820
공업계고 4,117 5,067 6,326 6,779 7,145 7,848 7,444 7,370 7,051
상업계고 8,658 9,073 9,369 9,407 9,412 9,859 8,826 8,560 7,986
수 산 고 213 198 185 189 185 201 184 178 170
가 사 고 - - - - - 100 127 137 191
기 타 31

소 계
14,149

(32.5%)
15,312

(35.3%)
16,775

(37.2%)
17,251

(37.4%)
17,612

(37.1%)
18,879

(39.6%)
17,433

(35.8%)
17,083

(35.2%)
16,249

(34.9%)
일반계고 29,365 28.069 28,228 28,856 29,809 28,765 31,325 31,466 30,327
합 계 43,514 43.381 45,003 46,107 47,421 47,644 48,758 48,549 46,576

학생수

농업계고 44,082 33.109 32,405 33,726 34,632 33,516 31,381 27,358 23,866
공업계고 207,106 249.233 316,092 340,096 360,125 351,997 346,626 303,482 260,367
상업계고 444,667 436.934 453,539 458,673 462,577 431,020 393,292 342,804 293,511
수 산 고 9,278 7.027 7,105 7,505 7,283 7,604 6,694 5,894 5,084
가 사 고 - - - - - 4,927 5,895 5,689 6,997
기 타 869

소 계
705,133
(31.9%)

726,303
(35.1%)

809,141
(37.5%)

840,000
(37.4%)

864,617
(37%)

829,064
(35.6%)

783,888
(34.8%)

685,227
(33.1%)

590,694
(31.9%)

일반계고
1,505,76

9
1,342,90

7
1,348,73

9
1,403,30

7
1,472,10

8
1,497,65

2
1,467,24

3
1,385,21

1
1,261,34

9

합 계
2,210,90

2
2,069,21

0
2,157,88

0
2,243,30

7
2,336,72

5
2,326,71

6
2,251,13

1
2,070,43

8
1,852,04

3

교원수

농업계고 2,399 1,715 1,432 1,325 1,400 2,786 1,253 1,132 1,098
공업계고 9,280 11,411 12,804 13,845 14,565 17,544 14,973 14,064 14,047
상업계고 14,789 15,012 15,206 15,334 15,461 20,060 14,531 12,963 13,680
수 산 고 463 401 425 467 456 585 238 325 332
가 사 고 - - - - - 109 93 92 137
실 업 고 1,167 2,380 3,211 3,435 3,389 - 3,461 3,320 3,425
종 합 고 8,417 9,739 9,578 9,382 9,023 - 8,411 8,759 6,751

소 계
36,515

(38.3%)
40,658
(42%)

42,656
(43.1%)

43.788
(43.1%)

44.294
(42.4%)

41.084
(39.3%)

42.960
(40.8%)

40,655
(39.0%)

39,470
(37.9%)

일반계고 58,757 56,040 56,411 57,803 60,110 63,405 62,344 63,699 64,567
합 계 95,272 99.067 99,067 101,591 104,404 104,489 105,304 104,354 104,037

주: 실업고, 종합고의 학생수 및 학급수는 각 계열별로 합산한 것임. ( )의 숫자는 전

체 고등학교 대 실업고등학교의 비율을 %로 나타낸 것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1).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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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편 관련 선행 연구 분석

세계의 경제 환경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 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1960∼1970년대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1980년대의 중화학 공업시대를 거쳐 21세기에는 기술·지식 집

약적인 지식기반 사회로 개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

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위기술산업·정보통신산업·전문

서비스 산업 등과 같은 지식집약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기존 산업의 지식집

약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산업의 변화는 직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직업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산업구조가 기술집약 산업 중심으

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취업이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학력·고자격의 전문가 및 관리직의 증가 추

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력 수요 전망에 있어서는 기능인력의 경우, 다기

능과 상급 기술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한편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기능인력의 질적 수준이 현재보다 크게 향

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강무섭 외, 2000).

이와 같이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하여 산업 및 직업의 구조가 변

화할 뿐만 아니라 직업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수준과 내용도 변화하고, 직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휴먼웨어(humanw are)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직업교육훈련도 체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나승일 외, 1999).

실업계 고등학교는 이러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직업구조 및 취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외적 교육 환경의 변화와 입학생 미달 현상 심화, 중도탈락생의

증가,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자율성 부족, 대학 진학 욕구의 증가, 산업체

수요의 감소 등 내적 교육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입학지원자의 질적 저하와

정원 감소, 사회의 부정적 인식, 열악한 교육시설, 정부지원의 부족, 산업계

의 요구와 괴리된 교육과정 등이 지적되고 있다(한국직업교육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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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이론위주 교육내용의 후진성, 교육과정

자율운영권의 부족, 시설의 미흡, 현장 중심 학습 프로그램의 부족 그리고

전공과목의 비중이 높고 교과목수가 많은 것 등이 제기되고 있다(김판욱, 2000).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 운영

체제를 전환하는 큰 변화든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과의 개편을 통한 작

은 변화이든 개편의 와중에 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기홍 외, 2001).

먼저, 학교 운영 체제 변화와 관련하여 강경종(2001)은 실업계 고등학교 체

제는 다양화와 특성화, 전문화를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는 학생들의

소질, 적성, 능력 및 장래 희망에 따라 학교 선택이 가능하도록 고등학교 체

제를 다양화ㆍ특성화·전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업교육

의 발전을 위해 복선제 학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Vocational Track).

즉, 실업계 고등학교 → 전문대학 → 산업대학(일반대학) → 직업중심 대학원

형태의 Track을 설정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형태를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일

반실업고, 전문실업고, 통합형고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기홍 외(2002)는 지금까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편 정책

을 진단하고, 직업교육 운영 체제를 개편하여 왔던 주요 실업계 고교를 대상

으로 개편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점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통합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

율운영학교, 전문대학과 연계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개편을 단행한 배경에 관

하여 조사한 결과,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실업계 고

교 교육의 위기에 해당하는 교육 외적인 배경과 이로 인한 신입생 미달 사

태의 심화, 대학 진학 요구 증가, 중도탈락자의 증가, 졸업생의 취업 기회 축

소, 경쟁력 없는 교육과정 등의 교육 내적인 배경이 실업계 고교 개편의 일

반적인 배경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시대의 변화 추세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 변화를 언급

한 연구들에서는 현재의 계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열 개편의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홍 외(2001)는 실업계 고교가 위기에 처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획일적인 계열 구분을 들고 있다. 실업계 고교의 계열 구분은

1960~1970년대의 산업구조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등

을 고려할 때 실업계열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업계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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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열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강무

섭 외(2000)도 현재의 교육과정이 급격한 산업체 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김기홍 외(2002)는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요구 수용,

가능성 확대의 차원에서 산업체의 요구가 반영된 직종이나 직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과 및 코스를 개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의 전공 분야를 광범위

하게 구성하는 등 실업계 고교 교육제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체제 개편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철영 외(2000)는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 분야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현재의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 등의 계

열 구분보다는 세분화되고 다양한 분류에 따라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농·공·상업계와 같은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구분이

모호해 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이종성 외(1997)는 유망 전문 분야를 반영하여 실업계 고교의 유망

계열을 다음의 <표 Ⅱ-3>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농수산 계열,

식품가공 계열, 공업기술 계열, 경영 실무 계열, 서비스 계열, 디자인 계열,

정보산업 계열, 예술산업 계열, 관광 계열, 간호보건 계열의 총 10개 계열로

새로운 계열(안)을 제안하였다.

<표 Ⅱ-3> 유망 계열 명칭 및 유망 전문 분야 예시

유망 계열 명칭 예시 유망 전문 분야 예시

농수산 계열 화훼, 조경, 애완 동물 등
식품가공 계열 제과·제빵, 유가공, 육가공, 조주 등
공업기술 계열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전기, 전자, 항공 등
경영 실무 계열 사무 자동화 등
서비스 계열 조리, 미용, 피부 관리, 판매·유통 등
디자인 계열 패션 디자인, 실내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산업 디자인 등
정보산업계열 정보 처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예술 산업계열
만화, 애니메이션, 영상 미디어, 대중 음악, 연극·
영화, 문예 창작, 보석 가공, 도자기 등

관광계열 관광 통역, 호텔 경영 등
간호·보건 계열 간호, 보건 등

자료: 이종성 외. (1997).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고등학교 직업교육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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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의 변화와 더불어 학과에 대한 변화 전망도 일부 연구들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먼저 정철영 외(2000)는 학과 변화 차원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주

류를 형성한 학과들이 급속하게 개편될 것이며, 기존의 실업계 고교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색학과들이 출현하고, 점차적으로 학과 전공 계열이 모호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각각의 학교 유형별로 원예과나 기계과, 전자과,

상업과, 경영정보과 등과 같은 전통적으로 주류를 형성한 학과들이 급속하게

개편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업계열과 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변화

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마필관리과나 컴퓨터실용음악과, 인터넷방송과 등과 같은 기존 실업

계 고등학교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색학과들이 출현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

한 이색학과는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관련학과들

이 출현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공업계 고등학교와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관련학과와 디자인

관련학과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농·공·상업고등학교 모두에서 의상,

조리, 관광 관련 학과들이 설치되는 등 점차적으로 농·공·상업 계열 구분

이 모호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두창묵(1999)의 연구

에서도 드러나 있다. 즉, 두창묵은 제7차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편제표상에 기본학과를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산업계 및 직업세계의 요구

에 의해 현재는 9개의 기본 학과에 준하여 32개의 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교육과정상의 기본 학과 제시가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업계 및 상업계 성격의 학과도 운영되고 있어 기존의 계열 구분 자

체가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계열에 따른 학과 변화에 대한 전망 뿐 아니라 현 계열에서의

학과 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있다. 우선, 이용호(2002)는

개설학과의 명칭 다양화는 단기적으로 신입생 지원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요자측의 요구나 공급자 계획의 검증 없이 개설된 경

우에는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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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일중(2000)은 의상과나 시각디자인과는 상업 영역과 동떨어져 있

으며, 정보처리과의 경우도 공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비슷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학과 구분의 특성이 모호한 경영정보과, 정보처리과, 사무

자동화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과 편제에 대하여 김재식(1997) 역시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상업

분야의 전문과목과 학과명칭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교과목 명칭이 조정되어야 영역 구분에 대한 오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공과대학의 전자계산학과에서 사용되는 과

목 명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교과목명 대신 경영대학의 경영정보학

과에서 사용되는 과목명을 참고로 산업 사회에서 상고 수준의 졸업자에게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선정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다른 측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구로는

조정윤 외(2000)의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에 관한 기초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는 국가표준직무능력을 도입함으로써 현행의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

을 노동 시장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연계시켜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기

준은 학교, 직업훈련 기관, 국가 자격검정 기관, 기업체 등에서 활용될 수 있

는데,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위해 이 국가

표준직무능력 개발 단계부터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수립시 이러한 국가표준

직무능력의 구분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실고 계열 구조 개편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산업

및 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계열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

라 학과도 재편성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 외국의 실업계 고교 계열 구분 현황 및 교육과정 구조 분석

이용순 외(1999)가 분석한 외국의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는 <표 Ⅱ-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간호, 정보, 복지 등의 계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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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시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서도 우리와는 달리 건강 보건 서비스

계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는 공업계열이 건설과 건축물 내부

환경 조성, 엔지니어링, 제조, 정보 기술, 토지와 환경 등으로 세분화되어 제

시되고 있으며, 이 밖에 보건 및 사회 복지, 접대와 음식 마련, , 레저 및

여행, 제조, 미디어(의사교환과 생산), 행위 예술과 오락 산업, 소매 및 유통

서비스, 과학 등의 계열이 세분화 되어 제시되고 있다.

<표 Ⅱ-4> 주요국의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계열 구분

국가명 계열구조 근거 비고

일본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
간호, 정보, 복지 등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문부성 고시
제58호(1999.3.29)

일본의 경우는 우리
나라의 계열에 해당
하는 전문교과(분야)
를 제시하고 하위수
준에 계열을 2-3개
제시함

미국

커뮤니케이션 관련 예술, 공
업 기술, 건강 보건 서비스,
상업,농업과 기술, 직업가정
과 등

각 주마다 독특한
과정 및 코스를 운
영하고 있어서 일반
적인 사항 중심으로
기술함.

종합고등학교의 직업
과정과 직업 아카데
미라고 하는 직업고
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과정이 가장 일
반적이며, 일반교과
와 직업교과가 통합
적으로 이루어짐

영국

예술과 디자인, 상업, 건설과
건축물 내부 환경 조성, 엔지
니어링, 보건 및 사회 복지,
접대와 음식 마련, 정보 기
술, 토지와 환경, 레저 및 여
행, 제조, 미디어(의사교환과
생산), 행위 예술과 오락 산
업, 소매 및 유통 서비스, 과
학 등

GN VQs 분야에 제
시된 직업과정 계열

GNVQs는 초급, 중
급, 상급 등 3단계로
운영됨. 각 단계에서
의 교육과정은 융통
성 부여를 위해 모듈
로 구성·운영

독일
공업·기술계, 상업·행정 사
무계, 가정·간호계, 농업계,
광업계 등

자료: 이용순 외. (1999). 직업 교육가정 국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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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 직무수행능력표준(NSS)과 연계된 교육과정 구조의 변화

직무수행능력(Competency)이란 한 직업내에서 근로자가 효과적으로 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그 활용범위는 상당히 넓다.

첫째, 산업현장에서 능력급여제도, 고용과 승진, 경력개발, 민간 및 공공직업

교육훈련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형식 및 무형식 학습의 직

업교육훈련과정 마련시에 사용되며 마지막으로 자격검정의 출제기준 마련

에 사용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직무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기술 뿐 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

을 응용할 수 있는 개인의 지식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되

며, 훈련·인정·평가를 위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성요소의 집합체가

되기 때문에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는 국가차원의 표준직무가 되도록 노·

사·정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직업능력표준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접근된다.

직업능력표준

훈 련 기 준 표준 교육과정* 자 격 검 정

보조자료

직무분석자료 학습 및 평가자료
직업 및

작업환경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단 내부 자료 재구성. 2001

*) 표준 교육과정은 학점 은행 제도와 자격증과의 호환성 측면에서 공고된 교육과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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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 중에 있는 국가직업능력표준의 형태 및 구조는 현재의 훈련직

종 및 국가기술자격검정직종을 업종별 중분류 수준으로 그룹핑하여 현재의

훈련직종(207종)을 기초로 하여 Job Map 분류대로(306종)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직업능력표준 도입시의 고려사항으로는 교육과 훈련의 연계,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 부처간 조정 메카니즘, 교육훈련 및 자격검정 종사자들의 인식

전환, 직무중심 노동시장의 미발달로 표준개발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나타나

고 있다. 훈련기준을 직무능력표준 작성에 활용하는 데에는 장비기준의 낙

후, 훈련교사의 신기술 습득의 어려움, 일부직종의 경우 훈련내용과 장비의

불일치, 공통교과의 훈련내용과 시간이 미흡, 훈련내용의 포괄적 제시, 학급

당 훈련인원 과다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자격검정의 문제점으로는

노후 장비로 검정을 시행함으로서 현장성 결여, 인허가 업종의 경우 기업에

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현장경력자 채용으로 인한 비용증가, 기초이론에

대한 출제비중 미흡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의 국가직업능력표준 운영

현황 비교표를 참고로 제시하면 다음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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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주요국의 국가직업능력표준 운영현황 비교표

구 분 미국의 N S S 영국의 N O S 호주의 N C S

1. 배 경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방정
부차원의 인력개발 목표를 설정하
고 국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
준 개발 필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의 직무수
행능력 개발 체계 구축 필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
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
육 훈련체제로의 개편 필요

2. 도입시기
1994년 국가 표준직무능력 위원회
법 (N SSB Act) 제정

1986년 국가직업자격협의회
(N CVQ)설립

1989년 능력중심 훈련 (CBT)체
제 도입

3. 인정기관
N SSB(N ation al Skill
stan dard Boar d)

PSAG(Projects an d
Stan dards App roval Grou p )

N TFC (N ational Training
Fram ew ork Com m ittee)

4. 개발기관

16개 산업군의 주관그룹
(Convening Grou p )

SSB(Stan dard Setting
Body),N TO(N ational Trainin g
Organization)

ITAB(In du stry Trainin g
Advisory Body)

5. 정 의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능력을 기술한
것임.

직업에서 효과적인(혹은 성공적인) 수
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com p etency)

직무수행능력(com p eten cy)의
개넘에 기초한 것으로 한 직
업내에서 요구하는 직업활동
의 수행능력

6. 활용내용

연방정부차원의 자격제도의
미비로 교육훈련과정 연계를 중심
으로 개발

직업훈련기준 및 자격
기준(GNVQ :학생,NVQ :근로자)

훈련과정(Training Package)
인정기준, 자격기준(Australian
Recognition Fram ew ork)

7. 운영방식

정부는 NSSB 운영비와 N SS개발비
(50%내외)에 대한 재정지원만 하
고, 실제 N SS의 개발과 활용은 산
업체 자율에 맡김

정부주도(교육과학부)의 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N OS 개발비의 대부
분을 정부에서 지원

정부주도(호주국가훈련청)의
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N CS개발비의 대부분을 정부에
서 지원

8. 활용도

민간중심의 훈련제도 및 자격제도
운영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음

정부중심의 훈련과정운영 및 자격제
도 운영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음

전반적으로 할용도는 높으나,
대기업의 활용도(50%내외)는
낮은 편임

9. 향후운영
계 획

N SSB는 1999년 정부의 재정지원
이 종료됨에 따라 자율적인 민간
기구로서 활동중이나, 향후 추진여
부는 불투명

N VQ의 내실화를 통한 확장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N OS의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

N CS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훈
련 과정안(Training Package)을 2000
년 중반까지 전체 산업영역의
80%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지
속적으로 확대·운영 예정

자료 : 조정윤· 박종성·김상진(2000).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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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호주의 직업표준 능력 제도 도입 운영 사례

미국은 직업능력표준을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능력을 기술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작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

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지식과 기술)의 내용과 근로자들이 과업을 성공적

으로 달성하고 있다(성취수준)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성취측정기

준)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NSS의 영역 구분은 요구되는 기술이 유사한 15개 산업군으로 분류하고 있

다. 이는 일과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찾아내기 위하여 방법론

적으로 적합하고, 종합적이고 엄격한 실증적 조사와 직무분석을 통해서 포괄

적이고, 다양하며 대표할 수 있는 산업, 직업 고용자와 작업자의 대표를 샘

플링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개발 배경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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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02). 국가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자료.

(2002.6.24)

미국의 NSS는 Core Skill, Concentration Skill, Specialty Skill로 구성되어

있다. Core Skill은 산업군 전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식과 기술로

서, 각 산업별로 Concentration Skill이 개발이 되면 VPs는 유사한 지식과

기술을 갖는 공통 Concentration Skill을 찾아내어 이를 Core Skill로 구성되

어 있다. 예를들면 Manufacturing, Installation, and Repair산업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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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Skill인 보건, 안전, 및 환경부터 품질보증까지 품질을 개선시

키기 위한 작업 이 공통부문으로 밝혀지면 이 부문은 Core Skill로 구성되어

있다. Concentration Skill 은 하위 산업군, 직업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식과 기술로서, 각 산업군마다 2∼6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Specialty

Skill 은 특정 직업, 산업, 특정기업에 적용되는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다.

특정 직업은 예를 들면 법률비서 대 일반비서의 차별화된 직무 능력을 제시

하고 있는 데 일반비서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은 Business and

Administration Services산업군의 Core 및 Concentration으로 다루어지며 법

률비서의 경우 Specialty로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정 산업은 예를 들면

컴퓨터칩생산 대 일반 제조생산에 있어서 일반제조생산은 Manufacturing,

Installation, and Repair산업군의 Core 및 Concentration으로 다루어지며 컴

퓨터칩생산의 경우 Specialty로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기

업은 예를 들면 일반기업에 독특한 품질기술 대 일반품질기술에 있어서 여

러 산업에 걸쳐있는 품질기술의 경우 Core 및 Concentration Skill Standards

로 다루어지며 일반기업에 독특한 품질기술은 Specialty로서 개발이 요구되

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NSS의 작성양식은 다음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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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Work-oriented) 작업자(Worker-oriented)

정의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 무엇
을 해야 하는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갖추어야할 지식과 기술은
무엇인지

요소

1. Critical w ork functions
-Concentration에서 다루어질 작업
의 주요 책임(resp onsibility)

-대부분 Concentration는 15개이하
의 Critical w ork functions으로
구성

1. Academic Knowledge and skills
읽기, 쓰기, 수학, 과학 등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

2. Key activities
-Critical w ork functions수행하기
위해 관련되는 주요 임무(duties)
와 직무(tasks)

-대부분 Critical w ork functions에
는 3∼6개의 Key activities로 구
성

2. Employability Knowledge and
skills
팀웍, 의사결정, 문제해결 능력 등
다양한 직업에 걸쳐 효과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3. Perform ance Indicators
-Key activities를 성공적으로 수행
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
준

-3∼6개의 perform ance Indicators
는 Key activities를 효과적으로
평가가능

3. Occupational and technical
know ledge and skills

엔진수리, 판매방법의 지식, 프로그
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상세 직무
지식과 기술

개발
방법

직무분석(Functional Work
Analysys)

-Academic Knowledge and skills과
Employability Knowledge and
skills의 경우 NSSB가 전문가 패널
을 소집하여 공통언어 개발

-Occup ational and technical
Know ledge and skills의 경우
NSSB는 VPs가 개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VPs가 개
발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02). 국가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자료.

(2002.6.24)

호주의 직업훈련교육체제 혁신의 핵심은 직업능력표준이며, 직업능력표준

의 개발이 직업훈련교육체제 혁신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호주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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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은 직업에서 효과적인(혹은 성공적

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competency)을 길러주는 데 있다. 직업능력표

준의 특징은 훈련의 초점을 훈련성과(훈련성과 : 외형적·형식적 요인, 즉 훈

련생이 몇명 인가, 훈련 시간이 몇 시간인가가 아닌 실제 작업현장에서 얼마

나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하는 실제적 성과를 훈련성과의 척도로 사

용)에 두고 있다. 성과는 구체화된 기준 중심으로 측정(구체화된 기준 : 직무

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 어떠한 수준의 성과를 보여야 함을 명

시)된다. 또한 직업능력표준은 산업과 깊은 관련(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직접 개발함으로써 실제 현장과 직업능력표준과의 gap을 줄임)을 맺고 있다.

직업능력표준은 직무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기술(skill)뿐 아니라 이러한 기술

(skill)을 응용할 수 있는 개인의 지식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포

함되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호주는 직업능력표준을 첫째 훈련패키지

(training package)에 활용하고 있다. 훈련 패키지는 훈련·인정·평가를 위

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인증된 구성요소의 집합으로써 산

업부문에 대해 국가적으로 인정된 직업능력표준의 기준, 평가지침, 자격을

제시하고, 직업능력표준에 대한 직접적 평가를 통해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

고 있다. 이들 패키지는 교육 훈련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훈련이 개발·실행

되도록하고 있으며, 작업환경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훈련패키지(training package)들은 직업능력표준(competency standards)의

내용(content), 기술(technical), 과정(process)으로 범주화된 질적 기준(quality

criteria)을 만족해야만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어 있다. 훈련패키지의 구

성요소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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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호주의 훈련 패키지 구성 요소

·직업능력표준 : 산업별로 노사 양측으로 구성된 산업훈련자문기관(Industry Training
Advisory Body : ITAB)에서 직업능력표준을 개발하고 국가기관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

·평가 지침 : 직업능력표준의 단위를 평가하는 기본틀로서 타당하고, 신뢰롭고, 공정하
며, 국가평가원칙(National Assessment Principle)에 부합되어야 함

·자 격 : 직업능력표준 단위들을 조합하여 만듬
·지 원 자 료 : 지원자료들은 국가훈련체제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훈련자원

의 효율적 활용, 폭 넓은 경력경로, 고품질의 훈련 및 평가에 관한 자료
를 제공함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02). 국가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자료. (2002.6.24)

둘째, 국가자격에 활용하고 있다. 직업능력표준의 단위(unit of competency)

를 국가자격제도(AQF)에 따라 규정된 의미있는 그룹으로 조합하여 만들어진

다. 즉, 모듈식으로서 한 직업에 필요한 직업능력표준의 단위를 뽑아내고 이

를 조합하여 자격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직업능력표준의 양식은 국가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사용자가 직업능력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작성양식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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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Code :
Unit Title :

직업능력표준 단위의 명칭

Unit Descrip tor :
직업능력표준 단위의 명칭을 더욱 명확히 하고 다른

산업에서의 직업능력표준과의 관계성을 설명

Elem ents :

직업능력표준이 도

출하는 성과를 기술

Perform an ce Criteria :

직업능력표준 단위에서 요구되는 수행수준의 척도

Ran ge Statem ent :

적용되는 수행성과의 조건 범위를 기술

Evid ence Gu id e :

직업능력표준의 해석과 평가를 위한 지침

[그림 Ⅱ-2] 호주의 직업능력표준의 양식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02). 국가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자료. (2002.6.24)

여기에 제시된 직업능력표준의 단일 단위들은 국가적으로 인정되고 기록

될 수 있는 최소의 직업능력이어야 하며, 개발된 직업능력표준들은 이해관계

자들에 의해 광범위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직업능력 표준은 핵심 직업능력(Key competency)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 직업능력은 그 속성상 여러 직업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핵심 직업능력은 노동력의 이동의 유연성을 제

고하고, 노동력의 기초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개인의 직업 적응 능력을 배양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핵심 직업능력은 국가적 합의를 통해 도

출되기 때문에 훈련패키지는 핵심 직업능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해야만 가능

하다. 핵심 직업능력의 종류는 정보의 수집, 가공 그리고 체계화/ 아이디어와

정보의 관한 의사소통/ 각종 활동의 계획 및 조직화/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팀 내부에서의 공동 작업/ 수학적 아이디어와 기법들의 활용/ 문제해결능력/

기술활용능력 등 7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직무능력 체계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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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구조 개편에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구조는 이러한 산업별·핵심기술 기능별

체계를 반영하여 개편될 필요가 있다.

2) 주요국의 N SS 분류 체계도

현재 NSS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산업분야 구분 체계

도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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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외국의 국가 직무능력표준(NSS)분류 체계

미국 남아공화국 뉴질랜드 영국 호주*

1.농업, 임업, 어업 1.농업 및 자연
보존

1. 농업·임업·수
산업

1.통신 1.광업 훈련자문
기구

2.사업및경영서비스 2.문화 및 예술 2.예술 및 기능 2.건축 2.호주 제조 학습
3.건축 3.사업, 상업 및

경영학
3.사업 3.지식과 기술

의 개발·확장
3.호주 자산 서비
스 훈련

4.교육 및훈련 4.통신 학문 및
언어

4.공동체 및 사회
서비스

4.엔지니어링 4.호주 자동차훈련

5.재정 및보험 5.교육, 훈련 및
개발

5.컴퓨터 및 정보
기술

5.자연자원의
추출과 가공

5.호주 건축 훈련

6.보건 및 인적 서
비스

6.제조업, 공학 및
과학기술

6.핵심일반 6.사업서비스 6.비즈니스 산업훈
련자문기구

7.제조, 설비, 수리 7. 인문 및 사회
학

7.교육 7.음식 및 서
비스 제공

7.지역사회 서비스
및 호주 보건 훈
련

8.광산 8.법률, 국방과학
및 보안

8.공학 및 기술 8.건강, 사회복
지 및 안전 서
비스 제공

8.호주 CREATE

9.공공행정, 법률
및 보안서비스

9.보건과학 및
사회 서비스

9.보건 9.동물, 식물
및 대지관리

9.국가 재정 산업
자문 기구

10.식당, 숙박,
관광, 위락

10.물리, 수학, 컴
퓨터 및 생명과학

10.인문학 10.운송 10.국가 식품산업
훈련 위원회

11.도소매업, 부
동산, 개인서비스

11.서비스 11.법률 및 보안 11.유틸리티,
환경 및 페기
물 관리

11.산림, 산림 생
산물 및 고용 능
력 회사

12.과학 및 기술
서비스

12.계획 및 건설 12.제조업 12.호주 제조산업
훈련 자문 기구

13.통신, 컴퓨터,
기술 및 정보＊

13.마오리산업 13.호주 지방 정부
훈련

14.운송 14.계획 및 건설 14.제조, 엔지니어
링 및 관련 서비
스산업 훈련 자문
기구

15.시설, 환경, 쓰
레기관리

15.과학 15.공공 안전 산업
훈련자문기구

16.서비스 부문 16.스포츠 및 레크
레이션 산업훈련자
문기구

17.사회 과학 17.WRAPS
ITC(National
WRAPS ITC)
18.호주 지방 훈련

위원회
19.호주 해산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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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아공화국 뉴질랜드 영국 호주*

20.통신, 우편 서비
스, 정보기술 및 인
쇄 산업훈련자문기구
21.호주 관광 훈련

22.호주 관광 및 운
송 훈련
23.설비 산업훈련자
문기구

15개 분야 12개 분야 17개 분야 11개 분야 23개 기구

*) 호주의 경우는 산업별로 노사 양측으로 구성된 산업훈련 자문기관(Industry Training

Advisory Body : ITAB)에서 직업능력 표준을 개발하고 국가 기관이 이를 승인하

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ITAB가 분류 영역을 대신하고 있다고 봄.

자료: 조정윤 외(2000) 및 한국산업인력공단(2002) 자료를 재 조직함.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15개 주요 산업분야 별로 국가 직
무능력 표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남아공은 12개 분야, 뉴질랜드는 17개 분야,
영국은 11개 분야, 호주는 23개 산업 분야별 위원회 별로 국가 직무 능력 표
준이 각각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 직무능력의 구분은 주로 직무분석을
통하여 핵심 기술분야를 토대로 구분되어 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서도 볼수 있듯이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도 핵심 기
술 요소별로 세분화된 계열의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 핵심 기술분야에 따른 산업분야 분류 체계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에 제시된 기술 부문 및 전문 분야는 다음
<표 Ⅱ-7>과 같다. 이 법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기술 집약화를 촉진하여
제조업 등 관련산업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물론 이 규칙은 제조업관련 산업 부문에만 한정되어 서비스 산업 분
야가 제외되어 있기는 하지만 산업 핵심기술 중심으로 구분된 15개 영역의
기술 부분과 94개 전문 분야는 실업계의 계열 구분과 학과 설치시에 검토되
어야 할 자료로 판단된다.
<표 Ⅱ-7>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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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문 (A) 전 문 분 야 (B)

1.기계

1-1. 기계제작 1-2. 유체기계 1-3. 산업기계
1-4. 공조냉동기계 1-5. 건설기계 1-6. 차량
1-7. 기계공정설계 1-8. 용접 1-9. 금형
1-10. 정밀측정 1-11. 철도차량

2.선박 2-1. 선박설계 2-2. 선박건조 2-3. 선박기계
3.항공·우주 3-1. 항공기계 3-2. 항공기관

4.금속
4-1. 철야금 4-2. 비철야금 4-3. 금속재료
4-4. 표면처리 4-5. 금속가공

5.전기·전자
5-1. 발송배전 5-2. 전기응용 5-3. 전기철도
5-4. 공업계측제어 5-5. 전자응용 5-6. 전자계산기
5-7. 철도신호

6.통신·정보처리 6-1. 정보통신 6-2. 정보관리 6-3 전자계산조직응용

7.화학
7-1. 공업화학 7-2. 고분자제품 7-3 화학장치설비
7-4. 화학공장설계 7-5 세라믹

8.섬유
8-1. 방사 8-2. 방적 8-3. 제포

8-4. 염색가공 8-5. 생사 8-6. 의류

9.광업자원 9-1. 지하자원개발 9-2. 탐사 9-3. 지하자원처리

10.건설

10-1. 토질 및 기초 10-2. 토목구조 10-3. 농어업토목
10-4. 토목품질시험 10-5. 항만 및 해안 10-6. 도로 및 공항
10-7. 철도 10-8. 교통 10-9. 수자원개발
10-10. 상하수도 10-11. 건축구조 10-12. 건축품질시험
10-13. 도시계획 10-14. 조경 10-15. 건설안전
10-16. 화학류관리 10-17. 건축기계설비 10-18. 건축전기설비
10-1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1.환경
11-1. 대기관리 11-2. 수질관리 11-3. 소음진동
11-4. 폐기물관리

12.농림
12-1. 식품 12-2. 농화학 12-3. 축산

12-4. 종자 12-5. 산림 12-6. 임산가공

13.해양·수산
13-1. 해양 13-2. 수산양식 13-3. 어로

13-4. 수산제조

14.산업관리
14-1. 공장관리 14-2. 품질관리 14-3. 포장
14-4. 산업위생관리 14-5. 기계안전 14-6. 전기안전
14-7. 화공안전 14-8. 소방시설 14-9. 가스

15.응용이학
15-1. 지구물리 15-2. 응용지질 15-3. 제품디자인
15-4. 원자력발전 15-5. 핵연료 15-6. 방사선관리
15-7. 비파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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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구조화의 준거

가 . 산업 구조의 변화

전통적인 1, 2, 3차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고용 비중 감소, 정보기술(IT) 산

업의 고용 증가, 농업 및 농촌의 구조 변화, 농업 관련 산업의 성장, 서비스

중심 산업의 성장 등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1)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

<표 Ⅱ-8>과 같이 전통 제조업 고용 인력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구조 및 생산 방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산업에서의 입직자 수 증감율보다 제조업에서의 입직자 수 증감율이

더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들 인력이 비제조업으로 취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통 제조업 위주로 편제되어 있는 현재의 실업계 고교 학

과 체제는 현실에 맞게 계열을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

2) 정보 기술 (IT) 산업의 고용 증가

<표 Ⅱ-9>, <표 Ⅱ-10>과 같이 정보 통신 산업 부문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에, 일반 기업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IT 관련 학과의

확장이나 계열 재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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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입직자 수 변화 추이

연도
전산업 제조업

입직자 수 증감율 입직자 수 증감율

1993 1,353,922 0.0 817,174 0.0

1994 1,327,655 -1.9 779,433 -4.6

1995 1,446,252 8.9 817,763 4.9

1996 1,477,835 2.2 781,866 -4.4

1997 1,231,799 -16.6 626,324 -19.9

1998 782,012 -36.5 363,565 -42.0

(당해 연도 입직자 수 - 전년도 입직자 수)/ 전년도 입직자 수 100

* 1998년을 마지막으로 노동력 유동실태조사보고서는 폐간됨.

자료: 노동부. (각 연도). 노동력유동실태조사보고서.

<표 Ⅱ-9> IT 부문별 일자리 창출 및 소멸(1999. 4. 1∼2000. 4. 1)

(단위: 명, %)

구 분
순 일자리

창출
생 성 확 장 축 소 소 멸

전 체 77,285(16.5) 40,534 (8.7) 77,548(16.6) -33,978 (-7.3) -6,819(-1.5)

IT 제조업

통신, 방송업

IT 서비스업

43,204(15.8)
3,750 (3.7)

30,295(32.8)

15,345 (5.6)
2,893 (2.9)

22,296(24.1)

47,726(17.4)
7,793 (7.8)

22,029(23.8)

-17,037 (-6.2)
-6,128 (-6.1)

-10,813(-11.7)

-2,794(-1.0)
-808(-0.8)

-3,217(-3.5)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 데이터; 전병유 외4인. (2001). 디지털경제와 인적자원. 한국
노동연구원. 3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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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상장 기업 규모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1999.4.1∼2000.4.1)

(단위: 명, %)

구분
순 일자리

창출
생 성 확 장 축 소 소 멸

5인 미만 -70(-24.6) 2(0.7) 15(5.3) -56(-19.7) -31(-10.9)

5∼9인 -111(-17.0) 23(3.5) 41(6.3) -141(-21.6) -34( -5.2)

10∼29인 -624(-13.2) 52(1.1) 255(5.4) -870(-18.4) -61( -1.3)

30∼99인 -795( -3.3) 446(1.9) 1,332(5.6) -2,516(-10.6) -57( -0.2)

100∼299인 -4,109( -4.1) 363(0.4) 4,695(4.7) -8,457( -8.5) -710( -0.7)

300∼500인 -2,529( -3.8) 0 3,127(4.7) -5,656( -8.5) 0

500인 이상 -9,493( -1.3) 1,315(0.2) 33,354(4.6) -44,162( -6.1) 0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 데이터; 전병유 외4인. (2001). 디지털경제와 인적자원. 한
국노동연구원. 38-39쪽에서 재인용.

3) 농업 교용 비중 감소 및 관련 산업의 변화

농림부(2002)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농업 산업은 최근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다. 농가인구는 660만 명에서 2000년에는 400여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2004

년에는 300여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체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율도 1990년 15.5%에서 2000년 현재는 8.6%로 반으로 감소하였다. 농

업분야의 취업 인구는 2000년 현재 228여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0.9%정

도이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하여 갈 것이다.

한편 농가 소득은 1990년의 1,102여만 원에서 2000년에는 2307여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는 3,568여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농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2000년 현재에는

5.1%에 있고, 전체 취업자의 구성비에 있어서도 농업 부분의 비중이 점차 감

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농업 부분의 취업자 내지는 농촌 사람들

에게 농업은 사양산업이며 농촌은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

어 농업 생산에의 종사를 기피하게 하거나 농촌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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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농업은 1차적인 농업생산과 연관된 농업연관산업을 포괄하는 단

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농업부문은 콜린 클라크(Colin Clark)적인 1차 산

업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의 기능분화

와 연계성확대에 따라 농산물가공 및 생산자재 공급의 제2차 산업과 저장,

판매, 유통, 무역 등 제3차 산업의 영역을 포괄하게 된 것이다.

4)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

서비스 산업은 1980년 43.5%에서 1998년에는 68.0%로 급진적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같이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중심

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은행이나 대기업 등의 경리사원으로 주로 취업하

던 상업계 고교 학생의 경우 대기업이 구조 조정되면서 대규모 인력을 필요

로 하지는 않지만 소규모 개인회사 또는 중소기업이 창업되면서 상업계 고

교 출신의 많은 인력(서울, 인천 등 수도권은 현재 고졸 출신자의 구인난을

겪고 있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 . 직업 구조의 변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직업구조도 급변하여 1차 산업 관련

직업은 감소하고, 전문직·사무직 종사자는 증가하였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구성비는 1989년에 27.8%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 추세로 반전하였다(한

상근 외, 2001).

<표 Ⅱ-11> 직업구조 변화 요인

직업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 환경 변화 사회 환경 변화 기술 환경 변화

- 산업 구조의 변화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

- 인구 구조의 변화
-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일에 대한

가치의 변화
- 세계화
- 다양화
-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 기술의 발달
- 정보화

자료: 한상근. (2001). 직업변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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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직업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표 Ⅱ-11>과 같이

경제환경, 사회환경, 기술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한상근 외, 2001).

직업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식기반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산업

영역별로 <표 Ⅱ-12>와 같은 지식직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표 Ⅱ-12> 지식 산업과 지식 직업의 예

구 분 지식 산업 지식 직업

농림·어업
(10%)

첨단작물, 첨단축산, 첨단양식 생물·생태·환경학자 및 관련
기술자

제조업
(20%)

메카트로닉스 자동제어 및 로봇 연구원

반도체 및 주변기기(IT) 반도체 공정, 소자 연구원

서비스업
(70%)

금융 및 보험 국제금융 및 외환 딜러 전문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전문가
문자인식 시스템 개발원

사업관련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전문가
아웃소싱 관리자

라디오, TV, 유선방송 등 방송프
로그램 제작업

인터넷방송전문가

비디오저널리스트

광고, 예술 관련 서비스업 대외광고기획원

디자이너

* ( )는 현 노동시장의 취업자 비율
자료: 장창원 외. (1999). 지식·정보산업화에 따른 직종 변화.

다 . 교육 내용 및 기술 수준의 변화

산업구조가 경공업 및 중공업 중심에서 기술집약 산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생산 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단순조작 보다는 자동제어 기술 습득이 중요하다.

직업의 생성 소멸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다양한 직업세계 적응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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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정철영 외(1998)는 우리 나라에서 필요한 직

업기초능력을 <표 Ⅱ-13>과 같이 9개 영역 39개 능력으로 제시하였다.

<표 Ⅱ-13> 직업기초능력의 영역

직업기초능력의 영역 직업기초능력의 하위 요소

의사소통능력
읽기능력 쓰기능력 듣기능력 말하기능력
비언어적 표현능력 외국어읽기능력

수리능력
사칙연산이해능력 통계와 확률에 대한 계산능력
도표능력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인식능력 대안선택능력
대안적용능력 대안평가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기관리능력 진로개발능력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자원활용능력
자원확인능력 자원조직능력 자원계획능력
자원할당능력

대인관계능력
협동능력 리더쉽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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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세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외형적으로 변화를 겪지

않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술 발전에 따라 직무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직무 내용

이 동일할 경우에도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 위계상의 위치가 변화할 수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한상근 외, 2001). 주요 신생 직업 및 쇠퇴 직업은 <표 Ⅱ-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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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 신생 직업과 쇠퇴 직업의 예

신생 직업 쇠퇴 직업

- 경화원

- 외식사업학 교수
- 쇼핑호스트
- 원화원
- 호스피스전문간호사
- 웹디자이너
- 보안프로그램개발원
- 음악치료사
- 스크린인쇄기조작원

- 타자기조립원
- 축전지재충전원
- 성냥알제조원
- 소탄로조작원
- 문선원

- 식자원
- 볼링점수기록원
- 접골사
- 침구사

자료: 한상근 외. (2001). 직업변동에 관한 연구(1):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라 . 직업교육 내용 및 체제 관련 사회적 환경

학점 은행제도 및 자격 제도의 공신력 및 운영의 효과성이 미흡하다. 다양

한 학습결과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점 은행제도가 고등학

교 단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함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지 못

하며, 특히 산업체 현장 경험을 학습 경험으로 변환시켜주는 기재가 고안되

어 있지 않아 활발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자격증 취득 결과를 학점

으로 전환시켜주는 제도도 정교하게 구안되어 있지 못해 적극적 활용이 저

지되고 있다. 자격 제도가 갖는 산업체 현장에서의 공신력과 인센티브가 부

족하여 대개의 경우 자격증이 갖는 매리트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조

정윤외 2000).

고객만족 및 수요자 중심의 제품 생산을 위해 근로자의 창의력 및 유연성

강조 풍토 조성 등으로 직업교육 내용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 조직에서 연공서열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더 중요시하고 새로운 지식,

정보 및 기술과 학습의 활용이 강조되어 학력보다는 직업능력이 더욱 중요

시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능력에 필

요한 능력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이 필요하며, 새로운 직업능력 배양에 대한

교육 내용 및 체제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이종성 외 2001).

유망직종 분야별로 자격증 취득자의 급속한 증가 추세. 현재 우리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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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제도 분야 분류 현황과 기술·기능 분야의 등급별 총 자격 종목 수는

각각 <표 Ⅱ-15>, <표 Ⅱ-16>와 같다.

<표 Ⅱ-15> 자격제도 분류 형태

각종 자격제도 분류 형태
새로운 국가기술
자격 종목 분류

체계(안)

1. 기계 2. 금속 3. 화공 및 세리믹
4. 전기 5. 전자 6. 통신
7. 조선 8. 항공 9. 토목
10. 건축 11. 섬유 12. 광업자원
13. 농림 14. 해양 15. 국토개발
16. 산업디자인 17. 에너지 18. 정보처리
19. 안전 관리 20. 환경 21. 산업 응용
22. 교통 23. 공예 24. 식음료품
25. 위생 26. 사무관리 27. 의료보건
28. 건강 29. 스포츠 30. 어문 어학
31. 경영 및 전문 관리 32. 교육 및 사회복지
33. 취미, 미용 34. 관광, 기타 서비스

1. 기계
2. 금속 재료
3. 화공, 환경
4. 섬유
5. 전기 전자
6. 정보 통신(IT)
7. 건설
8. 국토 개발
9. 농림 수산
10. 운송
11. 산업 응용
12. 공예
13. 서비스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민간자격정보; 조정윤 외. (2001). 국가기술지격종

목 정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이외에 세계 경제의 변화, 정보기술의 변화, 지력, 인적 자본의 고도화, 경제 환경

변화,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고령화, 평생학습시대의 도래, 직업의 생성 소멸 주기

단축, 여가 시간의 증대 등)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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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직무 분야별 자격 등급 및 종목 수

등급

직무분야
계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
사

기능사

1. 기 계
2. 금 속
3. 화공 및 세라믹
4. 전 기
5. 전 자

121
48
20
17
13

10
6
5
5
3

10
6
1
2
1

15
7
4
3
3

31
10
5
4
3

55
19
5
3
3

6. 통 신
7. 조 선
8. 항 공
9. 토 목

10. 건 축

17
9
9

29
33

1
3
2
11
4

1
-
1
-
2

3
1
1
4
3

6
1
1
4
7

6
4
4
10
17

11. 섬 유
12. 광 업 자 원
13. 정 보 처 리
14. 국 토 개 발
15. 농 림

30
16
8
11
39

6
4
2
3
6

2
-
-
-
1

4
3
2
3
9

9
4
3
3
9

9
5
1
2
14

16. 해 양
17. 산 업 디 자 인
18. 에 너 지
19. 안 전 관 리
20. 환 경

20
6
6

19
13

4
1
3
7
4

-
-
-
1
-

8
2
2
5
4

5
2
1
5
4

3
1
-
1
1

21. 산 업 응 용
22. 교 통
23. 공 예

39
3

22

6
1
-

-
-
1

11
1
-

8
1
4

14
-

17

계 548 97 29 98 130 194

자료 : 노동부. (200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마 . 정부의 직업교육 육성 정책

90년대 이후 실업계 고교 교육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고 개편 정책이 도입·운영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48개교, 통

합형 고등학교 시범운영 학교가 5개교, 인문계 고교로 전환한 학교가 31개

교, 교육과정 자율운영학교 시범운영학교가 16개교,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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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학교는 405개 학교(전문대학 참여는 121개교) 등이 있다. 그러나 입학

자원의 감소,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교원의 전문

성 및 수급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기홍 외

2002). 또한 대학 입학 정원외 3% 허용,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수능

직업탐구 영역 신설 및 진학희망자의 증가에 따른 실고 교육의 무용론 대두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서 근본적인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교육과 훈련의 통합 및 연계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NHRD 정책도입으로 각 부처관련 인력 양성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

행되고 있다.

바 . 실업계 고교 교육의 환경 변화

학부모, 학생의 직업교육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으며, 고학력 및 인문

위주의 교육을 부축이는 사회적 인식 및 고용 환경 잔존으로 실업교육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자녀 대학진학 교육열 심화, 보수 체계, 명

예, 진급, 근무 조건, 업무 여건 등이 관리자 위주로 편성됨에 따라 직업기술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학습을 낮게 평

가하고 오히려 체계적인 현장 경험의 축적을 오히려 혼란 저지시키는 인사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 대학 졸업장을 우선시하는 인

사 관행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기술자 양성 위주의 직업

교육 분야의 학습 수요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장 근로 경험을 학습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체계화시켜주려는 풍토가

미흡하다. 근로자들이 현장 기술의 축적된 경험을 음미하고, 정리하여 지식

화하고, 저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현장의 잡무는 더욱 현장 기술자들의 노동

강도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비서관실, 1995).

학교에서의 학습이 노동시장에서 사장됨에 따른 교육비용의 낭비가 심화

되고 있다. 학교의 교육 내용이 현장과 괴리됨에 따라 학교 교육이 프로그램

공급자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학교의 학습 내용이 산업체 현장에서는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배운 학습 내용이 취업을 통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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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전공 분야로의 취업이 용의하지 않은 것도

교육비용의 낭비를 초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 및 산업체 연수 체제의 미흡과 학교 시설의 낙후로 인한

직업교육의 질 저하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장명희 외, 2002). 급변하게 변화

하는 현장의 기술과 기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현장의 앞선 기술을 연수

등을 통해 전수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연수 의욕 저하 및 산업체 연수를

위한 재정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학교의 학습 환경도 재정 지원의 미흡 등으로 교육 프

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이 낙후되고, 실습 재료비 등의 부족으로 원만

한 기능실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외 교육이수 결과 인정 범위 축소로 인한 직업교육훈련기관과의 수평

적 연계가 미흡하다. 학습자가 원하는 다양한 코스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

영을 위해서는 기술계 학원, 사내 직업훈련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의 교수-

학습이 원활하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교 및 학부모의 부정

적 인식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수평적 연계에 어려움이

많다(주인중 외. 2000).

산업체 현장 및 계속교육기관과의 연계 교육 미흡으로 직업교육의 실효성

이 저하되고 있다. 실업계 고교 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체의 협력적 역할 분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체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고하지 못해 제대로 산학 협

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상위 교육기관과의 실질적인 교육프로그

램상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수-학습의 효용성이 저하되고 있다. 전문

대학 및 일반 대학의 계열 구분 사례 및 학과 명칭을 제시하면 다음 <표 Ⅱ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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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7> 고등교육기관의 계열 명칭

교육
기관

계열 명칭 학과명 예시 학과수

전문
대학

공업 계열
건축공학과, 공업디자인과, 관광정보산업계열, 기계
자동차 학부, 방송영상과, 공업화학과 등

354개

농·수·해양 계열
관광 원예과, 생물 배양과, 수산 개발과, 해양 정보
과 등

36개

간호·보건 계열
간호과, 물리 치료과, 안경 광학과, 임상 병리과, 피
부 관리과 등

43개

가정 계열
가정과, 생활 교양과, 식품 영양과, 의상과, 조리과,
패션 디자인과 등

48개

사회실무 계열
경영 정보과, 경호 비서과, 관광과, 문화관광계열,
국제 무역과, 마케팅 정보과, 사회복지과, 아동 복지
과, 청소년 문화과 등

168 개

예·체능 계열
가구 디자인과, 광고 기획과, 디지털 음악과, 무용
과, 방송 영상과, 사회 체육과, 아동미술과, 연기 모
델과, 이벤트 연출과, 컴퓨터 디자인과 등

122개

대
학
교

인문·사회 계열 어문계, 인문계, 법정계, 상경계, 사회계

자연 계열
이학계, 공학계, 농학계, 수산해양계, 가정계, 의학
계, 수의학계, 약학계, 간호학계, 의학지원 및 보건
위생계

예·체능 계열 음악계, 미술계, 연극영화계, 체육계, 무용계

사범 계열
교육학계, 어문계, 인문사회계, 이학계, 공학계, 수산
해양계, 예체능계

계 10 개 771개

*) 00계열 또는 00공학부 등으로 제시된 학과명은 유사 학과명으로 제시하였으며, 대

학교의 학과명은 전문대학의 학과명과 유사함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00). 전국전문대학편람.

대학교육협의회 학과정보(http :/ / univ .kcue.or .kr)

<표 Ⅱ-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는 고등교육 기관

과의 연계 및 교육과정의 아티큘레이션을 위해서도 전문대학, 대학교의 계열

명칭과 학과명을 고려해서 개편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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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 분석

1. 재구조화 방안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분석

실업계 고교 계열과 학과 편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 차례에 걸친 델파

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델파이 조사 방법 및 과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 델파이 조사 방법 및 과정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안을 도출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

다. 델파이 조사는 5월∼7월 동안 2 차례 실시하였다. 델파이 위원은 모두

44명이었고, 계열별·소속기관별 구성 현황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델파이 위원 현황

계열
소속기관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
해운계

가사·
실업계

전계열 계

실업계 고교 2 2 2 2 — 3 11

대학 1 1 1 1 1 2 7

교육부 1 1 1 1 1 2 7

직능원 — — — — — 17 17

기타 — — — — 1 1 2

계 4 4 4 4 3 25 44

문헌 고찰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1차 델파이 조사지가 개발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이유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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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준거 및 하위 요소의 타당성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안의 타당성

- 기타 의견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델파이 조사지가 개발되었다(「부록

2」 참조). 2차 델파이 조사지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찬반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기여도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안의 타당성

- 기타 의견

델파이 조사지는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통해 배포 및 수집되었다. 1차

조사에는 총 25명의 델파이 위원이 응답하였고, 2차 조사에는 총 26명의 델

파이 위원이 응답하였다.1)

나 . 1 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1)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 및 목적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표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 및 취업 구조의 변화, 기술 수준

및 일의 형태 변화, 사회적 환경 변화, 정부의 직업 교육 정책 변화, 교

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확보, 기존 계열 명칭의 진부성 탈피, 시설 설비

의 확보 및 활용성 증대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타당한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예산 배분 및 행정처리의 형평성 확보, 진로지도,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1)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델파이 조사의 포괄적인 결과는 각각 「부록 3」과

「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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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실업계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타당성

재구조화 이유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 산업 구조 변화 24 0 정보지식사회 도래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 급속히 진행됨

2. 직업 및 취업 분야 변화 24 0
직업 분야와 취업 분야 확인이 가능한가? 추이는 가능

서비스, IT 분야의 활용 인력 요구 증대 및 취업 욕구 증대

3. 기술 수준 및 일의 형태 변화 22 2
실고생이 높은 기술 수준을 이수할 수 있는가? (수학능력이 낮으므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분야이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

4. 사회적 환경 변화 22 2 사회 인식의 변화 → 기술전문인력(산업인력)에 대한 편견 증대

5. 정부의 직업 교육 정책 변
화 21 3

입시 제도(동일 계열 선발), 자격제도 두 개 다 만족가능하도록

기존의 기초산업 중심이 아닌 서비스, IT 분야의 지원 확대

6.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확
보 23 1

7. 정부예산 배분 및 행정처리
의 형평성 확보 18 6

형평성 을 효율성과 형평성 으로 수정
IT 분야로의 지원이 과중하게 확대되고 있음, 정부의 행·재정 지원

8. 기존 계열 명칭의 진부성
탈피 22 2

기존 계열 분류의 세분화 및 진부적 명칭 쇄신으로 수정
기존 계열 명칭 개선을 통한 이미지 쇄신

9. 시설 설비의 확보 및 활용
성 증대

19 5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전문화에 따른 시설, 설비와 교육인력 충원 절
실

10. 고등교육기관 연계의 수월
성 확보 18 6

고등교육기관의 재구조화와 병행이 전제, 기초학문(또는 모학문)과의
체계성 확보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학교급간 연결 촉진

11. 산업체와의 협동 관계 개선 22 2 산학협동체제 개선

12. 진로 지도의 개선 17 7

13. 자격 제도와의 연계 수월성
확보 19 4

14. 교원의 전문성 확보 18 6

계열 재구조화와 교원의 전문성 확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학이나
교원양성기관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해서 이들 졸업생들이 교육

계에 들어와야 전문성이 확보됨
기존 교사의 부전공과 강사 활용만으로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이 어려움

15. 기존 학과 개편 및 프로그
램의 내실화 유도 21 3

기존 학과 개편 운영 및 교육 방법 개선

16. 실업계 고교의 이미지 개선
및 재도약 발판 마련 20 3

추가할 재 구조화
이유

인력구조의 변화: 예) 노령화 사회 및 여성인력의 활용
직업교육의 세계화
실고생의 적정 선발 및 배치에 관한 논의(막연한 진로지도보다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분야의 다양화,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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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농산업계열, 공산업

계열, 경영·행정 계열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러나 해양산업계열, .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 정보통신계열,

디자인 산업게열, 문화·레저 산업 계열 등에 대해서는 90%이상의 위원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계열
구조

개편안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
농산업
계열

20 4
임업, 광업도 포함시켜야 함 (농어)생명 계열
생명과학계열(신세대 감각 따라야) 생명산업계열
(농)생명산업계열 . 관련 학과에 농산가공 및 유통 등의 관련 산업 내용 반영

2.
공산업
계열

18 7

가스, 수도 등도 포함시켜야 함 기존 공업 계열로 명칭 유지
공업 분야를 마치 제조업 중심으로 축소하는 느낌임
공업기술계열(2차산업 뿐만 아니라 3차 판매, 서비스 증가)
전통적인 공산업 계열과 첨단 공업 계열로 나누어야 할 것임

3.
경영·
행정
계열

16 8

도매 및 소매업도 포함, 경영·행정 서비스 산업도 포함
행정 . 의미가 맞지 않음. 경영·사무계열
기존의 상업 계열에서 하드웨어나 통신과 관련된 영역을 정보통신 계열로 분리하고, 기타의 계
열은 상업정보계열로 하는 방안 검토

행정까지 포함하기는 무리이므로 경영실무 계열로 함

4. 해양
산업
계열

23 1 기존의 승선과는
해양과 수산은 엄격히 구분됨

5.
가정·보

건
서비스
계열

21 3

의상과는 최근 패션다지인과로 명명되는 경향이 더 우세함
가정, 보건·건강 계열(서비스는 삭제)
관련학과의 실내디자인과는 디자인 산업 계열, 제과, 제빵과는 생명산업계열에 해당됨

가정/ 보건/ 서비스 계열을 가정/ 서비스 계열과 보건/ 복지 계열로 분리

6. 정보
통신
계열

24 0 공산업 계열, 경영·행정 계열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7.
디자인산

업
계열

18 6

디자인, 문화, 레져를 통합하여 문화산업계열로
광고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패키지디자인과, 편집디자인과를 추가
다자인 산업 계열과 문화·레저 산업 계열을 합하여 산업예술계열로
디자인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고는 하나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

8.
문화·레

저
산업
계열

20 4

영상 계열/ 예술계열/ 관광 레저 계열로 분리
문화산업계열(문화는 레저를 포괄하는 큰 개념)
영상미디어과의 경우 영상 분야는 영상디자인과로, 미디어분야는 디지털미디어과로 하는 것이
바람직

추가할
계열

너무 계열이 많음
기타 서비스 계열(개인서비스, 운수·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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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자유 진술 의견으로는 복지계열을 어느 계열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고려하는 방안, 복지계열은 환자가 아닌 노약자/ 장애인 등을 보살피는 업무

직종을 위한 계열임을 강조하는 방안, 관련 자료에 학점은행제 계열 구분 제

시 필요함을 지적한 사항, 재구조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구조화된 계

열의 수가 많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취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련된 다수의 전문기술에 관한 통합적인 능력이며, 동시에 의사소통능력 등

일반적인 능력을 요구된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계열 편성에 있어 분야간 통

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 공통능력 습득에 대

한 고려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에 대한 견해에서는 서비스라는 용어가

현실에 맞고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반면, 왜곡되어 이해하고 있는 경우

도 많으므로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육아, 보건, 노인생활지원

등도 가정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가정 계열 또는 가정관련산업 계열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 . 2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1)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찬반 의견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면 델파이 위원 26명 중

24명이 찬성을 2명이 반대하였다. 찬성 이유로는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 및

취업 분야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력 양성의 변화 등 시대적

요구를 학교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분류 방법으로는 현대 산업사회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에 없던 직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21세기 지식정보

화 시대에 알맞는 학과 및 계열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내용도 제시되었다. 또

한 현제의 계열 구분이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와 부합하지 않은

것도 찬성이유로 제시되었다. 교육과정 운영 환경 및 내용의 내실화 강조를

위한 사항도 제시되었다. 이 밖에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가 단지 현재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인위적으로 다시 재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업계

고교 계열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실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학문간·계열간·영역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오히려 통합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을 감안하여

계열 세분화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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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찬반 의견

구분 찬성 반대

수 24 2

이유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 및 취업 분야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에 따라 인력 양성의 변화 등 시대적 요구를 학교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현재의 분류 방법으로는 현대 산업사회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
고 있음.
산업 및 직업 구조, 인력 양성 변화 등에 따라 실업계 고교 운영
및 지원 체제의 적절성 제고
과거에 없던 직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
대에 알맞는 학과 및 계열의 필요성 때문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와 부합하지 않음
교육과정 운영 환경 및 내용의 내실화 강조
기본적인 계열은 유지하면서 산업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계열 명
칭 수정 및 일부 신설이 필요함
재구조화 후 실고 수준에서의 과정개설이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
을 수 있으나 이후 계속되는 전문대, 대학 교육과의 간격을 좁히
고 실고 단계에서 전공기초교육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음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
에 맞게 계열을 재구조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
하기 때문
실업계고 이미지 쇄신
현행 실업계 고교 계열은 100여 년 전의 교육환경을 반영하고 있
음. 그 동안 우리 나라는 공업화를 이룩하였고, 정보화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음 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열에 다가서고 있음. 지
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실업계 고교 교육을 위해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주역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100여 년 전의 개념을 가지
고 고교 교육을 분류/ 발전시킬 수 없음. 새로운 개념과 원리 그
리고 미래 지향적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
의 계열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하여야 함.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찬성함.. 계열 재구조화의
개념 내지 목적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연구자가 밝힌 바와 같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목적이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 및 취업 분야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에 따라 인력 양성의 변화 등 시대적 요구를 학교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학
과 개편 내지는 교육과정의 개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야 함. 만약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전적으로 찬성함. 그러나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가 단지 현재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인위적
으로 다시 재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업계 고교 계열을 재
구조화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실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
을 갖게 됨.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계열 재구조화를 통해 계열 특성별 교육
을 실시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계열 특성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행정적 편의, 진로지도의 용이성 신장 및 실고 위기 상황 극복에
도움이 됨.

계열 재구조화의 목적이
아직 모호하다. 실업계 고
교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
기 위한 것인지, 정보통신
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예산 배분을 효율
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지
등에 따라 계열 재구조화
의 성격과 내용은 달라지
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실
업계 고교는 각각 독립적
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교
마다 운영되는 학과도 다
른데 이론적으로 계열 재
구조화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행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된다.
목적 불분명
재구조화가 가져올 긍정적
vs. 부정적 효과 파악 필요
재구조화보다는 기존 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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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기여도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및 내실화 확보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 확보, 기존 계열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수월성 확보 등의 순으로 기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

났다. 이 밖에 시설·설비의 확보 및 활용성 증대, 자격제도와의 연계 수월

성 확보,신설 계열 및 학과 교원의 원활한 확보 등도 비교적 높은 기여도를

버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실업계 고교 교육

제도 전반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5>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기여도

구 분

전
혀
기
여
하
지
않
음

기
여
하
지
않
는
편

그
저
그
럼

기
여
하
는
편

아
주
기
여

평

균

1. 기존 계열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 2 5 25 4 3.81

2.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및 내실화 확보 2 3 11 10 4.12

3. 시설·설비의 확보 및 활용성 증대 3 9 9 5 3.62

4.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수월성 확보 2 6 13 5 3.81

5. 자격제도와의 연계 수월성 확보 3 8 13 2 3.54

6. 산학협력 체제 개선 1 8 11 5 3.80

7. 신설 계열 및 학과 교원의 원활한 확보 2 8 13 3 3.65

8.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

확보
3 5 11 7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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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유 잔술 의견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외형적으로 다양화하여 지

원 학생이 증가될 것이며,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맞는 선택이 가능할 수

있고 동일계 대학에 진학하여 적응하는 데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학

과 개편에 따른 계열 편성의 적정성 확보, 중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실업계 고교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한 실업계 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질 것이며, 실업계 고교의 현장

교사들도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데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되었다. 이 밖에 실업계 고교 구조

조정을 통한 실고의 내실화 기여, 계열별 요구되는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제시하여 계열 공통 교과를 운영 가능, 행정 당국의 정보 관리, 학생의 진

로지도 등에 유용할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실업계 고교 계열(안)에 대한 의견

제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현재의 5개 계열은 각각 생물산업 계열, 공업

계열, 경영·사무 계열, 해양산업 계열,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로 그 명칭이

변경 또는 유지되었고, 이외에 정보통신산업 계열, 디자인산업 계열, 그리고

문화·레저 산업 계열이 신설되었다. 실업계 고교 계열(안)에 대한 델파이

위원들의 의견을 각 계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생물산업 계열

기존의 농업 계열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업연관 산업 및

농업지원서비스 등의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 생물산업 계열로 그 명칭을 변

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16 명이 찬성하였고, 10명이 반대를 하였다. 생물산

업 계열의 경우 산업 구조에 맞는 명칭 사용이 그 어느 계열보다 강조되었

다. 생물산업 계열 외에 제기된 계열 명칭으로는 농업과학 계열, 농산업 계

열, 농생명 계열, (농)생명산업 계열, 생명과학 계열 등이 있었다. 반대의 이

유로는 산업구조에 걸맞지 않는 다는 것과 생물산업은 수산업까지도 포함

되는 용어이므로 농생명산업 계열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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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생물산업 계열 명칭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재진술 의견

계열 구조
개편안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 생물산업
계열 16 10

산업구조에 걸맞는 명칭 사용이 중요함(혼돈시킬 우
려가 있음). 농생명 계열 또는 (농)생명산업 계열, 농
업 계열, 농산업 계열 등의 명칭 검토
생명과학 계열. 단 농업지원서비스 및 농업연관산업
분야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명칭 고려 필요
농업과학 계열, 식품과학 계열, 환경 계열 등으로 세
분화 하는 방안
생물은 너무 범위가 넓다. 자원이라는 의미가 중요하
다(해양 자원 포함 여부 검토). 농, 임, 광업 모두 포함.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명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용어
는 유전공학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하지
만, 생물산업은 유전공학 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다루
는 산업의 모든 분야를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
업의 영역이 확장될 것을 예상할 때 적절한 용어일
것임
생물산업은 수산업까지도 포함되는 용어이므로 농생
명산업 계열이 바람직함

나) 공산업계열

기존의 공업 계열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다른 적

절한 명칭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들 때문에 공산업계열로 명칭을 바꾸는 방

안에 대하여 12명이 찬성을 한 반면 반대하는 위원이 16명 이었다. 따라서

공업 계열의 경우는 현행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공업 계열은 기

계, 금속, 건설, 전기, 전자 등 기간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기계과, 금속

과, 전기과, 전자과, 토목설계과, 건축과, 뉴세라믹 가공과, 섬유과, 항공과,

자동차과, 배관과, 자동화설비과, 지적과 등이 관련된다. 기타 제기된 새로운

계열 명칭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공업기술 계열, 공업·공학 계열, 제조

건설 계열 등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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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공산업계열 명칭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재진술 의견

계열 구조

개편안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2. 공산업 계열 12 14

공업기술 계열, 공업·공학 계열, 제조건설 계열 등 검토
공산업이라는 명칭은 한자 工을 쓰지 않으면 명확한 전달
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계열 명칭을 고려할 때
제조산업이란 명칭은 어떨까? 아니면 공업 계열이라는 기
존의 명칭이 더 나을 듯 하다. 주변 선생님들과 이야기
해봐도 공산업이라는 명칭이 진부하다고 한다.
공산업이라는 용어는 없는 용어임
기계 계열, 전기전자통신 계열, 건설 계열, 섬유·화공 계
열 등으로 세분화 하는 방안 검토

다) 경영·사무 계열

기존의 상업 계열은 전산업 영역에 있어서 경영 일반 및 사무 등의 분야

를 아우르도록 하기 위해 경영·사무 계열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방안에 대

하여 20명이 찬성하였고, 6명이 반대하였다. 산업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이

버유통과, 전자상거래과 등이 향후 부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 기

타 제기된 새로운 계열 명칭으로는 경영비지니스 계열, 경영실무 계열, 경

영·서비스 계열, 경영비즈니스 계열, 판매 유통 서비스 계열, 경영·행정 계

열, 경영·행정 서비스 계열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표 Ⅲ-8> 경영·사무 계열 명칭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재진술 의견

계열 구조 개편안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3. 경영· 사무 계열 20 6

경영실무 계열, 경영·서비스 계열, 경영·행정
계열, 경영·행정 서비스 계열 등 명칭 검토
경영비지니스 계열: 경영, 회계, 통상, 비서, 사무
자동화과 등
판매유통서비스 계열: 유통경영과, 농산물유통과,
수산물유통과 등
경영유통 계열 또는 유통경영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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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양산업 계열

기존 수산·해운 계열은 최근 해양산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 산업으

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산업 및 해운업 전반을 포괄하기 위해

해양산업 계열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21명이 찬성하였고, 5명

이 반대를 하였다. 기타 제기된 계열 명칭으로는 수산·해양 산업 계열, 해

양·수산 계열, 수산해양과학 계열 등이 있었다.

<표 Ⅲ-9> 해양산업 계열 명칭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재진술 의견

계열 구조 개편안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4. 해양산업 계열 21 5

기존 수산·해양계열이 아니라 수산·해운계열임(해양
과 해운은 학문 및 산업에서 차이가 있음)
포괄적인 해양교육을 통하여 수산업, 해운업, 유통, 관
광, 환경, 레저 등의 인력 양성에 중점
수산·해양산업 계열, 해양·수산 계열, 수산해양과학
계열, 해운 계열 등의 명칭 검토
해양 계열을 두고자 한다면 생물 계열 명칭을 변경하
여 함. 그러므로 폐지. 정부 부처에 해양수산부가 있는
것은 국가간의 영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마)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

의식주, 보육, 이·미용, 조리 등 개인 및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 기존의 가사·실업 계열은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로 명칭

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19명이 찬성하였고, 7명이 반대하였다. 기타 제

기된 명칭으로는 보건 서비스 계열, 보건복지서비스 계열, 가정서비스 계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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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명칭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재진술 의견

계열 구조
개편안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5.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

19 7

보건복지서비스 계열, 가정서비스 계열, 보건·서비스 계
열 등 검토
공통 범위가 아닌 학과가 있음. 보건 계열은 분리해야 함.
문화·레저산업 계열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정·보건 계열. 서비스는 사족. 서비스라는 말은 어감이
좋지 않음
의상 계열: 의상과, 자수과 등
보건 계열: 보건, 간호, 피부미용 등
교육복지 계열: 유아교육과, 노인복지과 등
가정보건 계열, 또는 가사보건 계열

바) 정보통신산업 계열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부가통신, 기

간통신, 방송), 정보통신기기(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소프트웨어(패키

지 S/ W, 컴퓨터 관련 서비스, DB제작서비스, 정보검색 대행 서비스)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정보통신산업 계열의 신설 방안에 대하여 23명이 찬성하였

고, 3명이 반대를 하였다. 반대 이유로는 공산업 계열, 경영·행정 계열과의

차별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제시하였다. 다른 명칭으로는 컴퓨터정보 계

열, 정보통신 계열, 통신정보 계열, 정보·통신산업 계열 등이 제시되었다.

<표 Ⅲ-11> 정보통신 산업 계열 신설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재진술 의견

계열 구조 개편안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6. 정보 통신산업
계열

23 3
공산업 계열, 경영·행정 계열과 차별성 확보 필요
컴퓨터정보 계열: 컴퓨터 하드웨어, 정보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계열, 통신정보 계열, 정보·통신산업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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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디자인 산업 계열

디자인 산업분야의 발전 추세 및 이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디자인산업계열을 독립적으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15명이 찬성

하였고, 11명이 반대하였다. 반대 이유로는 문화·레저 계열에 포함시켜 문

화 산업 계열 또는 산업예술 계열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

행의 공업 계열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1차 조사 결과 디자인

산업의 비중이 적다는 의견은 현 디자인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

여진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표 Ⅲ-12> 디자인 산업 계열 신설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재진술 의견

계열 구조
개편안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7. 디자인산업
계열

15 11

정보통신계열에 포함, 고등학교의 교육은 기초 원리 교육
이 중심이 되어야 함
8에 합하여 문화산업 계열로. 산업예술 계열
문화·레저 계열에 속함
1차 조사 결과 디자인 산업의 비중이 적다는 의견은 현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여짐. 모든 디자인 자
체는 물론 전 산업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다만 실고 수준에서의 과정 개설 시
그 분야, 수준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문화산업과 디자인산업을 분리한다는 것은 그 이론적
근거나 실제 현장 실태를 미루어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
음. 문화 , 문화산업 에 대한 정의가 현재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8의 애니메이션, 만화, 영상미디어가 7의
디자인산업 계열 관련 학과와 어떻게 각각의 다른 계열로
분류가 되었는지 의아함
공업 계열에 포함
영상·디자인 계열, 디자인·영상산업 계열 검토
디자인 계열: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등

아) 문화·레저산업 계열

국가전략 산업 분야의 하나인 CT를 강화하고, 최근 활발하게 학과 신설이

증대되고 있는 이 분야의 학과군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문화·레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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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계열의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20명이 찬성하였으며, 6명이 반대를 하였

다. 반대이유는 가정·보건서비스 계열과 통합이 바람직하며, 디자인 산업계

열에 합하여 문화산업계열로 제시하자는 것이었다. 이 밖에 관광산업 계열,

문화·레저 실업 계열, 문화·레저 계열, 관광레저 계열 등으로 계열 신설

안이 제시되었다.

<표 Ⅲ-13> 문화·레저산업 계열 신설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재진술 의견

계열 구조
개편안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8. 문화·레저
산업 계열

20 6

가정·보건서비스 계열과 통합이 바람직함
7과 합하여 문화산업계열로. 관광 경영, 안내, 관광 호텔과
등은 기존처럼 경영실무로 하는 방안 검토
우선 계열 명칭을 관광레저산업 계열로 함이 적절할 듯.
애니메이션과, 만화과, 영상미디어과, 관광공예과(실용공예
정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등은 7의 디자인산업 계열로 보
내고 나머지 관련학과를 남겨두면 될 듯함. 현재 문화산
업 은 자국의 문화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유무형
products의 기획, 제품화, 마케팅 및 유통을 포괄하는 개
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생산은 다만 한 부분을 차지하며
오히려 경영, 마케팅이 강조됨. 예컨대 특정 전공 학과라
기보다는 디자인 및 문화 관련 산업과 경영 개념을 합친
퓨전적 성격임(최근 들어 하나의 학과로 포괄되지 않는-
학과와 학과, 계열과 계열을 종횡으로 bridge하는 포괄적
개념의, 그리고 현장에서 요청되고 있는-전공명이 등장하
고 있는 추세)
영상산업 계열: 영상제작, 만화애니메이션, 컴퓨터게임 등
관광산업 계열: 여행, 호텔, 레저 등
문화·레저 실업 계열, 문화·레저 계열, 관광레저 계열
등 명칭 검토

기타 의견을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와 미래의 산업 및 직업구조를 포함할 수 있는 계열 명칭 선정과 그에

걸맞는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재구조화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각 계열에 속하는 세부 영역에 대한 내용분석이 뒤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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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는 심화교육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기때문에 학

과 계열의 세분화는 지양되어야 하며 원리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교원의 자격증조차 광역화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셋째, 정보통신 계열, 문화산업 계열 등 2개 분야의 신설 정도가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재구조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구조화된 계열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신설 수는 1∼2개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다섯째, 기존의

계열 구분만으로는 해당 계열이 명확하지 않은 정보통신계열 및 문화·레저

산업 계열 등은 신설의 의미가 타당하지만, 기존의 계열 구분만으로도 역할

을 무리 없이 수행해 왔던 영역들은 전면적인 재구조화보다는 보완 수준의

개선이 좋을 듯 하다. 여섯째, 주변 선생님들과 계열 재구조화에 대하여 이

야기 한 결과 대부분이 형식적인 것일 뿐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이는 단지 명칭만 바꾸어서는 현재와 같은 실업계 고교의 질적 하락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제시한 계열 명

칭으로 계열 재구조화 안이 완성되더라도 실제 실업계 고교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교육 수요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실제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델파이 조사

에 그치지 말고, 세미나 혹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정부 정책 담당자가 위의 내용을 참

조하여 최종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여덟째,

3개의 계열이 신설되어 총 8개의 계열 재구조화(안)을 제시하였으나 각각의

계열에 대한 현재 학교 수, 학생 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8개 계열들 중 전체 실업고에서 5%도 되지 않는 계열이 있다

면 그 계열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홉째, 실업계 고교 재구조화의

개념이 실업계 고교 계열을 다시 재조정 내지는 재구분하는 정도의 의미라

면 계열 재구조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계열이 통합화되고 계열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 재구조화의 개념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과 개편이나 교육과정

개편을 의미한다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직업 계열을 기피하고 있는 현 실정에 계열의 재구조화로 이미지를 쇄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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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실업계 고교의 신입생 모집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기타 의견은 주로 제시된 방안에 대한 각 계열별 입장에서 이해

관계에 기인 된 것도 있으나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가시적인 이득이나 효과

가 명료하고도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델파이 조사에

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고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최종 의

사결정은 대다수의 의견을 축으로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타 의

견들은 재구조화에 따른 발전 방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4)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세분화안 및 통합화 방안에 대한 논의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안을 세분화안과 통합화안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세분화안과 통합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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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 계열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

＋
정보통신산업 계열

디자인산업 계열

문화·레저산업 계열

명

칭

변

경

신

설

세분화

산업기술 계열

경영·사무 관리 계열

서비스 계열

통합화



통합화안은 일부 델파이 위원들의 의결을 반영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세부화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산업기술계열은 기존의 농업계열, 공업계열, 수

산·해운계열을 통합제시하는 방안이며, 경영·사무 관리 계열은 상업 계열

및 농업계열, 가사·실업계열 중에서 경영 실무 및 사무 처리 관련 분야를

통합 제시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 계열은 가사·실업 계열 및 상업계열의 일

부 분야를 통합 제시한 것이며 기타 농업, 공업계열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

관련 학과를 고려하여 제시한 것이다.

세분화 안 및 통합화 안에 대한 강약점 비교표를 제시하면 <표 Ⅲ-9>와

같다.

<표 Ⅲ-14>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세분화 및 통합화 방안 강약점 비교표

구 분 강 점 약 점

세분화
(안)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에 부합하
는 명칭 제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상의 전문
성 및 경쟁력 강화

▷학습 수요자의 다양한 계열 선택
권 확대

▷실고의 수직 수평적 연계 수월성
확보

▷행재정적 지원 강화 유도 용이
▷학교의 성격, 기능, 규모 변화 유

도 용이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신장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통합
교육과정 운영 요구에 대한 대응
미흡

▷세분화로 인한 기초 직업능력 배
양교육과정 운영 위축 우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
한 학교 현장 교육여건의 미성숙

▷폭넓은 진로선택 모색의 기회 제
한
▷교원 수급 문제 발생 우려

통합화
(안)

▷계열 단순화로 기초 직업능력 배
양 교육과정 운영 용이

▷고등학교단계 직업교육과정 운영
의 통합화 논리에 부응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에 부응하
는 무리없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고등학교 단계에서 폭넓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보다 전문화된
내용을 학습한다는 취지에 부합

▷폭넓은 진로 선택의 기회 모색

▷기존 계열 구분보다 오히려 직업
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 반영 미
흡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 미흡
▷수요자 요구 중심의 교육 프로그

램 운영에 제한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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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구조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여기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의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하

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관련전문가,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 방

안 및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가 .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지는 1차 및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현

장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용, 관련전문가용, 정부관

계자용 설문지를 개발하였다(「부록 5」참조).

설문 조사는 8월 1일부터 8월 13일에 걸쳐 우편조사로 실시되었다. 설문조

사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교장, 교감, 부장 교사 포함)의 경우, 전국 775

개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 학교당 2매씩 총 1,550매를 배포하였고, 관련 전문

가의 경우는 현재 5개 계열의 학과(농업교육·공업교육·상업교육·수산·해

운교육, 가사·실업교육)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교수와 연구원에게 총 90

매를 배포하였으며, 정부 관계자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 교

육청에서 직업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인사에게 총 60매룰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교사용 459매, 관련전문가용 26매, 정부관계자용 46매로

각각 29.6%, 28.8%, 76.7%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

은 설문지 4매를 제외한 교사용 455매, 관련전문가용 26매, 정부관계자용 46

매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교사용, 관련전문가용, 정부관계자용 설문지의 조사 내용은 계열 재구조화

에 대한 일반적 의견, 교육과정 운영, 교원 대책, 행·재정적 지원 방안, 일

반적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Ⅲ-15>에 제시

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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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설문의 문항 구성

영 역 조사 내용

조사 대상

교사용
관련

전문가용
정부

관계자용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일반적
의견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 인식 ○ ○ ○

계열 재구조화의 효과 ○ ○ ○

계열 변경(안)의 타당성 ○ ○ ○

계열 변경(안)의 문제점 ○ ○ ○

계열 운영 방식의 선호도 ○ ○ ○

계열 운영 방식의 항목별 용이성 ○ ○ ○

교육과정
운영

설치 계열 결정의 기준 ○ ○ ○

발생가능한 여러 계열 운영상의 문제점 ○ ○ ○

원활한 계열 운영을 위해 해결할 사항 ○ ○ ○

여러 계열 운영의 기대 효과 ○ ○ ○

계열 운영의 효율화 대책 ○ ○ ○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 ○ ○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성 해결 방안 ○ ○ ○

실험·실습 기자재의 효율적 활용방안 ○ ○ ○

타 기관과의 과정이수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한 인식

○ ○ ○

교원 대책

과원 교사에 대한 해결 방안 ○ ○ ○

부족 교사에 대한 해결 방안 ○ ○ ○

산업체 인사의 강사 임용 방안에 대한 인
식

○ ○ ○

산학 겸임 교사의 배치시 문제점 ○ ○ ○

행·재정적
지원 방안

재구조화된 계열의 행·재정적 지원 기준 ○ ○ ○

행·재정적 지원 사항의 주체 ○ ○ ○

일반적
사항

학교 소재지 ○

학교 설립 형태 ○

학교의 주요 설치 계열 ○

연령 ○ ○

직위 ○

소속 기관 ○ ○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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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와 백

분율 분석을 통해 요구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치를 파악하였다. 또한 조사 대

상인 교사, 관련전문가, 정부관계자 세 집단간의 인식 차이 조사에서는 통계

적 유의미도 측정을 위해 교차분석과 ANOVA 기법을 적용하였고, 사후검정

에는 유의수준 0.05에서 Scheffe의 다중검정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자유 기

술란으로 제시된 문항은 유목화하여 정리하였다.

나 .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자에 관한

대상별 일반적인 특성2)은 다음의 <표 Ⅲ-16>, <표 Ⅲ-17>, <표 Ⅲ-18>에 제

시된 바와 같다.

<표 Ⅳ-16> 교사의 일반적 특성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군·읍면

142 명 31.7% 156명 34.8% 150명 33.5%

설립형태
국·공립 사립

307명 68.5% 141명 31.5%

주요 계열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37명 8.3% 204명 45.4% 192명 43.0% 10명 2.2% 5명 1.1%

직위
교장 교감 실과부장 기타

39명 8.8% 123명 27.7% 155명 34.5% 131명 29.1%

먼저 교사의 경우는 소재지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학교의 설립 형

태는 국·공립이 68.5%이고 사립이 31.5%를 차지하여 국·공립 학교에 재직

2) 분석에 활용한 설문지 가운데 응답자 관련 정보 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설문지가 다소 있는 관계로 이후의 분석 문항에서의 응답자 수와 차이가 있음을 밝

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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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사의 응답률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의 주된 계열

별로 보면, 공업 계열(45.4%)과 상업 계열(43.0%) 교사가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공업 계열과 상업 계열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직위별로는

교장 8.8%, 교감 27.7%, 실과부장 34.5%, 기타(교사 등) 29.1%로 나타나 교육

행정가보다는 부장급 교사와 일반 교사의 응답률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관련전문가의 경우는 아래의 <표 Ⅲ-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소

68.0%, 대학 32.0%로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의 응답률이 높았다. 또

한 경력 면에서는 6년에서 10년 사이의 경력 소지자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

은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Ⅲ-17> 관련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소속기관
연구소 대학

17 68.0% 8 32.0%

경력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0년 이상

7명 9명 4명 3명 2명

연령
30대 40대 50대

9명 14명 2명

정부관계자는 아래의 <표 Ⅲ-18>와 같이 중앙부처 관계자가 15.9%를 차지

하고, 지방교육청 관계자가 84.1%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지방교육청

관계자로 드러났다. 이는 모집단의 수와 표본의 수 자체가 중앙부처 관계자

에 비해 지방교육청 관계자의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

각된다. 그리고 경력 면에서는 21년에서 25년 사이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

며, 연령 면에서는 50대의 비중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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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8> 정부관계자의 일반적 특성

소속기관
중앙부처 지방교육청

7 15.9% 37 84.1%

경 력
20년 이하 21∼25년 26∼30년 31년 이상

5 15 12 12

연 령
30대 40대 50대 60대

- 13 30 1

2)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가) 실고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

(1) 실고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 인식

실고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응답

이 78.7%로 지배적이었다. 집단별로는 관련전문가 집단에서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부관계자, 교사 순

이었다.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9> 참조).

<표 Ⅲ-19>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 인식

구분

교사
(N =455)

관련전문가
(N =26)

정부관계자
(N =46)

전체
(N =527) 비고

빈도 % 빈도 % 빈다 % 빈도 %

있다 356 78.2 22 84.6 37 80.4 415 78.7 χ2 =.683
p > .05없다 99 21.8 4 15.4 9 19.6 112 21.3

한편, 학교의 계열에 따라 교사가 인식하는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아래의 <표 Ⅲ-20>과 같이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의 모든 계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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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0> 학교 계열에 따른 교사의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계열 구분 있다 없다 비고

농업(N =37) 23 62.2% 14 37.8%

χ2 =
13.277,

P < .05

공업(N =202) 152 75.2% 50 24.8%

상업(N =192) 162 84.4 % 30 15.6%

수산·행운(N =10) 9 90.0% 1 10.0%

가사·실업(N =5) 5 100.0% - -

전체(N =446) 351 78.7% 95 21.3%

(2)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가 필요한 이유

실고 계열 재구조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7.9%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관련전문가와 정부관계자 집

단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실업교육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3.9%를 차지하였다. 통계적으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Ⅲ-21> 참조).

<표 Ⅲ-21>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가 필요한 이유

구분

교사
(N =368)

관련
전문가
(N =22)

정부
관계자
(N =37)

전체
(N =427) 비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242 65.8 18 81.8 30 81.1 290 67.9

χ2 =12.694
p > .05

실업교육은 현재 위기에 있으므로 96 26.1 3 13.6 3 8.1 102 23.9

진로지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8 4.9 - - 4 10.8 22 5.2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3 .8 - - - - 3 .7

예산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 - - - - - - -

기타 9 2.4 1 4.5 - -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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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계열에 따라 계열 재구조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 앞의 <표 Ⅲ-22>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

다. 이러한 반응은 5개의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모

든 계열에서 산업구조와 직업세계의 변화 추세에 부합되는 계열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2> 학교 계열에 따른 교사의 계열 재구조화 필요 인식

구분

농업
(N =23)

공업
(N =159)

상업
(N =166)

수산해운
(N =9)

가사실업
(N =5)

전체
(N =36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
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
지 못하므로

18 78.8 109 68.6 103 62.0 4 44 .4 4 80.0 238 65.7

χ2 =
15.915,
P > .05

실업교육은 현재 위기
에 있으므로

4 17.4 37 23.3 50 30.1 3 33.3 1 20.0 95 26.2

진로지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 - 9 5.7 7 4 .2 2 22.2 - - 18 5.0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 - - - - - - - - - - -

예산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 - 4 2.5 3 1.8 - - - - 3 .8

기타 1 4.3 - - 3 1.8 - - - - 8 2.2

(3)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가 불필요한 이유

실고 실업계 계열 재구조화가 불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는 기존 계

열을 보완하는 방향이 더 낫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56.3%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구조화의 긍정적 효과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0.5%로 나타났다(<표 Ⅲ-23>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 집단간에 계열 재구조화가 불필요한 이유에 대한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교사와 정부관계자들은

기존 계열을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열 재구조화가 불필요하

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관련전문가들은 재구조화(안)이 제시된다고

해도 실제로 이를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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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3>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가 불필요한 이유

구분

교사
(N =98)

관련전문가
(N =4)

정부관계자
(N =10)

전체
(N =112) 비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재구조화의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9 9.2 1 25.0 1 10.0 11 9.8

χ2 =17.095
p < 0.1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6 6.1 - - - - 6 5.4

기존 계열을 보완하는 방향이 더
나으므로

56 57.1 1 25.0 6 60.0 63 56.3

재구조화의 긍정적 효과가 파악되
지 않으므로

20 20.4 - - 3 30.0 23 20.5

재구조화를 실제로 시행하기 어려
우므로

5 5.1 2 50.0 - - 7 6.3

기타 2 2.0 - - - - 2 1.8

한편,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계열에 따라 계열 재구조화가 불필요

한 이유에 대해서는 <표 Ⅲ-24>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기존 계열의 보완

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5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계열별로는 농업, 공업, 상업 계열에서 기존 계열을 보완하

는 방향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가사·실업 계열에서는 재구조화의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00%를 차지하였다.

<표 Ⅲ-24> 학교 계열에 따른 교사의 계열 재구조화 불필요 인식

구분

농업
(N =14)

공업
(N =50)

상업
(N =29)

수산
해운

(N =0)

가사
실업
(N =1)

전체
(N =94)

비고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재구조화의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2 14.3 2 4 .0 2 6.9 - - 1 100.0 7 7.4

χ2 =
26.253

P > .05

시기상조이므로 - - 4 8.0 2 6.9 - - - - 6 6.4

기존 계열의 보완이 더 시급하므로 11 78.6 32 64 .0 12 41.4 - - - - 56 59.6

긍정적 효과가 파악되지 않으므로 1 7.1 8 16.0 10 34.5 - - - - 19 20.2

실제 시행이 어려우므로 - - 3 6.0 3 10.3 - - - - 5 5.3

기타 - - 1 2.0 - - - - - -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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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고 계열 재구조화의 효과

실고 계열 재구조화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적용의 유

연성 및 내실화 확보 에서 가장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등교육 기관과의 연계 수월성 확보 와 기존 계열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

지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 계열 재구조화가 기존 계열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

에는 기여할 것이다 라는 응답결과에서 유의수준 0.1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련 전문가 집단은 기존 계열의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반면 교사집단에

서는 그러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표 Ⅲ-25> 참조).

<표 Ⅲ-25> 실고 계열 재구조화의 효과

구분

교사 관련전문가 정부관계자 전체

F 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기존계열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
지 개선

3.53 .98 3.88 .80 3.74 .88 3.56 .97 2.33*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및 내실
화 확보

3.68 .95 3.84 .90 3.85 .99 3.70 .95 .939

시설·설비의 확보 및 활용성 증대 3.65 .95 3.40 1.04 3.42 1.01 3.36 .96 1.845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수월성 확보 3.56 .93 3.68 .80 3.69 1.00 3.58 .93 .515

자격제도와의 연계 수월성 확보 3.48 .86 3.48 .87 3.48 .96 3.48 .87 .000

산학협력 체제 개선 3.50 .95 3.44 1.04 3.24 .92 3.48 .96 1.597

신설 계열 및 학과 교원의 원활한
확보

3.25 .99 3.16 1.18 3.09 .81 3.23 .99 .626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 확보

3.45 .95 3.52 .96 3.22 1.01 3.44 .95 1.385

* p < 0.1

척도: 1. 전혀 기여하지 않음, 2. 기여하지 않음, 3. 그저 그럼, 4. 기여함, 5. 아주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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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고 계열 변경 (안)에 대한 의견

(1) 실고 계열 변경(안)의 타당성

실업계 고교의 계열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에 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계열 변경(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

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표 Ⅲ-26> 참조).

<표 Ⅲ-26> 실고 계열 변경(안)의 타당성

교사(N =435) 관련전문가(N =26) 정부관계자(N =45) 전체(N =506)

F 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3.84 .79 3.62 .64 3.71 .92 3.82 .80 1.393*

* p > .05

척도: 1. 전혀 타당하지 않음, 2. 타당하지 않음, 3. 그저 그럼, 4. 타당함, 5. 아주 타당함

한편, 계열별로는 모든 계열에서 앞의 <표 Ⅳ-26>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계

열 변경(안)의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수산·해운 계열

은 다른 계열에 비해 계열 변경에 대한 타당성 지지도가 높았다. 그러나 통

계적으로는 집단간 응답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7> 참조).

<표 Ⅲ-27> 계열별 계열변경의 타당성 인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율

농업(N =34) 3.62 .92

1.078 p > .05

공업(N =189) 3.81 .81

상업(N =189) 3.88 .77

수산·해운(N =9) 4.11 .60

가사·실업(N =5) 3.80 .84

전체(N =426) 3.8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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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고 계열 변경(안)의 문제점

실업계 고교 계열 변경(안)의 문제점에 관한 응답 결과는 '계열의 수가 많

다'는 응답이 전체의 4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부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2.1%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기타 의견으로는 정보통

신산업 계열을 따로 분리하기 보다는 모든 계열에서 필수교과로 지정·운영

해야 한다는 의견과 ____ 산업 계열 에서 산업 이란 용어를 모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실업계 고교 계열 변경(안) 가운데 통합해야 할 계열에 대한

의견으로는 생물산업 계열과 해양산업 계열의 통합, 경영·사무 계열과 정보

통신산업 계열의 통합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외에 디자인산업 계

열과 문화·레저산업 계열의 통합,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과 문화·레저산

업 계열의 통합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한편, 실업계 고교 계열 변경(안) 가운데 경영·사무 계열은 경영정보 계열

로, 문화·레저산업 계열은 레저산업 계열로,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은 서

비스 계열로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표 Ⅲ-28> 참조).

<표 Ⅲ-28> 실고 계열 변경(안)의 문제점

구 분
교사 관련전문가 정부관계자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계열의 수가 많음 177 48.7 7 29.2 20 54.1 204 48.1

일부 명칭을 수정해야 함 115 31.7 11 45.8 10 27.0 136 32.1

기타 71 19.6 6 25.0 7 18.9 84 19.8

※ 복수 응답 결과

라) 실고 계열 운영 방식

(1) 실고 계열 운영 방식의 선호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한

고교에서 한 개의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이 전체의 53.1%를 차지하였고, 한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이 46.7%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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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계열 운영 방식 측면에서는 한 개의 학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 보다는 하나의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Ⅲ-29>

참조).

<표 Ⅲ-29> 실고 계열의 적절한 운영 방식

구분

교사
(N =363)

관련전문가
(N =24)

정부관계자
(N =37)

전체
(N =424) 비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한 고교에 한 계열 운영 240 53.1 11 45.8 26 56.5 277 53.1 χ2 =.883
p > .05한 고교에 여러 계열 운영 211 46.7 13 54.2 20 43.6 244 46.7

(2) 계열 운영 방식의 항목별 용이성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한 개의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과 하나의 고등학교에

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 가운데 운영 측면에서의 용이성에 대한 응답

에서는 진로지도 측면에서만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방

식이 용이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진로지도 이외에 교사 수급 측면, 교육과정 운영 측면, 시설·설비 활

용 측면, 행·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한 개의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용이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집단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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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0> 항목별 실고 계열의 적절한 운영 방식

구분
교사 관련 전문가 정부 관계자 전체

비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사수급
측면

1개교 1계열 279 68.4 11 45.8 31 73.8 321 67.7 χ2 =6.28
p > .051개교 여러 계열 128 31.4 13 54.2 11 26.2 152 32.1

진로지도
측면

1개교 1계열 207 48.3 10 41.7 17 38.6 234 47.1 χ2 =2.19
p > .051개교 여러 계열 220 51.3 14 58.3 27 61.4 261 52.5

교육과정
운영 측면

1개교 1계열 340 79.8 15 62.5 36 81.8 391 79.1 χ2 =4.34
p > .051개교 여러 계열 86 20.2 9 37.5 8 18.2 103 20.9

시설·설비
활용 측면

1개교 1계열 267 63.0 13 54.2 29 67.4 309 62.9 χ2 =1.33
p > .051개교 여러 계열 156 36.8 11 45.8 14 32.6 181 36.9

행·재정적
지원 측면

1개교 1계열 247 61.8 15 62.5 32 74.4 294 63.0 χ2 =2.79
p > .051개교 여러 계열 152 38.0 9 37.5 11 25.6 172 36.8

3) 교육과정 운영

가) 설치 계열 결정의 기준

하나의 실업계 고교 내에 여러 계열을 설치할 경우, 설치 계열을 결정하는

근거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지역사회의 산업 특성 및

산업체의 요구 라는 응답이 전체의 69%를 차지하였으며, 집단별로는 교사

67.2%, 관련전문가 80.8%, 정부관계자 80.4%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다

음으로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를 반영하여 설치 계열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7.5%를 차지하였다(<표 Ⅲ-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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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1> 한 고교 내에서 여러 계열을 설치할 경우, 계열 결정의 기준

구 분

교사
(N =453)

관련전문가
(N =26)

정부관계자
(N =46)

전체
(N =525) 비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지역사회의 산업특성 및 산업체
요구

305 67.2 21 80.8 37 80.4 363 69.0

χ2 =
13.184
p >.05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87 19.2 3 11.5 2 4.3 92 17.5

교사 및 교육전문가들의 요구 47 10.4 1 3.8 3 6.5 51 9.7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
요구

3 .7 - - 1 2.2 4 .8

기타 11 2.4 1 3.8 3 6.5 15 2.9

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견

(1) 발생 가능한 여러 계열 운영상의 문제점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사, 관련전문가, 정부관계자 모두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31.7%) 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교원문제(과원

및 부족 교사) 가 25.2%, 전반적인 학교운영의 혼란 이 20.6%의 순으로 나타

났다(<표 Ⅲ-32> 참조).

<표 Ⅲ-32> 한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발생 가능한 운영의 문제점

구 분

교사
(N =453)

관련전문가
(N =25)

정부관계자
(N=45)

전체
(N=523)

% % % %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 31.3 34.0 34.2 31.7

교원 문제(과원 및 부족 교사) 25.7 22.0 22.2 25.2

전반적인 학교 운영의 혼란 16.5 22.0 21.1 20.6

시설·설비의 배치 및 활용의 어려움 17.3 11.3 12.8 17.1

학생 진로지도의 어려움 4.8 7.3 3.8 4.8

기타 0.6 - 0.4 0.5

※ 복수 응답 결과

- 72 -



(2) 실고 계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새로운 실업계 고교 계열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

야 할 사항으로는 교사, 관련전문가, 정부관계자 모두 새로운 교육과정의 편

성·운영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제시하였다. 이 밖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교원배치 및 교원 자격제도의 개선과 행·재정적인

지원제도의 개선 순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여러 계

열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Ⅲ-33> 참조).

<표 Ⅲ-33> 원활한 계열 운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

구 분

교사
(N =455)

관련전문가
(N =26)

정부관계자
(N =46)

전체
(N =527)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새로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203 44.6 18 69.2 25 54.3 244 46.3

교원배치 및 교원 자격제도의 개선 185 40.7 13 50.0 22 47.8 220 41.7

행·재정적인 지원제도의 개선 153 33.6 5 19.2 18 39.1 175 33.2

학생선발 제도의 개선 152 33.4 2 7.7 13 28.3 167 31.7

기타 17 3.7 2 7.7 17 37.0 - -

※ 복수 응답 결과

아울러,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운영의 효

율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응답 결과는 크게 5가지 의견으로 분류되었다. 즉,

소수의 2∼3개 유사 계열 설치·운영, 충분한 교원의 확보, 시설·설비 확충

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 지역 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계

열의 설치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학교 단위

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3) 여러 계열 운영의 기대 효과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로 학습 수요자의 다양한 계열 선택 확대 라는 응답이 전체의 74.5%

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지지 결과가 나타났다. 다양한 계열 선택 확대에 대해

서는 교사, 관련전문가, 정부관계자 모두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그리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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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을 운영할 경우의 기대효과로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존중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19.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표 Ⅲ-34> 참조).

<표 Ⅲ-34> 한 실업계 고교 내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의 기대효과

구분

교사
(N =448)

관련전문가
(N =26)

정부관계자
(N =46)

전체
(N =520) 비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학습 수요자의 다양한 계열 선
택 확대

329 73.3 21 80.8 38 82.6 388 74.5

χ2 =7.81
9

p > .05

학생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13 2.9 1 3.8 - - 14 2.7

학생의 적성과 흥미 존중 94 20.9 2 7.7 6 13.0 102 19.6

기타 12 2.7 2 7.7 2 4.3 16 3.1

(4)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 학생의 희망을 모두 수용한 교육과정 개설이

어렵다는 점이 전체의 38.6%를 차지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밝혀졌다. 다음

으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31.6%), 교원 배치의 문제

점 (18.1%)으로 나타났다(<표 Ⅲ-35> 참조).

<표 Ⅲ-35> 한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구분

교사
(N =454)

관련전문가
(N =26)

정부관계자
(N =46)

전체
(N =526) 비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학생 요구 반영한 교육과정 개설의
어려움

176 38.8 9 34.6 18 39.1 203 38.6

χ2 =7.156
p > .05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현실적 어
려움

141 31.1 9 34.6 16 34 .8 166 31.6

교원 배치의 문제점 83 18.3 5 19.2 7 15.2 95 18.1

시설·설비 활용의 문제점 46 10.1 1 3.8 5 10.9 52 9.9

기타 8 1.8 2 7.7 - -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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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성 해결 방안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성 해결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 교사들의 행정 업무 축소 (38.5%)가 가

장 주된 해결 방안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 (26.9%), 관련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과정 이수 인정 (18.9%)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기타 의견으로 계열별 독립성을 보장하는 계열별

운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다(<표 Ⅲ-36> 참조).

<표 Ⅲ-36>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성 해결 방안

구분

교사
(N =442)

관련전문가
(N=24)

정부관계자
(N=43)

전체
(N =509)

비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사들의 행정 업무 축소 179 40.5 6 25.0 11 25.6 196 38.5

χ2 =9.367
p > .05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 구성 114 25.8 8 33.3 15 34.9 137 26.9

학생지도는 진로전담교사가 담당 45 10.2 1 4.2 4 9.3 50 9.8

관련 직업교육훈련기관 과정 이수
인정

80 18.1 6 25.0 10 23.3 96 18.9

기타 24 5.4 3 12.5 3 7.0 30 5.9

(6) 타 기관과의 과정 이수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한 인식

하나의 학교에서 개설한 계열의 전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다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

우, 인근 학교, 산업체,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과정 이수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또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즉, 교사와 정부

관계자 집단에 비해 관련전문가 집단에서 과정 이수를 위한 연계 운영 방안

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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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7> 타 기관과의 과정 이수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한 인식

교사 (N =448) 관련전문가 (N=26) 정부관계자 (N=44) 전체 (N=518)
F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34 1.21 4.23 .91 3.14 1.30 3.37 1.20 9.818*

* p < .05

척도: 1. 매우 반대, 2. 다소 반대, 3. 그저 그럼, 4. 다소 찬성, 5. 매우 찬성

(다) 실험·실습 기자재의 효율적 활용 방안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실험·실습 기재자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연계 (24.0%), 지역사회 산업체와 연계 (20.5%) 해야 한다는 응

답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실험·실습 기자재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각 집단간에 통계

적인 유의차가 발생하였다. 즉 교사 집단은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역사회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연계하여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관련전문가 집단

은 지역사회의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정부관계자 집단은 지역

별 공동 실습소를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8> 참조).

<표 Ⅲ-38> 여러 계열 운영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의 효율적 활용 방안

구분

교사
(N =447)

관련전문가
(N=26)

정부관계자
(N=44)

전체
(N =517) 비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지역사회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연계 121 27.1 1 3.8 2 4 .5 124 24 .0

χ2 =40.523
p < .05

지역사회 산업체와 연계 96 21.5 2 7.7 8 18.2 106 20.5

지역사회 동일계열 고교와 연계 73 16.3 4 15.4 9 20.5 86 16.6

지역별 공동 실습소 운영 63 14 .1 7 26.9 15 34.1 85 16.4

지역사회 직업훈련기관과 연계 68 15.2 9 34 .6 6 13.6 83 16.1

지역사회 학원 등 사회교육기관과 연계 13 2.9 - - 1 2.3 14 2.7

기타 13 2.9 3 11.5 3 6.8 1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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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교원 대책

1) 과원교사 해결 방안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로 인해 교과에 따라 과원교사가 발생했을 경

우,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부전공 취득 후 유사

교과 담당 이 39.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응답 결과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기존 교사를 최대한 근무하도록 함 이 18.4%를

차지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교육청에서 교원 확보와 부족학교를 파악하여

교원을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과원 교사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집단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데, 교

사 집단과 정부관계자 집단은 부전공 취득 후 유사 교과 담당하는 방안을

높게 지지한 반면, 관련전문가 집단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기존 교사를

최대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장 높게 지지하여 차이를 보였다(<표 Ⅲ

-39> 참조).

2) 부족교사 해결 방안

한편,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로 인해 교과에 따라 부족교사가 발생했

을 경우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과원 교사 중 유사

전공 교원을 대상으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이수하게 하여 배치 가 52.4%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산학 겸임 교사를 활용 이 24.4%

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앞의 과원 교사 해결 방안과 마찬가지로 집단간에 의견 차이

가 나타났다. 즉, 교사 집단과 정부관계자 집단은 과원 교사 중 유사 전공

교원을 대상으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이수하게 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높

게 지지한 반면, 관련전문가 집단은 산학 겸임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가장

높게 지지하였다(<표 Ⅳ-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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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9> 과원교사 해결 방안

구분

교사
(N =454)

관련전문가
(N =26)

정부관계자
(N =46)

전체
(N =526) 비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부전공 취득 후 유사 교과 담당 178 39.2 7 26.9 20 43.5 205 39.0

χ2 =
22.012,
p < .05

학급당 학생 수 줄여 기존 교사 유지 82 18.1 8 30.8 7 15.2 97 18.4

수업 시 수 축소를 통해 기존 교사
유지

78 17.2 1 3.8 6 13.0 85 16.2

부전공 취득 후 중학교 배치 53 11.7 2 7.7 4 8.7 59 11.2

자격취득 후 진로전담 혹은 산학전
담 교사로 배치

42 9.3 3 11.5 3 6.5 48 9.1

관련 교과 지역별 순회 교사로 배
치

14 3.1 4 15.4 5 10.9 23 4.4

기타 7 1.5 1 3.8 1 2.2 9 1.7

<표 Ⅲ-40> 부족 교사 해결 방안

구분

교사
(N =454)

관련전문가
(N =26)

정부관계자
(N =45)

전체
(N =525) 비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과원교사를 부전공(복수전공)
이수 후 배치

244 53.7 6 23.1 25 55.6 275 52.4

χ2 =
19.143,

p < .05

산학 겸임 교사를 활용 104 22.9 8 30.8 16 35.6 128 24.4

기간제 교사를 활용 52 11.5 5 19.2 1 2.2 58 11.0

지역별 순회 교사를 활용 42 9.3 6 23.1 3 6.7 51 9.7

기타 12 2.6 1 3.8 - -- 13 2.5

3) 산업체 인사의 강사 임용 방안에 대한 인식

개설한 계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우에 따라 산업체 경험이 많은 인사

를 시간 강사 또는 계약직 강사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

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산업체 인사를 강사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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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나 정부관계자 집단보다 관련전문가 집단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표 Ⅲ-41> 참조).

<표 Ⅲ-41> 산업체 인사의 강사 임용 방안에 대한 인식

교사(N =453) 관련전문가(N=26) 정부관계자(N=46) 전체(N =525)

F 값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

차

3.34 1.20 4.27 .78 3.76 1.16 3.42 1.176 7.538*

* P < .05

척도: 1. 매우 반대, 2. 다소 반대, 3. 그저 그럼, 4. 다소 찬성, 5. 매우 찬성

4) 산학 겸임 교사의 배치시 문제점

산학 겸임 교사를 실업계 고교에 배치함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한 응답 결과, 기존 교사와의 위화감 조성 (34.2%), 전문 지식을 갖춘 산

업체 인사의 부족 (22,3%)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기타 의견으로는 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학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교수법 등 지도력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집단별로 산학 겸임 교사 배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

는데, 관련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교사 집단과 정부관계자 집단이 기존 교사

와의 위화감 조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Ⅲ-42> 참조).

<표 Ⅲ-42> 산학 겸임 교사의 실업계 고교 배치시 문제점

구분

교사
(N =452)

관련전문가
(N =26)

정부관계자
(N =46)

전체
(N =524) 비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기존 교사와의 위화감 조성 158 35.0 4 15.4 17 37.0 179 34.2

χ` =
16.805,
P < .05

전문 지식을 갖춘 산업체 인사의 부족 102 22.6 4 15.4 11 23.9 117 22.3

예산 부족 75 16.6 5 19.2 12 26.1 92 17.6

출·퇴근상의 어려움 등 기본조건 미비 63 13.9 5 19.2 4 8.7 72 13.7

기타 54 11.9 8 30.8 2 4 .3 6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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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행·재정적 지원 방안

1) 재구조화된 계열의 행·재정적 지원 기준

재구조화된 계열에서 실업계 고교의 행·재정적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계

열 단위 응답이 전체의 41.7%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행·재정적 지원이 계열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교사, 관련전문

가, 정부관계자 집단 전체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로 지지하는 행·재정적 지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교사 집

단이 학교 단위 를 지지한 반면, 관련전문가와 정부관계자 집단은 학과 단

위 를 지지하여 차이를 보였다(<표 Ⅲ-43> 참조).

<표 Ⅲ-43> 재구조화된 계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기준

구분

교사
(N =454)

관련전문가
(N =26)

정부관계자
(N =45)

전체
(N =525) 비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학교 단위 140 30.8 5 19.2 10 22.2 155 29.5
χ2 =

55.449,
P < .05

계열 단위 190 41.9 11 42.3 18 40.0 219 41.7

학과 단위 123 27.1 7 26.9 17 37.8 147 28.0

기타 1 .2 3 11.5 - - 4 .8

2) 행·재정적 지원 사항 및 주체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설치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

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원활한 교

사 수급의 지원, 시설 및 기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사의 행정업무 축소

지원에 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가운데 교사들의 행정 업무 축소는 이

미 앞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성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도 언급되었다.
또한 이러한 행·재정적 지원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가 중추적인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

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인정 도서의 개발 지원에 관한 행·재

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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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원 및 배치, 시설·기자재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전문교과 순회 교사

에 대한 가산점 부여, 교사 연수 기회 확대 및 지원, 교사의 업무 부담 축소,
기자재 공동 활용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

배적이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지도, 필요

교사 확보 및 유입을 위한 학교장의 인사권 부여,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적

인 재량권 부여, 강사 및 산업체 겸임 교사 임용, 산학협동 실습 프로그램

운영, 취업 기회 확보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같이 행·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

청, 단위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는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중요

한 요소들이므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표 Ⅲ-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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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4> 한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의 주체

지원사항
조사
집단

교육훈련
관련기관1)

유관교육
훈련기관2)

시도
교육청

교육인적

자원부
단위학교 지역사회3)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지도

교사 11(2.0) 16(2.9) 174(31.7) 59(10.7) 271(49.4) 18(3.3)

교육전문가 7(14.3) 3(6.1) 13(26.5) 6(12.2) 15(30.6) 5(10.2)

교육행정가 - 1(1.9) 33(61.1) 5(9.3) 14(25.9) 1(1.9)

전체 18(2.8) 20(3.1) 220(33.7) 70(10.7) 300(46.0) 24(3.7)

교원의 증원 및
배치

교사 6(1.2) 2(0.4) 322(61.8) 68(13.1) 121(23.2) 2(0.4)

교육전문가 5(11.4) 2(4 .5) 18(40.9) 9(20.5) 8(18.2) 2(4 .5)

교육행정가 - - 36(70.6) 11(21.6) 4 (7.8) -

전체 11(1.8) 4 (0.6) 376(61.0) 88(14.3) 133(21.6) 4 (0.6)

필요 교사 확보
위한 학교장의 인
사권 부여

교사 5(1.0) 5(1.0) 160(32.2) 50(10.1) 267(53.7) 10(2.0)

교육전문가 3(7.3) 1(2.4) 16(39.0) 6(14 .6) 9(22.0) 6(14 .6)

교육행정가 - 1(2.0) 24()49.0 5(10.2) 18(36.7) 1(2.0)

전체 8(1.4) 7(1.2) 200(34 .1) 61(10.4) 294(50.1) 17(2.9)

시설·기자재 확
보 위한 재정 지
원

교사 14(2.6) 14(2.6) 242(44 .8) 213(39.4) 44(8.1) 13(2.4)

교육전문가 6(11.8) 4 (7.8) 15(29.4) 15(29.4) 5(9.8) 6(11.8)

교육행정가 4(6.6) 1(1.6) 23(37.7) 29(47.5) 1(1.6) 3(4 .9)

전체 24(3.7) 19(2.9) 280(42.9) 257(39.4) 50(7.7) 22(3.4)

전문교과 순회 교
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교사 7(1.5) 9(1.9) 327(68.1) 60(12.5) 72(15.0) 5(1.0)

교육전문가 4(10.5) 1(2.6) 21(55.3) 6(15.8) 5(13.2) 1(2.6)

교육행정가 - 1(2.2) 39(86.7) 4 (8.9) 1(2.2) -

전체 1(2.0)1 11(2.0) 387(68.7) 70(12.4) 78(13.9) 6(1.1)

인정 도서의 개발
지원

교사 25(4.7) 38(7.2) 174(33.0) 227(43.0) 56(10.6) 8(1.5)

교육전문가 5(12.2) 4 (9.8) 14(34.1) 12(29.3) 5(12.2) 1(2.4)

교육행정가 - 3(5.3) 29(50.9) 19(33.3) 6(10.5) -

전체 30(4.8) 45(7.2) 217(34 .7) 258(41.2) 67(10.7) 9(1.4)

교사 연수 기회
확대 및 지원

교사 24(4.5) 29(5.4) 287(53.2) 139(25.8) 55(10.2) 5(0.9)

교육전문가 5(10.4) 5(10.4) 18(37.5) 10(20.8) 7(14 .6) 3(6.3)

교육행정가 2(3.3) 4 (6.6) 32(52.5) 20(32.8) 3(4 .9) -

전체 31(4.8) 38(5.9) 337(52.0) 169(26.1) 65(10.0) 8(1.2)

해당 학교 운영에
관한 재량권 부여

교사 3(0.6) - 106(21.5) 55(11.2) 317(64 .4) 11(2.2)

교육전문가 3(8.1) 1(2.7) 13(35.1) 6(16.2) 14(37.8) -

교육행정가 - 1(1.9) 17(32.1) 6(11.3) 27(50.9) 2(3.8)

전체 6(1.0) 2(0.3) 136(23.4) 67(11.5) 358(6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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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4> 계속

지원사항
조사
집단

교육훈련
관련기관1)

유관교육
훈련기관2)

시도
교육청

교육인적

자원부
단위학교 지역사회3)

교사의 업무 부
담 축소

교사 4(0.7) 7(1.3) 214(39.6) 143(26.5) 165(30.6) 7(1.3)

교육전문가 2(5.0) - 14(35.0) 10(25.0) 12(30.0) 2(5.0)

교육행정가 - 7(10.6) 23(34 .8) 17(25.8) 18(27.3) 1(1.5)

전체 6(0.9) - 251(39.7) 170(26.9) 195(30.9) 10(1.6)

강사 및 산업체
겸임 교사 임용

교사 18(3.5) 20(3.9) 154(29.9) 35(6.8) 271(52.6) 17(3.3)

교육전문가 8(16.7) 4(8.3) 11(22.9) 2(4 .2) 15(31.3) 8(16.7)

교육행정가 4(7.0) 3(5.3) 13(22.8) 5(8.8) 32(56.1) -

전체 30(4 .8) 27(4.4) 178(28.7) 42(6.8) 318(51.3) 25(4.0)

산학협동 실습
프로그램 운영

교사 66(11.5) 83(14 .5) 111(19.4) 31(5.4) 248(43.3) 34(5.9)

교육전문가 10(19.2) 8(15.4) 7(13.5) 1(1.9) 17(32.7) 9(17.3)

교육행정가 5(7.8) 6(9.4) 10(15.6) 3(4 .7) 37(57.8) 3(4 .7)

전체 81(11.8) 97(14 .1) 128(18.6) 35(5.1) 302(43.8) 46(6.7)

기자재 공동 활용

교사 55(9.8) 102(18.1) 186(33.0) 25(4.4) 163(28.9) 33(5.9)

교육전문가 8(15.4) 10(19.2) 14(26.9) 2(3.8) 10(19.2) 8(15.4)

교육행정가 7(10.9) 7(10.9) 21(32.8) 2(3.1) 23(35.9) 4(6.3)

전체 70(10.3) 119(17.5) 221(32.5) 29(4.3) 197(28.9) 45(6.6)

취업 기회 확보

교사 112(19.0) 74(12.5) 52(8.8) 49(8.3) 199(33.7) 104(17.6)

교육전문가 15(29.4) 4(7.8) 5(9.8) 3(5.9) 13(25.5) 11(21.6)

교육행정가 12(16.0) 8(10.7) 6(8.0) 3(4 .0) 31(41.3) 15(20.0)

전체 139(19.4) 86(12.0) 63(8.8) 55(7.7) 243(33.9) 130(18.2)

※ 복수 응답 결과

1) 교육훈련 관련 기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시·군·구청, 창업교육센터, 인력

은행, 노동사무소 등

2) 유관 교육훈련 기관: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3) 지역사회: 각종 협의회, 단체,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 . 시사점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경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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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필요

하다 는 응답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계열 재구조화가 요구된다는 공감대를 확

인하였다. 이러한 계열 재구조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실고 계열 변경(안)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

장을 취하고 있으나, 계열의 수가 많고 일부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실고 계열 변경(안)에 제시된 계열 수 및

명칭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고에서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해 실

고 계열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계열을 운영하는 문제에서는 한 고교에서 한 개의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진로지도 측면에서는 한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

하는 방식이 운영의 측면에서 용이하지만, 교사 수급 측면, 교육과정 운영

측면, 시설·설비 활용 측면, 행·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운영

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의 학교에서 여러 계열을 원활하

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 측면, 교육과정 운영 측면, 시설·설비 활

용 측면, 행·재정적 지원 측면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 개의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때 교육과정 운영 측

면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성과 학생의 희망을 모두 수용한 교육과정 개

설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

이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축소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 를 구

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하나의 학교에서 개설

한 계열의 전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

은 다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의 학교나 산업

체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 이수를 연계·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 간 이수 단위의 인정 문제와 학생 생활지도 및 성적

표 관리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교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전공 취득이나 유사 전공 이수를 통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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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기존

교사를 최대한 근무하도록 하거나 산학 겸임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단, 산학 겸임 교사를 배치할 때에는 기존 교사와의 위화감

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구조화된 계열의 행·재정적 지원은 계열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며,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가 행·재정적 지원

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실업계 고교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의 고등학교 단계 직

업교육은 수월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계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

정이 편성·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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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업계 고교의 계열 재구조화 방안

1.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편의 방향 및 기본 전제

가 .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편의 방향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편의 방향을 직업과정과 일반과정의 통합, 계열

간의 통합, 학습과정의 모듈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1) 직업과정과 일반과정의 통합적 고려

실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서 검토해 볼 때 학생들 본인이 설계하는 경

로에 따라 다수 계열의 전문교과를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교 졸업 후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

로에 비추어 일반교과와 다양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시각에서의 계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합형 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5개교를 시범 운영하

고 있으며,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통합형 고교가 선호되는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계열(학습과정)간의 통합적 고려

근래 각광받는 어휘 중의 하나가 기술융합 또는 복합학문 이라는 용어이

다. 많은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 분야가 다른 다수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고교 직업교육과정에 있어서도 특정직업에 대한 준비시기가 늦어

지고, 산업 및 직업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많은 수의 특수한 프로그램

이 적은 수의 광역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1980년

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고교의 직

업교육 프로그램 수가 크게 줄었으며, 핀란드에서는 650개의 세분화된 직업

프로그램이 25개 기초학습분야와 250개 전문분야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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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업과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것

은 관련된 다수의 전문기술에 관한 능력이며, 이와 함께 의사소통능력, 문제

해결능력, 네트웍능력, 정보능력 등 일반적 능력(generic skills)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인 능력은 우리나라에서 직업기초능력 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으

며, 미국·독일 등에서 고용주들이 채용결정을 하거나 보수를 정할 때 이러

한 일반능력이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고교 수준의 직업교육 계열 및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분야간의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동시에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능력의

습득에 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 학습과정의 모듈화에 대한 고려

학습 과정의 모듈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에게 서로

다른 영역의 과목을 조합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넓혀주며, 동시에 프로그램

의 이수 순서와 속도에 자율성을 제공해 준다. 영국과 핀란드에서는 학생들

이 주어진 코스를 그대로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기술적 조합

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노동시장에서의 기

회와 자신의 흥미에 따라 스스로의 학습과정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영국에서 직업교육의 모듈화는 이미 교육과정 미이수라는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정도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모듈구성을 가지고 언제

든지 학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결과는 나중에 다시 시작하는 계

속교육 또는 현장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고 평가된 자격에 의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듈형 교육과정은 필요한 시설의 확보와 탄력적인 시간표 편성

등의 변화 없이 그 자체로서 학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어렵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반대로 젊은이들이 부분적인 기술과 자격만을 가진 채 교육을

마치도록 할 우려도 있다. 또한 개별화된 학습경로를 중시하는 교육훈련체제

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이 아니다. 이러한 체

제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만 효과적

인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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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듈형 학습경로는 개념적으로는 일관성을 가지

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학습을 위한 젊은이의 자세와 능력, 질 기준에 관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16세학생의 등록률이 1980년대의 50%

에서 1996-97년에 70%로 상승하였으나 17세학생의 58%, 18세학생의 18%만

이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고교직업과정을 1년 내지 2년

만 이수하고 3단계 NVQ나 GNVQ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학업을 중단하

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모듈형 제도가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학점을 축적하도록

장려하는 정도는 앞으로 검증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학생이 주어진 과정을 쉽게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

이 하나의 완성된 과정을 이수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모듈형 교육과정은

고용주의 기술요구와 제3차교육의 입학요건이 분명하게 규정된 나라에서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 경제·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조합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의

모듈화에 있어서는 가급적 주어진 각 단계를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체제로

구상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기본 전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충분히 고려

실업계 고교 계열을 재구조화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배경 변인들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한다.
- 산업 구조의 변화

- 직업 구조의 변화

- 교육 내용 및 기술 수준의 변화

- 사회적 환경의 변화

-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변화

- 실고 교육의 내적인 환경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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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자의 요구 반영

교육 공급자의 입장보다는 교육 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산업체

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실업계 고교 교육의 경우 일반계 고교

교육과는 달리 직업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이 주된 교육 목적 중의 하나이

다. 따라서 산업체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3) 교육 내용의 계열간 중복 최소화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는 명칭별로 볼 때 모두 367개로 나타났다(<표 Ⅳ-1> 참조).

<표 Ⅳ-1>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학과 명칭 수 현황

구 분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가사·
실업계

수산·
해운계

계

학과 명칭 수 55 181 92 20 19 367

각 계열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과들 가운데 학과 특성상 교육내용이 중복

되고 있는 영역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관련분야 현행 계열 명칭

레저 관련

식품 관련

관광 관련

디자인 관

유통 관련

IT 관련:
환경 관련

기계 관련

토목 관련

경영 관련

지적 관련

공예 관련

농업, 가사·실업

농업, 공업, 수산·해운

상업, 가사·실업

공업, 상업, 가사·실업

농업, 상업

공업, 상업

농업, 공업, 수산·해운

농업, 공업, 수산·해운

토목 관련: 농업, 공업

경영 관련: 농업, 상업

지적 관련: 농업, 공업

공예 관련: 공업, 가사·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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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의 계열별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학과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계속교육과 종국교육 측면 모두 고려

전통적인 의미에서 실업계 고교 교육의 주된 목적은 졸업 후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평생교육이 강조되

면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2년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실업계 고교 졸업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49.8%

가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진학률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Ⅳ-2> 참조). 따라서 실업계 고교 계열을 재구조화함에

있어 계속교육적인 측면과 종국교육적인 측면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표 Ⅳ-2>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구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미취업자 미상
진학률

(%)
취업률

(%)

1970 62,854 6,033 31,569 814 11,979 12,459 9.6 56.4

1980 201,057 23,019 102,812 1,494 44,908 28,824 11.4 58.2

1990 274,150 22,710 210,113 1,402 16,108 23,817 8.3 84.0

1995 259,133 49,699 190,148 333 7,582 11,371 19.2 90.9

1996 274,696 60,373 196,403 313 6,973 10,634 22.0 91.8

1997 273,912 79,961 177,532 375 4,691 11,353 29.2 91.7

1998 302,416 107,824 164,075 847 16,468 13,202 35.7 84.7

1999 290,892 112,130 148,478 797 16,007 13,480 38.5 83.4

2000 291,047 122,170 149,543 523 10,508 8,303 42.0 88.8

2001 270.393 121,170 130,968 481 10,140 7,393 44.9 88.2

2002 231,127 115,103 104,138 347 6,155 5,382 49.8 90.0

주)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하자/ 당해년도 졸업자) 100

취업률 = 취업자 수/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입대자 수) 100

자료: 교육부.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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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기술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직업기초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력은 개개인에게만 요구되

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

계 고교 계열 또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지니는 구조로 확립되어야 한다.

2. 실업계 고교의 계열 재구조화 방안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및 현장 요구 조사 그리고 세미나를 통

해 개진 된 의견을 반영하여 8개의 새로운 계열 구조가 도출되었다. 현재의

5개 계열은 각각 생물산업 계열, 공업 계열, 경영·사무 계열, 해양산업 계

열, 가정·보건 복지 계열로 그 명칭이 변경 또는 유지되었고, 이외에 정보

통신산업 계열, 디자인산업 계열, 그리고 문화·레저 산업 계열이 신설되었다.

현재의 농업 계열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업연관 산업 및

농업지원서비스 등의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 생물산업 계열로 그 명칭을 변

경한다. 관련된 학과들로는 식량자원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조경과, 환경보전과, 관상원예과, 산림자원과, 생명과학과, 생물공학과 등을

들 수 있다.

현재의 공업 계열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다른 적

절한 명칭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들 때문에 그대로 계열 명칭을 유지한다. 그

러나 미래에는 제조기술 계열, 엔지니어링 계열 등 핵심 기술 분야 별로 세

분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현재의 상업 계열은 전산업 영역에 있어서 경영 일반 및 사무 등의 분야

를 아우르도록 하기 위해 경영·사무 계열로 명칭을 변경한다. 관련된 학과

들로는 경영정보과, 세무회계과, 통상정보과, 유통경영과, 사이버유통과, 전자

상거래과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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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현재의 수산·해운 계열은 최근 해양산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 산업

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산업 및 해운업 전반을 포괄하기 위

해 해양산업 계열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 관련 학과들로는 수산양식과, 해양

환경과, 항해 정보과, 선박운항관리과, 해양산업과 등을 들수 있다.

현재의 가사·실업 계열은 의식주, 보육, 이·미용, 조리 등 개인 및 보

건·복지 서비스 분야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 가정·보건 복지 계열로 그 명

칭을 변경한다. 이 계열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가정·보건 서비스계

열로 제시되었으나 세미나에서 서비스 란 용어 대신에 복지 란 용어로변

경하는 방안이 타당성을 갖고 제시되어 최종 수정되었다. 관련 학과들로는

의상디자인과, 식품 디자인과, 보육과, 노인생활지원과, 보건간호과, 피부미용

과, 유아교육과, 주거환경생활과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통신기

기,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 계열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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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건 복지 계열

＋
정보통신산업 계열

디자인산업 계열

문화·레저산업 계열

변경

신설



관련 학과들로는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서비스과, 정보검색과, 정보통신부품

과, 방송서비스과 등을 들 수 있다.

디자인 산업분야의 발전 추세 및 이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디자인산업계열을 독립적으로 신설한다. 관련 학과 들로는 패션산업

과, 광고산업과, 그래픽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패키지디자인과, 편집디자인

과, 실내디자인과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전략 산업 분야의 하나인 CT를 강화하고, 최근 활발하게 학과 신설이

증대되고 있는 이 분야의 학과군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문화·레저산

업 계열을 신설한다. 관련 학과들로는 애니메이션과, 만화과, 영상미디어과,

대중음악과,관광호텔과, 관광레저과, 레포츠과, 골프관리과, 스포츠 마사지과

등을 들 수 있다.

3. 실업계 고교의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따른 학과 예시(안)

학과 편제 원칙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가. 8개 계열의 고유한 특성에 알맞도록 학과를 편제한다,

나. 2개의 계열에 걸쳐있는 학과의 경우는 주가되는 학과의 성격에 따라

배치한다.

다. 학과를 이수한 졸업생이 취업하게될 산업분야의 계열에 해당 학과를

배치한다.

라. 해당 학과 이수 후 진출하게될 고등교육기관 분야 , 학문 분야 및 자

격증 취득 분야 등을 고려한다.

마. 교육과정 상에 제시된 학과군의 전문교과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

한 계열에 해당 학과를 배치한다.

바. 새로운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따른 현행 학과 배치 예시안은 운영중인

교육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시되어야 하나 현재는 단순히 학과명

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이론의 여지가 많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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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새로운 계열구조에 따른 관련 분야 및 주요 학과를 예시적으

로 나타낸 것이다.

<표 Ⅳ-3> 실업계 고교 계열별 관련 분야 및 학과 예시

계열
명칭

관련 분야 관련 학과 예시

생물

산업
계열

농업생산을 포함하여 농업연관

산업 및 농업지원서비스 등의
분야

식량자원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식품가공

과, 조경과, 환경보전과, 관상원예과, 산림자원
과, 생명과학과, 생물공학과 등

공업
계열

기계, 금속, 건설, 전기, 전자
등의 기간 산업 분야

기계과, 금속과, 전기과, 전자과, 토목설계과,
건축과, 뉴세라믹 가공과, 섬유과, 항공과, 자

동차과, 배관과, 자동화설비과, 지적과 등

경영

·사무
계열

전산업 영역에 있어서 경영 일
반 및 사무 등의 분야

경영정보과, 세무회계과, 통상정보과, 비서과,
유통경영과, 사이버유통과, 무역과, 정보사무

과, 판매·유통과, 사무자동화과, 전자상거래과
등

해양
산업

계열

수산업, 해운업 등의 분야 어업과, 수산양식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항해과, 선박운항과, 공조냉동과, 해양산업과

등

가정

·보건
복지

계열

의식주, 보육, 이·미용, 조리

등 개인 및 보건 서비스 분야

자수과, 의상과, 조리과, 보육과, 노인생활지원

과, 보건간호과, 미용과, 피부미용과, 유아교육
과, 주거환경생활과 등

정보
통신

산업
계열

정보통신 서비스(부가통신, 기
간통신, 방송), 정보통신기기 (통
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소프트웨어 (패키지 S/ W, 컴퓨

터 관련 서비스, DB제작서비
스, 정보검색 대행 서비스) 등

의 분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서비스과, 통신기기과, 정
보검색과, 정보통신부품과, 방송서비스과, 멀티

미디어과, 소프트웨어과, 컴퓨터공업과 등

디자인

산업
계열

패션산업, 영상산업, 광고산업

등의 분야

그래픽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광고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패키지디자인과, 편집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등

문화
·레저

산업
계열

문화 및 레저산업 등의 분야 애니메이션과, 만화과, 영상미디어과, 대중음악
과, 관광경영과, 관광안내과, 관광레저과, 레포

츠과, 골프관리과, 관광호텔과, 관광공예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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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과를 계열 재구조화 안에 따라 학과

편제(안)을 작성한 자료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 개편 전후의 학교수, 학과수, 학급수, 정원, 학생수

등의 현황을 제시하면 <표 Ⅳ-4>과 같다. 개편 계열의 학교수는 해당학교에

설치된 학과를 토대로 해서 해당 계열의 학교로 구분하여 중복 산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수가 775개에서 2779개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1개의 학교에 2∼3개의 계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물 산업 계열의 경우는 관련학과가 39개로 10. 6%

를, 공업 계열의 경우는 151개로 41.0%를, 경영·사무 계열의 경우는 48개로

13.1%, 해양 산업 계열의 경우는 48개로 13.1%, 가정·보건·복지 계열의 경

우는 19개로 5.2%, 정보통신 산업 계열의 경우는 27개로 7.4%, 디자인 산업

계열의 경우는 39개로 10.6%, 마지막으로 문화·레저 산업의 경우는 30개로

8.2%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5개 계열로 분포되어 있는

376개의 학과를 새로운 실업계 계열의 구조 속에서 편제시켜 본 결과를 볼

때, 현행보다는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

의 변화 및 기술 영역을 고려하여 제시된 계열 구조 개편안이 교육과정의

차별성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계열 구조를 토대로 해당 분

야의 공통된 지식과 기능들이 추출되어서 교과목이 편제되고 교육 내용이

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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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편 전·후의 학교 현황 비교 종합표

기존
계열

학교수 학과수 학급수 정원 학생수
개편
계열

학교수* 학과수 학급수 정원 학생수

농업
23

(3.0)
55

(15.0)
820
(5.0)

29,747
(4.5)

23,866
(4.0)

생물
산업

168
(6.0)

39
(10.6)

567
(3.6)

20,323
(3.2)

16,672
(2.9)

공업
213

(27.5)
181

(49.3)
7,051
(43.4)

289,654
(44.1)

260,367
(44.1)

공업
1,066
(38.4)

151
(41.1)

6,553
(41.0)

266,455
(41.3)

235,508
(40.7)

상업
264

(34.1)
92

(25.1)
7,986
(49.2)

321,882
(49.0)

293,511
(49.7)

경영·
사무

991
(35.7)

48
(13.1)

6,673
(41.8)

269,711
(41.8)

246,156
(42.5)

수산·
해운

7
(0.9)

19
(5.2)

170
(1.0)

7,078
(1.1)

5,084
(0.9)

해양산업
26

(0.9)
14

(3.8)
99

(0.6)
3,981
(0.6)

2,766
(0.5)

가사·
실업

78
(10.0)

20
(5.4)

191
(1.2)

7,486
(1.1)

6,997
(1.2)

가정·
보건

서비스

53
(1.9)

19
(5.2)

180
(1.1)

7,379
(1.1)

6,749
(1.2)

종합
190

(24.5)
정보통신

산업
121
(4.4)

27
(7.4)

629
(3.9)

25,167
(3.9)

23,696
(4.1)

기타
31

(0.2)
1,029
(0.2)

869
(0.1)

디자인
산업

192
(6.9)

39
(10.6)

887
(5.6)

36,558
(5.7)

33,331
(5.7)

문화·레
저 산업

162
(5.8)

30
(8.2)

390
(2.4)

15,240
(2.4)

13,807
(2.4)

총계
775

(100.0)
367

(100.0)
16,249
(100.0)

656,876
(100.0)

590,694
(100.0)

총계
2,779

(100.0)
367

(100.0)
15,978
(100.0)

644,814
(100.0)

578,685
(100.0)

* 개편 계열의 학교수는 해당학교에 설치된 학과를 토대로 해서 해당 계열의 학교로

구분하여 중복 산정함(1개 학교에 2∼3개의 계열이 존재할 수도 있음)

주 : ( ) 안은 총계에 대한 비율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1).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자료

4. 재구조화에 따른 실업계 고교 발전 방안

이 연구를 통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이 도출되었고, 이와 관련

된 구체적인 요구 조사가 수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재구조화를 통한 실업

계 고교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기본 방향

계열 재구조화를 통한 실업계 고교 발전 방안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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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 반영을 통한 노동 시장과의 연계 강화 및 현

장 적합성을 제고한다.

실고의 정체성 확보 및 정당성 강화를 통한 스티그마를 제거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 및 경쟁성을 확보한다.

실고의 수직 수평적 연계 강화 기제를 제공한다.

행재정적 지원 확대 근거 확보 및 유도를 강화한다.

학생 선발, 취업, 진학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새로운 입시제도에 따른 적용 기준을 제시한다.

교원 선발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실고 계열 구조 관련 이론적 배경, 법적 근거 및 통계 자료 작성의 현

실화를 유도한다.

나.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를 통한 기대 효과 및 발전 방안

현행 계열의 문제점 및 계열 재구조화를 통한 기대 효과 및 발전 방안을 9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교의 위상 강화 및 정체성 확보 측면에서는 계열 구조 개

편을 통해 실고를 고등학교 단계의 기초직업교육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하

고, 실업계 고교의 성격을 산업 및 직업 구조를 반영하여 초기 입직 초기조

건 만족 및 직업기초 능력 함양을 위한 능력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일반계 고교와는 달리 기초 직업능력을 배양하는 직업교육 기관

및 지역평생직업교육센터로의 기능 확대해야 하며, 산업구조 및 기술 구조

변화에 따른 계열 재구조화 방안 수용을 통해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체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미지 개선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 및 경쟁성 확보 측면에서는 혼재된 기존 계열내의 학과 배치 문제

해소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의 신뢰성 및 유용성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

업계 고교 교육의 현장 적합성 확보 및 직무내용과 및 자격기준과 연계된

교육 내용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 수요자의 다양한 계열 선택권 확

대를 위해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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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실고의 수직 수평적 연계 강화 측면에서는 산업 및 직업구조에 변화

를 반영한 계열 구조 개편으로 노동 시장과의 연계 차원를 강화 시켜 나가

야 할 것이며,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직업훈련기관 등과도 연계를 강화

시키기 위한 기재룰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기관과및 자격제도

와의 연계 수월성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행재정적 지원 강화 기제 확립 측면에서는 신설 계열 및 학과 교원

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준 교육비 산출 기준

이 되는 계열 개편안 제시를 통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성 및 형평

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계열 명칭 관련 정부 부처의 협력 및 지원 유도가

용이(정통부:정보통신, 산자부:디자인, 문광부:문화·레저)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학생 선발, 취업, 진학 상담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는 산업구조별

로 다양화된 자료를 토대로 전문적인 입학, 취업, 진학 상담 자료 등을 개발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새로운 입시제도에 따른 적용 기준 제시 측면에서는 실고생의 동

일계열 지원 계열군의 정통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수능 시

험 계열군 조정 기준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실고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일곱째, 교원 선발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계열 재구조

화에 따른 새로운 자격증 표시과목의 신설 및 부족교사 문제해결을 위한 합

리적 기준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덟번째, 실고 계열 구조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통계 자료 작성의 현

실화 측면에서는 계열 구분에 대한 근거 규정을 확보함으로써 실업계 고교

의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각종 행 재정적 지원 요구 근거로 활용 할 수 있

으며,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분류 체계에 적용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고계열 구조 관련 이론적 토대 확립 측면에서는 실업계 고

교 계열 구조에 대한 학문적·이론적 근거 제시로 실업교육관련 학문의 정

통성을 확립하였으며,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영역의 확대 제시로 관련분야

모학문의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현행 계열의 문제점 및 계열 재구조화를 통한 실업계 고교 발전 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Ⅳ-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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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현행 계열의 문제점 및 계열 재구조화를 통한 발전 방안

구 분
현행 계열 구분
체계의 문제점

계열 재구조화를 통한 발전 방향

실업계
고교의

위상 강화
및 정체성

확보

·산업 및 직업 구
조를 반영치 못
한 계열 명칭 사
용으로 인한 실
업계고교의 부정
적 이미지 가중

·실고 교육의 실
효성 미흡

·직업교육 및 훈
련과의 차별성
미흡

·계열 구조 개편을 통해 실고를 고등학교 단계
의 기초직업교육 기관으로 위상 재정립

·고교의 성격을 산업 및 직업 구조를 반영하여
초기 입직 초기조건 만족 및 직업기초 능력 함
양을 위한 능력중심 교육과정 운영 유도

·일반계 고교와는 달리 기초 직업능력을 배양하
는 직업교육 기관 및 지역평생직업교육센터로
의 기능 확대

·변화에 따른 계열 재구조화안 제시를 통해 실
고 교육의 정체성 확보

·실고 계열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 및
경쟁성
확보

·기존의 계열내에
여러 성격의 계
열 관련 학과가
혼재되어 있음에
따라 계열 구분
의 정통성 미흡

·선택한 계열 및
학과에 대한 전
문적 교육과정
제공 미흡

·학생의 학습선택
권 보장 미흡

·혼재된 기존 계열내의 학과 배치 문제 해소를
통한 교육과정의 신뢰성 및 유용성 확보.

·고등학교 교육의 현장 적합성 확보
·교육과정 적용의 내실화

- 직무내용과 및 자격기준과 연계된 교육 내용
선정 가능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 강화
- 계열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과목 제시 가능

·학습 수요자의 다양한 계열 선택권 확대
- 학생의 학습선택권 확보
-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직업교육프로그램 제공

실고의
수직

수평적
연계 강화

·산업 및 직업구
조에 변화 반영
미흡으로 노동
시장과의 연계의
어려움 노정

·직업훈련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계열구분체계와
불일치

·자격제도 및 산
업체의 업종 분
류체계와 맞지
않는 계열 구분

·산업 및 직업구조에 변화를 반영한 계열 구조
개편으로 노동 시장과의 연계 강화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 강화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수월성 확보
·자격제도와의 연계 수월성 확보

- 자격기준과의 호완성 확보 및 학과의 정체성
확보

·인적, 물적, 정보자원 등 산학 협력 체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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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계속

구 분
현행 계열 구분
체계의 문제점

계열 재구조화를 통한 발전 방향

행재정적
지원 강화
기제 확립

·정부의 실업계 고
교에 대한 투자 정
체

·표준 교육비 산출
기준의 불합리

·관련 정부 부처의
협력 유도의 어려
움

·신설 계열 및 학과 교원의 원활한 확보
·표준 교육비 산출 기준이 되는 계열 개편안

제시를 통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
성 및 형평성 확보

·계열 명칭 관련 정부 부처의 협력 및 지원
유도 용이(정통부:정보통신, 산자부:디자인,
문광부:문화·레저)

학생 선발,
취업, 진학
상담의 전
문성 확보

·현행 계열 구조로
는 입학, 취업, 진
학 상담 자료 등의
새로운 자료 개발
에 한계가 있음.

·산업구조별로 다양화된 자료를 토대로 전문
적인 입학, 취업, 진학 상담 자료 개발

새로운 입
시제도에
따른 적용
기준 제시

·기존의 계열 체계
로 새로운 입시제
도에 부응하기에는
부적합함.

·실고생의 동일계열 지원 계열군의 정통성
확립
·향후 수능 시험 계열군 조정 기준 제시

교원 선발
의 효율성
제고 및 전
문성 강화

·기존의 계열군 중
심으로 자격증 표
시과목이 제시되어
있어 전문성 제고
에 어려움이 있음.

·따른 새로운 자격증 표시과목의 신설
·부족교사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기준 제
시

실고계열구
조 관련 법
적 근거 마
련 및 통
계자료작성
의 현실화

·현재 실업계고등학
교를 구분해 놓은
법적근거조항이 없
음(제 7차 교육과정
에는 --에 관한 교
과 로 제시됨에 따
라 하나의 과목 수
준으로 인식됨)

·계열 구분에 대한 근거 규정 확보
·통계자료작성 및 분류 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
-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연보에 사용중

인 전통적인 농, 공, 상, 수·해운 등의
계열 명칭을 직업교육 외적 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수정·신설함.

실고계열
구조 관련
이론적 토
대 마련

·계열 구분에 관한
명확한 논리적, 학
문적 근거가 없음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에 대한 학문적, 이론
적 근거 제시로 실업교육관련 학문의 정통
성 확립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영역의 확대 제시로
관련분야 모학문 의 학문적 토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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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 건의 및 제언

1. 정책 건의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26명 가운데 24명이 계열 재구조화에 찬

성하고 있었음이 간접적으로 그 필요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

기되었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정책적인 건의 사항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와 미래의 산업 및 직업구조를 포함할 수 있는 계열 명칭 선정

과 그에 걸맞는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

은 재구조화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각 계열에 속하는 세부 영역에 대한 내용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현재의 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완 및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계열의

직무 분석과 자격증 제도의 법제화 및 산재된 학과의 바람직한 배열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계열 재구조화가 단지 명칭만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실업계 고교의 질적 하락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계열 재구조화로 인하여 발전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을 축으로 하여 계

열 재구조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단순한 계열 재구조화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교의 재조직과

학교의 재구조화까지 이어져야 계열 재 구조화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를 통해 교원자격제도에 있어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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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구조화된 계열 구조에 부합하는 교원자

격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따라 한 학교 내에 여러 개

의 계열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 학교 내에 공업 계열, 경영·사무 계열, 정보통신산업 계열,

디자인산업 계열 등이 공존할 경우, 각각의 전공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계

열별로 다양한 예산 및 그에 따른 교원 확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계열의 구분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 실현될

때,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전문성을 갖춘 교원의 확

보 등을 통해 실업계 고교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일곱째, 교육과 훈련의 연계를 위한 NSS 개발이 필요하다. 지식정보화, 지

구촌화,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기술의 생성 소명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보다

경쟁력이 높고, 현장 적응능력이 우수한 인적 자원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

를 위해 이미 미국에서는 NSS,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NOS, 호주에서는 NCS

라는 표준화된 직무능력 기준을 통해 교육과 훈련의 실질적 연계 및 효율적

인 인력 개발 개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과 훈련기준, 자격검정기준, 고용 기준 등이 연계되어

있지 못해 인력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다. 교육시장

과 훈련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이 연계된 실질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도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직무능력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방안과 훈련기준, 자격기준도 재편성되어

야 할 것이다.

여덟째, NSS 개발과 연계된 실업계 고교 계열 재 구조화가 필요하다. 실

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실업계열 구조가 핵심 기

술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8개

계열 구분 보다 더욱 세분화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영역 구분에

서 탈피하여 산업 영역별로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핵심

기술 중심으로 국가 직무능력 표준 영역을 제시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등과 같이 실업계의 계열 구분도 이러한 분류 체계를 반영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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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계열 구조의 변화와 함께 교

육과정 체제도 외국의 NSS 체제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술 수준, 수행기준, 성

취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직무

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제시된다면 평생직업교육 측면에서 국가단위의

표준 직업교육과정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시도 및 학교 단

위에서 산업체에서 필요로하는 직무 능력 표준이 제시됨에 따라 학교 단위

에서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도움을 줄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NSS 개발 절차들을 고등학교단계 직업교육과정 개발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체제도 이들 표준 유니트 요소들을 참고해

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직무능

력표준 설정 연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의 고

등학교 단계 직업교육과정도 NSS와 연계되어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2. 제 언

가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제언

1)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실업계 고교 교육정책 방향 확립

앞으로의 정보통신 사회는 기존교육의 틀로는 다양한 사회의 인력과 기술

수요를 충당하기 힘든 사회이며, 기존 교육 체계의 전체적인 변화를 요구하

고 있다. 지식 기반 사회 속에서의 직업 교육방향이 이처럼 실용성 중심으

로 바뀌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인문중심의 교육과 교실중심의 교육

으로는 고도로 발달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후기 산업사회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후기 산업사회에 맞는 직업인이 되려

면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받는 직업 교육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

게 정규 직업 교육 기간 이후의 직업 교육과 훈련이 연속선상에 위치해야

하며, 정규 직업 교육 체제 내에서 개인들이 평생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사회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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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따라

서, 직업 교육의 기본 체제가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무

간의 전이가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구분도 사회적 패

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편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업

계 고교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실업계 고교 교육 철학의 정당성 확립

사회적 패러다임 수용과 함께 실업계 고교 교육에 대한 가치 또는 정당성

도 정책 추진의 기본 철학이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은 소비자 위주의 시장지배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학습으로부터 소외당할 위험이 있는 집단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그 시장에 개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우세하게 작

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 특징상 국가 기간 산업 발전과 중

소기업의 부족한 조립 가공 인력 수요 공급 차원 및 30만이 넘는 외국인 고

용인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도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

육훈련에 대한 국가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국민이 급격하게 세계화, 지식정보화 되어 가는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개인의 창의와 학습의 권리보장에 기초한 건전한 직업생활을 보장

한다는 차원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업계 고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본인의 의사보다

는 마지못해 종국적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환경

및 학습 능력 등이 일반계열의 학생들에 비하여 열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실업교육의 정당성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직업

생활의 개선·발전을 위한 평생교육기회 확대 및 건전한 직업생활 능력 배

양을 위해서 실업계 고교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백

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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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교육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의 직업생활 발전과

학습의 권리가 통합된 직업교육체제 유지를 위해서 실업계 고교 교육이 필

요하다

셋째, 우리 나라 산업 구조속에서 필요로하는 인력구조 및 양성을 성취·

유지하는 직업교육체제 유지를 위해서 실업계 고교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개인

을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담보하는 직업교육체제 발전을 위해서 실업계

고요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교육복지 실현의 지원

을 위한 직업교육체제 운영을 위해서 실업계 고교 교육이 필요하다(김영화

외 1999).

3) 계열 재구조화를 통한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체성 확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를 통해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한

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 교육은 종래의 완성 교육적 관점에서 벗어나

평생 교육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에서 재 설정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평생 교육적 관점에서 기초 직업 교육을 수행하

는 기관이어야 한다. 고등학교 직업 교육과정의 성격도 기존 교육과정의 개

념을 넘어서서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직업 기초 능력 + 기초

전문 교육 의 개념이 교육 목표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업 기초 능

력 배양과 함께 직업 영역별로 기초 전문 능력을 습득하게 하여, 직무에 적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목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 기능 및

능력을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켜 교육 목표 및 내용을 상세화 해야 할 것이

다.

둘째, 직업 교육을 통해서만이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결이 가능할 수

있다. 실업계 고교가 이러한 연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직접적인 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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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실업계 고교 교육의 주요 목표의 하나

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school-to-work transition)이 성공적으로 이뤄

지도록 돕는 것인데, 결국 교육과정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은 그 대상과 내용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맞춰

과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함으로 노동시장의 요구와 변화에 맞추

어 교육과정 구조가 개편되어야하며 그 내용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이 개편된다면 실업계 고교의 정체성을 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의 직업 교육의 개념은 직업 교육이 갖는 성격과 목적에 기

반해서 구체적으로 수준, 범위, 대상, 연계 기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그 수준, 대상, 범위에 관한 명확한 제시가

없어 왔으며, 단지, 교육과정상의 교육목표에 제시된 수준이었다. 그러나 새

로운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업 교육이 기존의 직업 교육과 차별적 성향

을 띠고 있는 실정에서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 영역별로 교육 목표가 명확하

게 제기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간의 연계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각 학교 급별로 서로 상이한 계열 형태로

제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

점이 파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체성 확립

차원 및 실질적 연계 교육을 위해 실업계 고교의 계열 구조를 고등교육기관

과 유사하게 개편해야할 것이다.

4) 지식정보사회 적응을 위한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체제의 변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 코스 또는 교과를 선택하도록 하여, 그

결과가 취업과 고등 교육 기관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서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 선택을 보장하며, 계속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다. 따라서 직업

교육과정은 수평적으로는 통합 운영이, 수직적으로는 연계 운영이 가능한 탄

력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종별로 특성화·다양화된 유연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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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 시장 정보를 통해서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교육 정보를 통해서 배출된 인적 자산의 가치

를 확립해 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호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국가, 시도, 학교 단위에서 운영·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 교육과 노동 시장의 연계 체제를 확립시키고 직업 교

육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변호걸 외 2001)

넷째, 국가의 인력 개발 정책 및 경제 구조 변화에 긴밀히 연동되기 때문에

산업 사회 변화 및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해야 한다. 다섯째, 산업체의 참여

를 확대하고,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직업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 산업

체 인사를 적극 개입시켜야 한다.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교

재학생의 위탁교육 프로그램 및 성인 학습자를 위한 야간 및 계절제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평생교육센터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실업계 고교 교육 과정의 구조 및 운영체제의 개선

법적 체계로 보아 초·중등교육법에 위임된 사항은 법적 절차를 밟아 최

소한의 내용으로 고시하고, 직업 교육과정은 종래의 해설서 형식을 넘어서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직업 교육훈련협의회에서 대상별로 직업 교육과정의

개념, 성격, 계획(직업 교육 기관 정보 : 학생, 교원, 프로그램, 시설, 자료, 교

육 재정 등), 전개(직업 분야와 연계), 편성·운영·평가, 연계 기제(자격증,

학점 인정 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학생자신의 비전, 장래 목표, 진학 또는 취업 계획 등이 포함된 생애

학습 계획서(Career & learning plan)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은 직업 교육훈련

정책심의회가 담당하는데, 다양한 정책 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되며,

이러한 직업 교육과정 운영의 원활한 운영 및 뒷받침을 위해 직업 교육 관

련법(직업 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실고 교육

과정 구성 및 운영시에는 이러한 연계 체제가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 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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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서의 이러한 대안들을 학교 단위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에 제시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실업계 고교 교육이 제공되어

야 한다.

나.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향후 과제에 대한 제언

1) 현장경험의 강화

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한 학습, 즉 현장학습 (w ork-based learning)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2001년에 직업경로 학생의

20%가 도제제를 택하였으며, 최근 현장실습이 모든 고교 직업교육에서 정규

커리큘럼의 일부로서 의무화되었다. 도제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현

장경험이 직업교육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간제

또는 방학중 취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흔히 얘기하는 지식경제에서의 지식 은 기호화되고 논리적으로 표현되는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과 함께 개인에 의해서 체화된(embodied) 지

식, 즉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포함한 지식을 지칭한다. 이러한 암

묵적 지식은 지식과 기술의 혁신과 확산 및 활용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이는 결코 학력 수준과 대체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다. 즉 이러

한 암묵적 지식은 현장에서의 통합적 경험학습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현장적합성을 기업이 실업계고교 졸업생 또는

직업교육에 요구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결부된 현장경험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용주와 학생간의 상호이해 및 구

직·구인 등에 도움이 되고 둘째, 학습을 맥락이 있고 응용지향적인 것이 되

게 하여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셋째, 적극적인 태도를 포함하여 중요

한 일반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넷째, 기업의 훈련담

당자가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조직으로서의 기업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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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걸쳐 다수의 국가에서 산학협동을 통한 현장실습에 많은 투자

를 했으며, 시간제 또는 방학중 일을 갖는 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현장경험은 그 목적, 성격, 조직에서 국가내 또는

국가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동 경험의 학습 집약도

와 기업에 대한 요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또는 방학

중에 폭넓은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잠정근로계약이나 적정 임금에 관한 노동

시장조치와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학사일정 운영 등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중심의 현장경험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질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학생을 훈련하는 사업장 및 고용주의 선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학교와 기업이 주인의식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 대해 일방적인 투자 또는 노력을 요구하는 방

식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개 3학년 2학기에 실시되는 현장경험이 조기취업 으

로 인식되고 있다. 현장실습에서 적절한 업체의 선정,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편성, 교사의 현장지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에 일조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여 적절한 업체가 선정되고,

실습 프로그램이 편성된 경우에 한해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건

실한 업체의 경우에 학업성취도가 높고 성실한 학생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머지 학생의 경우는 전국 실업계고교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실습소 또는 직업전문학교·기능대학·대기업 훈련원 등에서의 교사지

도 실습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효과적인 기관적 틀 및 시행과정

효과적인 현장경험을 통하여 실업계 고교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

를 지원하는 강력한 기관적 틀(institutional framew ork)이 필요하다. 현장실

습 대상기업의 선정과 운영을 개별 학교나 기업에만 맡겨두는 경우 그 성과

는 크게 제약될 것이며, 고용주단체와 학교체제로부터 적절한 기관적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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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할 것이다. 산학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개

이러한 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잘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기관들은 그 성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며, 도제제 또는 준도

제제의 경우 산업계가 직업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학교

와 개별기업간의 강한 연계가 졸업생의 취업을 촉진한다. 이러한 기관적 틀

은 중앙의 규제와 지방의 탄력성이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다.

교육기관, 고용주 및 지역사회간의 파트너십은 많은 국가에서 지역적인 요

구에 부응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만, 고용주 조직과 학교체제의

기관적 틀에 의해 지원될 때 보다 촉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기관과

고용주간의 매개체(intermediary bodies)를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기관은 학

생이 폭넓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간

의 네트웍 확대에 기여한다. 또한 채용 전문성으로 기업을 지원하며, 전문적

인 노동시장 지식으로 학생을 돕기도 한다.

관련 집단간 파트너십의 형성에는 각 집단에 속한 개인간의 효과적인 관

계도 요구되며, 이러한 관계는 정보공유의 질을 향상하고, 신뢰와 상호책무

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교중퇴자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학교체제

및 지역사회에 환류시키는 것도 네트웍 형성 및 정보공유를 필수적으로 요

구한다고 할 수 있다.

실고 학생들이 적정한 실습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적 성격

의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부터 현

장실습중계 전담기관 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2.4월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대통령보고서에서도 이

러한 기관의 설치를 건의하고 있다. 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연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계 기관이 필수적인 것이다.

3) 진로지도의 강화

실업계고교 학생이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학습과정을 택하고, 가치 있는

기술을 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기술·인력 수요에 대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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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정보와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전문가의 안내가 있어야 한다. 질 높은

정보의 제공 및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은 직업과 학습과정의

결정에 중요하며, 여기에 더하여 개별적인 권고와 안내는 개인의 흥미와 목

표를 명료히 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기회와 위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정보제공 및 상담 은 고용 유형이 급속하게 변하고 날로 복잡해지기 때문

에 보다 중요해진다. 즉 직업별 조직화가 약해지고, 새로운 직업과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은 활동이 부각되며, 교육과 직업세계를 연결하는 경로가 다양해

지기 때문에 정보제공과 상담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

라에서 정보제공 및 상담이 개인의 능력과 흥미를 특정 직업이나 코스와 연

결시켜 주는데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력설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들을 참고하면 대

부분의 졸업생이 제대로 된 진로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단위학교 안에서 정보제공 및 상담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점은 정책적 일관성의 부족을 말해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

정보제공 및 상담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적정한 비

용으로 제공하는 문제이다. 기존의 학급중심(classroom-based) 및 상담자중심

(counsellor-based)의 방법은 변화하는 학습경로와 직업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하기 어렵게 한다. 특히 상담자중심의 모델은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질 높은 진

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ⅰ)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생산된 질 높은 직업 및

학습경로 정보를 활용하고, ⅱ) 학생들이 전산화되고 온라인화된 기술을 이

용하여 스스로를 평가하며, ⅲ) 모든 학생이 실제 직업환경을 경험할 수 있

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ⅳ) 고용주, 학부모 및 졸업생 등 지역사회 인사

가 체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실고 과정을 통한 평생학습 기반의 강화

실업계 고교에서 충실한 교육을 시키고, 학생이 전공에 부합하는 견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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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취업하였다고 하여도,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식

사회에서는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생애를 통한 학습(Lifelong

Learning)은 주요 선진국가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지도적 이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외형적으로는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

업계고교 과정을 통해 평생학습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기

관에 중점을 두는 구조적인 접근과 교수·학습과정을 주로 하는 학습자중심

접근의 2가지 방법이 있다.

교육기관에 중점을 두는 구조적인 접근에서는 학습 경로의 연속성을 향상

하기 위한 다수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계속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한

실고 졸업생에게 제3차교육기관을 개방하기도 하고, 오스트리아·스위스 등

도제제도 국가에서는 상급 도제자격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영국에서는 통합

된 자격제도를 통하여 정규교육과 계속교육을 포괄하고, 모듈체제로 시간경

과에 따라 학점을 누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 중심의 접근방법에서는 학습 과정을 통하여 평생학습의 기반을 조

성하기 위하여 학습을 보다 흥미 있고 적절한 것으로 만들어 학생을 동기화

하고, 계속학습에 필요한 학습능력을 구비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학습의 필

요를 인식하고 흥미를 유지하며, 자신의 학습에 대해 보다 많은 책임을 수용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학습결과를 지역사회나 작업장 환경에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고, 반대로 현장학습 결과를 교실로 환류시키며 여러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등의 방안

이 필요하다.

5) N SS 개발 절차를 준용한 교육과정 개발 방법의 전환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 방법 및 기구는 각 국가

마다 다르지만 직무능력을 추출해내는 과정은 유사하다. 각 국가의 공통적이

고 일반적인 NSS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단계로 해당 산업 분야의 노

동 시장 현황, 규모, 기술 특성 등을 분석하여 가장 유망하고 필요한 산업

군이 선정된다(예를 들면 핵심 기술로 구분되는 자동차, 조선, 항공, IT, 석유

화학, 금속, 건설, 토목 등의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선택). 두번째 단계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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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해당 산업 분야의 직업 구조도(functional analysis) 또는 직무분류 체계표

가 작성된다. 이 때 직업 구조 행열은 종으로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input -

process-output 개념으로 작성되고, 횡으로는 세분화된 기술의 영역으로 구분

되어 진다(예를 들면 종으로는 기획/ 개발/ 분석/ 평가/ 운영/ 판매이고, 횡으로

는 전기기기/ 전기설비/ 전기 공사/ 송배전/ 발변전 등). 이 작업은 직무능력

도출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직종의 구성을 세분화시키는 것이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각 직종별로 직무 분석을 실시해서 작업요소, 수행 단계, 요구되

는 지식·기능·태도 등이 추출된다. 마지막으로 직무능력표준이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직무능력 표준 유니트는 직무능력명/ 산업분야/ 직무수행 내용/

직무능력 요소/ 수행 단계 제시/ 수행기준/ 적용범위/ 평가지침/ 공통직무능력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 방법에서 탈피하여 이러한 국가 수준의 직무능력

표준 개발 절차 및 내용을 준용하여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과정을 개발한

다면 산업체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자격

검정 기준과의 연계 및 훈련 기준과의 호완성 확보로 교육과 훈련의 실질적

연계 체제를 구출할 수 있을 것이다.

6)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국가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새로운

직무분석 체제 도입

전통적인 직무분석은 직군을 중심으로 직종, 직무, 책무, 작업, 작업 요소

가 제시되며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성취 수준 등이 제시

된다. 이들 지식, 기술, 태도는 통합적으로 묶여서 교과의 형태로 제시되며,

이들 교과들은 코스의 개념으로 구성되어서 그 분야의 직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직무분석의 절차는 앞으로 국가직무

수행능력 표준 개발과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NSS가 의도하는 직무 범위

와 책무 등의 크기와 영역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

무, 책무 등의 규모, 영역, 깊이 등을 NSS 체계와 일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직무분석 방법 도입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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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t

A P lan of Re s tru c turing D iv i s ion

Clas s if ic at ion in V oc at ion al H ig h S c h ool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Sun- T ae Kim

Yoon- Hee P ark

1. B ac kg roun d o f th e s tu dy

Vocational high school in Korea is now classified into five

divisions : Agricultural; technical; commercial; fishery and

oceanography ; and industry and home economics . T hese divisions

are based on the traditional industry classificat ion , not on that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era of 21st century . It has been

indicat ed that current division clas sification is an inhibitor in

solving vocational high school- related problem s .

2 . P urpo s e o f th e s tu dy

T his study w as aim ed at presenting a new plan of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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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lassifi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By doing this ,

ultimately , this study w as for promoting vocational education at

the high school level. More specific purpose of the study is as

follow s :

1) T o analyze related literatures ;

2) T o present criteria for restructuring division clas sific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3) T o assess problem s and needs regarding division

classific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4) T o suggest a new plan of restructuring division classification

of vocat ional high school; and

5) T o addres s recommendations for vocational policies

3 . M e th od o f th e s tu dy

T 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mentioned above,

several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 , delphi study ,

survey , focused group interview , and conference, w ere introduced.

4 . Crit eri a for re s tru c turin g

T hrough the literature review , six crit eria w ere identified for

restructuring division classific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F ollowing changes w ere identified as the criteria for division

restructuring at the vocat ional high school:

1) Industrial structure ;

2) Vocation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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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ducational content and technology level;

4) Social milieu relevant to the content and the sy stem of

vocational education ;

5) Governm ental policy regarding vocational education

cult ivation ; and

6) Environment surrounding education in vocat ional high school

5 . R e s u lt o f th e n e e d as s e s s m e nt

T o asses s problem s and needs regarding the new plan of

restructuring division classification , m ailing survey w as executed.

Major outcomes and suggestions obtained can be summ arized as

follow s :

1) Respondent s perceived the necessity of restructuring division

classifi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Most reliable reason was

that current classificat ion w as not based on the changes of

industrial structure and vocational world.

2) Respondent s thought that restructuring division clas sifi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woul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t high school level.

3) Respondent s generally agreed on the new restructuring plan .

4) In the case of administering more than tw o divisions in a

school, laboratory equipm ent had better be shared with community

college and university or corporat ions in the community ,

respondent s perceived.

5) Respondent s perceived that approval of credit completion in

other institutes w ould be effective in removing difficult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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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ering more than two divisions in a school.

6) Because of administrational complexity , one division in a

school was preferred by the respondent s .

7) Complexity of curriculum administration was identified as the

most serious problem in administering more than two divisions in

a school by the respondent s .

8) A s the measures to deal with educational staff relocation ,

aquisition of minor subject matter area was preferred by the

respondent s . Reducing the number of student per class and

utilizing industrial personnel would be also considered.

9)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 from the government

had bett er be based on the unit of division , respondent s suggested.

6 . R e s tru c turin g plan o f div i s ion c las s i f ic ation in

v o c at ion al h ig h s c h o o l

T hrough two round delphi study , a new division clas sific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was identified. Current five divisions w ere

modified and three new divisions w ere introduced. T he name of

each division is as follow s :

Bio- industry ;

T echnological industry ;

Management & business ;

Maritime industry ;

Home economics & health care & walfare

Information & communication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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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ndustry ; and

Cultural & leisure industry

7 . E x pe c t e d e f fe c t from div i s ion re s tru c turin g

F ollowing effect s would be expected from division restructuring

in vocational high school:

1) T he relevance betw een vocational educat ion at high school

level and the labor market would be enhanced.

2) Identity of vocational high school w ould be secured and

reasonable basis of vocational education at high school level w ould

be reinforced.

3) Competitivenes s in the curriculum adminstration would be

secured.

4) Vert ical and lat eral linkage of vocational high school would

be promoted.

5) Reasonable ground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expansion for vocational high school would be secured.

6) W orks relat ed to admis sion , employm ent , and academic

counseling would be done professionally .

7) Appliable st andards regarding upcoming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w ould be suggested.

8) Effectivenes s in teaching staff selection w ould be elevated.

9) Substantial information regarding division restructuring of

vocational high school w ould be su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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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R e c om m e n dation s

Based upon the study , followings are recomm ended for the

policy is sues :

1) Details in each division should be further analyzed.

2) Each department should be reallocat ed based on the new

division classification , and related certificat e of qualifications

sy stem should be legislated.

3) Long term and specific objectives of division restructuring

should be identified.

4) Division restructuring should not limited to changing division

name. Curriculum and school sy stem should be also restructured.

5) Correspondent teacher certificat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6) If more than two divisions are administered in a school,

effective administrative methods and support plans should be

est ablished.

7) Nat ional standards of task competencies should be presented.

According to this standards , school curriculum , training standards ,

and certificate standards should be re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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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1차 델파이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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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를 위한 델파이 제1차 질문지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1차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직업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의 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기본 과제로 추진중인 실
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산업 구조, 직업 구조, 기술 수준,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실업계 고교의 전통적인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해
양, 가사·실업계 등의 계열 구분에 대한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실업계 고교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에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는 5월 31일까지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팩스(02-3485-5192) 또는 e-m ail(stkim @krivet .re.kr)로
전송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적 사항이 적힌 2쪽과 응답 내용이 기재된 11∼21쪽만 보내 주시면 됩
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나라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 재건을 통해 우수한
기능·기술 인적 자원 양성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일
익을 담당하신다는 마음으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강무섭

주소: (우) 135-949 서울 강남구 청담2동 15-1번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정개발평가센터

전화: (02) 3485- 5013 팩스: (02) 3485-5192 e-mail: stkim@krivet.re.kr
연구책임자: 부연구위원 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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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진은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몇 차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계열 재구조화 준

거를 6가지로 제시하였으며, 각 계열별로 준거를 토대로 계열 명칭

수정(안) 및 신설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응답지 선택 등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

결과를 <참고자료-1> ∼ <참고자료-12>에 제시하였습니다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본 델파

이 조사에서, 귀하가 응답해 주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열 재구조화 준거 및 계열 명칭 수정안 등이 타당한지를 검

토하시어 타당성 여부를 ○, ×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시된 내용이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시는 경우나 새롭게 추가

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빈칸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외에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고견이 있으

시면 의견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델파이 위원님의 개인 사항

1. 성 명 :

2 . 연 령 : 세

3 . 근무 기관명 :

4 . 직 위 :

5 . 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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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계열 구조 개편 관련 요소 검토

요 소 검 토 내 용 비 고

1. 산업
구조 변화

농림어업,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이와 관련된 유
통·판매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됨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산업구조
를 탈피하여 현 산업구조에 적합한
계열 구조 재편 및 교육과정 구조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함

2. 직업
구조변화

산업별 취업자수도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등은 둔화추세에
있으나 서비스업 종의 종사자는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음.
직종별 취업자수도 준 전문직 종사자가 점증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볼 때, 고등학
교 수준의 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실업계 고교의 계열구조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3. 기술의
변화

산업구조가 경공업 및 중공업 중심에서 기술집약 산업 중심으
로 변화함에 따라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IT 및 자동화 기술의 점목 및 융합 등으로 기술의 내용 변화
도 급속히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수준 및 내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과정상의 계열 구조
및 학과 편제 등에 대한 개편이 필
요함.

4. 사회적
환경 변화

고객 만족 및 수요자 중심의 제품 생산을 위해 근로자의 창의
력 및 유연성 강조 풍토 조성 등으로 직업교육 내용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직장 조직에서 연공서열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더 중요시하고
새로운 지식, 정보 및 기술과 학습의 활용이 강조되어 학력보
다는 직업능력이 더욱 중요시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 새로
운 직업능력 배양에 대한 교육 내용 및 체제 변화가 요청되고
있음.
유망직종 분야별로 자격증 취득자의 급속한 증가 추세 반영

이러한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는 차
원에서 실고의 계열 구조 개편 및
교육과정 구조 개편이 필요함.

5.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변화

최근 정부는 대입정원 외 3% 선발허용, 대폭적인 재정지원,
무시험 국가기술자격 부여 등의 실고 육성대책을 제시함.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 유연화를 위해 통합형 고
등학교 도입,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운영, 특성화 학교
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교육과 훈련의 통합 및 연계 정책 확대
NHRD 정책도입으로 각 부처관련 인력양성 추진의 다양화
정책시행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착근되어 실
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가 반드시 이루어 져
야함.

6.
실고교육
환경 변화

학부모, 학생의 직업교육에 대한 기피 확산, 진학 희망 증가,
학력 및 학습의욕 저하, 산업체 대응 능력 미흡, 실고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 변화 등 교육 내적인 변화의 수용이 필요함.

노동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
의의 출발점을 계열 구조 개편에서부
터 시작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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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제7차 교육과정 상에 제시된 실고 계열 명칭

구 분 성 격 비고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과학기술에 관련된 교과를 주로 이수하는 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공업과학기술에 관련된 교과를 주로 이수하는 학교

상업계 고등학교 정보 유통 및 상업에 관련된 교과를 주로 이수하는 학교

수산·해운계고등학교
수산·해운 및 해양 과학에 관련된 교과를 주로 이수하는
학교

가사·실업계고등학교
가정 및 간호, 유아, 복지, 관광 등 서비스 관련 교과를
주로 이수하는 학교

기타 고등학교

전문 기술교육에 치중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체와 산학 협동을 통하여 현장 실습을 강화한
공고 [ 2·1체제] 고등학교
산업학과와 보통과를 같이 설치한 실업고등학교 및 통
합형 고등학교 등이 있음.

*) 참고사항 :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최근 경향은 생명산업계, 정보산업계,

해양산업계, 생활산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고시 1997-15호

<참고자료-3> 유망 직종 분야를 반영한 계열 및 전문 분야

유망 계열 명칭 예시 유망 전문 분야 예시 비고

농수산 계열 화훼, 조경, 애완 동물 등

식품가공 계열 제과·제빵, 유가공, 육가공, 조주( 造酒) 등

공업기술 계열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전기, 전자, 항공 등

경영 실무 계열 사무 자동화 등

서비스 계열 조리, 미용, 피부 관리, 판매·유통 등

디자인 계열
패션 디자인, 실내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산업
디자인 등

정보산업 계열 정보 처리, 컴퓨터, 소프트 웨어 등

예술 산업 계열
만화, 애니메이션, 영상 미디어, 대중 음악, 연
극·영화, 문예 창작, 보석 가공, 도자기 등

관광 계열 관광 통역, 호텔 경영 등

간호·보건 계열 간호, 보건 등

자료: 이종성 외(1997).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고등학교 직업교육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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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4> 고등교육기관의 계열 명칭

교육기관 계열 명칭 학과명 예시 학과수

전문대학

공업 계열
건축공학과 , 공업디자인과 , 관광정보산
업계열 , 기계 자동차 학부 , 방송영상
과 , 공업화학과 등

354 개

농·수·해양
계열

관광 원예과 , 생물 배양과 , 수산 개발
과 , 해양 정보과 등

36개

간호·보건 계
열

간호과 , 물리 치료과 , 안경 광학과 ,
임상 병리과 , 피부 관리과 등

43개

가정 계열
가정과 , 생활 교양과 , 식품 영양과 ,
의상과 , 조리과 , 패션 디자인과 등

48개

사회실무 계열

경영 정보과 , 경호 비서과 , 관광과 ,
문화관광계열 , 국제 무역과 , 마케팅 정
보과 , 사회복지과 , 아동 복지과 , 청소
년 문화과 등

168 개

예·체능 계열
가구 디자인과 , 광고 기획과 , 디지털
음악과 , 무용과 , 방송 영상과 , 사회 체
육과 , 아동미술과 , 연기 모델과 , 이벤트
연출과 , 컴퓨터 디자인과 등

122개

대학교

인문·사회 계
열

어문계, 인문계, 법정계, 상경계, 사회
계

자연 계열
이학계, 공학계, 농학계, 수산해양계,
가정계, 의학계, 수의학계, 약학계, 간호
학계, 의학지원 및 보건 위생계

예·체능 계열
음악계, 미술계, 연극영화계, 체육계,
무용계

사범 계열
교육학계, 어문계, 인문사회계, 이학계,
공학계, 수산해양계, 예체능계

계 10 개
771

개

*) 00계열 또는 00공학부 등으로 제시된 학과명은 유사 학과명으로 제시하였으며,

대학교의 학과명은 전문대학의 학과명과 유사함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00). 전국전문대학편람.

대학교육협의회 학과정보(http :/ / univ .kcue.o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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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5> 외국의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구조 분석

국가명 계 열 구 조 근 거 비 고

일본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 간호, 정보, 복지
등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문부성 고시
제58호-1999.3.29)

일본의 경우는 우리 나라
의 계열에 해당하는 전
문교과(분야)를 제시하
고 하위 수준에 계열을
2-3개 제시함

미국

커뮤니케이션 관련 예술,
공업 기술, 건강 보건 서
비스,
상업, 농업과 기술, 직업
가정과 등

각 주마다 독특한
과정 및 코스를 운
영하고 있어서 일
반적인 사항 중심
으로 기술함.

종합 고등학교의 직업 과정
과 직업 아카데미라고
하는 직업 고등 학교에
서 운영하는 직업 과정
이 가장 일반적이며,
일반 교과와 직업 교과
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짐

영국

예술과 디자인, 상업, 건
설과 건축물 내부 환경
조성, 엔지니어링,보건
및 사회 복지, 접대와 음
식 마련, 정보 기술, 토
지와 환경, 레저 및 여
행, 제조, 미디어(의사교
환과 생산), 행위 예술과
오락 산업,
소매 및 유통 서비스, 과
학 등

GN VQs 분야에
제시된 직업과정
계열

GN VQ s는 초급, 중급,
상급 등 3단계로 운영
됨 . 각 단계에서의
교육과정은 융통성
부여를 위해 모듈로
구성·운영

독일
공업·기술계, 상업·행
정 사무계, 가정·간호
계, 농업계, 광업계 등

자료 : 이용순 외(1999). 직업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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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6>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분류표

대분류 코드명 대분류 직업군

대분류 0
대분류 1
대분류 2
대분류 3
대분류 4
대분류 5
대분류 6
대분류 7
대분류 8
대분류 9
대분류 A 군인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2001). 한국직업사전.

<참고자료-7> 우리 나라 자격제도 분야 분류 현황

자격 제도 분류 형태
새로운 국가기술 자격

종목 분류 체계(안)
비고

1. 기계 2. 금속
3. 화공 및 세리믹 4. 전기
5. 전자 6. 통신
7. 조선 8. 항공
9. 토목 10. 건축
11. 섬유 12. 광업자원
13. 농림 14. 해양
15. 국토개발 16. 산업디자인
17. 에너지 18. 정보처리
19. 안전 관리 20. 환경
21. 산업 응용 22. 교통
23. 공예 24. 식음료품
25. 위생 26. 사무관리
27. 의료보건 28. 건강
29. 스포츠 30. 어문 어학
31. 경영 및 전문 관리 32. 교육 및 사회복지
33. 취미, 미용 34. 관광, 기타 서비스

1. 기계
2. 금속 재료
3. 화공, 환경
4. 섬유
5. 전기 전자
6. 정보 통신(IT)
7. 건설
8. 국토 개발
9. 농림 수산
10. 운송
11. 산업 응용
12. 공예
13. 서비스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9). 민간자격정보. p .249-258.
조정윤 외(2001). 국가기술자격종목 정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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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8> 기술 기능 분야의 등급별 총 자격 종목수

등 급

직무분야
계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1. 기 계

2. 금 속

3. 화공 및 세라믹

4. 전 기

5. 전 자

121

48

20

17

13

10

6

5

5

3

10

6

1

2

1

15

7

4

3

3

31

10

5

4

3

55

19

5

3

3

6. 통 신

7. 조 선

8. 항 공

9. 토 목

10. 건 축

17

9

9

29

33

1

3

2

11

4

1

-

1

-

2

3

1

1

4

3

6

1

1

4

7

6

4

4

10

17

11. 섬 유

12. 광 업 자 원

13. 정 보 처 리

14. 국 토 개 발

15. 농 림

30

16

8

11

39

6

4

2

3

6

2

-

-

-

1

4

3

2

3

9

9

4

3

3

9

9

5

1

2

14

16. 해 양

17. 산 업 디 자 인

18. 에 너 지

19. 안 전 관 리

20. 환 경

20

6

6

19

13

4

1

3

7

4

-

-

-

1

-

8

2

2

5

4

5

2

1

5

4

3

1

-

1

1

21. 산 업 응 용

22. 교 통

23. 공 예

39

3

22

6

1

-

-

-

1

11

1

-

8

1

4

14

-

17

계 548 97 29 98 130 194

자료 : 노동부(200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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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9> 디지털 경제와 기존 산업 경제의 비교

구분 기존 산업 경제 디지털 경제

경제
원리

생산 법칙
수확 체감 법칙 작용으로 한계비용 증
가

생산 및 유통의 한계 비용이 零(zero)에
가까운 수확 체증 법칙

핵심 생산 요소
토지, 노동, 자본 등이 주로 생산 활동
에 투입

지식, 정보 등이 생산 및 유통, 소비 등
모든 경제 활동에 투입

경제
구조

경제의 글로벌화
재화, 노동, 자본 등 물리적·유형
적 차원에서 전개

지식, 정보 등 정신적·무형적 차원으
로 확대

실시간 경제
馬速 → 車速 → 音速 수준의 경제 활
동

경제 활동이 光速으로 이루어짐

연결 구조
경제 단위의 계층적 구조 경제 단위의 규모에 관계없이 네트워

크 구조 형성
산업 핵심 산업 철강, 건설, 기계 산업 등 컴퓨터, 컨텐츠 산업 등

사회
문제

불확실성의 정도
경제 활동 영역 협소로 상대적으로 안
정적

경제 활동 대상 확대로 불안정성 심
화

불평등 결정 요인
노동과 자본 정도에 따라 수익 크기가
결정

디지털화 정도에 따른 소유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00.2). 디지털 경제의 실체. p . 12.

<참고자료-10> 선정된 지식산업 및 지식직업 (예)

구 분 지식산업 지식직업
농림·어업

(10%)
첨단작물, 첨단축산, 첨단양식

생물·생태·환경학자 및 관련
기술자

제조업

(20%)

메카트로닉스 자동제어 및 로봇 연구원

반도체 및 주변기기(IT) 반도체 공정, 소자 연구원

서비스업

(70%)

금융 및 보험 국제금융 및 외환 딜러 전문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전문가
문자인식 시스템 개발원

사업관련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전문가
아웃소싱 관리자

라디오, TV, 유선방송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인터넷방송전문가

비디오저널리스트
광고, 예술 관련 서비스업 대외광고기획원

디자이너
※ ( )는 현 노동시장의 취업자 비율

자료 : 장창원 외(1999). 지식·정보산업화에 따른 직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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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1> 미국의 CIP 및 캐나다의 NOC 체계를 근거로 한 우

리 나라 직종 분류 체계(안)

0 1 . 1차 분야
01.01 식물생산
01.02 동물생산
01.03 수산업
01.04 자원채취

0 2 . 산업예술 및 통신
02.01 산업예술
02.02 통 신
02.03 보도기술

03 . 개인 서비스
03.01 개인 서비스

04 . 공학 및 과학관련 직업
04.01 공학관련 기술
04.02 자연과학 및 생명과학기술관련

05 . 컴퓨터 및 정보통신
05.01 컴퓨터 및 정보통신

06 . 보안 및 법률서비스
06.01 보안 및 법률서비스

07 . 건설업 관련 직업
07.01 건설업 직업

08 . 기계 기술자 , 설치자 , 수리 서비스 직업
08.01 기계 장치 및 수리

09 . 정밀 생산 직업
09.01 정밀 생산 직업
09.02 식품 가공

10 . 운송과 재료 이동
10.01 선박 및 항공기 운송

11 보건 및 의료
11.01 의료

12 . 경영 , 재무관리 및 마케팅
12.01 경영, 재무관리
12.02 공공행정

13 . 교육 , 훈련
13.01 교육과 훈련

14 . 가 정
14.01 직업가정

15 . 레크레이션 , 레져 , 스포츠
15.01 레크레이션, 레져, 스포츠

자료 : 주인중 외(1998).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종별 직무분석.

<참고자료-12> 계열 명칭 수정안 또는 세분화 (안)

기존 계열 명칭 수정·보완 제시된 계열 명칭(안) 세분화된 계열 명칭 (안)

농업 계열 1 ) 농산업 계열, 생물 산업 계열,
바이오 산업 계열

농업생산 계열, 농업관련 계열(2)

공업 계열 2 ) 공업 계열
기계·금속 계열, IT 제조업 계열,
건설·토목 계열, 섬유·디자인 계열,
출판·영상 계열, 화공·환경 계열(6)

상업 계열 3 ) 상업·정보 계열

정보통신 계열,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 계열,
상업·경영 계열,
디자인 계열(4)

수산·해운 계열4 ) 수산·해양 계열 수산 계열, 해운 계열, 해양 계열(3)
가사·실업 계열5 ) 가정 계열 가정 계열, 보건·서비스 계열(2)

자료 : 1) 강장구(2002). 농업계열 재구조화 방향. 2) 최규남(2002). 공업계열 재구조화 방향.

3) 하인호(2002). 상업계열 재구조화 방향. 4) 이재원(2002). 수산·해운계열 재구조화 방향.

5) 장명희(2002). 가사·실업 계열 재구조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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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업계 고교 계열 재 구조화의 필요성 및 목적

☞ 다음은 실업계 고교 계열 재 구조화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타
당성 여부를 ○, ×로 표기해 주시고, 재 진술이 필요하거나 추가할 재 구조화의 이유
등이 있으시면 해당되는 칸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구조화 이유
타당성
여부

( ○, × )
재진술 및 의견

1. 산업 구조 변화

2. 직업 및 취업 분야 변화

3. 기술 수준 및 일의 형태 변화

4. 사회적 환경 변화

5. 정부의 직업 교육 정책 변화

6.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확보

7. 정부예산 배분 및 행정처리의 형평성확
보

8. 기존 계열 명칭의 진부성 탈피

9. 시설 설비의 확보 및 활용성 증대

10. 고등교육기관 연계의 수월성 확보

11. 산업체와의 협동 관계 개선

12. 진로 지도의 개선

13. 자격 제도와의 연계 수월성 확보

14. 교원의 전문성 확보

15. 기존 학과 개편 및 프로그램의 내실
화 유도

16. 실업계 고교의 이미지 개선 및 재도약
발판 마련

추가할 재 구조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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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업계 고교 계열 재 구조화 준거

☞ 다음은 실업계 고교 계열 재 구조화의 필요성 및 목적 중에서 재 구조화의 준거
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별해서 제시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타당성 여부를
○ , ×로 표기해 주시고, 재 진술이 필요하거나 추가할 재 구조화의 이유 등이 있
으시면 해당되는 칸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 거
타당성
여부

( ○, × )
재진술 및 의견

1. 산업 구조 변화

2. 직업 구조 변화

3. 기술의 변화

4. 사회적 환경 변화

5.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변화

6. 실고 교육 내적인 환경 변화

추가할 준거 내용

Ⅲ. 실업계 고교 계열 재 구조화 준거 영역별 하위 내용

☞다음은 실업계 고교 계열 재 구조화의 준거로 판단되는 6개 항목들의 하위 영역들
을 선별해서 제시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타당성 여부를 ○, ×로 표기해 주시고,
각 항목 별로 재 진술이 필요하거나 추가할 재 구조화의 이유 등이 있으시면 해
당되는 칸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산업 구조 변화

하위 준거 내용
타당성
여부

( ○, × )
재진술 및 의견

1. 산업구조(GDP) 변화 추이

2. 현재 취업자 구성비

3. 산업별 취업자 수 전망

4. 국가 중점 육성 산업

추가할 하위 준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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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 구조 변화

하위 준거 내용
타당성
여부

( ○, × )
재진술 및 의견

1.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 추이

2. 현 직업별 취업자 수

3. 직업별 취업자 수 전망

4. 국가 차원의 전략 육성 인력

5. 유망 직종

추가할 하위 준거 내용

3. 기술의 변화

하위 준거 내용
타당성
여부

(○, × )
재진술 및 의견

1. 기술 수준의 변화

2. 기술 내용의 변화

3. 기술·기능의 융합

4. 정보 기술(IT)과의 접목

추가할 하위 준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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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환경 변화

하위 준거 내용
타당성
여부

(○, × )
재진술 및 의견

1. 세계 경제의 변화

2. 정보 기술 인프라의 구축

3. 지력(知力), 인적 자본의 고도화

4.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

5. 평생학습시대의 도래

6. 청소년 가치관 및 문화의 변화

7. 고등 교육 진학률 증대

8. 자격증 종목 확대 및 취득자 증가

추가할 하위 준거 내용

5. 정부의 직업 교육 정책 변화

하위 준거 내용
타당성
여부

(○, × )
재진술 및 의견

1.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정책 강화

2. 특성화 고등학교 확대

3.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 및 운영

4.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운영

5. 실업계 교육의 수직, 수평적 연계 강화

6.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 제고

7. 교육과 훈련의 통합 및 연계 운영 정책

8. 정부의 NHRD 인력 양성 체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접근 통로 개척

9. 계속교육 기회 보장

추가할 하위 준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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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고 교육 내적인 환경 변화

하위 준거 내용
타당성
여부

(○, × )
재진술 및 의견

1. 진학 희망 증가

2. 학력 저하

3. 학습 의욕 저하

4. 산업체 대응 능력 미흡

5. 실고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 변화

6. 학부모 및 학생들의 직업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추가할 하위 준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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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업계 고교 계열 재 구조화 방안

☞ 앞에서 제시한 계열 구조 개편 준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계열 재 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타당성 여부를 ○, ×로 표기해 주시고, 재 진술이
필요하거나 추가 할 계열 명칭 등이 있으시면 해당되는 칸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구조 개편안*) 타당성
여부

(○, × )
재진술 및 의견

계열명 관련 학과 예시 변경 내용 참고 설명

1.
농산업계

열

생명과학과, 동물자
원과, 환경보전과

기존의 농업계
열 명칭변경

농업생산활동을 포함하여 농업연관 산
업활동 및 농업지원서비스활동을 포괄
하는 명칭 제시

2.
공산업계

열

자동화설비, 뉴세라
믹 가공과, 메카트로
닉스과, 농업기계과,
해양기계과, 토목설
계과

기존의 공업 을
공산업 으로 명

칭 변경

제조업 중심의 기계, 금속, 건설, 전기,
전자 등의 기간 산업분야를 포함하는
학과군을 포괄하기 위해서 공산업으로
명칭 변경

3.
경영·행
정계열

사무자동화과, 경영
정보과, 전자 상거래
과, 판매·유통과

기존의 상업계
열 명칭변경

정보처리, 사무자동화에 대한 인력 수
요를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인 명칭을
제시함

4.
해양산업

계열

수산정보관리과,
수산물 유통과,
해양 환경과,
수산 정보관리과,

기존의 수산·해
운계열 명칭변경

최근 해양 산업이 국가차원의 전략 육
성 사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포함
하기 위한 용어를 제시함. 수산업과 해
운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양 산업이
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함.

5.
가정·보
건서비
스계열

의상과, 자수과, 실
내디자인과, 조리과,
보육과, 노인생활지
원과, 보건간호과,
간호과, 미용과, 조
리과, 제과·제빵과

기존의 가사·실
업계열 명칭변경

의식주, 보육, 이·미용, 조리 등 개인
및 보건·서비스 분야를 포괄하는 명
칭을 제시함

6.
정보통신

계열

정보통신과
정보통신서비스과
통신기기과
정보검색과
정보통신 부품과
방송서비스과

신설 최근 정보통신분야 산업이 ① 정보통
신 서비스(부가통신, 기간통신, 방송),
②정보통신기기(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③소프트 웨어 (패키
기 S/ W, 컴퓨터 관련 서비스, DB제작
서비스, 정보검색 대행 서비스)등으로
급속히 확장 발전되는 추세를 반영하
기 위하여 계열을 별도로 신설함

7. 디자인
산업계열

그래픽디자인과, 산
업디자인과,

신설 디자인 산업분야의 발전 추세 및 이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
하여 계열을 독립적으로 신설함

8.
문화·레
저산업계

열

애니메이션과, 만화
과, 영상미디어과,
대중음악과, 전통예
술과, 문예 창작과 ,
관광안내과, 레포츠
과

신설 국가전략 산업 분야의 하나인 CT를
강화하고, 최근 활발하게 학과 신설이
증대되고 있는 이 분야의 학과군을 포
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신설함.

추가할 계열

*) 지식과 기술의 융합,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통합,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 등으

로 계열의 구분이 모호하지만,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업계 고교의 계열

을 재 구조화하고, 관련학과를 주된 교육내용 중심으로 재 배치함. 이러한 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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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의미는 향후 교육과정의 구조 개편, 교사 배치, 교과 편성·운영 등에 직접

적인 변화를 초래시킬 것으로 판단됨

☞ 다음은 각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편 안에 대한 계열별 개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8개 계열의 명칭 변경 및 신설 이유 항목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 ×로
표기해 주시고, 각 항목 별로 재 진술이 필요하거나 추가 할 재 구조화의 이유 등이 있
으시면 해당되는 칸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산업 계열 로의 명칭 변경 이유

이 유
타당성
여부

(○,×)
재진술 및 의견

1. 농업관련 산업활동 및 농업지원 서비스 활동 산업 증대 추세
(2004년 GDP 12.0% 예상)반영

2. 농업생산보다는 농업유통 서비스 직업분야 취업인력 증대

3. 유기 농법 등 생명 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

4. 농산업의 상업화 추세 반영

5. BT, ET 등 소수정예의 핵심 국가전략 산업 발전대책 강구

6. 관련 모학문 분야와의 계열성 확보

7.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8. 단순한 농업 생산 학습 내용에서 탈피하여 agri-business, agr
i-service를 포괄하는 agri-industry 중심으로 관련 학문 발달

추가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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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산업 계열 로의 명칭 변경 이유

이 유
타당성
여부

(○, ×)
재진술 및 의견

1. 단순한 전통 제조업 고용 인력 감소 및 공산업 관련 서비스
산업 증가 추이 반영

2.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간산업중심의
기능 인력이 필요함

3. 정보 통신 기술의 접목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의 변화
와 하위 분야의 다양화

4. 중화학 공업 및 경공업계, 공업관련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는
용어로 공산업 이 적절함.

5. 학과 명칭과 제공되는 교육 과정의 일치 성 확보

추가할 이유

3. 경영·행정 계열 로의 명칭 변경 이유

이 유
타당성
여부

(○, ×)
재진술 및 의견

1. 서비스 산업 비중의 지속적 증가(1980-43.5%, 1998-68.0%)

2. 경영, 무역, 유통관련 직업영역의 전문화, 세분화 추세 반영

3.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으로 경영, 사무, 유통 업무의 정보화,
자동화 추세 반영

4. 정보 처리, 경영(비즈니스), 관련 직업 영역의 전문화, 세분화
추세 반영

5. 관련 자격 분야와의 연계 강화

6.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7. 무역, 경영, 행정 관련 모학문과의 계열성 확보

추가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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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 산업 계열 로의 명칭 변경 이유

이 유
타당성
여부

(○, ×)
재진술 및 의견

1. 인구·국토면적 대비 해양관련산업 비중 증대(선박건조 셰계
2위, GDP의 7.0%)

2. 21C 신해양 시대의 신산업 생성 및 직업 분야 확대(수산 생
산량 세계 11위, 해양 레저 산업의 증가 등)

3. 해양 산업 기술의 급속한 발달

4. 해양 관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강조

5. 수산업과 해운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양 산업 명칭의 일
반적인 통용성 반영

6. 해양관련 모학문과의 계열성 확보

7. 관련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8. 해양 산업 분야 및 관련 부처와의 연계 강화

추가할 이유

5.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 로의 명칭 변경 이유

이 유
타당성
여부

(○, ×)
재진술 및 의견

1. 가사노동의 산업화 및 보건 서비스 관련산업의 증대

2. 가정 및 보건 서비스관련 직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 추세 반
영

3. 사회·인구학적 변화( 가사 노동의 사회화, 인구 구조의 변화
등)

4. 생활 양식의 변화(외식 산업 및 건강·레저 산업의 확대 등)

5. 모학문과의 계통성 확보

6. 관련자격 및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7. 가정·보건 서비스 관련 산업 및 관련부처와의 연계 강화

8. 기초적인 전문성을 강화한 교육 과정의 개발

추가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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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 통신 계열 의 신설 이유

이 유
타당성
여부

(○, ×)
재진술 및 의견

1. 정보통신 산업분야의 급속한 확장

2. IT 분야의 취업 종사자 증가

3. IT 기술의 발달

4. 네트워크 증대, e-mail 확산 등 사이버 문화 급속 확산

5. 신설되고 있는 학과군의 정체성 확보

6. 정보 통신 분야 고등 교육 기관과의 연계 강화

7. 관련 자격 분야와의 연계 강화

8. IT 기술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9. 정보 통신 산업 및 관련 부처와의 연계 강화

추가할 이유

7. 디자인 산업 계열 의 신설 이유

이 유
타당성
여부

(○, ×)
재진술 및 의견

1. 디자인 산업의 비중 확대

2. 디자인 분야 취업인력의 증가 추세 반영

3. 부가가치 재생산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차
원에서 계열을 독립 제시

4.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5. 신설되고 있는 디자인 분야 학과군의 정체성 확보

6. 관련 모학문과의 계열성 확보

7. 관련 자격 분야와의 연계 강화

8. 관련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9. 디자인 관련 산업 분야 및 관련 부처와의 연계 강화

추가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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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레저 산업 계열 의 신설 이유

이 유
타당성
여부

(○, ×)
재진술 및 의견

1. 문화·레저 산업 분야 비중 지속적 증가 추세 반영

2. 문화·레저 산업 분야 종사자 및 신직업 창출 증가 추세 반
영

3. 국가 전략 산업인 CT 분야 강화

4. 신설되고 있는 레저 산업 분야 학과군의 정체성 확보

5. 생활 수준 및 여가 시간의 증대 등으로 레저 산업 분야 각
광 추세 반영

6. 관련 자격 분야와의 연계 강화

7. 관련 분야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8. 문화·예술 관련 산업 및 관련 부처와의 연계 강화

9. 문화, 레저 산업 분야의 기초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개발

추가할 이유

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

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십시오.

♣ 조사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차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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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2차 델파이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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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우 135-949) 전화 (02) 3485-5000 / Fax (02) 3485-5200

E-m ail: webm aster@krivet.re .kr / Web-site: w w w .kr ivet.re.kr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2차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소중한 의견 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실

업계 고교 계열(안)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1차 조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실업계 고교 계열(안)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조사지(2쪽부터 8쪽까지)는 7월 18일(목요일)까지 저희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팩스(02-3485-5140) 또는 e-mail(stkim@krivet .re.kr)로 보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2002년 7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강 무 섭

※ 조사 문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정개발평가센터 김선태
e-m ail: stkim @krivet .re.kr 전화: (02) 3485-5013, Fax: (02) 348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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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현행 실업계 고교 계열을 산업 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업교육의 부흥을 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열 재구

조화란 한 학교 내에 여러 개의 계열이 존재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한 예로 한 학교 내에 공산업 계열,

경영·사무 계열, 정보통신산업 계열, 디자인산업 계열 등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열 구분은 구

체적으로 동일계 진학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목적 및 의미

응답하실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거나, 직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 각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 타당성 여부는 ○와 ×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타당하지 않다 , 즉 ×를 선택하신 경우 가급적 그 이유 또는 새로운 의견을 직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응답 시 유의 사항

Ⅰ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찬반

1.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해 선생님의 전반적인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2. 찬성 혹은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공란에 직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Ⅱ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기여도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다음 각각의 사안들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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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혀
기여
하지
않음

기여
하지
않는
편

그저
그럼

기여
하는
편

아주
기여

1. 기존 계열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

2.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및 내실화 확보

3. 시설·설비의 확보 및 활용성 증대

4.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수월성 확보

5. 자격제도와의 연계 수월성 확보

6. 산학협력 체제 개선

7. 신설 계열 및 학과 교원의 원활한 확보

8.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 확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가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사안이 있으시면 아래에 직접 기술

하여 주십시오.

Ⅲ . 실업계 고교 계열 (안)

다음 쪽부터는 저희 연구진에서 개발한 「실업계 고교 계열(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8개의

계열(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열의 명칭이 제시되어 있고, 변경 내용, 관련 분야, 관련 학과, 그리고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학과 는 대표적인 학과를 예시한 것입니다 . 제시되어 있는 학과들만이 각각의 계열에 포함

될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2차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타당성 여부를 먼저 선택하여 주십시오. 재진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재진술 및 의견

란에 직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1. 생물산업 계열

◈ 변경 내용: 기존 「농업 계열」을 변경

◈ 관련 분야: 농업생산을 포함하여 농업연관 산업 및 농업지원서비스 등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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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과: 식량자원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조경과, 환경보전과, 관상원예과, 산림자

원과, 생명과학과, 생물공학과 등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20 4 (농업)생명 계열, 생명과학 계열, (농)생명산업 계열, 농업생명·경영 계열

생물산업 계열에 대한 2차 의견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2 . 공산업 계열

◈ 변경 내용: 기존 「공업 계열」을 변경

◈ 관련 분야: 기계, 금속, 건설, 전기, 전자 등의 기간 산업 분야

◈ 관련 학과: 기계과, 금속과, 전기과, 전자과, 토목설계과, 건축과, 뉴세라믹 가공과, 섬유과, 항공과, 자

동차과, 배관과, 자동화설비과, 지적과 등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8 7
공업 계열, 공업기술 계열

공산업이라는 용어는 없는 용어임

공산업 계열에 대한 2차 의견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3 . 경영·사무 계열

◈ 변경 내용: 기존 「상업 계열」을 변경

◈ 관련 분야: 전산업 영역에 있어서 경영 일반 및 사무 등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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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과: 경영정보과, 세무회계과, 통상정보과, 비서과, 유통경영과, 사이버유통과, 무역과, 정보사무

과, 판매·유통과, 사무자동화과, 전자상거래과 등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6 8 경영실무 계열, 경영 계열, 경영·행정 서비스 계열

경영·사무 계열에 대한 2차 의견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4 . 해양산업 계열

◈ 변경 내용: 기존 「수산·해양 계열」을 변경

◈ 관련 분야: 수산업, 해운업 등의 분야

◈ 관련 학과: 어업과, 수산양식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항해과, 선박운항과, 공조냉동과, 해양산업과

등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23 1 해양과 수산은 엄격히 구분됨

해양산업 계열에 대한 2차 의견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5 .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

◈ 변경 내용: 기존 「가사·실업 계열」을 변경

◈ 관련 분야: 의식주, 보육, 이·미용, 조리 등 개인 및 보건 서비스 분야

다음 쪽에 계속됩니다 ☞- 155 -



◈ 관련 학과: 자수과, 의상과, 조리과, 보육과, 노인생활지원과, 보건간호과, 미용과, 피부미용과, 유아교

육과, 주거환경생활과 등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21 3
가정, 보건·건강 계열, 보건 복지 계열, 가정 서비스 계열, 보건 복지 계열, 가정관련산업 계

열, 가정 계열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에 대한 2차 의견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6 . 정보통신산업 계열

◈ 변경 내용: 신설

◈ 관련 분야: 정보통신 서비스(부가통신, 기간통신, 방송), 정보통신기기(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소프트웨어(패키지 S/ W, 컴퓨터 관련 서비스, DB제작서비스, 정보검색 대행 서비스) 등

의 분야

◈ 관련 학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서비스과, 통신기기과, 정보검색과, 정보통신부품과, 방송서비스과,

멀티미디어과, 소프트웨어과, 컴퓨터공업과 등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24 0 공산업 계열, 경영·행정계열과 차별성 확보 필요

정보통신산업 계열에 대한 2차 의견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7 . 디자인산업 계열

◈ 변경 내용: 신설

◈ 관련 분야: 패션산업, 영상산업, 광고산업 등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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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과: 그래픽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광고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패키지디자인과, 편집디자인

과, 실내디자인과 등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8 6
디자인 계열
디자인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나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 산업예술계열 혹은 문화산업계열로 통
합, 공업계열에 포함

디자인산업 계열에 대한 2차 의견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8 . 문화·레저산업 계열

◈ 변경 내용: 신설

◈ 관련 분야: 문화 및 레저산업 등의 분야

◈ 관련 학과: 애니메이션과, 만화과, 영상미디어과, 대중음악과, 관광경영과, 관광안내과, 관광레저과, 레

포츠과, 골프관리과, 관광호텔과, 관광공예과 등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20 4 문화산업 계열, 영상 계열/ 예술 계열/ 관광레저 계열로 분리

문화·레저산업 계열에 대한 2차 의견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Ⅳ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관련 기타 의견

◈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된 기타 의견

재구조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구조화된 계열의 수가 많다는 생각이 듬. 신설 수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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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됨.

기존의 계열 구분만으로는 해당 계열이 명확하지 않은 정보통신계열 및 문화·레저 산업 계

열 등은 신설의 의미가 타당하지만, 기존의 계열구분만으로도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해왔던

영역들을 전면적인 재구조화보다는 보완 수준의 개선이 좋을 듯 함.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빈칸에 자유롭게 기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취업과 인문학의 관련성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 성 명: ▣ 연 령:

▣ 근무기관:

▣ 직 위: ▣ 경 력:

응답자 정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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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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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 및 목적

재구조화 이유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 산업 구조 변화 24 0 정보지식사회 도래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 급속히 진행됨

2. 직업 및 취업 분야 변화 24 0 직업 분야와 취업 분야 확인이 가능한가? 추이는 가능
서비스, IT 분야의 활용 인력 요구 증대 및 취업 욕구 증대

3. 기술 수준 및 일의 형태 변
화 22 2

Skill을 기술보다는 숙련으로 표현
실고생이 높은 기술 수준을 이수할 수 있는가? (수학능력이 낮으므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분야이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
직업기초능력과 전문기술내용 둘 다 요구

4. 사회적 환경 변화 22 2 사회 인식의 변화 → 기술전문인력(산업인력)에 대한 편견 증대

5. 정부의 직업 교육 정책
변화 21 3 입시 제도(동일 계열 선발), 자격제도 두 개 다 만족가능하도록

기존의 기초산업 중심이 아닌 서비스, IT 분야의 지원 확대

6.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확보 23 1

7. 정부예산 배분 및 행정처
리의 형평성 확보 18 6

형평성 을 효율성과 형평성 으로 수정
실고 계열 재구조화와 정부예산 배분은 별개의 문제
IT 분야로의 지원이 과중하게 확대되고 있음
정부의 행·재정 지원

8. 기존 계열 명칭의 진부성
탈피 22 2

기존 계열 분류의 세분화 및 진부적 명칭 쇄신으로 수정
단순히 학교명에 정보·통신 등의 이름을 삽입하는 것은 개선이 아님
기존 계열 명칭 개선을 통한 이미지 쇄신

9. 시설 설비의 확보 및 활
용성 증대 19 5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전문화에 따른 시설, 설비와 교육인력 충원 절실

10. 고등교육기관 연계의 수
월성 확보 18 6

고등교육기관의 재구조화와 병행이 전제
기초학문(또는 모학문)과의 체계성 확보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학교급간 연결 촉진
고등직업교육기관과의 (연계 수월성) 체계성 확보

11. 산업체와의 협동 관계 개
선 22 2 산학협동체제 개선

12. 진로 지도의 개선 17 7

13. 자격 제도와의 연계 수월
성 확보 19 4

14. 교원의 전문성 확보 18 6

교사의 전문성은 교원 양성의 문제임
교원의 전문성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으로 해결
계열 재구조화와 교원의 전문성 확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학이나 교
원양성기관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해서 이들 졸업생들이 교육계에
들어와야 전문성이 확보됨
기존 교사의 부전공과 강사 활용만으로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이 어려움

15. 기존 학과 개편 및 프로
그램의 내실화 유도 21 3 기존 학과 개편 운영 및 교육 방법 개선

16. 실업계 고교의 이미지 개
선 및 재도약 발판 마
련

20 3
너무 피상적

추가할 재 구조화
이유

인력구조의 변화: 예) 노령화 사회 및 여성인력의 활용
직업교육의 세계화
실고생의 적정 선발 및 배치에 관한 논의(막연한 진로지도보다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분야의 다양화,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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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계열
구조

개편안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
농산업
계열

20 4

임업, 광업도 포함시켜야 함
(농어)생명 계열
생명과학계열(신세대 감각 따라야)
생명산업계열
(농)생명산업계열 .
관련 학과에 농산가공 및 유통 등의 관련 산업 내용 반영
농업생명/ 경영 계열로 분리하여 제시

2.
공산업
계열

18 7

가스, 수도 등도 포함시켜야 함
기존 공업 계열로 명칭 유지
공업 분야를 마치 제조업 중심으로 축소하는 느낌임
표현이 어색
공업기술계열(2차산업 뿐만 아니라 3차 판매, 서비스 증가)
관련학과 예시에서 해양기계과는 기존의 개념으로는 행양관련 기계의 운용, 관리, 보수 등의 취
급에 관한 영역에 해당되므로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생략하고 해양산업계열에 항해과, 동력기
계과 등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음
공산업이라는 용어는 없는 용어임
전통적인 공산업 계열과 첨단 공업 계열로 나누어야 할 것임

3.
경영·
행정
계열

16 8

도매 및 소매업도 포함, 경영·행정 서비스 산업도 포함
행정 . 의미가 맞지 않음. 경영·사무계열
경영 계열(행정은 막연하며 생동감 없음)
참고 설명에 추가 (비즈니스 및)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
경영 실무 계열
기존의 상업 계열에서 하드웨어나 통신과 관련된 영역을 정보통신 계열로 분리하고, 기타의 계
열은 상업정보계열로 하는 것이 어떨지? 그 이유로 교원자격증 표시도 상업에서 상업정보로 변
경되었음을 들 수 있음, 상업에는 경영뿐만 아니라 경영, 무역, 회계 등 상경 분야 전반을 다루
고 있음, 상업교육에서 순수 상업 내용과 정보기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 예를 들면 상업
계열에서 다루는 전자상거래 교육의 최종 목표는 상거래의 효율화를 통한 기업이윤의 극대화에
있는 것이며, 전자상거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컴퓨터 기술이 상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분야(예, 전자상거래 등)는 상업정보계열로 하고,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 계열로 분리
행정까지 포함하기는 무리이므로 경영실무 계열로 함

4. 해양
산업
계열

23 1 기존의 승선과는
해양과 수산은 엄격히 구분됨

5.
가정·보

건
서비스
계열

21 3

호텔 관련은?
보건 복지 계열/ 식품가공 계열/ 디자인 계열로 분리
의상과는 최근 패션다지인과로 명명되는 경향이 더 우세함
레저 산업을 이 영역으로 포함 고려
과·제빵은 생략 요
가정, 보건·건강 계열(서비스는 삭제)
관련학과의 실내디자인과는 디자인 산업 계열, 제과, 제빵과는 생명산업계열에 해당됨
가정/ 보건/ 서비스 계열을 가정/ 서비스 계열과 보건/ 복지 계열로 분리

6. 정보
통신
계열

24 0 공산업 계열, 경영·행정 계열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다른 지식기반산업은?

7.
디자인산

업
계열

18 6

디자인, 문화, 레져를 통합하여 문화산업계열로
공업계열 포함이 바람직
디자인 계열
광고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패키지디자인과, 편집디자인과를 추가
다자인 산업 계열과 문화·레저 산업 계열을 합하여 산업예술계열로
디자인 산업 계열을 별도의 계열로 할 정도로 디자인 인력 양성이 필요한지?
디자인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고는 하나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

8.
문화·레

저
산업
계열

20 4
영상 계열/ 예술계열/ 관광 레저 계열로 분리
문화산업계열(문화는 레저를 포괄하는 큰 개념)
영상미디어과의 경우 영상 분야는 영상디자인과로, 미디어분야는 디지털미디어과로 하는 것이
바람직

추가할
계열

너무 계열이 많음
기타 서비스 계열(개인서비스, 운수·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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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업 계열 로의 명칭 변경 이유

이 유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 농업관련 산업활동 및 농업지원 서비스 활
동 산업 증대 추세(2004년 GDP 12.0% 예
상)반영

23 0
2, 4번 포함하여 진술

2. 농업생산보다는 농업유통 서비스 직업분야
취업인력 증대 20 2 농업유통 서비스 → 판매, 유통(경영 계열)

농산물 가공 분야 포함 필요

3. 유기 농법 등 생명 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
달 21 2

과학 및 산업의 발달로 인한 농업의 복합
산업화
실고의 수준에 부적절
차라리 농업과 생명공학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듯함

4. 농산업의 상업화 추세 반영 18 4

5. BT, ET 등 소수정예의 핵심 국가전략 산업
발전대책 강구 19 4 실고의 수준에 부적절

5와 7 항목을 볼 때 생명과학이 적절

6. 관련 모학문 분야와의 계열성 확보 9 3 명칭 변경 이유로는 부적정함

7.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11 1

8. 단순한 농업 생산 학습 내용에서 탈피하여
agri-business, agri-service를 포괄하는 agri-
in dustry 중심으로 관련 학문 발달

22 0

추가할
이유 농산 전통식품 개발

2. 공산업 계열 로의 명칭 변경 이유

이 유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 단순한 전통 제조업 고용 인력 감소 및 공
산업 관련 서비스산업 증가 추이 반영 19 3 공업 vs. 공산업의 정의 필요. 별 차이 없지

않은지?

2.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더라도 지속적으
로 기간산업중심의 기능 인력이 필요함 19 3

명칭 변경으로는 부적절
지속적인 기간 산업 중심의 기능 인력 필요
논리가 맞지 않음

3. 정보 통신 기술의 접목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의 변화와 하위 분야의 다양화 17 5 실고의 수준에 부적절

4. 중화학 공업 및 경공업계, 공업관련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는 용어로 공산업 이 적절
함

18 4
타당성 부족

5. 학과 명칭과 제공되는 교육 과정의 일치성
확보 18 4 타당성 부족

추가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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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행정 계열 로의 명칭 변경 이유

이 유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 서비스 산업 비중의 지속적 증가(1980-43.
5%, 1998-68.0%) 19 3

이 영역에 경영·행정이 포함되는가?
1번에서 8번의 이유 때문에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은 설득력이 있지만, 경영·행정 계
열은 명칭 변경 이유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타
당한 명칭은 아닌 듯함

2. 전통적 상업 의미보다는 정보처리, 사무
자동화에 대한 인력 수요 반영 10 2

전통적 상업 의미보다는 (비즈니스 및) 정보
처리, 사무자동화 …
4번 포함하여 진술

3. 경영, 무역, 유통관련 직업영역의 전문화,
세분화 추세 반영 10 0

4.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으로 경영, 사무, 유
통 업무의 정보화, 자동화 추세 반영 21 1 2와 4 합

5. 정보 처리, 경영(비즈니스), 행정 관련 직
업 영역의 전문화, 세분화 추세 19 2

경영, 무역, 유통 관련 직업 영역의 전문화,
세분화 추세
전문화와 함께 통합화도 병행되고 있음

6. 관련 자격 분야와의 연계 강화 19 3

7.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21 1

8. 무역, 경영, 행정 관련 모학문과의 계열성
확보 20 2 경영, 무역, 유통 관련 모학문과의 계열성 확

보

추가할
이유

디지털 시대의 경영환경 변화 (추가 이유: 디지털은 향후 지식정보사회의 핵심기반으로 자리 매
김 할 것). 비즈니스: 기업의 생산, 유통, 금융, 운송, 보험, 정보통신, 서비스 등

4. 해양 산업 계열 로의 명칭 변경 이유

이 유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 인구·국토면적 대비 해양관련산업 비중
증대(선박건조 세계 2위, GDP의 7.0%) 20 2

해양 영역의 중요성
관련성 적음
선박 건조는 공업 분야임

2. 21C 신해양 시대의 신산업 생성 및 직업
분야 확대(수산 생산량 세계 11위, 해양
레저 산업의 증가 등)

20 2
수산 생산 → 생명자원분야
해양 레저 → 레저 분야

3. 해양 산업 기술의 급속한 발달 19 3

4. 해양 관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
성 강조 19 3 해양 영역의 중요성일 것임

5. 수산업과 해운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양
산업 명칭의 일반적인 통용성 반영 21 1

해운업은 이 계열보다는 경영·사무 계열임
수산, 해운 계열 및 수산, 해양 계열 등 표현
의 중첩성 및 혼란 등을 통합 정리

6. 해양관련 모학문과의 계열성 확보 19 3 모학문과의 계열성 확보는 다소 부적절
본 명칭 변경 이유로는 거리가 있음

7. 관련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19 3 전문대학(대학)에 해양 계열이 없음

8. 해양 산업 분야 및 관련 부처와의 연계 강
화 10 1

추가할
이유

해양수산기술과 타산업기술과의 연계 및 접목 강화
관련 자격 및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해운 산업은 국제해양법, 협약(STCW, MARPOL 협약 등) 등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교육내
용도 그 변화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항목을 더 추가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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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 로의 명칭 변경 이유

이 유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 가사노동의 산업화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산
업의 증대 20 1 보건·가사 서비스

2. 가정 및 보건 서비스관련 직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 추세 반영 21 0 특성이 다른 새영역(보건, 식품가공)

보건 관련(서비스 삭제)

3. 사회·인구학적 변화(성역할의 변화, 가사 노
동의 사회화, 인구 구조의 변화, 여성취업의
증가 등)

18 3
보건·가사 서비스
추상적 표현. 보다 구체적인 진술 필요

4. 생활 양식의 변화(외식 산업 및 건강·레저
산업의 확대 등) 20 1

5. 모학문과의 계통성 확보 17 5 내용의 뜻을 잘 모르겠음

6. 관련자격 및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20 1 대학은 계열이 없음

7. 가정·보건 서비스 관련 산업 및 관련부처와
의 연계 강화 21 1

8. 기초적인 전문성을 강화한 교육 과정의 개발 18 3

추가할
이유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 확대로 인한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의 관심과 요구 증대

6. 정보 통신 계열 의 신설 이유

이 유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 정보통신 산업분야의 급속한 확장 22 0 1과 2 합

2. IT 분야의 취업 종사자 증가 22 0

3. IT 기술의 발달 21 0 3과 4 합

4. 네트워크 증대, e-mail 확산 등 사이버 문화
급속 확산 21 1 3과 중복되는 진술. 사이버 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문화산업계열과 차별성 어려움

5. 신설되고 있는 학과군의 정체성 확보 10 1 특히 시급

6. 정보 통신 분야 고등 교육 기관과의 연계 강
화 21 1

7. 관련 자격 분야와의 연계 강화 11 0

8. IT 기술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
발 11 0

9. 정보 통신 산업 및 관련 (정부) 부처와의 연계
강화 21 1

추가할 이유 정보통신부와 OECD의 특수 표준산업분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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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자인 산업 계열 의 신설 이유

이 유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 디자인 산업의 비중 확대 17 4

2. 디자인 분야 취업인력의 증가 추세 반영 18 3

3. 부가가치 재생산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한

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17 4

4.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의 개발
17 4

5. 신설되고 있는 디자인 분야 학과군의 정체성

확보
8 3

6. 관련 모학문과의 계열성 확보 17 4

내용의 뜻을 잘 모르겠음

디자인의 모학문은 미술 및 공예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최근에는 독립적 영역으로 구

분되는 바, 기초적 전문성 확보로 수정하

는 것이 바람직

모학문과의 계통성 확보

7. 관련 자격 분야와의 연계 강화 9 2

8. 관련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18 3

9. 디자인 관련 산업 분야 및 (정부) 관련 부처

와의 연계 강화
18 3

추가할 이유

컴퓨터 그래픽 산업 및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달과 직종 증가

디지털 및 정보 산업의 발달로 커뮤니케이션과 영상매체 분야와의 유기적 교육과정 필

요성 대두(예: 광고디자인, 영상디자인 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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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레저 산업 계열 의 신설 이유

이 유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 문화·레저 산업 분야 비중 지속적 증가 추세
반영 19 0

2. 문화·레저 산업 분야 종사자 및 신직업 창출
증가 추세 반영 19 0

3. 국가 전략 산업인 CT 분야 강화 18 1

4. 신설되고 있는 레저 산업 분야 학과군의 정체
성 확보 15 4 레저 산업 → 문화 산업

5. 생활 수준 및 여가 시간의 증대 등으로 레저
산업 분야 각광 추세 반영 15 4

레저 산업 → 문화 산업으로 변경
5. 가정·보건 계열로의 명칭 변경 이유 4
와 중복
1 속에 포함

6. 관련 자격 분야와의 연계 강화 10 0

7. 관련 분야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18 1

8. 문화·예술 관련 산업 및 관련 부처와의 연계
강화 18 1

10. 문화, 레저 산업 분야의 기초적인 전문성 강화
를 위한 교육 과정 개발 17 2

추가할 이유

Ⅲ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관련 기타 의견

복지계열을 어느 계열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고려. 복지계열은 환자가 아닌 노약자

/ 장애인 등을 보살피는 업무 직종을 위한 계열임.

각 계열로의 명칭 변경 이유는 Ⅱ.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이 확정된 후

에 재조정되어야 함.

관련 자료에 학점은행제 계열 구분 제시 필요.

1. 생명자원; 2. 공업; 3. 경영·사무; 4. 보건·복지(보건·가정)(보건·가사서비스);

5. 식품가공; 6. 정보통신; 7. 디자인(영상); 8. 예술; 9. 관광·레저

재구조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구조화된 계열의 수가 많다는 생각이 듬. 신

설 수는 1∼2개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됨.

계열 명칭 변경(신설) 이유 질문 항목 중 모학문과의 계열성(계통성) 확보 라는

항목은 학문 분야별로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굳이 과거 실업계

고교 계열과의 계통성 확보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며, 자칫 새로운 고교 계열 재

구조화가 단순한 명칭 변경만을 시도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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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실업계 고교를 종국 교육기관으로 보아서는 안됨. 실고 수준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과 함께 전문대학, 대학 등에서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력을 구비하

도록 하며, 계열 편성에 있어서도 계속교육을 받을 경우의 연속성을 감안하여야

함.

취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련된 다수의 전문기술에 관한 통합적인 능력이며,

동시에 의사소통능력 등 일반적인 능력을 요구함. 따라서 계열 편성에 있어 분야

간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 공통능력 습득에 대

한 고려가 동시에 요구됨.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을 세부화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함. 예를 들면 유통교육은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공업에도 필요함. 정보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 이제는 전통적인 기준에 의해 계열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

가 없어지고 있음.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간에 교육내용이 상호 중복되어 그 구분

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이런 자연스런 변화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음. 다

만 교육 당국에서 관리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을

구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을 재구조화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음. 그러나 재구조화의 방향은 세분화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화 쪽

도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단순히 명칭 변경이 아닌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목

표, 목적, 그에 따르는 교육과정, 연계 방안 등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산업체에서 실업계 고교 출신자 수요 인원 참조

실업계 고교 지도 교사 재교육 방안 수립

실업계 고교 출신자의 사회적 인식 전환책 마련

기존의 계열 구분만으로는 해당 계열이 명확하지 않은 정보통신계열 및 문화·레

저 산업 계열 등은 신설의 의미가 타당하지만, 기존의 계열구분만으로도 역할을

무리없이 수행해왔던 영역들을 전면적인 재구조화보다는 보완 수준의 개선이 좋

을 듯 함.

관련 자격 분야와의 연계,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모학문과의 계열성 확보 등은

거의 모든 계열이 개편 이유로 들고 있으나,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

음. 따라서 공통적인 것은 따로 제시하고, 각 계열의 특수한 상황만 계열별로 언

급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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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건 서비스 계열에 대한 견해: 서비스라는 용어가 현실에 맞고 좋은 의미

로 쓰여지고 있는 반명, 왜곡되어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용어 사용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함, 육아, 보건, 노인생활지원 등도 가정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가정

계열 또는 가정관련산업 계열로 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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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Ⅰ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찬반

구분 찬성 반대

수 24 2

이유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 및 취업 분야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에 따라 인력 양성의 변화 등 시대적 요구를 학교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분류 방법으로는 현대 산업사회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
고 있음.
산업 및 직업 구조, 인력 양성 변화 등에 따라 실업계 고교 운영
및 지원 체제의 적절성 제고
과거에 없던 직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
대에 알맞는 학과 및 계열의 필요성 때문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와 부합하지 않음
교육과정 운영 환경 및 내용의 내실화 강조
기본적인 계열은 유지하면서 산업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계열 명
칭 수정 및 일부 신설이 필요함
재구조화 후 실고 수준에서의 과정개설이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
을 수 있으나 이후 계속되는 전문대, 대학 교육과의 간격을 좁히
고 실고 단계에서 전공기초교육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음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
에 맞게 계열을 재구조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
하기 때문
실업계고 이미지 쇄신
현행 실업계 고교 계열은 100여 년 전의 교육환경을 반영하고 있
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공업화를 이룩하였고, 정보화 시대의 주
역으로 발돋음 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열에 다가서고 있다. 지식
기반사회에 걸맞는 실업계 고교 교육을 위해서, 21세기 정보화시
대의 주역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100여 년 전의 개념을 가지고
고교 교육을 분류/ 발전시킬 수 없다. 새로운 개념과 원리 그리고
미래 지향적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의 계
열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하여야 한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계열 재구조화
의 개념 내지 목적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자가 밝힌 바와 같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목
적이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 및 취업 분야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력 양성의 변화 등 시대적 요구를 학교 현장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는 학과 개편 내지는 교육과정의 개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되어야 한다. 만약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
나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가 단지 현재에 개설되어 있는 학
과를 인위적으로 다시 재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업계 고교
계열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실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학문간·계열간·영역간의 구분이 모호
해지고, 오히려 통합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최종보고서에서는 계열 세분화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
시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계열 재구조화를 통해 계열 특성별 교육
을 실시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계열 특성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행정적 편의, 진로지도의 용이성
실업교육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므로

계열 재구조화의 목적이
아직 모호하다. 실업계 고
교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
기 위한 것인지, 정보통신
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예산 배분을 효율
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지
등에 따라 계열 재구조화
의 성격과 내용은 달라지
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실
업계 고교는 각각 독립적
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교
마다 운영되는 학과도 다
른데 이론적으로 계열 재
구조화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행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된다.
목적 불분명
재구조화가 가져올 긍정적
vs. 부정적 효과 파악 필요
재구조화보다는 기존 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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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기여도

구 분

전혀
기여
하지
않음

기여
하지
않는
편

그저
그럼

기여
하는
편

아주
기여

평균

1. 기존 계열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 2 5 25 4 3.81

2.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및 내실화 확보 2 3 11 10 4.12

3. 시설·설비의 확보 및 활용성 증대 3 9 9 5 3.62

4.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수월성 확보 2 6 13 5 3.81

5. 자격제도와의 연계 수월성 확보 3 8 13 2 3.54

6. 산학협력 체제 개선 1 8 11 5 3.80

7. 신설 계열 및 학과 교원의 원활한 확보 2 8 13 3 3.65

8.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 확

보
3 5 11 7 3.85

※ 기타 의견

실업계 고등학교를 외형적으로 다양화하여 지원 학생이 증가될 것이며,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맞는 선택이 가능할 수 있고 동일계 대학에 진학하여 적응하는

데 도움이 있을 것임

학과 개편에 따른 계열 편성의 적정성 확보

중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실업계 고교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

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또한 실업계 고교

의 현장 교사들도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이다.

실업계 고교 구조 조정을 통한 실고의 내실화 기여

계열별 요구되는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제시하여 계열 공통 교과를 운영 가능

행정 당국의 정보 관리

학생의 진로지도

- 170 -



Ⅲ . 실업계 고교 계열(안)

계열 구조
개편안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1.
생물산업

계열
16 10

산업구조에 걸맞는 명칭 사용이 중요함(혼돈시킬 우려가 있음). 새로운 명칭도
많이 있.
농생명 계열
(농)생명산업 계열
생물산업 계열의 명칭이 과학교과의 생물과 혼동되기 쉬우므로 생명산업 계열
생명과학 계열. 단 농업지원서비스 및 농업연관산업 분야를 모두 포함할 수 있
는 적절한 명칭 고려 필요
농업 계열
농산업 계열
농업과학 계열: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등 농업생산관련 학과
식품과학 계열: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조리과 등 식품관련 학과
환경 계열: 환경보전과, 환경공업과, 해양환경과 등
생물산업은 새로운 용어임. 산업이란 용어는 제외함이 타당함. 생물 계열
생물은 너무 범위가 넓다. 자원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해양 자원 포함 여부 검
토). 농, 임, 광업 모두 포함.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명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용어는 유전공학을 바탕으로 하
는 산업분야를 의미하지만, 생물산업은 유전공학 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다루는
산업의 모든 분야를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의 영역이 확장될 것을 예상
할 때 적절한 용어일 것임
생물산업은 수산업까지도 포함되는 용어이므로 농생명산업 계열이 바람직함

2.
공산업
계열

12 14

공업기술 계열
공업·공학 계열
공업은 아직 경쟁력이 있어 공업 계열이 좋음
기존의 공업 계열 외에 적절한 명칭을 찾기 어려움
제조건설 계열
공산업이라는 명칭은 한자 工을 쓰지 않으면 명확한 전달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계열 명칭을 고려할 때 제조산업이란 명칭은 어떨까? 아니면 공업
계열이라는 기존의 명칭이 더 나을 듯 하다. 주변 선생님들과 이야기 해봐도 공
산업이라는 명칭이 진부하다고 한다.
공산업이라는 용어는 없는 용어임
기계 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농업기계과, 자동차과, 항공과 등
전기전자통신 계열: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전자통신운용과 등
건설 계열: 건축과, 토목과, 농업토목과, 해양토목과, 지적과 등
섬유·화공 계열: 화학공업과, 섬유과, 세라믹과 등

3.
경영·

사무 계열
20 6

상당히 많은 학과를 나열하였으나 범위는 넓지 않은 것 같음
경영실무 계열
경영·서비스 계열
경영·행정 계열
경영·행정 서비스 계열
찬성은 하지만 다시 한 번 제고
경영비지니스 계열: 경영, 회계, 통상, 비서, 사무자동화과 등
판매유통서비스 계열: 유통경영과, 농산물유통과, 수산물유통과 등
경영유통 계열 또는 유통경영 계열
유통(또는 물류)라는 의미 추가 필요. 산업이라는 용어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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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구조
개편안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4.
해양산업

계열
21 5

기존 수산·해양계열이 아니라 수산·해운계열임(해양과 해운은 학문 및 산업에
서 차이가 있음)
포괄적인 해양교육을 통하여 수산업, 해운업, 유통, 관광, 환경, 레저 등의 인력
양성에 중점
수산·해양 계열이 더 적합함. 해양산업 계열로는 기존 전공을 다 포괄하지 못
함
수산·해양산업 계열
해양·수산 계열
수산해양과학 계열: 수산해양자원과 등
해운 계열: 항해과, 선박운항과 등
해양과 수산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은 아님
해양 계열을 두고자 한다면 생물 계열 명칭을 변경하여 함. 그러므로 폐지. 정
부 부처에 해양수산부가 있는 것은 국가간의 영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5.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

19 7

보건복지서비스 계열
공통 범위가 아닌 학과가 있음. 보건 계열은 분리해야 함.
문화·레저산업 계열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정·보건 계열. 서비스는 사족. 서비스라는 말은 어감이 좋지 않음
가정서비스 계열
보건·서비스 계열
의상 계열: 의상과, 자수과 등
보건 계열: 보건, 간호, 피부미용 등
교육복지 계열: 유아교육과, 노인복지과 등
가정보건 계열, 또는 가사보건 계열
산업이라는 용어는 어디로?

6.
정보

통신산업
계열

23 3
공산업 계열, 경영·행정 계열과 차별성 확보 필요
컴퓨터정보 계열: 컴퓨터 하드웨어, 정보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계열 또는 통신정보 계열
정보·통신산업 계열

7.
디자인산업

계열
15 11

정보통신계열에 포함, 고등학교의 교육은 기초 원리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함
8에 합하여 문화산업 계열로. 산업예술 계열
문화·레저 계열에 속함
1차 조사 결과 디자인 산업의 비중이 적다는 의견은 현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여짐. 모든 디자인 자체는 물론 전 산업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다만 실고 수준에서의 과정 개설 시 그 분야,
수준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문화산업과 디자인산업을 분리한다는 것은 그 이론적 근거나 실제 현장 실태
를 미루어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음. 문화 , 문화산업 에 대한 정의가 현재 정
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8의 애니메이션, 만화, 영상미디어가 7의 디자인산
업 계열 관련 학과와 어떻게 각각의 다른 계열로 분류가 되었는지 의아함
공업 계열에 포함
영상·디자인 계열
디자인·영상산업 계열
디자인 계열: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등
단 디자인을 다른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를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
이 타당한가에 대한 확신이 없음
공업이나 생물산업, 경영·사무 등의 계열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문화·레저산업 계열과도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음(애니메이션, 영
상미디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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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구조
개편안

타당성
재진술 및 의견

○ ×

8.
문화·레저
산업 계열

20 6

가사 계열에 포함
가정·보건서비스 계열과 통합이 바람직함
7과 합하여 문화산업계열로. 관광 경영, 안내, 관광 호텔과 등은 기존처럼 경영
실무로
우선 계열 명칭을 관광레저산업 계열로 함이 적절할 듯. 애니메이션과, 만화과,
영상미디어과, 관광공예과(실용공예 정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등은 7의 디자인
산업 계열로 보내고 나머지 관련학과를 남겨두면 될 듯함. 현재 문화산업 은
자국의 문화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유무형 products의 기획, 제품화,
마케팅 및 유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생산은 다만 한 부분을
차지하며 오히려 경영, 마케팅이 강조됨. 예컨대 특정 전공 학과라기보다는 디
자인 및 문화 관련 산업과 경영 개념을 합친 퓨전적 성격임(최근 들어 하나의
학과로 포괄되지 않는-학과와 학과, 계열과 계열을 종횡으로 bridge하는 포괄적
개념의, 그리고 현장에서 요청되고 있는-전공명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
영상산업 계열: 영상제작, 만화애니메이션, 컴퓨터게임 등
관광산업 계열: 여행, 호텔, 레저 등
문화·레저 실업 계열
문화·레저 계열
관광레저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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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기타 의견

현재와 미래의 산업 및 직업구조를 포함할 수 있는 계열 명칭 선정과 그에 걸맞

는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재구조화에 대한 후속조

치로서 각 계열에 속하는 세부 영역에 대한 내용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임

실업계 고등학교는 심화교육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임. 따라서 학과 계열의 세분

화는 지양되어야 하며 원리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가는 교원의

자격증조차 광역화하고 있는 실정임

정보통신 계열, 문화산업 계열 등 2개 분야의 신설 정도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기존 계열의

직무 분석과 자격증 제도의 법제화 및 산재된 학과의 바람직한 배열이 중요함

재구조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구조화된 계열의 수가 많다는 생각이 듬. 신

설 수는 1∼2개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됨

기존의 계열 구분만으로는 해당 계열이 명확하지 않은 정보통신계열 및 문화·

레저산업 계열 등은 신설의 의미가 타당하지만, 기존의 계열 구분만으로도 역할

을 무리 없이 수행해 왔던 영역들은 전면적인 재구조화보다는 보완 수준의 개선

이 좋을 듯 함

각 계열 재설정 및 명칭 변경의 일관성 부족함. 산업구조의 정확한 재검토 결과

가 반영되었으면 함

주변 선생님들과 계열 재구조화에 대하여 이야기 한 결과 대부분이 형식적인 것

일 뿐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단지 명칭만 바꾸어서는 현재

와 같은 실업계 고교의 질적 하락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생

각한다. 그러므로 제시한 계열 명칭으로 계열 재구조화 안이 완성되더라도 실제

실업계 고교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교육 수요자들이 공감할 수 있

는 것인지, 실제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

구 결과에 대하여 실업계 고교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을 할 경우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열 재구조화 안이 장기적이든 단

기적이든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에 일정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계열 재구조화로 인하여 발전적인 변화가 예

상되는 부분을 축으로 하여 구성될 때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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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조사에 그치지 말고, 세미나 혹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정부 정책 담당자가 위의 내용

을 참조하여 최종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개의 계열이 신설되어 총 8개의 계열 재구조화(안)을 제시하였으나 각각의 계열

에 대한 현재 학교 수, 학생 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8개 계열들 중 전체 실업고에서 5%도 되지 않는 계열이 있다면 그 계열

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업계 고교 재구좌의 개념이 실업계 고교 계열을 다시 재조정 내지는 재구분하

는 정도의 의미라면 계열 재구조화에 신중을 기해야 함. 왜냐하면 계열이 통합화

되고 계열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임. 그러나 실업

계 고교 재구조화의 개념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과 개편이나 교육과정 개

편을 의미한다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바람직함

∼산업 계열 에서 산업이라는 용어는 산업 분류를 근거로 한다는 의미가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해양산업 계열과 디자인산업 계열은 다른 계열과 범위에 있어 논란이 있을 것임.

따라서 이들 계열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단순한 계열 재구조화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교의 재조직과 학교의 재

구조화까지 이어져야 한다.

직업 계열을 기피하고 있는 현 실정에 계열의 재구조화로 이미지를 쇄신함으로

써 실업계 고교의 신입생 모집 등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실고 수준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고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직무

분야 능력 양성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기술이 중요시된다고 할 때 계열 구분

역시 세부적인 필요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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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요구 조사 질문지(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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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사 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우 135-949) 전화 (02) 3485-5000 / Fax (02) 3485-5200
E-mail: webmaster@krivet.re.kr / Web-site: www .krivet.re.kr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훈련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자격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본원에서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연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업계 고교 계열은 전통적인 산업 구분에 기초한 것으로 21
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산업 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있
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는 실업계 고교
계열의 새로운 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
교육 부흥을 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피
해가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응답하신 설문지는 동봉된 회송용 봉투에 넣으셔서 8월 10일까지 도
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 7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강 무 섭

※ 조사 문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정개발평가센터 김선태, 박윤희
e-mail: stkim@krivet .re.kr 전화: (02) 3485-5013, Fax: (02) 348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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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현재의 실업계 고교 계열을 산업 사회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업교육의 부흥을 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

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열」이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열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교육의 영역 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열 재구조화」란 한 학교가 하나

의 계열을 설치하는 기존의 방식 뿐만 아니라 한 학교 내에 여러 개의 계열을 설치하

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한 예로 한 학교 내에 공업 계열, 경영·사무

계열, 정보통신산업 계열, 디자인산업 계열 등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열 구

분은 구체적으로 동일계 진학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목적 및 의미

Ⅰ.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다음에서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선생님의 일반적인 의견을 묻
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시거나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계 고교 계열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있다 2-1로
□ 2) 없다 2-2로

2-1. 실업계 고교 계열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현재의 실업계 고교 계열은 21세기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의 변화

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 2) 실업교육은 현재 위기에 있으므로

□ 3) 진로지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 4)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 5) 타 계열을 운영할 경우, 타 계열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6) 기타

다음 쪽에 계속됩니다 ☞- 178 -



(2-1을 응답하신 경우 2-2를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2. 실업계 고교 계열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재구조화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 2) 아직은 시기상조이므로

□ 3) 재구조화보다는 기존 계열을 보완하는 방향이 더 나으므로

□ 4) 재구조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가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 5) 재구조화(안)이 제시된다고 해도 실제로 이를 시행하기가 어려우므로

□ 6) 기타

3.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다음 각각의 사안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기여하지
않음

기여하지 않는 편 그저 그럼 기여하는 편 아주 기여

1 2 3 4 5

3-1. 기존 계열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 1 2 3 4 5

3-2.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및 내실화 확보 1 2 3 4 5

3-3. 시설·설비의 확보 및 활용성 증대 1 2 3 4 5

3-4.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수월성 확보 1 2 3 4 5

3-5. 자격제도와의 연계 수월성 확보 1 2 3 4 5

3-6. 산학협력 체제 개선 1 2 3 4 5

3-7. 신설 계열 및 학과 교원의 원활한 확보 1 2 3 4 5

3-8.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 확보 1 2 3 4 5

4. 실업계 고교 계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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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계열

농업 계열

공업 계열

상업 계열

수산·해운 계열

가사·실업 계열

새로운 계열(안)

생물산업 계열

공업 계열

경영·사무 계열

해양산업 계열

가정·보건 서비스 계

열

＋
정보통신산업 계열

디자인산업 계열

문화·레저 산업 계열

변경

신설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은 편 그저 그럼 타당한 편 아주 타당

1 2 3 4 5

5. 앞쪽에서 제시한 실업계 고교 계열의 새로운 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 계열의 수가 많다 6-1로

□ 2) 일부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 6-2로

□ 3) 기타

6-1. 실업계 고교 계열(안) 가운데 통합해야 할 계열은 무엇과 무엇인지 직

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6-2 실업계 고교 계열(안) 가운데 명칭을 수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직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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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업계 고교 계열을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어느 방식을 더 선호

하십니까?

□ 1)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한 개의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

□ 2)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

8. 실업계 고교 계열을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다음 각각의 측면에

서 어느 방식이 보다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용이하다고 생각하시

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방식 1.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한 개의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

방식 2.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

방식 1 방식 2

8-1. 교사 수급 측면

8-2. 진로 지도 측면

8-3. 교육과정 운영 측면

8-3. 시설·설비 활용 측면

8-4. 행·재정적 지원 측면

Ⅱ.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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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재구조화된 실업계 고교 계열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

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시거나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9. 하나의 실업계 고교 내에 여러 계열을 설치할 경우, 설치 계열을 결정하

는 근거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역사회의 산업 특성 및 산업체의 요구

□ 2)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요구

□ 3) 교사 및 교육 전문가들의 요구

□ 4)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의 요구

□ 5) 기타

10.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의 문제점 3가지를 우선 순위에 따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

1) 전반적인 학교 운영의 혼란

2)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

3) 교원 문제(과원 교사 혹은 부족 교사)

4)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의 어려움

5) 시설·설비의 배치 및 활용의 어려움

6) 기타

11. 새로운 실업계 고교 계열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

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 학생 선발 제도의 개선

□ 2) 교원 배치 및 교원 자격 제도의 개선

□ 3) 새로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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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재정적인 지원 제도의 개선

□ 5) 기타

12.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학습 수요자의 다양한 계열 선택권 확대

□ 2) 학생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3)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으므로

□ 4) 기타

13.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

다.

14.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

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학생의 희망을 모두 수용한 교육과정 개설의 어려움

□ 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 3) 교원 배치의 문제점

□ 4) 시설·설비 활용의 문제점

□ 5) 기타

15.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교사들의 행정 업무 축소

□ 2)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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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생 지도에 있어 담임교사는 생활지도만을 담당하고 진로지도는

진로전담교사가 담당

□ 4) 관련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과정 이수 인정

□ 5) 기타

16.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실험·실습 기자재

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역사회의 동일계열 고등학교와 연계

□ 2) 지역사회의 직업훈련기관과 연계

□ 3) 지역사회의 산업체와 연계

□ 4) 지역사회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연계

□ 5) 지역사회의 학원 등 사회교육기관과 연계

□ 6) 지역별 공동 실습소 운영

□ 7) 기타

17. 하나의 학교에서 개설한 계열의 전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다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

우, 인근 학교, 산업체,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과정 이수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반대 다소 반대 그저 그럼 다소 찬성 매우 찬성

1 2 3 4 5

Ⅲ. 교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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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재구조화된 실업계 고교 계열에서의 교원 대책에 관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시거나 구

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8.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로 인해 교과에 따라 과원 교사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부전공 취득을 통해 유사 교과를 담당하도록 함

□ 2) 부전공 취득을 통해 중학교 교사로 배치함

□ 3)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기존 교사를 최대한 근무하도록 함

□ 4) 자격취득을 통해 진로전담 혹은 산학전담 교사로 기존의 학교에

배치함

□ 5) 관련된 교과의 지역별 순회교사로 배치함

□ 6) 교사 1인당 수업 시 수를 13∼15시간 이하로 축소하여 기존 교사

를 최대한 근무하도록 함

□ 7) 기타

19.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로 인해 교과에 따라 부족 교사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과원 교사 중 유사 전공 교원을 대상으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이수하게 하여 배치

□ 2) 기간제 교사를 활용함

□ 3) 산학 겸임 교사를 활용함

□ 4) 지역별 순회교사를 활용함

□ 5) 기타

20. 전문교과 담당 과원 또는 부족 교사에 대한 기타 대책을 직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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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설한 계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우에 따라 산업체 경험이 많은 인

사를 시간 강사 또는 계약직 강사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매우 반대 다소 반대 그저 그럼 다소 찬성 매우 찬성

1 2 3 4 5

22. 산학 겸임 교사를 실업계 고교에 배치함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예산 부족

□ 2) 전문 지식을 갖춘 산업체 인사의 부족

□ 3) 기존 교사와의 위화감 조성

□ 4) 출·퇴근 상의 어려움 등 기본 조건의 미비

□ 5) 기타

Ⅳ. 행·재정적 지원

다음에서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행·재정적인 지

원 사항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시거나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3. 재구조화된 계열에서 실업계 고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무엇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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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단위

□ 2) 계열 단위

□ 3) 학과 단위

□ 4) 기타

24.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다음 각각의 행·재

정적 지원 사항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선택하여 표를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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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사 항

교
육
훈
련
관
련
기
관
*

유
관
교
육
훈
련
기
관
**

시
도
교
육
청

교
육
인
적
자
원
부

단
위
학
교

지
역
사
회
***

24-1.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지도

24-2. 교원의 증원 및 배치

24-3. 필요 교사 확보 및 유입을 위한 학교장의 인사
권 부여

24-4. 시설 및 기자재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24-5. 전문교과 순회 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24-6. 인정 도서의 개발 지원

24-7. 교사의 연수(부전공, 자격, 직무 연수 등) 기회 확
대·지원

24-8. 해당 학교에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적인 재량
권 부여

24-9. 교사의 업무 부담 축소

24-10. 강사 및 산업체 겸임 교사의 임용

24-11. 산학협동 실습 프로그램 운영

24-12. 기자재 공동 활용

24-13. 취업 기회 확보(취업 협약)

*교육훈련 관련 기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시·군·구청, 창업교육센터,

인력은행, 노동사무소 등

**유관 교육훈련 기관: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지역사회: 각종 협의회, 단체,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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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설치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

해 필요한 기타 행·재정적 지원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 귀교의 소재지는?

□ 1) 특별시·광역시 □ 2) 중·소도시 □ 3) 군·읍·면

▣ 귀교의 설립 형태는?

□ 1) 국·공립 □ 2) 사립

▣ 귀교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계열은?

□ 1) 농업 □ 2) 공업 □ 3) 상업 □ 4) 수산·해운

□ 5) 가사·실업

▣ 선생님의 직위는?

□ 1) 교장 □ 2) 교감 □ 3) 실과부장

□ 4) 기타

응답자 관련
정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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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6: 요구 조사 질문지 (전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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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전문가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 1 (우 135- 949) 전화 (02) 3485- 5000 / Fax (02) 3485- 5200
E- ma il: webmaste r@krivet.re .kr / Web- s ite : www.krivet.re .kr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훈련정책,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자격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입니다.

이번에 본원에서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현재의 실업계 고교 계열은 전통적인 산업 구분에 기초한 것으로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산업 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는 실업계 고교 계열의 새로운 안을 제시함으
로써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부흥을 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피해가 가
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응답하신 설문지는 동봉된 회송용 봉투에 넣으셔서 8월 10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2002년 7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강 무 섭

※ 조사 문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정개발평가센터 김선태, 박윤희
e-mail: stkim@krivet .re.kr 전화: (02) 3485-5013, Fax: (02) 348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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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현재의 실업계 고교 계열을 산업

사회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업교육의 부

흥을 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열」이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열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교육의

영역 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열 재구조화」란 한 학교가 하나의

계열을 설치하는 기존의 방식 뿐만 아니라 한 학교 내에 여러 개의

계열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한 예로 한 학교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목적 및 의미

Ⅰ.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다음에서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선생님의 일반적인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시거나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계 고교 계열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있다 2-1로

□ 2) 없다 2-2로

2-1. 실업계 고교 계열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현재의 실업계 고교 계열은 21세기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의 변화

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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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교육은 현재 위기에 있으므로

□ 3) 진로지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 4)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 5) 타 계열을 운영할 경우, 타 계열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 6) 기타

(2-1을 응답하신 경우 2-2를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2. 실업계 고교 계열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재구조화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 2) 아직은 시기상조이므로

□ 3) 재구조화보다는 기존 계열을 보완하는 방향이 더 나으므로

□ 4) 재구조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가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 5) 재구조화(안)이 제시된다고 해도 실제로 이를 시행하기가 어려우므로

□ 6) 기타

3.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다음 각각의 사안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기여하지
않음

기여하지 않는
편

그저 그럼 기여하는 편 아주 기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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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존 계열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 1 2 3 4 5

3-2.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및 내실화 확보 1 2 3 4 5

3-3. 시설·설비의 확보 및 활용성 증대 1 2 3 4 5

3-4.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수월성 확보 1 2 3 4 5

3-5. 자격제도와의 연계 수월성 확보 1 2 3 4 5

3-6. 산학협력 체제 개선 1 2 3 4 5

3-7. 신설 계열 및 학과 교원의 원활한 확보 1 2 3 4 5

3-8.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 확보 1 2 3 4 5

4. 실업계 고교 계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계열

농업 계열

공업 계열

상업 계열

수산·해운 계열

가사·실업 계열

새로운 계열(안)

생물산업 계열

공업 계열

경영·사무 계열

해양산업 계열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

＋
정보통신산업 계열

디자인산업 계열

문화·레저 산업 계열

변경

신설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은 편

그저 그럼 타당한 편 아주 타당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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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쪽에서 제시한 실업계 고교 계열의 새로운 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 계열의 수가 많다 6-1로

□ 2) 일부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 6-2로

□ 3) 기타 ]

6-1. 실업계 고교 계열(안) 가운데 통합해야 할 계열은 무엇과 무엇인지

직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6-2 실업계 고교 계열(안) 가운데 명칭을 수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직

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7. 실업계 고교 계열을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어느 방식을 더 선

호하십니까?

□ 1)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한 개의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

□ 2)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

8. 실업계 고교 계열을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다음 각각의 측면

에서 어느 방식이 보다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용이하다고 생각하

시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방식 1.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한 개의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

방식 2.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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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1 방식 2

8-1. 교사 수급 측면

8-2. 진로 지도 측면

8-3. 교육과정 운영 측면

8-3. 시설·설비 활용 측면

8-4. 행·재정적 지원 측면

Ⅱ. 교육과정 운영

다음에서는 재구조화된 실업계 고교 계열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시거

나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9. 하나의 실업계 고교 내에 여러 계열을 설치할 경우, 설치 계열을 결정

하는 근거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역사회의 산업 특성 및 산업체의 요구

□ 2)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요구

□ 3) 교사 및 교육 전문가들의 요구

□ 4)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의 요구

□ 5) 기타

10.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상의 문제점 3가지를 우선 순위에 따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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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반적인 학교 운영의 혼란

2)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

3) 교원 문제(과원 교사 혹은 부족 교사)

4)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의 어려움

5) 시설·설비의 배치 및 활용의 어려움

6) 기타

11. 새로운 실업계 고교 계열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 학생 선발 제도의 개선

□ 2) 교원 배치 및 교원 자격 제도의 개선

□ 3) 새로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4) 행·재정적인 지원 제도의 개선

□ 5) 기타

12.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학습 수요자의 다양한 계열 선택권 확대

□ 2) 학생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3)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으므로

□ 4) 기타

13.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운영의 효율화

를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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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

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학생의 희망을 모두 수용한 교육과정 개설의 어려움

□ 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 3) 교원 배치의 문제점

□ 4) 시설·설비 활용의 문제점

□ 5) 기타

15.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교사들의 행정 업무 축소

□ 2)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

□ 3) 학생 지도에 있어 담임교사는 생활지도만을 담당하고 진로지도는

진로전담교사가 담당

□ 4) 관련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과정 이수 인정

□ 5) 기타

16.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실험·실습 기자

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 1) 지역사회의 동일계열 고등학교와 연계

□ 2) 지역사회의 직업훈련기관과 연계

□ 3) 지역사회의 산업체와 연계

□ 4) 지역사회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연계

□ 5) 지역사회의 학원 등 사회교육기관과 연계

□ 6) 지역별 공동 실습소 운영

□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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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나의 학교에서 개설한 계열의 전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

우, 또는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다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인근 학교, 산업체,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과정 이수를 연계하

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반대 다소 반대 그저 그럼 다소 찬성 매우 찬성

1 2 3 4 5

Ⅲ. 교원 대책

다음에서는 재구조화된 실업계 고교 계열에서의 교원 대책에 관하

여 선생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시거

나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8.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로 인해 교과에 따라 과원 교사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부전공 취득을 통해 유사 교과를 담당하도록 함

□ 2) 부전공 취득을 통해 중학교 교사로 배치함

□ 3)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기존 교사를 최대한 근무하도록 함

□ 4) 자격취득을 통해 진로전담 혹은 산학전담 교사로 기존의 학교에 배치함

□ 5) 관련된 교과의 지역별 순회교사로 배치함

□ 6) 교사 1인당 수업 시 수를 13∼15시간 이하로 축소하여 기존 교사

를 최대한 근무하도록 함

□ 7) 기타

19.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로 인해 교과에 따라 부족 교사가 발생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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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과원 교사 중 유사 전공 교원을 대상으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이수하게 하여 배치

□ 2) 기간제 교사를 활용함

□ 3) 산학 겸임 교사를 활용함

□ 4) 지역별 순회교사를 활용함

□ 5) 기타

20. 전문교과 담당 과원 또는 부족 교사에 대한 기타 대책을 직접 기술하

여 주십시오.

21. 개설한 계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우에 따라 산업체 경험이 많은

인사를 시간 강사 또는 계약직 강사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매우 반대 다소 반대 그저 그럼 다소 찬성 매우 찬성

1 2 3 4 5

22. 산학 겸임 교사를 실업계 고교에 배치함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예산 부족

□ 2) 전문 지식을 갖춘 산업체 인사의 부족

□ 3) 기존 교사와의 위화감 조성

□ 4) 출·퇴근 상의 어려움 등 기본 조건의 미비

□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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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재정적 지원

다음에서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행·재정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시거나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3. 재구조화된 계열에서 실업계 고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학교 단위

□ 2) 계열 단위

□ 3) 학과 단위

□ 4) 기타

24.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다음 각각의 행·재

정적 지원 사항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선택하여 표를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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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사 항

교
육
훈
련
관
련
기
관
*

유
관
교
육
훈
련
기
관
**

시
도
교
육
청

교
육
인
적
자
원
부

단
위
학
교

지
역
사
회
***

24-1.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지도

24-2. 교원의 증원 및 배치

24-3. 필요 교사 확보 및 유입을 위한 학교장의 인사권 부
여

24-4. 시설 및 기자재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24-5. 전문교과 순회 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24-6. 인정 도서의 개발 지원

24-7. 교사의 연수(부전공, 자격, 직무 연수 등) 기회 확대·지원

24-8. 해당 학교에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적인 재량권 부여

24-9. 교사의 업무 부담 축소

24-10. 강사 및 산업체 겸임 교사의 임용

24-11. 산학협동 실습 프로그램 운영

24-12. 기자재 공동 활용

24-13. 취업 기회 확보(취업 협약)

*교육훈련 관련 기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시·군·구청, 창업교육센터,

인력은행, 노동사무소 등

**유관 교육훈련 기관: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지역사회: 각종 협의회, 단체,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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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설치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타 행·재정적 지원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선생님의 소속 기관은?

▣ 선생님의 직위는?

▣ 선생님의 경력은?

▣ 선생님의 연령은?

응답자 관련
정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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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7: 요구 조사 질문지(정부관계자용)

- 204 -



정부관계자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 1 (우 135- 949) 전화 (02) 3485- 5000 / Fax (02) 3485- 5200
E- ma il: webmaste r@krivet.re .kr / Web- s ite : www.krivet.re .kr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훈련정책,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자격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
관입니다.

이번에 본원에서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현재의 실업계 고교 계열은 전통적인 산업 구분에 기초한 것으로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산업 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는 실업계 고교 계열의 새로운 안을 제시함
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부흥을 꾀하기 위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피해가 가
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응답하신 설문지는 동봉된 회송용 봉투에 넣으셔서 8월 10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2002년 7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강 무 섭

※ 조사 문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정개발평가센터 김선태, 박윤희
e-m ail: stkim @krivet .re.kr 전화: (02) 3485-5013, Fax: (02) 348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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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현재의 실업계 고교 계열을 산

업 사회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업교육

의 부흥을 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열」이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열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교육의 영역 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열 재구조화」란 한 학교

가 하나의 계열을 설치하는 기존의 방식 뿐만 아니라 한 학교 내에

여러 개의 계열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목적 및 의미

Ⅰ.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다음에서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선생님의 일반적인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시거나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계 고교 계열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있다 2-1로

□ 2) 없다 2-2로

2-1. 실업계 고교 계열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현재의 실업계 고교 계열은 21세기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의 변화

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 2) 실업교육은 현재 위기에 있으므로

다음 쪽에 계속됩니다 ☞- 206 -



□ 3) 진로지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 4)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 5) 타 계열을 운영할 경우, 타 계열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 6) 기타

(2-1을 응답하신 경우 2-2를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2. 실업계 고교 계열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재구조화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 2) 아직은 시기상조이므로

□ 3) 재구조화보다는 기존 계열을 보완하는 방향이 더 나으므로

□ 4) 재구조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가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 5) 재구조화(안)이 제시된다고 해도 실제로 이를 시행하기가 어려우므로

□ 6) 기타

3.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다음 각각의 사안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기여하지
않음

기여하지 않는
편

그저 그럼 기여하는 편 아주 기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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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존 계열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 1 2 3 4 5

3-2.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및 내실화 확보 1 2 3 4 5

3-3. 시설·설비의 확보 및 활용성 증대 1 2 3 4 5

3-4.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수월성 확보 1 2 3 4 5

3-5. 자격제도와의 연계 수월성 확보 1 2 3 4 5

3-6. 산학협력 체제 개선 1 2 3 4 5

3-7. 신설 계열 및 학과 교원의 원활한 확보 1 2 3 4 5

3-8.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 확보 1 2 3 4 5

4. 실업계 고교 계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계열

농업 계열

공업 계열

상업 계열

수산·해운 계열

가사·실업 계열

새로운 계열(안)

생물산업 계열

공업 계열

경영·사무 계열

해양산업 계열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

＋
정보통신산업 계열

디자인산업 계열

문화·레저 산업 계열

변경

신설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은
편

그저 그럼 타당한 편 아주 타당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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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쪽에서 제시한 실업계 고교 계열의 새로운 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 계열의 수가 많다 6-1로

□ 2) 일부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 6-2로

□ 3) 기타

6-1. 실업계 고교 계열(안) 가운데 통합해야 할 계열은 무엇과 무엇인지

직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6-2 실업계 고교 계열(안) 가운데 명칭을 수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직

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7. 실업계 고교 계열을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어느 방식을 더 선

호하십니까?

□ 1)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한 개의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

□ 2)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

8. 실업계 고교 계열을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다음 각각의 측면

에서 어느 방식이 보다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용이하다고 생각하

시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방식 1.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한 개의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

방식 2.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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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1 방식 2

8-1. 교사 수급 측면

8-2. 진로 지도 측면

8-3. 교육과정 운영 측면

8-3. 시설·설비 활용 측면

8-4. 행·재정적 지원 측면

Ⅱ. 교육과정 운영

다음에서는 재구조화된 실업계 고교 계열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시거

나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9. 하나의 실업계 고교 내에 여러 계열을 설치할 경우, 설치 계열을 결정

하는 근거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역사회의 산업 특성 및 산업체의 요구

□ 2)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요구

□ 3) 교사 및 교육 전문가들의 요구

□ 4)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의 요구

□ 5) 기타

10.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상의 문제점 3가지를 우선 순위에 따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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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반적인 학교 운영의 혼란

2)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

3) 교원 문제(과원 교사 혹은 부족 교사)

4)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의 어려움

5) 시설·설비의 배치 및 활용의 어려움

6) 기타

11. 새로운 실업계 고교 계열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 학생 선발 제도의 개선

□ 2) 교원 배치 및 교원 자격 제도의 개선

□ 3) 새로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4) 행·재정적인 지원 제도의 개선

□ 5) 기타

12.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학습 수요자의 다양한 계열 선택권 확대

□ 2) 학생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3)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으므로

□ 4) 기타

13.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운영의 효율화

를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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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

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학생의 희망을 모두 수용한 교육과정 개설의 어려움

□ 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 3) 교원 배치의 문제점

□ 4) 시설·설비 활용의 문제점

□ 5) 기타

15.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교사들의 행정 업무 축소

□ 2)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

□ 3) 학생 지도에 있어 담임교사는 생활지도만을 담당하고 진로지도는

진로전담교사가 담당

□ 4) 관련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과정 이수 인정

□ 5) 기타

16.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실험·실습 기자

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 1) 지역사회의 동일계열 고등학교와 연계

□ 2) 지역사회의 직업훈련기관과 연계

□ 3) 지역사회의 산업체와 연계

□ 4) 지역사회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연계

□ 5) 지역사회의 학원 등 사회교육기관과 연계

□ 6) 지역별 공동 실습소 운영

□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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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나의 학교에서 개설한 계열의 전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

우, 또는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다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인근 학교, 산업체,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과정 이수를 연계하

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반대 다소 반대 그저 그럼 다소 찬성 매우 찬성

1 2 3 4 5

Ⅲ. 교원 대책

다음에서는 재구조화된 실업계 고교 계열에서의 교원 대책에 관하

여 선생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시거나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8.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로 인해 교과에 따라 과원 교사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부전공 취득을 통해 유사 교과를 담당하도록 함

□ 2) 부전공 취득을 통해 중학교 교사로 배치함

□ 3)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기존 교사를 최대한 근무하도록 함

□ 4) 자격취득을 통해 진로전담 혹은 산학전담 교사로 기존의 학교에

배치함

□ 5) 관련된 교과의 지역별 순회교사로 배치함

□ 6) 교사 1인당 수업 시 수를 13∼15시간 이하로 축소하여 기존 교사

를 최대한 근무하도록 함

□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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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로 인해 교과에 따라 부족 교사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과원 교사 중 유사 전공 교원을 대상으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이수하게 하여 배치

□ 2) 기간제 교사를 활용함

□ 3) 산학 겸임 교사를 활용함

□ 4) 지역별 순회교사를 활용함

□ 5) 기타

20. 전문교과 담당 과원 또는 부족 교사에 대한 기타 대책을 직접 기술하

여 주십시오.

21. 개설한 계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우에 따라 산업체 경험이 많은

인사를 시간 강사 또는 계약직 강사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매우 반대 다소 반대 그저 그럼 다소 찬성 매우 찬성

1 2 3 4 5

22. 산학 겸임 교사를 실업계 고교에 배치함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예산 부족

□ 2) 전문 지식을 갖춘 산업체 인사의 부족

□ 3) 기존 교사와의 위화감 조성

□ 4) 출·퇴근 상의 어려움 등 기본 조건의 미비

□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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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재정적 지원

다음에서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행·재정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시거나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3. 재구조화된 계열에서 실업계 고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학교 단위

□ 2) 계열 단위

□ 3) 학과 단위

□ 4) 기타

24.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다음 각각의 행·재

정적 지원 사항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선택하여 표를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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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사 항

교
육
훈
련
관
련
기
관
*

유
관
교
육
훈
련
기
관
**

시
도
교
육
청

교
육
인
적
자
원
부

단
위
학
교

지
역
사
회
***

24-1.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지도

24-2. 교원의 증원 및 배치

24-3. 필요 교사 확보 및 유입을 위한 학교장의 인사권 부여

24-4. 시설 및 기자재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24-5. 전문교과 순회 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24-6. 인정 도서의 개발 지원

24-7. 교사의 연수(부전공, 자격, 직무 연수 등) 기회 확대·지원

24-8. 해당 학교에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적인 재량권 부여

24-9. 교사의 업무 부담 축소

24-10. 강사 및 산업체 겸임 교사의 임용

24-11. 산학협동 실습 프로그램 운영

24-12. 기자재 공동 활용

24-13. 취업 기회 확보(취업 협약)

*교육훈련 관련 기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시·군·구청, 창업교육센터,

인력은행, 노동사무소 등

**유관 교육훈련 기관: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지역사회: 각종 협의회, 단체,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25. 하나의 실업계 고교 안에서 여러 계열을 설치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타 행·재정적 지원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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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 선생님의 소속 기관은?

▣ 선생님의 직위는?

▣ 선생님의 경력은?

▣ 선생님의 연령은?

응답자 관련
정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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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8: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현행 학과 편제 예시표

계열명 현행 운영 중인 관련 학과 편제 예시(367)

1. 생물

산업

계열

(39)

관상원예과, 농산물유통과, 농업경영과, 농업과, 농업관련계열, 도시원예과, 동물

자원과, 산림자원과, 산림자원환경과, 산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물공학과, 생물

과학과, 생물응용과, 생물자원과, 생산환경과, 생활원예과, 시설 원예과, 식량자

원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식품산업과, 원예경영과, 원예계열, 원예과, 원예

조경과, 임업과, 자영계열, 자영과, 자영농업과, 자영생활과, 자영식품 산업과, 자

영원예과, 자영조경과, 자영축산과, 조경과, 축산 경영과, 축산과, 환경 조경과

2. 공업

계열

(151)

건설계열, 건설과, 건설기계과, 건설정보과, 건설정보시스템과, 건설중기과, 건축

과, 건축설계과, 건축설비과, 공업계열, 공조냉동과, 공통계열, 금속과, 금속열처

리과, 금속재료과, 금속제련과, 금은세공과, 금형과, 금형관리과, 금형설계과, 기

계계열, 기계공작과, 기계과, 기계설비과, 기계자동차계열, 기계조립과, 냉동공조

과, 녹지토목과, 농업기계과, 농업기계정비과, 농업중장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

계과, 디지털전기과, 디지털전자과, 멀티미디어전자과, 메카트로닉스과, 배관과,

배관용접과, 사이버통신과, 산업기계과(농업계), 산업기계과, 산업설비과, 산업전

자과, 산업화공과, 생명화학공업과, 설비공업과, 섬유과, 섬유기계과, 소재응용과,

수치제어기계과, 시스템분석화학과, 식품공업과, 실내건축과, 영상전자과, 자동제

어과, 자동차건설기계과, 자동차과, 자동차기계과, 자동차정비과, 자동차중기과,

자동화기계과, 자동화설비과, 자동화설비기계과, 자동화시스템과, 자원(석재)과,

자원기계과, 자원정보과, 자원환경과, 자율교육과정, 재료정보과, 전기과, 전기설

비과, 전기설비제어과, 전기시스템과, 전기자동화과, 전기전자계열, 전기전자기계

계열, 전기정보과, 전기제어과, 전기제어시스템과, 전기철도과, 전기캐드과, 전산

건축설계과, 전산응용건축과, 전산응용기계과, 전산응용설계과, 전산이용기계과,

전산이용설계과, 전자게임과, 전자계산과, 전자계산기과, 전자계열, 전자과, 전자

기계과, 전자기계군, 전자응용과, 전자전기군, 전자전산과, 전자정보과, 전자제어

과, 전자컴퓨터과, 전자통신과(수해양계), 전자통신과, 정밀기계과, 정보전기과,

정보전자과, 조선과, 중기과, 중기자동차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지적 토목과,

지적과(농업계), 지적과, 지적정보과, 차량공업과, 첨단산업기계과, 컴퓨터공업과,

컴퓨터과학과(공업계, 상업계), 컴퓨터응용과, 컴퓨터응용기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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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
계열
(151)

컴퓨터응용전자과, 컴퓨터응용제어과, 컴퓨터응용화학과, 컴퓨터전기과, 컴퓨터
전자과, 컴퓨터제어과, 컴퓨터제어전기과, 토목건축계열, 토목과(농업계), 토목과,
토목기계과, 토목설계과, 토목환경과(농업계), 토목환경과, 통신과, 품질관리과,
항공과, 항공기계과, 항공전자과, 항공정비과, 화학 공정과, 화학공업과, 화학응

용과, 환경공업과, 환경기술과, 환경보전과, 환경화학공업과, CAD/ CAM과

3.
경영·
사무
계열
(48)

경영영어과, 경영정보과, 경영정보학과, 공통계열, 국제통상과, 농업유통과, 농업
유통정보과, 사무자동화과, 사이버경영정보과, 사이버마케팅과, 사이버유통과, 사
이버정보과, 사이버정보처리과, 상업경영과, 상업계열, 상업과, 상업외국어과, 상
업정보과, 상용영어과, 세무정보과, 세무회계과, 실업교양과정, 유통경영과, 유통
경제과, 유통관리과, 유통정보과(농업계), 유통정보과, 인터넷비지니스과, 인터넷
상거래과, 인터넷정보과, 인터넷정보처리과, 전산정보계열, 전산정보과, 전자비지
니스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사무과, 정보전산과, 정보처리과(공업계, 상업계), 정
보통신과, 정보통신운용과, 중국교역과, 컴퓨터정보과,통상외국어과, 통상정보과,
항공사무자동화과, 회계과, 회계정보과

4. 해양
산업
계열
(14)

선박운항과, 수산양식과, 수산전산과, 수해계열, 자영수산과, 자영해양생산과, 자
원환경과, 정보해양과, 항해과, 해양산업과, 해양생산과, 해양토목과, 해양환경관

리과, 해양환경토목과

5. 가정
·보건
서비스
계열
(19)

가사계열, 간호과, 미용과, 미용정보과, 보건간호과, 비서과, 비서정보과, 비서행
정과, 식품가공과, 유아교육과, 의상과, 의상디자인과(공업), 의상디자인과, 이·

미용과, 제과·제빵코스과, 조리계열, 조리과, 조리과학과, 피부미용과

6. 정보
통신
산업 계
열(27)

네트워크시스템과, 농업전산과, 디지털정보처리과, 디지털컨텐츠과, 멀티미디어
과(공업계, 상업계), 멀티미디어정보과, 멀티미디어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통신
과, 멀티인터넷과, 사이버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과, 영상정보통신과, 웹운영과,
웹프로그래밍과, 인터넷과(공업계, 상업계), 인터넷정보통신과(공업계, 상업계),
인터넷통신과, 전자계산과, 정보기술과, 정보전산과, 정보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항공정보처리과, 환경개발정보과

7. 디자
인 산
업 계열
(39)

건축디자인과, 공예디자인과, 광고디자인과, 광고사진과, 그래픽디자인과(공업계,
상업계), 금형디자인과, 네트워크디자인과, 도예디자인과, 디자인건축과, 디자인
과(공업계, 상업계), 디자인환경군, 멀티미디어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상업디자
인과, 생활예술디자인과, 선박디자인과, 섬유디자인과, 섬유패션디자인과, 세라믹
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시각정보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영
상·출판 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영상헤어디자인과, 웹디자인과(공업계, 상업
계), 인테리어디자인과, 전자출판디자인과, 출판광고과, 컴퓨터건축디자인과, 컴
퓨터그래픽과(공업계, 상업계),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 컴퓨터디자인과, 컴퓨터측

정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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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
레저
산업
계열
(30)

골프관리과, 관광경영과, 관광공예과, 관광과, 관광레저과, 관광외국어과(상업계,
가사계), 관광원예과, 관광정보과, 관광정보통신과, 관광조리과, 관광해양레포츠
과, 관광호텔과, 관악연주과, 기악과, 만화영상과, 만화예술과, 만화캐릭터과, 멀
티미디어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과(공업계, 상업계), 영상그래픽과, 영상미디어
과, 영상정보과, 영상제작과, 인쇄사진과, 인터넷방송과, 인터넷방송영상학과, 컴
퓨터실용음악과(공업계, 상업계)

*) 지식과 기술의 융합, 보통교과와 전 문교과의 통합,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 등으로 계열의 구분이 모

호하지만,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업계 고교의 계열을 재 구조화하고, 관련학과를 주된 교육내용

중심으로 재 배치함. 이러한 재구조화의 의미는 향후 교육과정의 구조 개편, 교사 배치, 교과 편성·운영

등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시킬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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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비고
1 강장구 광주종합고등학교 농업계
2 최규남 안양공업고등학교 공업계
3 하인호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계
4 이재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수산·해운계
5 김종오 서초전자고등학교 공업계
6 홍영표 양평종고 농업계
7 이상혁 교원대학교 전체
8 노태천 충남대 공업계
9 윤인경 교원대 가사·실업계
10 황호진 인자위 전계열
11 이광호 공주대 상업계
12 정철영 서울대 농업계
13 김정일 교육인적자원부 전계열
14 윤기숙 교육인적자원부 가사·실업계
15 윤경식 교육인적자원부 공업계
16 송달용 교육인적자원부 농업계
17 김동원 교육인적자원부 상업계
18 김태운 교육인적자원부 수산·해운계
19 한상근 직능원 직업 (CT분야)연구
20 강종훈 직능원 전계열
21 이용순 직능원 전계열, 실고 평가
22 주인중 직능원 전계열,직무분석연구
23 장창원 직능원 전계열,유망직종연구
24 김삼곤 부경대학교 수산·해운계
25 김진태 교육인적자원부 전계열
26 류춘형 울산 광역시 교육청 가사·실업계
27 김형만 직능원 전계열,인력수급
28 정태화 직능원 전계열,실고발전대책연구
29 김환식 직능원 전계열,
30 홍진기 덕수정보산업고 상업계
31 김성재 부산해사고등학교 수산·해운계
32 홍봉희 성주통합형 고등학교 통합형고교
33 박문자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특성화 고교
34 장명희 직능원 전계열, 자율운영
35 김종우 직능원 전계열
36 김현수 직능원 전계열
37 옥준필 직능원 전계열, 통합형연구
38 정향진 직능원 디자인계열
39 김미숙 직능원 전계열
40 강경종 직능원 IT 관련연구
41 이병욱 대전 공고 전계열
42 여훈구 유한대학교 디자인계열

43 홍원표 직능원 전계열
44 서창교 직능원 전계열, 직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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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0 : 세미나 토론자 명단 및토론 내용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 【토론 자료】

● 일 시 : 2002. 8. 30(금) 14:00∼17:30

● 장 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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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토론(1)
l

김 기 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지식기반 정보화사회로의 급격한 전환과 이에 따른 산업현장의 변화로 인

하여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실제적인 현장기술을 갖춘 유능한 전문산업기술

인력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소득의 향상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고등

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였으며,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실업계 고교 교육 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서 국가와 사회는 실업계 고

교를 육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개혁안들, 즉, 1996년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Ⅱ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9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2000년 실업계 육성대책 (교육인

적자원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직업교육 활성

화 정책에 부응하여 실업계 고교 역시 체제나 학과의 개편을 통해 산업체

요구와 학생의 교육 수요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세미나의 주제인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과 과제 도 이러한 개편

방안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본 토론자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화 방향과 과제 에 대한 황호진 과장

님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등의 측면에서 보완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발표 논고에 대한 검토 의견

발표자께서는 실업계 고교 교육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논점에서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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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나누어 논의의 필요성과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교 단계

직업교육이 직면한 문제들, 즉 학교의 변화 지체 현상 , 청년실업의 문제

및 인력수요의 고도화 , 전세계적인 고교 직업교육 위축 현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둘째, 이에 대한 실업계 고교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고교 직업

교육의 주류화 (m ain str eaming ) ' , '고교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조합 확대 ,

제3차 교육기회의 확대 제공 등을 해결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본 세

미나와 직접적인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방향으로 직업과정과 일반

과정에 대한 통합적 고려 , 계열 (학습과정)간의 통합적 고려 , 학습과정의

모듈화에 대한 고려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

화에 따른 향후 과제로 현장경험의 강화 , 효과적인 기관적 틀 및 시행과

정 , 진로지도의 강화 , 실고 과정을 통한 평생학습기반의 강화 등을 요구하

였다.

이러한 발표 논고가 더욱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에서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실업계 고교 교육에 대한 재검토 논의는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체

성 (ident ity ) , 즉 현시점에서 실업계 고교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요구되고 있다. 다분히 현재 실업계 고교 교육의 변화

추세는 취업보다는 진학위주로, 또한 취업을 위한 현장중심교육보다는 기초

직업교육중심으로 교육적 역할이 변하고 있다.

둘째, 실업계 고교 개편 작업은 개편의 원칙,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 교

육 전문성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검토와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

어야 한다. 우리가 총체적인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고교 단계 직업교육이

어떠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규정없이 끊임없이 실업계 고교 교육의 거시적

개편들 (학교 운영 체제 개편, 계열 재구조화, 입시제도 개편 등)만 추진한다

면, 결국에는 형식적 개편으로 귀결되고, 실업계 고교 교육의 활성화나 내실

화는 동떨어지게 흐를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주요 선진국에서의 개편이나

개혁 작업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기간의 충분한 학문적 검토와

시범사업 및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 단계별로 추진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일반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계 고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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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역시 단순히 계열 명칭만 변경하는 작업이 돼서는 안되며, 변경함으

로써 얻는 효과가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입증해

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실업계 고교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에 고려이다. 이 의미는 기존의 계열 구분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변화

상황을 흡수할 수 없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현재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

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보다는 기초직업교육에 중심을 둔다

면, 큰 변화보다는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방법 등과 같은 내실화 측면에서

보완이 우선이 아닌가 쉽다. 전체적으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을 추진

해야만 한다는 정당성 (legit im ation )과 필요성을 및 계열 재구조화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정책은 다른 관련 교육제도와 별개로

이루어져는 안되며, 상호 연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이미 대학입시에서

실업계 고교생들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과 연계

성을 찾아야 한다. 또한 다양화와 특성화 및 전문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

는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을 위해 어떠한 긍정적인 점이 있는가를 파

악하여 반영해야 한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와 관련한 이상의 관심과 해결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기본 방향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1 ) 실업계 고교는 빠른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교

육적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 요구되며 , 또한 실업계 고

교 계열 재구조화는 학교 운영 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교육의 정체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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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가 미래 교육경쟁력을 확보하여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학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노력과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실업계 고교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

틀을 마련함으로써 일생을 통하여 실업계 고교에서 학습한 기초지식을 토대

로 직장에서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계속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

도록 연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업계 고교를 평생학습체제 하에서

직업입문 단계의 직업준비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보고, 보통교육과

직업기초전문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졸업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

면서 고등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졸업 후 바로 진학을 하여

고교 단계의 기초직업교육과 연계된 심화 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실업계 고교 개편을 통하여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

이고,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실업계 고교를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유

인가를 제공할 수 있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사회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학습자 및 산업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과 다른 한편으로 학

습자의 능력 및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 선택의 가능성과 교육 내용의 전

문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실업계 고교 체제의 구축을 의미한다. 또한 실업

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를 통하여 교육제도 안에서 학생들이 기꺼이 선택하

고 선호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여, 실업계

고교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기존의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해야 한다.

2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단지 형식적인 계열의 재편이 아닌

실업계 고교 교육의 내실화 차원에서 교육의 특성화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

실업계 고교 개편을 학교 유형 변화 차원에서 보면, 학교 운영 체제의 변

화는 향후 5년 동안 가속화 될 것이며, 학교 규모 면에서 실업계 고교가 축

소 정예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다양한 학교 유형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농·공·

상업계와 같은 실업계 고교 계열 구분이 모호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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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변화 차원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주류를 형성한 학과들이 급속하게 개

편될 것이며, 기존의 실업계 고교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색학과들이 출현하고,

점차적으로 학과 전공 계열이 모호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원래 교육적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학교 나름대로의 확고

한 목표 설정과 단계별 실천 전략이 요구되며, 실업계 고교 교육의 특성화

와 전문화를 기하는 데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통

해 실업계 고교가 교육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자체의 역

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3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국가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의 거

시적 정책 , 즉 미래의 인적자원개발의 발전 비전 속에서 큰 밑그림이 그

려져야 하고 , 이와 관련된 세부 정책들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개발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작업이 고교 단계 교육적 의미로만 수용되어

연계성이 없이 추진하게 되면, 부수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효과성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작업은 확산적 사고를 통하

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문제가 현재 추진 중인 실업계

고교 개편 작업에 설익은 과일만 주고자 하는 정책적 논의가 아닌, 실업계

고교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질적인 보완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

록 우리 모두는 실업계 고교 교육에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발표자와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토론을 마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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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토론(2)
l

이 상 혁 (한국교원대학교 )

1. 발표자 원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발표자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를 미국과 유럽, 호주의 실업계 고등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취업과 진학의 자격 제도,

T ech - Prep., 모듈 교육과정 등과 비교하여 논하였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 사항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 및 규정은 그 나라의 문화와 특성 및 풍

토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미주 지역과 유럽은 우리 나라의 문화와 특성에서 상당히 다른점은 누구

나 다 아는 사실이다.

산업 구조가 농업화 시대 →공업화 시대→정보화 시대→ 서비스화 시대로

바뀌어 가는 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같은 추세이다.

21세기를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한다. 모든 지식이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순식간에 타지역으로 전파되고 그 지식은 다른 지식과 결합하여 새로운 지

식을 만들어 낸다. 이와 같은 시기에 직업 세계는 예측하기 어렵게 변화되

어간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공업 입국을 부르짖으면서 제조업만

이 돈을 벌고 살 길 인 줄 알았다. 그러나 1990년대 하반부터는 기술 혁신

이 가속화되고, 정보화 사회로 모든 산업은 물론 사회 전 분야가 n etw ork되

고, 국제화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의 제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

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제조업에서 물품을 만드는 사업은 대부분이 손해

를 보거나 급기야에는 문을 닫고 동남아 등지로 옮겨가야만 하는 상황에까

- 229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과 과제 세미나 토론 자료

지 오게되었다. 따라서 21세기 변화하는 산업 사회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

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구분과 교육과정 분류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

계열, 공업 계열, 상업 계열, 수산·해양 계열, 가사 실업 계열은 1960년대에

정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환경이 크

게 바뀌고 기술의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가 크게 달라졌으므로 계열 구조

개편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발표자는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50%정도가 전문대학 이상 대학

에 진학하고 있으므로 실업계 고등학교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 직업 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며 그 예로서 미국, 호주, 스웨덴 등을 들었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영국은 직업 교육의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어 예외라고

하였다. 토론자가 볼 때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재구조화는 직업 교육의

증가나 위축과는 크게 상관 관계가 없다고 사려된다.

가 . 고교 직업 교육의 주류화 (m ain s tre am in g )에 대한 견해

발표자는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 교육은 학력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산업

체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단순 기능직 일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말

은 직업 교육에 관련된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같이 한

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의 산업체 현실은 과연 그런가 되묻고

싶다.

나 . 고교 직업 교육과 일반 교육의 조합 확대에 대한 견해

발표자는 직업 교육의 내용중에 일반 교육의 내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세

계적 추세라고 했으며, 그 예로 호주, 영국, 핀란드 등을 들고 있다.

호주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30%만 직업 교육을 이수하고 나머지 과

목은 일반 교육 내용을 지도한다고 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취업과

진학의 두 가지 자격을 모두 제공하는 방안을 2중 자격 과정 (double

qualifying path w ay s )으로 유럽의 오스트리아와 체코의 예를 들어 설명하

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학생의 20%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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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 기업주도 만족하고 있고 학생들은 언제나 필요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토론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산업 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있으므로 그

에 적절한 실업 계열 구조를 재 개편하고 교육 과정의 내용도 적절하게 맞

추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實業系列의 용어는 적절하며,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실업계 라는 단어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질문하고

싶다.

다 . 제 3차 교육 기회의 확대 제공

발표자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는 것을

제 3차 교육 기회라고 표현하였다.

유럽의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와 호주 등지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T ech - prep. program을 소개하였다

미국의 T ech - prep.(T echnical Preparat ion )은 기술을 학교에서 준비하고

일터로 가는 (school- to- w ork )모델로 중등 교육이후 계속 교육인 일터 중시

의 학습과 학교 교육 과정을 연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2+2」체제는 1996년 8월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 71조에

동일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교육 내용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교육과

정을 상호 연계 운영이 발표되면서 1997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2003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게됨으로 지방

에 소재한 전문대학에서는 안정된 입학생 확보를 위하여 2+2체제 (실업계 고

등학교 2,3학년)+(전문대학1,2학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2 .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재구조화의 방향

가 . 직업 과정과 일반 과정에 대한 통합적 고려

발표자는 우리 나라에서 통합형 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5개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에 따라 제도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 했

다. 그러나 토론자 볼 때에는 우리 나라에서 통합형 고등학교는 실정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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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본다. 인문계와 실업계가 통합된 통합형 고등학교에 실업계반

에는 성적이 저조한 자 들로만 편성될 것이고 한 학교에서 2원화 교육을

실시할 때에 실업계반에 편성된 학생들은 낙오자가 된 것 같은 소외감을 갖

게될 것이다.

나 . 계열 (학습 과정 ) 간의 통합적 고려

발표자는 최근 기술 용어에 기술 융합 (F u sion T echnology )이 많이 등장

한다고 했으며, 유럽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지에서 직업 교육의 프

로그램수가 크게 줄고 있다고 했다.

핀란드인 경우 직업교육 프로그램 650개→25개로 기초 학습 분야와 250개

전문 분야로 축소됬다고 했다.

최근 미국, 독일 등의 산업체에서는 많은 전문 기술을 소유한자, 의사 소

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Netw ork 능력 정보 능력을 갖춘자를 요구하고 있

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인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자가 기초

학문 분야를 많이 배운다고 위의 여러 가지 능력을 구비한다고는 할 수 없

다.

3 . 실업계 고교 재구조화에 따른 향후 과제에 대한 견해

발표자는 현재 우리 나라 실업계 고교의 계열이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양계, 가사 실업계로 되어 있는 데 제 7차 교육과정 편제상 기본

학과와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보면 기본학과 제시는 별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의 각 계열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성격이

상호 중첩되어 있다고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는 21세기 산업 사회의 변화에 따른 실업계 고교 구조화의

재편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있다.

첫째, 기술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제품 생산 주기는 더욱 짧아지게 되고 핵심 기반 기술의 실용화로 신규

첨단 산업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품 생산은 시장 수요의 개성화

와 다양화에 맞게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多品種小量生産體制 ; order m ade

- 232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방향과 과제

produ ct ion sy st em )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제품 생산에서 유연성과 신축

성을 가지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sy st em 변환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 이전 기피 현상이 커지고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

이다. 그러므로, 고부가 가치 (高附加價値)의 기술 집약적 벤처기업이 창업되

고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노동 시장

이 유연화 (柔軟化)되어 종래의 평생 직장에서 근로자의 직장 이동이 크게

늘어나는 탈산업 시대에 직업의 안정성은 직업 능력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표 1> 은 21세기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 기술 인력 추이를 미국

과 비교한 것이다.

<표 1> 21세기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 기술 인력 추이

국가명
구분 미국 (% ) 한국 (% ) 비고

단순 노무직 15.0 12.4

기능공 65.0 75.3

전문가 20.0 12.3

자료 : H oern er , J . L . & w ehrley , J . B. (1995). w ork - based learning .

윤석천·신광호(1996). 중장기 산업 인력 수급 전망과 대책, 한국기

술교육대학

둘째, 정보화 사회화의 발달로 사회 전 분야가 정보 네크 워크화

(inform ation n etw ork )가 될 것이다.

얻어진 지식 정보는 데이터화되어 전 세계로 급속하게 전파될 것이며 정

보 통신 산업의 광역화 및 우주화는 급성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국제화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세계가 동시 정보권에 들어오면서 경제와 문화의 교류가 즉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EC (Europe

Community )와 같이 지역별 경제 블록화를 갖게 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21세기초에 우리 나라의 종합 과학 기술력을 G7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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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올려놓는다는 청사진을 내놓은바 있다.

그러나 경제 논리에만 초점을 맞춘 구조 조정에 의해 많은 연구소가 통폐

합되어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지식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R&D (Research

an d Dev elopm ent )와 기반 구축 (infra - structure )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재구조화는 산업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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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제 토론(1)
l

윤 인 경 (한국가정과교육학회 )

본 연구는 크게 제Ⅰ장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 및 목적 ,

제Ⅱ장 실업계 고교 재구조화 방안 , 제Ⅲ장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정책 건의 및 제언 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나 주제 발표의 핵심은

제Ⅱ장 실업계 고교 재구조화 방안 이라고 생각됩니다. 발표자는 이 부분에

서 계열 재구조화의 기본 전제에 대하여 몇 개의 소주제를 설정하여 구체적

으로 제시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구조화 방안에서는 먼저 구조화의 배경을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

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함으로써, 이것 역시 재구조화 방안을 이해하

는 데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Ⅲ장에서 재구조화에 따른 정책 건의와 제언을 제시한 점도

새로운 안이 정착되고 발전하는 데에 전제되는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발표 내용의 전체적인 구성이 실업계 고교 계

열 재구조화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과 부분별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

하면서 각 부분별로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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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 및 목적 에

대하여

실업계 고교 재구조화의 배경은 6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과거로

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변

화, 즉 미래 사회에서의 요구나 예측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는 그 특징을 크게 5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그 중 3

항과 4항이 모두 농업 관련 내용입니다. 근래에는 서비스 중심의 산업에

대한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현황과

관련된 표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실업계 고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직업 구조의 변화에서는 정보 산업 분야와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변

화 그리고 직업의 세분화 추세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면 산업 구조의 변화와 직업 구조의 변화를 연계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교육 내용 및 체제 관련 사회적 환경에 제시된 제2항과 2항의 내용

은 교육 내용 및 기술 수준의 변화에서 통합하여 다룰 수 있으며, 4항에

제시된 내용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 자료, 예

를 들면 고령화의 추세, 여가 시간의 증대 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

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직업교육 육성 정책 부분에서는 현재와 같이 계열의 성격이 포괄

적인 경우, 과목 수가 제한되는 수능 탐구 영역의 과목 선정이나 출제에

애로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Ⅱ장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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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산업 의 범위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통신업 등이 모두 포함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구조화 방안에 제시한 계열 명칭에

산업 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가정·보건의 서비스 도 꼭 들어가야

하는지, 정보·통신 계열, 디자인 계열, 문화·레저 계열, 가정·보건 계

열은 어떤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교육 측면에서는 전문대학 등 상위대학, 학과와의 연계 측면에서 그

들의 계열이나 학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안에서는 변경+신설 안이 제시되었는데 기

대효과에서는 < 그림 Ⅱ- 2> , <표 Ⅱ- 6> 처럼 세분화 안과 통합화 안이

제시되어 앞 부분과 연계되지 않습니다. 통합화 방안에 대한 언급이 필

요하다면 재구조화 방안의 서두에 제시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Ⅲ장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정책 건의 및 제언 에 대하

여

제시하신 정책 건의와 제언이 매우 타당성이 있으며, 실업교육의 장기적

인 목표와 방향 등을 포괄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교육

과정 운영체제의 변화와 운영체제 개선은 유사한 내용이므로 통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계열에 따른 학교 명칭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에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좋은 주제발표를 해 주신 김선태 박

사님과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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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제 토론(2 )
l

이 광 호 (공주대학교 )

우선 어려운 주제를 다루어주신 김선태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실업계 고

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는 일은 일견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

제로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

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어

떤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재구조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할 때 일차적으로 고려해

야 할 것은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

되, 각 기준을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한다.

또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범위와 깊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나치게 광역화하여 재구조화하면 너무나 이

질적인 것끼리 같은 그룹으로 묶여지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적

용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에 대해 김선태 박사는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인다. 김선태 박사는 지나치게 세분화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지나치게 광역화하는 것도 피한 듯하다.

1.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배경 과 관련하여

김박사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배경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즉 산업주고의 변화, 직업구조의 변화, 교육 내용 및 기술 수준의 변화, 직

업교육 내용 및 체제 관련 사회적 환경, 정부의 직업교육 육성 정책, 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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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육의 내적인 환경 변화 등의 측면에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김박사가 제시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배경

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정보기술 (IT ) 산업의 고용 증가와 관련하여 김선태 박사는 정보통신산업

부문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에 일반 기업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IT 관련 학과의 확장이나 계열 재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연구원 등에서 발표된 자료

에 의하여, IT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 중 부족인력을 학력별로 보면 석사 박

사 등의 인력이 향후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문대학이나 그 이하의

인력은 오히려 남아돈다는 추정결과가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일반적

인 현상이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다. 소위 구성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다.

2 . 계열 구조화의 기본 전제 와 관련하여

계열 구조화의 기본 전제 중에서 교육 내용의 계열간 중복 최소화 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전제일 수도 있다. 앞으로는 계열

간 중복성이 더 심화될 것이다. 중복이 심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보지는 않

는다.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과 같은 기존 계열의 관

점에서 보면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기존 계열을 고

려하지 않고 본다면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기술과 기술, 내용과 내용, 방

법과 방법 간의 융합(?)이 향후에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

어느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학군제를 실시하기 위해 어느

학과와 어느 학과를 동일 학군으로 묶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영

학과 교수들은 어느 학과에 묶이든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요

즘은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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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폐강되는 과목이 속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군제를 실

시할 때, 자기 소속 학과가 어느 학과에 묶일 것인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

하기도 한다. 경영학과 교수들은 회계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등의 학과와

묶이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관광경영학과와 동일 학

군에 묶이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를 했다고 한다. 그 만큼 관광경영학

과가 경쟁력이 있다는 점이다. 관광학과 경영학이 합쳐져서 관광경영학이

되고 이것이 기존의 다른 학과보다 더욱더 경쟁력이 있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본다.

이런 경우 관광경영학과는 어느 계열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무리하게 관광계열로 구분해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경영계열로 구분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관광경영학은 관광경영학 자체로 보아

주는 것이 관광경영학의 향후 발전을 보장하는 길일 것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할 때에 교육내용의 계열

간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3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안 과 관련하여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과 관련하여 토론자의 느낌과 견해를 피

력한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

함에 있어, 지나치게 세분화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지나치게 광역화하지

도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세분화의 정도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지

나치게 세분화하면 이론적으로는 좋을 듯하지만 실제 적용상에 어려움이 많

을 것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광역화하면 재구조화의 의미가 상실된다고 생

각할 수도 있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할 때는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다른 기준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좋

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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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부터 적용되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동일계 정원외

특별전형에서 동일계열의 범위를 현재의 실업계 고교 5개 계열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

해운계, 가사·실업계 이외에 세분화의 정도에 따라 세 개의 안이 논의되었

으나 결국에는 현재의 5개 계열을 각각 하나의 동일계열로 분류하는 안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용상의 어려움을 줄

일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통신산업계열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을 많이 의식하여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한 듯하다.

정보통신산업계열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 정보통신산

업의 발달을 고려할 때, 이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도 별도의 계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계열에 어

떤 학과를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농·공·

상을 포함한 실업계열에서 정보라는 냄새 (?)가 조금이라도 나면 모두 정보

통신계열에 포함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모든 계열이 정보통신기술과

관련을 맺고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서 목적과 수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의 경우,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가르친다면 이는 상거래가 목적이고 정보통신기술이

수단이다. 경영, 무역, 경제 등에 관한 지식이 없이 전자상거래를 효과적으

로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 없이 전자상거래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어느 것이 목적이고 어느 것이 수단이어야

하는가는 계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산업계열에 포함되는 학과는 대학과 연계하여 정보통신분야의 고

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포함될 학과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셋째, 계열 명칭에 가운데 점(·) 이 많다.

계열 명칭에 가운데 점 (·) 이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좋을 것이다. 가운

데 점 (·) 이 없다는 것은 그 만큼 동질적인 것끼리 묶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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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계열 명칭 중에 가운데 점 (·) 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이질적인

것끼리 묶인 것을 나타내 주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경영·사무 계열의 경우, 경영과 사무는 이질적인 두 단어의

다소 부자연스런 결합이라고 보여진다. 경영활동 있는 곳에 사무라는 활동

이 있기 때문에 경영과 사무를 비슷한 속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

지만, 경영과 사무는 그 차원이 다른 두 개의 단어이다. 사무는 경영의 하위

개념이다. 경영과 행정은 내용은 다르지만 차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경영과 사무는 다소 부자연스런 결합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기술·가정으로 된 후에 기술과 가정 양쪽의 갈등

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다. 가능하면 가운데 점 (·) 은 계열 명칭에서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영·사무는 경상계열이나 상경계열로 하는 것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 때문에 타당하다

고 생각한다.

우선 대학에서 경상계열이나 상경계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경상계열이나 상경계열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 대학의 정원외 동일계 진학시

에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제7차 고등학교 교

육과정의 상업계열의 목표를 보면 상업 및 경영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

에서 창의적으로 적응하여 자아를 실현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업 및 경

영 이라는 말을 경상 혹은 상경이라고 줄여서 쓴다면 오히려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는 자연스런 용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표 Ⅱ- 4> 의 관련학과 예시에서 통상정보과, 무역과, 전자상거래과 등을

경영·사무계열로 분류하면 부자연스럽지만 경상계열로 분류하면 자연스럽

게 느껴진다.

넷째, 디자인산업계열, 문화·레저산업계열 등은 다른 계열에 통합하는 것

이 좋을 듯하다.

디자인산업계열과 문화·레저산업계열을 별도의 계열로 분류한 이유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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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

약 이런 이유 때문에 디자인산업계열과 문화·레저산업계열을 신설했다면

이는 이론적으로는 이해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열 신설의 실효성이 그리 크

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에, 이런 계열의 학교가 없다는 점이 하나의 이유

이고, 다른 계열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이 또 다른 이유이다. 만약 디

자인산업계열과 문화·레저산업계열을 신설한다면 다른 계열도 좀더 세분화

해야 할 것이다.

- 244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요구 분석

제 3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요구

분석

발 표 자 : 박윤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1 : 홍영표 (양평종합고등학교)

토론자 2 : 이선숙 (부산시교육청)

- 245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과 과제 세미나 토론 자료

제 3 주제 토론(1)
l

홍 영 표 (양평종합고등학교 )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은 우리 나라의 직업 교육과 중등 교육의 핵심적

인 내용으로 실업계 고교의 발전과제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

치에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오늘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면

서 그 역할에 충실하였지만 실업계 고교 교육의 내적·외적 환경의 변화가

실고의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의 실고 교사, 관련 전문가, 학계에서는 대단히 높은 관심과 기대 속

에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연구를 기다려왔으며 오늘의 연구

결과와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 실업고 발전의 튼튼한 기초를 놓는 계기가 되

기를 바라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Ⅰ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을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해운계, 가사·실

업계열로 표시된 전통적인 양식은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

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의 명칭이 변화하면서 자연스

럽게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처럼 실업계 고등학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이 변화되면서 단위 학교

에서는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함께 교육 과정, 시설 모든 면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학교 계열은 전통적 명칭과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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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의 78.7%가 필요하다 라고 반응하여 교사, 관련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여러 집단이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의 재구조화에 대해 인식이 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 계열에 대한 재구조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신중하게 접근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계열 명칭에 대한 민감한 반응, 계열간에 중복되는 학과의 소

속 문제, 재구조화에서 계열을 달리하게 될 학과의 문제, 계열 구분이 명확

하지 않은 학과의 문제, 계열이 세분화되면서 학과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열 세분화로 학생수가 감소할 경우 계열 단위로 활성화된 활동(예

를 들면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국 및 시도 단위 영농학생회나 영농학

생 전진대회 등)을 위축시킬 우려 등 재구조화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파악

되지 않았거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Ⅱ . 실고 계열 재구조화의 효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실고 계열 재구조화의 효과에 대해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및 내실화 확보 와 고등교육 기관과의 연계 수월성 확보 , 그리고

기존 계열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 가운데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항목에

서 교사집단에서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학교 실

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구체적인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파악하는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

다.

만일 계열 명칭이나 학교 명칭 또는 학과의 명칭은 최신의 변화를 반영하

여 붙이고, 그 교육과정과 시설 및 운영에서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면 이는

기대를 가지고 입학한 학습자에게 깊은 실망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다.

계열의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계열을 신설할 때, 그 외형적인 모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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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알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설과 교구를 갖추며, 기대에 찬 학습자들

을 맞아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줄 유능한 교사들이 확보되었을 때 재구조화

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Ⅲ . 실고 계열 변경 (안 )에 대한 의견

실고 계열 변경안의 문제점 가운데 현재의 5개 계열과 신설되는 3개 계열

을 합해 8개 계열의 구조에 대해 계열의 수가 많다 는 의견이 48%였는데,

특히 정부관계자는 54%가 계열 수가 많은 것에 부담스러운 느끼고 있는 것

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계열의 세분화는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기에는 많은 장점

이 있지만 교육 과정 운영과 교구·실비면에서의 계열 집중도가 낮아지고

상급학교 진학 면에서 보면 동일 계열 내에서의 학생 선택의 폭은 좁아지는

문제도 있다.

또한 신설 계열이 앞으로의 산업 발전과 인력 수요에 따라 신설, 증가되

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존의 실고 학과의 변경, 또는 계열 변경으로 다른

계열의 축소를 통한 것이라면 개별 계열들의 교육활성화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재 학생수가 많지 않은 계열에서 계열 재구조화로 인하여 학생수가

감소하는 경우 많은 교육적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계열의 축소를 초래하는 재구조화 보다 산업의 발전과 학습

자의 증가로 자연적인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계열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Ⅳ . 실고 계열 명칭 (안 )과 관련 학과에 대한 의견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계열의 명칭에 대해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32%였다. 이것은 계열의 명칭에 대해 대단히 많은 의견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토론자는 계열의 명칭을 사용하기 전에, 계열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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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안한다. 계열의 명칭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으면 보기에 따라서

학과의 소속 계열이 달라지거나 중복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고, 상급

학교와의 연계 교육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선태의 발표

자료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에 따르면 농업계 고등학교의 농업기

계관련 학과, 농업토목 관련 학과 등은 공업 계열로 편제 예시되어 있다. (<

표- 7> 계열재구조화에 따른 현행 학과 편제 예시표 참조)

그러나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경우 농업기계 전공, 농업토목 전공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생물자원공학부에 속해 있다.

이 경우 생물산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용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면 많은 혼란을 초래

할 것이다.

이런 용어 논란과 그로 인한 계열의 연계성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위 교육과의 연계, 진로와 관련된 산업

체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열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 다음 용어를 사

용할 것을 제안한다.

Ⅴ . 교육 과정 운영과 교사 및 시설·설비에 대한 의견

세분화된 계열 구조 속에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실업계 고

등학교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 교고에서 여러 개의 계열 운영, 학교간 및

산학간 시설·설비의 공유, 학교간 계열간 교사 교류, 학생 교류의 기회는

증가할 것이다.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성, 교사 교류로 인한 행정

업무의 문제, 교사(외부 강사) 수습의 어려움, 산학 교류로 인한 업무 증가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도 실고 교사들은 잡무와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린다고 한다. 교사

가 고유한 업무인 학생 지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학교 행정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학생 교육 이외의 업무를 대폭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기관간 학

생 교류, 수강 신청과 성적 전산처리 등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모두 담당하

- 249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과 과제 세미나 토론 자료

면서 질 높은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재구조화된 계열 속에서 증가하는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행정지원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행정 업무의 전산화 방안, 지원 조직 등에 대한 연

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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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제 토론(2)
l

이 선 숙 (부산광역시교육청 )

70년대 굴뚝산업 시대에서 비롯된 산업사회에서 생산현장의 기능공 양성

을 위한 실업계고교 체제에 비하면 오늘날 21세기 고도의 첨단기술을 활용

한 정보기술 사회에서 인력자원 양성 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현장의 생산 시스템이 자동화를 통한 정밀관리 체제가 구축되고, 금

융기관 등에서도 사무 자동화도 새로운 인력자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업계 고교의 개설 학과를 산업현장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재구조화하여

현장감 있는 우수 인력을 배출하여 고도 정보통신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전이성이 높은 인력자원 개발이 절실한 이때에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연구주제로 시기 적절한 연구추진이라고 사료 됨.

Ⅰ .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지는 1, 2차에 걸쳐서 전국 775개 실업계 고교에 2명씩 1550부와

5계열 교수 및 연구원에게 90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60부 총 1700명

에게 조사하여 531(4부 제외)부를 회수하여 527부를 중심으로 통계처리 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음

1.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2. 교육과정 운영

3. 교원 대책

4. 행·재정적 지원 방안

5. 일반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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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 실업계 고교 재구조화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가 . 계열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이 78 .7 %로 대단히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계열 5개 계

열 형태에서 21세기 고도 정보산업사회에서의 적합한 직업교육체제로는 직

업의 다양화 , 산업의 자동화 , 사무자동화를 이용한 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정보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체제 개편을 강력히 바라는 바를 반영

한 것이다.

나 . 실업계 고교 재구조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67 .9 %로 나타났는데 이는 첨단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고도 정보사회에서 정보관련 전이

성이 높은 전문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다 . 실업계 고교 재구조화의 효과면에서는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및

내실화 확보 와 고등교육 기관과의 연계한 수월성 확보 와 계열 명칭 변

경을 통한 이미지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라 . 실업계 고교 계열 변경에 대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했으며,

특히 수산·해운계열분야에서 지지도가 더 높았다.

마 . 실업계 고교 계열 변경의 문제점으로는 계열의 수가 많다 가 48 .2 %

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고도 정보사회에서 직업군의 다양화와 전문화로 백

화점씩 학과 운영에서 단일 계열의 전문학교로 운영함이 전문 직업인력 개

발에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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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실업계 고교 계열 운영 방식의 선호도는 한 학교에서 단일 계열만 운

영 하는 것을 53 .1%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러 계열 운영보다 6 .7 %가 높았

다. 이는 산업현장의 자동화 등 전문화됨에 따른 고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함

에 있어서 집중적인 시설을 통하여 특정분야에 관련된 기능인 육성이 용이

하고 교사 수급, 교육과정 운영, 시설·설비 활용,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나, 졸업생의 진로지도에서 단방향성이기 때문에 여

러 계열 운영을 선호하는 경향도 다소 있었다고 본다.

2 . 교육과정 운영

한 학교에서 여러 계열을 설치 운영 할 경우의 교육과정 운영 대하여 응

답한 결과를 분석하여 관찰한 것임

가 . 설치 계열의 기준으로는 지역사회의 산업특성 및 산업체의 요구 가

69%로 대단히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로 나타났

으며,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부산지역 10대 전략산업 육성 계획과 연계하

여 특성화 고교 및 학과 개편을 수행함 (신발관련 부산산업과학고, 자동차 관

련 부산자동차고, 관광관련 해운대관광고 등)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적기에 공급함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산·학·관

연계 체제로 실업교육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나 . 여러 계열 운영시에 문제점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성, 교원 문제

(과원과 부족교사), 전반적인 학교 운영의 혼란, 시설·설비의 배치 및 활용

의 어려움, 학생 진로지도의 문제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 . 실업계 고교 계열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편

성·운영이 선결과제이고 다음으로 교원 배치 및 교원 자격제도의 개선과

행·재정적인 지원 제도 순 이였다.

라 .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 운영시에 기대효과로는 학습 수요자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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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계열 선택 요구의 수용이 74 .5 %로 절대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

들의 특기·적성에 따른 학과 선택의 폭 넓혀서 바람직한 진로지도를 기회

를 제공 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 . 여러 계열을 운영 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교육과정 개설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교원 배치의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바 . 여러 계열 운영시에 교육과정의 복잡성 해결 방안으로는 교사들의 행

정 업무 축소,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 구성 순으로 나타났다.

사 . 여러 계열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전체교육과정을 한 학교에서 운영

하기에는 어려움으로 타 기관과의 연계 운영시에 인근 학교, 산업체, 직업교

육훈련기관에서의 과정 이수를 연계 운영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운영 면에서는 많은 제약 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 . 실험·실습 기자재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연계, 지역사회 산업체와 연계, 공동실습소 활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적인 운영면에서 학생지도 관리, 성적처리, 기자재 관

리 등에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 될 수 있다.

3 . 교원 대책

가 . 과원교사 해결 방안으로는 계열별 재구조화로 발생되는 과원교사 문

제 해결 방안으로서는 부전공 자격 취득, 학급당 인원수의 감축 순으로 나

타났고, 반면에 부족교사 발생시에는 유사전공 교사 재교육 후 배치, 산학

겸임교사 활용, 기간제 교사, 순회교사 활용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립의 경우는 교원 수급에 유연성이 있으나 사립 실업계 고교에서

는 과원 처리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 부전공 자격 연수제도도 어려움이 산

재되어 있음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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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산업체 인사의 강사 임용 방안의 시간 강사 또는 계약직 강사로 임용

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특히 산학겸임교사 배치는 기존

교사와의 이해 관계에서 위화감 조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우리부산교

육청에서는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으로 특수 전문학과 (신발, 영상, 공

예, 원예, 자동차, 제고·제빵 분야 등)에 2002학년도에 8개교에 29명의 산학

겸임교사를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 결과

성과가 우수하여 2003학년도에는 10개교 35명에 4억6천만원 예산 편성하여

확대 실시할 예정인데, 교사 정원외에 현장감 있는 전문 인력을 실업교육

현장에 활용함으로서 산업현장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과 개설한 분야에 교사양성 기관이 없음으로 전문교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까지는 가장 적절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산학겸임교사 확보에 어려움은 현장감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학교 실

험·실습교육에 활용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 행·재정적 지원 방안

가 . 재구조화된 계열의 행·재정적 지원 기준에서는 '계열 단위 '가 41.7%

로 가장 높았고, 교사 집단에서는 학교단위 , 관련전문가와 정부관계자 집단

은 학과단위를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보화 시대로 자동화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IT 산업의 발달로 모든 분야에 정보기술을 다양하게 활용 하

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공업, 상업계열 영역 구분이 불분명하고 혼용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실험·실습비 지

원 등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과별로 구분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봄

나 . 실업계 고교에서 여러 계열을 운영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의 주체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인정도서개발에 지원,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

원 증원 및 배치와 시설·기자재 확보, 전문교과 순회교사 가산점 부여, 실

과교사 연수 기회 확대, 교사의 업무 부담 축소, 공동실습소를 통한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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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활용 등이고,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지도, 필요

교사 확보 및 유입을 위한 학교장의 인사권 부여,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적

인 재량권 부여, 강사 및 산업체 겸임교사 임용, 산학협동 실습 프로그램 운

영, 진로지도 및 취업 기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한다.

단위학교 학교장께서는 지역사회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때문에 지역산업체 및 관련 행정기관과 산·학·관 협의체 구성 및 전문 심

화교육을 위한 대학 진학 지도를 위한 2 +2 , 2 +4 연계체제 구축에도 노력해

야 한다.

Ⅲ . 시사점 및 결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평생직업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

고 있는 이때, 실업계 고교 계열은 전통적인 산업구조에 기초한 것으로 고

도 지식정보 시대의 산업 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서 본 연구

가 추진되었으며 실업계 고교 계열의 재구조화를 위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

여 직업교육 진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와 같이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 지식정보 사회에 걸맞는 계열의 재구조화로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

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는 의견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

었다.

특히, IT 산업의 발달로 관련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향후에는 공업과 상

업 계열이 아닌 IT 계열의 신설도 검토해 봄직하다.

둘째 , 실업계 고교 계열별 운영 방식에 있어서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으며, 단일 계열운영과 여러 계열운영 방식에서는 각

각 장단점이 상존함으로 학교 여건이나 지역사회의 산업 실태에 따라서 탄

력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교원 대책 문제에서 공립은 다소 유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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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사립의 경우는 과원 교사 해결에 어려움이 많으며, 지식정보 사회로

산업현장이 자동화되고 정보화됨에 와 전문화됨에 따라, 기존 교사들의 재

교육의 중요성과 현장성 있는 우수 교사 확보 방안과 산학겸임 교사 활용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도 선결 과제이다.

넷째 , 재구조화된 계열의 행·재정적인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

육청, 단위학교, 지역 유관 기관 및 지역 산업체가 공동으로 국가적인 차원

에서 인적 자원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공동으로 대처해서 유능한 전문인력

을 개발하여 국가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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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1)
l

김 정 일

(교육인적자원부 )

Ⅰ . 발표자 원고 내용에 대한 이해와 부분적 동의

우선 먼저 실업계 고교의 발전 계기 마련과 위기에 처한 실업계 고교 교

육을 회생 발전시키기 위한 일념으로 방대한 연구를 잘 추진해준 김선태 박

사와 박윤희 연구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발표자는 정부의 실업계 고교 육성 정책이 착근되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구조를 탐색하여 이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할 필요

가 있지만, 현재의 농, 공, 상, 수·해운, 가사·실업 계열은 전통적 산업구

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시대적 요구를 학교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의 계열 구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 논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다음의 6가지 변화를 실증적인고 구체적

인 통계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산업 구조의 변화

- 직업 구조의 변화

- 교육 내용 및 기술 수준의 변화

- 직업교육 내용 및 체제 관련 사회적 환경

- 정부의 직업교육 육성 정책 변화

- 실업계 고교 교육의 내적인 환경 변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의 제시는 현 시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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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부모들의 대학선호 사상 팽배 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고학력 및

인문위주의 교육을 부축이는 사회적 풍토 및 고용 환경으로 실업교육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발표자의 주장은 같은 실업교육 관계자로서 우리의

실업교육 현실을 뒤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진술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장 근로 경험을 학습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체계화시켜 주는 풍토

가 미흡하다는 점과, 학교에서의 학습이 노동시장으로 전이되지 못함에 따

라 학교에서의 교육 결과가 사장됨에 따른 교육비용의 낭비가 심화되고 있

다는 발표자의 주장은 일부 의미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밖에 학교 외 교육 이수 결과 인정범위 축소로 인한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의 수평적 연계 미흡 문제와 산학협동 문제, 학점은행제도 및 자격 제도의

공신력 및 운영의 효과성 미흡 등의 문제들은 앞으로 실업계고교 교육과 함

께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들 모두가 깊게 고민해보아

야 할 문제들로 판단된다.

Ⅱ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

발표자는 문헌고찰을 통해 실업계고교 계열 재구조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

과로 8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모든 항목에 동의하지만, 시설·설

비의 확보 및 활용성 증대, 신설 계열 및 학과 교원의 원활한 확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확보 등의 문제는 정부의 예산의 균등

한 배분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보다 구

체적인 연구와 효과성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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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델파이 조사 방법 및 과정

실업계고교 계열 재구조화 안을 도출하기 위한 델파이 조사는 조사 시기,

기간, 방법, 대상 등이 고루 분포되어 대체적으로 적절한 조사한 것으로 판

단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설문 항목의 내용 설정이 다소 미흡한 점과

응답자의 답변의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문항의 한계가 있었으며, 계열 재구

조화에 따른 행정적인 변화에 따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과의 면담이 없었

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예산 계획 및 배분을 담당하는 관계자와 교원 문제

를 담당하는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추후에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2 . 계열 재구조화의 기본 전제에 대한 의견

발표자는 계열 재구조화 연구 프로젝트 추진의 기본 베이스를 다섯가지

요인으로 구분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수요자의 요구 반

영 부분에서 산업체 분야를 세분화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계속교육과 종국교육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앞으

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방안 마련 시, 효율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학교,

사회, 행정가, 연구자 등이 각각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 또는 정체성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진의 노력을

기대한다.

3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안에 대한 의견

발표자는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의 5개 계열은 각각 생물산업 계

열, 공업 계열, 경영·사무 계열, 해양산업 계열,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로

그 명칭이 변경 또는 유지되었고, 이외에 정보통신산업 계열, 디자인산업 계

열, 그리고 문화·레저 산업 계열이 신설되었다는 연구 결론을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서서 발표자가 제시한 재구조화의 배경과 재구조

화의 기본 전제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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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가져올 정책적, 제도적, 행정적 변화 내용이 재구조화 안 제시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미 기대 효과에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효과들이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치 않을 수 없다. 사실 연구 주제 자체가 방대하긴 하지만 연구자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후속 과제로 연구를 추진하든 무언가 손에 쥐어질 수 있

는 방안 제시가 아쉽다.

기존의 공업계열 및 상업계열에서 분리하여 IT 계열을 신설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과원교사의 문제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 대처할 교원의 수급 대책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계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체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발표자는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변화와 팽창에 따라 정보통신 서

비스(부가통신, 기간통신, 방송), 정보통신기기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

기), 소프트웨어 (패키지 S/ W , 컴퓨터 관련 서비스, DB제작서비스, 정보검색

대행 서비스)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정보통신산업 계열의 신설이 제기되었

다고 밝히며 관련 학과들로는 정보통신과, 정보통신서비스과, 통신기기과,

정보검색과, 정보통신부품과, 방송서비스과, 멀티미디어과, 소프트웨어과, 컴

퓨터공업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열 신설안과 학과 예시안은 앞으

로 교육과정 구조를 개편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염려되는 것은 기존의 실업계고의 정보관련학과들의 응용프로

그램 활용 교육에서 탈피하여 이에 대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전략 산업 분야의 하나인 CT 를 강화하고, 최근 활발하게 학과

신설이 증대되고 있는 이 분야의 학과군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문

화·레저산업 계열의 신설을 제한한 것도 의미 있는 제안으로 판단된다.

4 . 실업계 고교의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따른 학과 예시

(안 )에 대한 의견

IT 분야의 경우는 최근 그 계열을 1. 정보통신서비스 2. 정보통신기기

3.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분하고 다시 대분류를 1을 기간통신/ 부가 통신/ 방송

통신으로 2를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으로 3을 패키지 s/ w/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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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관련 서비스, DB제작 서비스, 정보검색대행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

다. 다시 중분류는 이들을 각각 38개로 소분류로는 다시 130여개로 제시하

고 있다. 이처럼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학과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들을 세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각 계열별 또는 학

과별로 가르쳐야 할 교과목 도출을 위한 자료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 또 다른 많은 연구

와 사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계열 재구조화를 논의함에 있어 계

열 통합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발표자가 제시한 새로운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따른 현행 학과 배치의 예

시안은 앞으로 운영중인 교육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학과를 재배치할 필

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IT 계열을 예로 들어 설명한 자료와 같이 각 계열별

또는 코스별로 세분화된 산업 정보를 토대로 학과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

다.

5 . 재구조화에 따른 실업계 고교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발표자는 실업계 고교의 위상 강화 및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계열 구조

개편을 통해 실업계고를 고등학교 단계의 기초직업교육 기관으로 위상을 재

정립하고, 실업계고교의 성격을 산업 및 직업 구조를 반영하여 초기 입직

조건 만족 및 직업기초 능력 함양을 위한 능력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유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성화 고교와 통합형 고교 및 교육과정 자율

운영 시범학교를 운영 중에 있다. 이들 학교들의 우수한 운영 사례들도 함

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연구를 통해서도 제시된다면 좋겠다. 또한 다

양한 학교 운영 사례들이 실업계고 계열 재구조화 논의와 연계되어 함께 더

욱 발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아쉽다.

발표자는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 및 경쟁성 확보 차원에서 혼재된 기존

계열내의 학과 배치 문제 해소를 통한 교육과정의 신뢰성 및 유용성 확보

문제, 고등학교 교육의 현장 적합성 확보 문제, 직무내용과 및 자격기준과

연계된 교육 내용 선정 문제, 계열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과목 제시 문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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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수요자의 다양한 계열 선택권 확대 확보 문제,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직

업교육프로그램 제공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문제들 또한 현재 운

영 중인 시범 및 실험학교 운영을 통해 해소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론 지엽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들 문제들도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서 개선 발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

다.

Ⅳ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정책 건의에

대한 의견

발표자는 재구조화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각 계열에 속하는 세부 영역에

대한 내용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과 기존 계열의 직무 분석과 자격증 제도의

법제화 및 산재된 학과의 바람직한 배열이 선행되어야 할 것,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교의 재조직 및 학교의 재구조화 그리고 교원자격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도 실업계고교의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관점에서

수용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실업계고교 교육정책 방향

확립하는 문제, 실업계고교 교육 정당성 및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 지식

정보사회 적응을 위한 실업계고교 교육과정 운영체제의 혁신 문제, 실업계

고교 교육 과정의 운영체제의 개선 문제 등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 토론

자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

기를 희망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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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2)
l

강 장 구 (광주종합고등학교 )

Ⅰ . 실업계고교 계열 재구조화 필요성 및 목적

실업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교

육기관으로 개인적·국가적·사회적인 발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생산 양식은 대량생산 방식의 산업사회 로부터 지식

위주의 정보화 사회 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

학습사회가 강조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 요구는 증가되며, 학생자원 감소,

진학률의 증가, 직업기초능력 중심 교육의 중요성 증가, 중도탈락 증가 등

실업교육은 내외적으로 강력한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농, 공, 상, 수·해운, 가사·실업 등 현행의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구분의 형태는 전통적 산업구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체

제로는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21세기 산업 사회와 교육 수요자의 요

구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러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구조에 문제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데 현재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과 같은 실업계고

의 계열 구분은 60∼70년대의 산업구조에 맞추어 구성한 결과 (강무섭,

2001)라는 지적과 농업계 고등학교와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기계, 토목, 환

경 등에 관한 교과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고, 상업계 고등학교와 공업계 고

등학교에서 디자인이나 전자계산 등의 교과를 동시에 가르치는 현실이 발견

되는 등 농업, 공업, 상업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는 것은 실업계 고

등학교가 산업계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 나타난 현상(정철영, 2000)으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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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의 계열 구조를 개편하여 정보분야에서 공업계와 상업계의 모

호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산업현장의 통합적 직무 수행 방식과 실업계

고 계열별 학과(전공)의 내용을 일치시켜 주며, 시대적 변화의 반영은 물론

다양성, 매력 (학생의 학습참여 동기 유발), 학교운영상의 탄력성 등을 반영

하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시작된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을 재구조화의 배경을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 정보 기술 (IT ) 산업의 고용 증가, 농업 및 농촌의

구조 변화 등 산업 구조의 변화 , 1차 산업 관련 직업과 제조업 취업자 구성

비는 감소하고 전문직·사무직 종사자는 증가하고 있는 직업 구조의 변화 ,

교육 내용 및 기술 수준의 변화 , 고객만족 및 수요자 중심의 제품 생산을

위해 근로자의 창의력 및 유연성 강조 풍토 조성 등 직업교육 내용에 대한

새로운 요구 , 정부의 직업교육 육성 정책 , 실업계 학생들의 진학희망증가,

학력 및 학습의욕 저하, 산업체 대응 능력 미흡, 실고의 사회적 역할 및 기

능 변화 등 실업계 고교 교육의 내적인 환경 변화 등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은 계열의 재구조화에 대한 것만이 아닌 실업교육 전반에 결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계열의 재구조화 작업이 계열에

대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업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와 개혁의 작업

을 동시에 추구해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기대 효과를

□ 기존 계열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

□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및 내실화 확보

□ 시설·설비의 확보 및 활용성 증대

□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수월성 확보

□ 자격제도와의 연계 수월성 확보

□ 산학협력 체제 개선

□ 신설 계열 및 학과 교원의 원활한 확보

□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 확보 등 실업교육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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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기대하고 있는 것에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Ⅱ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안에 대한 논의

1. 농업계열을 생물산업계열로

기존의 농업 계열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업연관 산업 및

농업지원서비스 등의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 생물산업 계열로 변경한 것은

이제까지 부가가치의 생산이 낮아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던 농업을 지식·기

술을 바탕으로 하는 고부가가치의 미래 지향적 산업으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농업에 대한 표현을 agri- in du stry , agri- bu siness 등

으로 하여 전통적 분야인 농업 생산 분야와 그에 관련된 산업 부분을 포함

하는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농업 부문을 농업적 투입을 동반

한 공급과 서비스를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앞으로의 농업은 동·식물을 키우고 그 산물을 간단히 가공하고 유통하

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식물·미생물 등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공종자·종묘, 미생물 농약, 형질전환 동식

물, 식물공장 등이 일반화될 것이고, 인류의 복지 및 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

요증대에 따라 의약, 환경, 식품, 에너지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농업과 관련된 제 과정에 생물학적 지식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물산업계열로 재구조화하는 것은 21세기

산업 구조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 공업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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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공업은 계열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업계열은

주제 발표에서도 지적했듯이 타계열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

학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공업계열

은 명칭의 변경보다는 계열 내부적인 재구조화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3 . 상업계열을 경영·사무계열로

전 산업 영역에 있어서 경영 일반 및 사무 등의 분야를 아우르도록 하기

위한 경영·사무 계열로의 명칭 변경은 전통적인 상업이 중심이던 학교유형

을 경영관리 및 사무관리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

된다. 산업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정보관리 분야 등도 강조되어야 하겠지만

행정 등의 분야도 관심있게 살펴보고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 수산·해운 계열을 해양산업 계열로

기존 수산·해운 계열을 해양산업 계열로 변경한 것 역시 해양산업이 국

가적인 차원에서 전략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시의 적절하

다 할 수 있지만 생물산업계열로 변경한 농업계열과의 관련성도 차후로는

고려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 가사·실업 계열은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로

의미가 모호한 가사·실업대신 의미가 분명한 가정·보건으로 명칭을 변

경하여 가정생활 뿐만 아니라 보건 서비스 분야 전체를 포괄하였지만 계열

의 내용이 넓어지는 만큼 계열 내의 재구조화 등에 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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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설되는 계열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계열, 디자인 산

업분야의 발전 추세 및 이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디자

인산업 계열, 국가전략 산업 분야의 하나인 CT 를 강화하는 문화·레저산업

계열이 신설이 제기되었다. 이중 정보통신산업계열은 최근 산업의 비중을

볼 때 독립적인 계열로 충분하다 할 수 있지만 디자인과 문화 레저 산업은

산업의 비중이나 발전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계열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여진다.

Ⅲ . 실업계 고교의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따른 학과 예시에

대한 논의

주제발표에서 제시한 학과 편제 원칙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8개 계열의 고유한 특성에 맞추어 2개의 계열에 걸쳐있는 학과의 경우는

주가되는 학과의 성격에 따라 학과를 이수한 졸업생이 취업하게될 산업분야

의 계열에 해당 학과를 배치한다.

해당 학과 이수 후 진출하게될 고등교육기관 분야 , 학문 분야 및 자격

증 취득 분야 및 교육과정 상에 제시된 학과군의 전문교과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계열에 해당 학과를 배치한다.

기존의 계열 구조에서도 농업, 공업, 상업 분야의 학과 편제의 경계가 모

호한 것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산업계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 나타난 현

상이고 21세기에는 이러한 현상은 심화되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과 학교의 운영형태에

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즉, ○○종합고등학교, ○○○업고등학교를 중간의

계열 명칭을 빼고 ○○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강

조되고, 개별학교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학교에서는 단

일 학과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여러 계열의 학과가 통합된 형식을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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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화되어 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는 이러한 학과의 구분은 의미를 상실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계열별 학과의 구분보다는 학과의 설정방향 정도만

을 제시해 준다든지 타계열 학과와의 통합 또는 복합적인 학과의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Ⅳ . 재구조화에 따른 실업계 고교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기존의 교육 양식에 안

주해 온 실업계 고교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열 명

칭 쇄신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지만 위상과 정체성의 문제는 오히

려 실업교육 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의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계열 내에 여러 성격의 계열 관련 학과가 혼재되어 계열 구

분의 정통성이 떨어지는 것을 학과 배치 문제 해소를 통한 교육과정의 신뢰

성 및 유용성 확보한다 하나 계열의 재구조화 이후에도 남아 있을 문제로

예상되고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 교사의 보다 심도 있는 교육활동의 전

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업계고등학교를 구분해 놓은 법적 근거조항이 없고 더욱이 제 7차

교육과정에는 - - 에 관한 교과 로 제시됨에 따라 하나의 과목 수준으로 인

식되고 있는 것을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재구조화 작업과 더불어 계열 구분

에 대한 근거 규정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Ⅴ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따른 제언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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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구분도 사회적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

편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업계 고교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급격하게 세계화, 지식정보화 되어 가는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개인의 창의와 학습의 권리보장에 기초한 건전한 직업생활을 보장

한다는 차원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 교육은 종래의 완성 교육적 관점에서 벗어

나 평생 교육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에서 기초 기능 및 능력을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키기보다는 교육 내용을 통합시키고 포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실업계 고교의 정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요구와 변화에

맞추어 교육과정 구조가 개편되고 그 내용이 재구성되어야 하지만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직업기초능력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지식정보사회 적응을 위한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체제의 변화도 요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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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3)
l

최 규 남 (안양공업고등학교 )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산업 지도가 바뀌고, 기업의 인력 수요나 요구

직업능력이 변하면서 현재 5개 계열로 되어있는 실업계 고교의 계열 구분은

시대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제기되곤 하였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

는 현재 계열별로 각각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계열을 재

구조화 할 경우 실행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작업이다. 그렇지만

실업계 고교의 현재 계열은 전통적인 산업 분류에 의한 것이므로 IT 관련

산업의 성장을 고려할 때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하겠다.

발표자는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에 대하여 방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제시된 계열 재구조화 안과 계

열 재구조화에 의한 발전 방안은 이어질 후속 연구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실업계 고교 교육의 구조적 변화 필요성을 인식

하고, 계열 재구조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연구 해 주신 발표자를 비롯한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자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발표자의 큰 밑그림에 대부분 찬동하면서, 발표자가 접근하지 않은 영

역과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계열 재구조화의 정책적 의의는?

지난 100여년간 존속해온 실업계 고교의 현 계열 체제는 식민지 시기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다. 1970년대 이후로 공업화가 본격적

으로 추진되면서 농업 계열은 축소되고 공업 계열은 확장되는 변화를 겪었

- 272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방안과 과제에 대한 종합 토론

고, 1990년대 들어 상업 계열은 컴퓨터 교육 부문에 치중하면서 정보 산업

고교로 명칭을 개칭하는 변화를 시도하였다. 농업 계열의 축소가 산업화 과

정에서 농촌 인력의 이탈과 노동집약적 공업화로 인한 기업의 인력 수요(고

용 증가)에 의한 것이라면, 상업 계열은 컴퓨터 보급 및 소프트웨어 발달로

인한 OA 부문의 급신장에 크게 영향 받은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인터넷 보급, IT 부문 벤처기업의 성장, IT 부문

에 대한 정부의 투자 정책, 대기업의 IT 부문 급신장 등에 영향을 받아 국

민의 교육적 열기도 이 부문에 쏠리면서, 많은 실업계 고교가 기존 학과 명

칭을 정보 관련 용어로 개칭하기도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레 개칭한 학과의

대부분은 교육 내용의 큰 변화 없이 간판만 바꾼 것이어서 입학한 학생들에

게 큰 실망을 주기도 하였다. 고육책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실업계 고교의

이러한 즉흥적 변신은 시대적 유행에 편승한 측면은 있지만, 실업계 고교에

대한 피교육자들의 회피로 인하여 미달사태에 직면하였던 상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육적 혼란은 IT 산업의 성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주

목해야 한다. 즉 IT 관련 직종에 대한 피교육자들의 교육적 욕구에 교육기

관이 부응하려는 측면이 강했다는 점에서, 실업계 고교 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변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할 때 정보 통신 산업 계열, 디자인 산업 계열, 문화·레저 산업

계열을 기존 계열에서 분리한 것 역시 피교육자들의 교육적 욕구와 노동 시

장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을 것이

다.

그러나 발표자가 제시한 계열 재구조화로 기대되는 효과 8가지 항목과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실업계 고교의 발전 방안 9가지 항목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실업계 고교 현장 교사들이 볼 때는 계열 재구조화

작업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쉽다. 그러

므로 계열 재구조화 작업이 정책적 의의를 얻기 위해서는 발표자의 포괄적

연구를 토대로 각 영역별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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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계열 재구조화는 직업 교육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직업 교육의 질적 제고는 교육의 내적 효율성과 관계가 깊다. 교육의 내

적 효율성은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와 관

련된 문제이므로, 실업계 고교의 계열 재구조화를 통한 교육이 기존 계열에

의한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계 고교 교

육의 질적 제고가 불투명하다면 계열 재구조화는 의의를 거의 상실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내적 효율성 측면에서 계열 재구조화를 보고,

실업계 고교 교육의 질적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기존 실업계 고교의 교육이 기업의 인력 수요나 피교육자의 교육적 욕구

에 잘 부응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는 기존

실업계 고교의 교육이 기업의 생산 체제 변화, 기업의 요구 직업 능력 변화,

구직자의 취업 선호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의 내적 효율성 추구가 교육 활동 과정에서 발생

하는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파악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 효과

를 얻어내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정부의 투자

와 졸업생들의 낮은 직업 능력을 생각할 때 현재 실업계 고교 교육이 효율

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현재 실업계 고교 교육은 낮은 내적 효

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낮은 내적 효율성은 공고 특성화 정

책, 50 : 50 정책, 2·1체제, 2+2 연계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등 지금까지 시

행된 직업 교육 정책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

교 계열 재구조화가 직업 교육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실업계 고교의 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제기 된 것으

로는 실업계 고교생들의 낮은 학습 능력, 교사들의 산업체 변화에 대한 대

처 능력 미흡, 부족한 실습 기자재, 적은 실습비, 기능사 양성 체제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실업계 고교의 교육이 질적 제고를 이루려면 이러한 문제

점들이 점차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열 재구조화가 긍정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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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려면 이러한 주요 현안을 점차 해결하고, 직업 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

룰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일 때 학교 현장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 계열 재구조화가 기업의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가?

실업계 고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의 직업 능력을 배양하여 기업

이나 대학으로 보내는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 배출 된 학생들이 과부족 없

이 노동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와 경제 분야

간 협조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요하다. 교육의 외적 효율

성은 교육 시장과 노동 시장에서 동시에 균형이 이루어질 때 달성된다. 그

러므로 실업계 고교의 계열 재구조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외적 효율성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발표자가 새로 분류한 정보 통신 산업 계열의 학과 명칭을 보면

대부분 소프트웨어 관련 사무직인 것이 특이하다. IT 관련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직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IT 산업이 유발하는 일자리는 서비스업보

다 <표 1> 과 같이 제조업이 더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

육 기관과 노동 시장간 외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직 위주의

계열 재구조화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 표 1> IT 부문별 일자리 창출 현황 (1999.4.1∼2000.4.1) (단위 : 명,

% )

업종 IT 제조업 통신·방송업 IT 서비스업 합

창출 일자리 수
43 ,24 0 (15 .8

)
3,750(3.7) 30,295(32.8) 77,285 (16.5)

자료 : 전병유 외 4인 (2001). 디지털경제와 인적자원 . 한국노동연구원, 38쪽 재구성

한편, < 표 2>의 우리나라 산업별 국내 총생산 구성비에서, 1970∼2000년

간 제조업이 10.2% 성장하고, 서비스가 10.1% 성장한 것을 보면 제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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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 부분이 생력화로 인하여

단순 기능 인력의 수요는 감소한 하더라도 다기능 인력은 오히려 증가한다

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계열 재구조화 작업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인

식해야 할 것이다.

< 표 2> 우리나라의 산업별 국내총생산 구성비

(단위 : % )

산업별 국내 총생산 구성비

197 0 198 0 199 0 2000

농립 수산업 26.9 14.9 8.4 4.5

제조업 21.3 28.6 28.9 31.5
서비스 (도소매음식숙박, 운송보관
통신, 금융보험부동산, 개인사회서비
스)

38.4 39.7 44.1 48.5

자료 : 장하원 (2001).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고용 전망 . 한국개발연구원.
74쪽 재구성.

또한, 제조업 중에서도 < 표 3>과 같이 조립 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 산

업이 1999년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IT 관련 제조업의 성장

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표 4>와 같이 1995∼1999년간 IT 관련

산업인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와 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부문의 생산

지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시 IT 관련 제조업

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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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제조업 부문의 산업별 구성비

(단위 : % )

197 0 198 0 199 0 1999

제조업 100 100 100 100

음식료품 및 담배 22.1 13.7 9.8 8.2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18.7 17.9 12.3 8.0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21.3 27.8 19.4 20.1

조립금속제품 , 기계 및 장비 14 .3 19 .2 38 .1 45 .5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각호 : 이재형·양정삼·유진아

(2001). 18쪽에서 재구성.

< 표 4> 제조업 주요 산업별 생산지수

제조업 섬유
사무 ,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1995 100 100 100 100 100

1997 113.2 86.3 15 0 .7 15 0 .8 111.9

1999 132.1 82.9 3 17 3 00 .9 113.3
자료 : 통계청 (2000). 1999 산업생산연보 ; 이재형·양정삼·유진아

(2001). 19쪽에서 재구성.

이상으로 볼 때 계열 재구조화가 실업계 고교와 노동 시장간 인력 수급

즉, 교육의 외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IT 관련 산업의 속성과 인

력 수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계열 재구조화 작업

이 IT 산업의 제조업 비중을 간과하고 서비스 직종을 부각시킬 경우 제조업

부문의 인력 부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제조업 관련 학과의 지

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4 .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제언

첫째, 실업계 고교의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

다. 즉 계열 재구조화의 목적이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인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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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간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직업 탐구 영역에 대비

한 계열 구분 작업인지 등이 분명해야 한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 재구조화

안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발표자도 지적했듯이 계열 재구조화 안이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제

시한 것이 아니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계열 재구조화를 추진해서 1개의 실업계 고교에 여러 계열이 존재

할 경우 기존 종합고등학교가 연상되므로, 차별성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계열 재구조화의 의미가 향후 교육과정의 구

조 개편, 교사 배치, 교과 편성·운영 등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시킬 것이

라면 실업계 고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현장 교사들이 납득할 만한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계열 재구조화가 직업 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룰 수 있는지, 현실

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순희·전병유·최강식(2002). 정보통신기술과 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김기홍·옥준필·변숙영(2001).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수곤·윤석천 (1998). 2000년대 인력자원 전망과 정책 과제. 미래인력연구

센터.

김형기 (1999). 한국 제조업 생산체제의 특성과 혁신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김흥락 (2002).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제언 . W eb의

교육적 활용 방안. 경기도교육청 공업·기술 교과연구회 세미나 자료.

백일우 (2000). 교육경제학. 학지사.

이재형·양정삼·유진아(2001). 경제위기와 시장구조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장하원 (2001).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고용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전병유·안주엽·강순희·박우성·노용진 (2001). 디지털경제와 인적자원. 한

국 노동연구원

최강식 (1997). 기술진보와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278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방안과 과제에 대한 종합 토론

최규남 (2001). 공업고등학교 교육정책과 공고 기피 현상간 관계 연구. 충남

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279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과 과제 세미나 토론 자료

종합토론(4)
l

하 인 호 (인천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

현재 실업계 고교는 농업, 공업, 상업, 수·해양, 가사·실업 등의 계열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업계 고교의 계열 구분이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

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산업체 등에게는 뚜렷한 차이를 인

식시키기 못하고 있으며,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이 부족하여, 실업계 고교의 교육제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농업계 고교와 공업계 고교에서 기계,

토목, 환경 등에 관한 교과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고, 상업계 고교와 공업계

고교에서 전자계산, 디자인 등의 교과를 동시에 가르치는 등의 계열간 차별

성이 모호해지고 계열 구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계

고교의 학교유형에 따른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

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발표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에 대한

논의는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본 토론자는 가급적 발표자의 글에 나타

나 있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충하는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배경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 , 직

업 구조의 변화 , 교육내용과 기술 수준의 변화 , 직업교육 내용 및 체제 관

련 사회적 환경 , 정부의 직업교육 육성 정책 , 실업계 고교 교육의 내적인

환경 변화 등 여섯 개 영역으로 정리하고 있다.

상업교육입장에서 살펴보면 산업구조와 직업세계의 변화가 제조업 중심에

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과거 은행이나 대기업 등

의 경리사원으로 주로 취업하던 상업계 고교의 경우 대기업이 구조 조정되

면서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소규모 개인회사 또는 중소기업

이 창업되면서 상업계 고교 출신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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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서비스업이 늘어나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부족한 현실이다.

상업계 고교의 학생분포를 보면 정보처리과와 사무자동화과의 학생수가

50%이상 점유되어 컴퓨터 지향적인 양상이다. 상업과가 퇴조하고 정보처리

과, 사무자동화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 사회

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변화는 긍정적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형상으로 비춰지는 상업계 학교의 높은 현실 적

응력은 실제 상업계 학교의 교육 현실을 돌아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

려운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학과별 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개별 학과간

에 전문교과 편성상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상업과나 정보처리

과, 사무자동화과란 사실상 명목상의 차이일 뿐 교육내용상 차이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상업계 고교의 학과 개편은 학생 모집을 위한 하

나의 방편과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학과 개편을 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석이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을

위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가나 학교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학생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고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목수가 너무 많

고, 일정기간의 현장 실습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하여 정상

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산학협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장실습은 실업계 고교와 산업체간의 공조

체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실업계 고교는 원하지만

산업체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상에 현장실습이 포함되

어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그 필요성은 항상 강

조하면서도, 정부에서 이러한 제반 여건들을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뒷받

침해 주지 못하는데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조기 취업형태로 진

행되고있는 현장실습은 즉각 중지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

다.

실업계 고교의 경우 지역적인 산업여건이나 학교의 특성화, 특수목적 등

에 의해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사나 학생 모두

과거의 정형화된 학교 교육과정에 익숙해져 있으며, 자율 교육과정이 맡겨

진다 해도 현재의 교사들의 업무 여건상 우선은 시간적으로 교육과정 개발

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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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안으로 현재 5개 계열을 생물산업

계열, 공업 계열, 경영·사무 계열, 해양산업 계열,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

로 그 명칭이 변경 또는 유지되었고, 이외에 정보통신산업 계열, 디자인산업

계열, 그리고 문화·레저 산업 계열로 세분화하고 있다. 계열 구조화 안의

세분화 (안)이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에 부합하는 명칭 제시 ' , '교육과정 개

발 및 운영상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 , 행·재정적 지원 강화 유도용이 '

등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고등학교단계 직업교육과정 운영의

통합화 논리에 부응하지 못하고, 설문조사에서도 계열의 수가 많다 (48.2% )

는 지적을 고려하여 세분화안과 통합 안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발표자는 재구조화 방안에 따른 학과예시(안)에서 6개 항목의 학과 편제

원칙과 제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감하면서 새로운 계열 재구조

화 방안에 따른 현행 학과 배치 예시 안은 운영중인 교육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시되어야 하나 현재는 단순히 학과 명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이

론의 여지가 많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고 밝히고 있는데 학과 개편이 교

육과정의 변화 없이 학과 명칭만 바꾸는 현실에서 교육과정 분석을 하지 않

은 관련 학과 편재는 형식적인 계열 재구조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

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발표자가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정책 건의 및 제언 에서 지

적하고 있는 내용을 공감하면서 토론자의 소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최근 정부는 교원수급과 관련하여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추진하여 교직사

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중등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은 전문분야에 대한

기초교육만으로 가능하므로 교사자격 표시과목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하면

서 통합표시과목 연수 를 강제로 시행하더니, 교직의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

하고 유지한다는 이유로 전문직업인 교직 입직 방안 을 내놓고 교직문호를

개방하려 하고 있다.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이중적인 정책은 중지되어

야 하며,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교원대책은 단기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과 부전공연수 (부전공 연수는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기존 과목보

다 첨단화된 산업현장에 대응하는 새로운 과목을 선정하고, 연수 방식과 시

기 및 기간도 개선이 필요하다.)와 복수 전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 그리고 현장적응력 체득을 위한 전문 교과 교사들의 산업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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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를 강화하여야 한다.(교사의 실기 능력과 산업체 현장적응력을 향상시키

고,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첨단 기자재의 조작능력 배양과 학생들

의 현장실습 및 취업기회의 확대 등 유기적인 산학협동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산업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은 전문적인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전공영역에 따라 연수기간을 1년까지 탄력적으

로 운영하며, 3년∼5년 주기로 지속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과 예

산을 확보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는 발표자의 의견대로 재구조

화된 계열 구조에 부합하는 교원자격제도가 수립되어야 하며 나아가 직업교

육 관련 전문교사의 양성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범대학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유능한 중등학교 전공교사를

양성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하며,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

고 대학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항상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 필수전제로 상호 유기적인 관련하

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계열 재구조화 과정에서 실업계 고교에 대한 교육비 차이도 계수를 현실

적으로 상향조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계

층간의 차이를 보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 교육재정을 균형 있게

배분함으로써 동일 학교 급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즉 소득이

적은 계층밀집지역에 좀 더 많은 재정을 배분하는 이스라엘 방식이다. 열악

한 교육재정은 교육 시설과 설비의 낙후로 이어져 효과적인 실업교육을 기

대하기 어렵다. 그 결과 상업계 고교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사설 학원을 통

해 부족한 기능을 보충하고 있다. 이러한 사설 교육기관을 통한 기능 습득

은 학부모에게 이중으로 교육비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상업계 고교의 교

육 정상화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상업계 고교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교육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야 한다.

계열 재구조화와 함께 교육과정과 편제와 시설 기준, 교사 1인당 수업시

수, 학급당 학생수 배정기준 등을 일반계 고교와 차별화 하여 실업계 고교

를 매력 있는 학교로 육성하여야 한다. 실업계 고교의 전문교과 담당교사의

배정에서 시. 도 교육감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실업계 고교에서의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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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실화를 위해 전문 교과 담당교사의 배정을 종전 기준(종전에는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 담당교사의 배정이 인문과목 담당교사 보다 많게 배정 되도

록 하였으나, 1998년 법개정으로 인문고목과 전문과목간의 담당교사 배정비

율이 동일하게 되어 있다.)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열 재구조화를 통해 실업교육이 정상화되고 발전하려면 <학교가 변해

야 한다.> 교육내용의 재구조화, 교육방법의 재구조화, 교육시설의 재구조화

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교육의 목표,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

그리고 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 설비 및 지원 행정 등이

총체적으로 변해야 한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정 중심의 코스를 정

하고 각 코스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에 의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

도록 한다. 교육방법도 교육대상에 맞게 모색되고 투입되어야 한다. 실업계

학생들에게 각 교과의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 수준을 낮추고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2학급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팀 티칭실 조성, 합동 강의와 분반 토의 동시 진행으로 통합교과 수업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실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PC방 출입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독서와 인터

넷 검색 그리고 학습 과제 제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이버 도서실과 학습

자료 제작실이 필요하고, 교사의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자기 장학실 등을

갖춘 교사 센터가 갖춰져야 한다.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경

직된 조직체계 및 운영체제를 유연화시켜야 한다. 특히 학생정원 조정과 교

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학생의 선발권을 각급 학교에 부여하여 산업 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업계 고교 중 백화점식 학과로 운영하고

있는 고교는 가능한 한 권역의 인력 수요와 연계하여 유사학과를 통폐합하

여 전문 계열별로 개편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 인적 자원 등이

다양함으로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교

육과정운영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도시형 상업계 고교, 도시근교형 상업계

고교, 공단형 상업계 고교, 농어촌형 상업계 고교 등)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산업체, 교육훈련기관, 교육 훈련 자원인사, 교육 전문가 및 교원단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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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인력양성 방향을 함

께 논의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소규모 학습공동체를 구현하고, 수업

의 질을 보장하며, 지방의 실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 지역은 교

육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 원격교육 체제와 연계하며 10명 정도의 소규모 학

급을 둘 수 있도록 교사의 배치도 일반계와 달리 재조정하도록 하며, 농어

촌 소규모 학급에는 권역내의 IT 센터 학교와 연계시켜 교사를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유연화 한다.

각종 실업교육연구회, 전문교과단위연구회 등 실업교육 관련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실업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실업계

고교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 지원 기반 구축하여야 한다.

발표자는 실업교육의 정체성 확립 차원 밑 실질적 교육을 위해 실업계

고교의 계열 구조를 고등 교육 기관과 유사하게 개편해야 할 것이다 고 제

시하고 있는데, 계열 재구조화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

면 단순한 계열 재구조화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교의 재조직과 학

교의 재구조화까지 이어져야하며, 실업계 고교뿐 만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

이나 관련 조직 등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연계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2+2제는 실업계 고교의 전문대

학 상호간에 협력체제가 원활히 구축되지 않아 갈등이 쌓이고 있어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완책 절실하다. 고등학교 2년 과정에서 배운 교

과목의 일부를 전문대학 2년 전공과목에서 인정해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

에 운영 주체가 전문대학이 되기보다는 일선 학교가 2+2연계 제도의 주체가

되고 전문대학의 관련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나아가

학점 인정과 함께 전문대와 유사한 실업계고교 계열 재구조화 아니라 직업

교육 체제 개편차원의 전문대 계열 재구조화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그

리고 학생들의 진학 욕구를 수용하여 2+4제의 적극도입이 필요하다.

실업계 출신자의 직업적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졸업 후 곧

바로 진학하지 않고도 취업한 후 필요할 때 원하는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

록 교육체제를 재구조화하고 이수방식도 전일제, 재직 연수, 휴직 후 ,연수,

야간제, 주말제 등 다양한 형식을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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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교육의 경우 정보화시대에 사무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고 비교우

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고교 3년 과정이나 전문대학 2년 과정으로는 불

충분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실업계 고교 수준에서는 기초직업 교육을

담당하고 전문대학에서는 전문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 교사 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장기적

으로는 실업계 고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 직업교육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하는 4∼5년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래야 각 분야별 전

문성이 제고 될 것이고, 비교우위도 발생하여 산업 현장으로의 진출이 확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선호도를 증가시켜 신입생의 학력 상승을

가져오게 할 것이며 실업교육의 악순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실업교육의 위기는 그 동안 발전방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제시된 방안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이 일반계 고교로의 전환을 검

토하고 있는 일부 사립 실업계 고교에 논리적 배경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

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장과 밀착된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과 과제를 세

심하게 고민하고 제시한 발표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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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5)
l

이 재 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

1.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

가 . 산업구조의 변화

21세기 마지막 프론티어로서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영

해 이외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EEZ) 제도의 정착에 따라 해양자원의

개발을 둘러싼 연안국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공해상의 해양자원 개발 및 선

점을 위한 국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을 비롯한 해저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의 해양자원에 대하

여 상호간의 관할권을 획정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경계획정협상이 본격화되

고,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을 위해 지역국가간 협력체제 구축 및 자원관리

및 환경협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경우 수렵형어업에서 농장형어업으로 개편되고, 원양어업의

경우는 양자간·다자간협정체제의 정착으로 입어쿼터중심에서 합작중심으로

전환되고

해운선사의 전략적 제휴, 흡수, 합병 등 글로벌 경영이 보편화되고, 세계 컨

테이너 주 항로상에 위치한 항만간 화물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신 해양

산업질서가 점진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해양은 식량·광물 및 공간자원이 막대하게 부존된 자원의 보고로서, 인

류의 문명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국가경쟁력 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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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원천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해양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에 따라 해양이용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추구함으로 써 풍요롭고 건강

한 해양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당위성 부각되고 있다.

심해저 망간단괴, 해저석유 등 해양광물자원의 상업적 생산, 해양생물자원

을 건강식품, 의약품 등으로 이용 확대, 해양공간을 인공섬, 해상플랜트, 저

장시설, 생활 및 산업공간으로 이용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해양자

원의 실용화·산업화등 새로운 해양산업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 1> 21세기 해양수산 패러다임 변화

부 문 별 20세기 마지막세대 2 1세기 첫세대

해양이용 해양자유이용 해양분할주권

해양환경 사후적 대응체제 사전적·예방적 관리체제

수 산 업 잡는 어업 중심 관리형 어업 중심

해운산업 대형동맹선사 중심 핵심거대선사 중심

항만산업
H/ W중심의 양적성장

(항만시설 확충)

S/ W 중심의 질적성장

(정보화, 자동화)

해양과학기술
파급효과가 적고

폐쇄적 기술

전후방 효과가 크고

종합적 기술

해양조사
조사선 중심의 1차원적

조사
인공위성 이용 3차원적 조사

자원개발 육상중심 해양중심

생활기반 육지도시 중심 해양도시 출현

생활양식 My Car My Yacht

나 . 2 1세기 수해양 산업의 전망

해양관련산업은 1·2·3차 산업을 포괄하는 종합산업이며 과학기술의 발

전과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막대한 성장잠재력 보유하고 있어 해양생명산

업, 물류정보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미래 핵심산업으로서 고도의 다양성과

발전가능성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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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해양 관련 산업분류

구
분

해양공간의 이용 해양자원의 이용 해양환경의 보전 관련기기 및 소재

전통적
해양
관련
산업

·해운
·항만개발

·어업
·수산양식·종묘
·수산유통·가공

·여객선, 화물선
·어망·어구제도
·해상구조물

새로운
해양
관련
산업
분야

·해중공원
·낚시공원
·수족관사업
·해양스포츠지도 및 장

비대여
·마리나운영
·크루즈관광
·유어선사업
·해상호텔·해상레스토
랑
·해상도시개발
·해상공항개발
·해중·해저터널개발

·해저광물개발
·해저열수광상 개발
·메탄수화물 개발
·해수유용금속 회수
·해수담수화
·조류발전
·파력발전
·온도차발전
·염분농도차발전
·연근해어업
·바다목장
·생명공학이용 어종

개량사업
·해양생물이용 신물

질추출·개발

·해양정화·방제사업
·선박환경대책 기술사

업
·해양관측
·파랑·조류제어 사업
·해양생물보호 사업
·인공갯벌조성사업
·어장청소

·수상오토바이 제조
·서프보드, 보트·요트 제조
·관광잠수선, 초고속화물선 등
·잠수관련 기기 제조
·초대형 해상구조물 제조
·해중작업로봇 제조
·해양관련 소재(유·무기, 금

속)제조
·해양산업정보제공
·해양관련기기 부품제조
·해양관련전자·전기부품제조
·해양관련기기소프트웨어제조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

다 . 해양수산발전 제약 요인으로서의 해양행정의 취약성 및 국민적 관심

부족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가

미흡하며, 해양정책 우선순위 미확보로 인한 투자가 미흡하다. 특히, 해양자

원개발, 해양관광산업 등 신 해양산업과 해양환경, 해양안전 등에 대한 지원

이 부족한 현실이다. 해양과학기술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소홀하여 국내외

해양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능력이 저조하다고 본다.

2 . 계열 재구조화 방향

가 . 수·해양계 고등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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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전국 수·해양 고등학교의 학과 및 학생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5

개 순수 수산계 고등학교의 정원은 3,997명이며, 현원은 2,905명으로서

72.7%이다. 그리고 7개 종고, 실고의 원정원 1,455명이며, 현원은 594명으로

서 40.8%에 불과하다.

<표 3> 전국 수·해양 고등학교의 학과 및 학생 현황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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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해양
생산
(자
영,

정보
해양)
과

선박
운항
과

항해
과

식품
가공
과
(공
업)

수산
양식
과
(양
식)

자영
수산
과

동력
기계
과

조선
과

냉동
공조
과

정보
처리
과
(통
신)

전자
통신
과

수산
전산
과

자원
환경
과

해양
환경
관리
과

해양
토목
과

해양
산업
과

관광
해양
과

비고

거제해양
과학고등

학교
15 370 35 82 58 195

특수목적고
(학과)
인문계
전환

남해수산
고등학교 12 175 32 54

충남해양
과학고등

학교
12 386 85 95 97 109

특수
목적고
(학과)

완도수산
고등학교 18 683 99 118 114 115 117 120

특수
목적고
(학과)

인천해양
과학고등

학교
30 1145 175 163

교육
과정

자율학교운
영

포항해양
과학고등

학교
29 1150 190 228 112 225 121 224

특수
목적고
(학과)

제주관광
해양고등

학교
12 240 24 54 8 66 22 67 27 27

특성화학교
수산
관련
학과
1개반

구룡포종
합고등학

교
6 106 44 62

봉래종합
고등학교 3 31 31

압해종합
고등학교 3 100 100

울릉종합
고등학교 3 20 20

여천실업
고등학교 3 75 75

부산해사
고등학교 24 914 220 332 362

인천해사
고등학교 18 658 215 217 226

계 188 6053 704 435 549 585 309 405 1434 195 421 67 224 120 163 47 42 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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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해양·수산 교육의 방향

해양수산산업은 인류의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산업임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킴과 함께 21세기 우리나라 발전의 중심 무대임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에 해양에 관한 기초 과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해양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장차 해양 분야에 진출하여

21세기 신해양 시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교육은 기초 교육을 충실이 하고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체험적

학습강화를 중요시하면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해양·수산 교육의 방향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의 개념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

–해양·수산 자원의 총체적 관리의 중대성 점증의 인식

–21세기 신해양시대의 발생 가능 산업의 예측을 통한 교육의 역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 교육과정운영

–총합적, 창조적, 체험적 학습의 강조

다 . 계열 재편성 의견

1)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과정에서의 계열 명칭 변화

가. 1차교육과정기 : 수산계

나. 2차교육과정기 : 수산계

(수산고등학교,해양고등학교의 교육목표구분제시)

다. 3차교육과정기 : 수산·해양계

라. 4차- 7차 교육과정 : 수산·해운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해설서 (교육부고시1997- 15호) : 수산업과

해운업을 합친 것을 해양산업 으로 해석】

2) 수산해양유관 기관의 명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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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림 수산부 산하 : 수산청, 교통부 산하: 해운항만청

나. 1996년 해양수산부 발족 (수산청, 해운항만청 통합 및 각부처별 분산

해양관련업무 통합)

3) 수산업과 해양산업, 해운업 용어의 해석

가. 수산업 : 바다,호수,하천 등 물속에 사는 생물을 인류생활에 유용하도

록 이용 개발 하는 산업 (어업, 양식업, 수산가공업...)

나. 해양산업 : 해양에서 자원을 얻거나 탐사활동, 공간이용 등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기업활동 (해양양식,생물공업,해양광업,해양에너

지산업,해양토목,해양구조물 산업..)

다. 해운업: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

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등

4) 계열 재편성의견

가. 명칭 수산·해운. 해양계열 해양산업계열

【※ (광의)해양산업계열 : 수산+해운+해양 (협의)】

나. 계열 구분과 학과

계열 7차교육과정 예시과 신설가능과 및 과정 비고

수산

해양생산과
자영수산과
어업과
수산양식과
수산가공과
냉동기계과
수산물유통과

수산정보관리
활어관리
냉동공조 수산계고

수산·해양계고
해운계고
해양계고
해양.해운계고

해운

항해과
동력기계과
조선과
전자통신과
선박운항과

항만관리

해양
(협의)

해양환경과
해양관광과
해양토목과

해양시설관리
해양레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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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6)
l

민 경 희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

Ⅰ . 서 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우수한 전문직업 인력의 양성을 위해 정부

에서도 직업교육 활성화 대책을 통한 실업계고등학교의 만성적인 침체현상

을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직업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창의력과 지적 정보능력에 바탕을 둔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첨단학과로의 개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우수한 기술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

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실업계고교의 계열구조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구조화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이미지 제고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학교 단계

의 직업교육 부흥을 목적으로 『실업계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김선태 위원님의 논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나 연구된 이론이 현장에

서 적용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더욱 발전적인 내용이 수립되기를 바라는 마

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Ⅱ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 및 목적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배경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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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찬성한다.

첫째, 기존의 계열구조가 전통적 산업구조의 형태로서 정보기술분야의 고

용 증대, 기술집약 산업 발달, 서비스중심 산업의 급성장 등으로 새로운 학

과와 직업이 증가하고 있고 직업의 생성소멸 주기도 짧아 현실에 맞게 계열

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교육내용도 새로운 기술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체와의 연계성

이나 다양한 직업세계 적응을 위해서 계열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1차 산업적인 명칭에서 발전적인 계열 명칭으로 재구조화하므로

실업계열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미 학과명칭 변경에서도 학

생들의 진학희망에 대한 수요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진학희망자의 증가로 새로운 입시제도에 따른 적용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200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입수능의 직업탐구영역에서 재

구조화된 계열이 받아들여진다면 관련선택과목이 신설될 수 있으므로 진학

희망자의 입장에서는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가사

실업계열의 미용, 관광, 보건, 유아교육과에서는 대학입시 전형요강이 발표

되지 않는 시점에서 조리과(식품과 영양)과목을 따로 이수해야 되는 실정이

다.

Ⅲ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1. 재구조화 방안에 관한 델파이 조사에 관해서는 다음을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적인 위원 수가 적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위원수가 너무 적

고 최소한 현장교사들의 의견수렴이 너무 미약하다고 본다. 따라서 계열뿐

만 아니라 유사하지 않는 과목이 동일계열에 묶여서 재구조화가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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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부분에 대한 의견의 수렴이 충분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가사실업계

열에는 교사위원이 없음)

둘째, 델파이 조사 문항지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고 8개의 새로운 계열 구

조가 도출되었다고 표현하였는데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곳 저곳 산

재해 있어서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2 . 계열 재구조화의 기본 전제에 관해서는 다음을 제언하

고자 한다 .

첫째,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자의 요구 결과를

반영한 자료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산업체 관계

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통계자료가 아쉽다.

둘째, 새로운 직업의 등장으로 학과가 신설되고 있는 시점에서 몇 년 지

난 자료에 의한 통계수치보다는 2002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조화 방안

을 마련하여야 시행시기가 언제 일지 모르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여

겨진다.(계열별 학과 명칭 수 현황, 관련분야 및 학과 예시자료)

셋째, 계속교육과 종국교육의 측면에서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부각시

키기 위해서 졸업자의 진학률과 취업률 추이를 계열 구분 없이 제시되었는

데 계열별로 파악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3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안에 대해서는 다음을 제언

하고자 한다 .

첫째, 5개 계열을 8개 계열로 재구조화 한 안에서는 가정·보건 서비스

계열을 서비스 에 대한 명칭을 빼고 가정·보건 계열로 사용하여도 충분히

학과의 의미를 담는다고 본다.

그 이유는 문화, 레저 산업계열의 관광, 호텔, 레저분야도 서비스업종이지

만 서비스 를 사용하지 않았다. 혹시 변경이 가능하다면 가정·보건복지 계

열 의 명칭을 사용해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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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계열 재구조화를 통한 세분화 방안이 개인적으로 통합화 방안보다

기대 효과가 크다고 본다.

통합화 안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며 수요자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도

직업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가고 있으므로 기초 직업능력을 배양한 교육

과정을 적용하여 전문성을 살린다면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이 이뤄

진다고 본다.

셋째, 실업계 고교 계열별 관련 분야 및 학과 예시에 있어서 교육과정 상

에 제시된 학과군의 전문교과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계열에 해당학

과를 배치한다는 원칙에 의하면 가정보건 서비스계열에 있는 식품가공과는

생물산업계열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비서과, 비서정보과, 비서행정

과는 경영사무계열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표- 7)

넷째, 재구조화의 의미가 향후 교육과정의 구조 개편과 교사 배치, 교과

편성 운영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열의 재구조화

에 따른 학과명칭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Ⅳ . 재구조화에 따른 실업계 고교 발전 방안

실업계고교 계열구분 체계로 인한 문제점 및 재구조화를 통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공감하나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지는 사항들이 계열 재구

조화를 통해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실업계 고교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반드시 반영되어 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Ⅴ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요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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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요구분석』에 대한 박윤희 위원님의

요구 분석 자료에 의하면 찬, 반 의견에 대한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되

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찬성 의견보다는 반대 의견의 문제점을 개선하

여 재구조화의 시행의 어려운 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재구조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계열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비 (非) 인기학과의 개편, 진로지도, 예산지원과 산업현장의 문제점인 임금과

진급의 어려움, 시설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실업계 고교 계열 운영 방식에 있어서 여러 계열 운영방식에 대한

장점이 진로지도에는 유리하다고 하지만 전문화된 기술교육을 위해서는 한

고교에 한 계열 운영 방식과 학생 수를 감축한 소규모 학교 운영이 보다 합

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선진국에서도 단일계열 중심의 학교와 학원 운영

을 통한 고등전문기술 인력을 배출하므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본다.

셋째, 희망 학생수 급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계고교에 대

한 비 인기학과를 그대로 고수할 것이 아니라 첨단학과로의 전환이나 인문

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과 관련한 학과를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하

여 설치하여 모집한다면 신입생 미달을 초래하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교원 대책으로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사들의 인식전

환과 부전공 취득 및 산학겸임교사의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산·학·연(産·學·硏)과 연계한 교육이 졸업 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므

로 교사들의 현장연수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산학겸임교사의

채용방법과 절차의 간소화 및 기존 교사들과의 기능의 차이에 따른 위화감

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업계고교의 실습담당 교사들의 업무가

경감되어야 하며 보조교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있어서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 학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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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이 필요하고 각종 도서의 개발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야 하고 실기교

재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실업교과를 담당한 교사들에 대한 적정

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적응이 쉽도록 최신 시설과

기자재의 보급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에서만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소외된 부분일 수 있는 실업고교의 활성

화 방안을 강구하여, 실업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공

부할 수 있는 터전을 갖추도록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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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7)
l

김 광 열 (대진전자공예고등학교 )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

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님과 연구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과 과제 에 대한 학술적인 자료 분석에

의한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원님들께서 너무나 철저히 해놓으셔

서 더 할 말이 없고, 저는 실업계 학교에 오랜 동안 근무하면서 느껴왔던

현장 경험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

구조화 문제의 이해 당사자는 전국민일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사회적인

주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만 교육현장

의 경험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위기에 처해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위기

를 헤쳐나갈 방안을 찾아야만 할 시점임을 인식한다.

둘째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학교현장의 의식 변화가 요구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야 한다.

셋째, 디자인계열 독립의 필요성과 독립된 디자인계열이 성공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준비해야할 선결 과제들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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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위기에 처해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안을 찾아야만 할 시점임을 인식한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 준비 학교로 인식하고 완

성교육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때까지는 교육수요자인 학생

과 기업체의 요구와 교육 공급자인 학교의 정책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서로

가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교육 수요자의 두 축인 학생과 기업체의

요구는 대학 교육이라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

요구에 부응하도록 변화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들은 수

요자로부터 점점 더 외면당하는 현상이 심각해져 왔습니다. 그렇다고 실업

계 고등학교들이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대학 입시 준비학교로 전환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그 시절의 신 직종 형성의 가장 큰 분야인

컴퓨터 또는 정보라는 단어를 학과나 학교의 이름에 삽입하는 것이었습니

다. 처음에는 약간 성공하는 듯 했으나 학생들의 대학진학 요구는 점점 확

대되고 실업교육의 중심 축이 전문대학으로 옮겨가면서 실업계 고교들의 실

업교육은 점점 외면당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학교의 주체

인 교사들의 안일한 대처 방안이 학생들을 실업계로 유인하기보다는 외면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의 학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저하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교육 효과는

떨어지고, 기업체는 학력이 부족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생 채용을 꺼리

고, 학생은 기업체가 푸대접하니 대학 간다고 하고, 학생 본인의 학력 부족

으로 대학에 가기도 어렵고 갔다해도 대학 수학 능력이 부족하여 중도 탈락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가 불안

하니 실업계 고등학교 신입생의 학력은 한층 더 저하되어 미달 현상마저 발

생하는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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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들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악순환의 어느 한 고리를 풀어야만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점

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제시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를 통해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이렇게 절실한 시점에서 연구되고 있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가 성공적인 교육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 현장의 의식 변화

가 요구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조금 과하다 싶은 말이 있더라도

저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이고 진심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을 위

한 제언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여러 번 교육 개혁 정책을 내놓았지만 처음의 의도대로 개혁

의 효과를 얻어 본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실패의 이유가

교사는 개혁의 주체여야 하는데 교육부가 교사를 무시하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하여 왔습니다.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 주

체인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고 개혁의 대상

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사가 교육 개혁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

업계 고등학교들이 현재처럼 어려운 상황에 쳐할 것이라는 예견을 하면서도

그 대처 방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교사들이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직

장인으로서의 교사 수급 측면을 너무 강조하여 학과명이나 학교명은 변경하

였으나, 그에 걸 맞는 교육 과정 개발 노력은 부족하여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은 진정한 실업계 고등학교 개혁을 주

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의 본질을 왜곡

하는 그 어떤 집단 이기적인 발상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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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계열 재구조화 가 현재의 교원 수급 구조의 일부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여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의 전면적인 시행 보류를 요구

하거나, 현재 상태의 교원 수급 구조의 틀에 맞추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

조화 방안을 적절히 걸쳐놓아 본질이 호도되는 현상이 발생된다면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자체가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현재의 교원

수급 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반발이 두려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다면 그 날로부터 이 정책은 실패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그에 따른 약간의 불이익이나

불편성을 감수할 각오를 가져야 하고, 교육 정책 시행 부처인 교육인적자원

부는 방학을 활용하는 땜질식 재교육 (부전공 교육) 정책을 지양하고 교사의

장기적인 재교육 정책을 수행하여 교사들의 신분 불안을 일소하고, 학생 앞

에 능력있는 교사로 설 수 있는 교사 재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

렇게 교사와 교육정책 시행 부처의 상호 신뢰성이 전제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자인계열 독립의 필요성과 독립된 디자인계열이 성공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준비해야할 선결 과제들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디자인 관련 교육은 공업계, 상업계, 가사실업계, 특목고,

특성화고 등에 산재해 있습니다. 각 계열에서 디자인 관련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교육청의 그 어떤 계열에도 디자인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 정책

을 연구하고, 입안하고, 지도하는 인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우리나라의 실업계 고등학교 디자인 교육은 현장 교사들에게만 맡겨져

왔습니다. 조금 니쁘게 말하면 푸대접 받았다고 하거나, 내팽개쳐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동향에서 보면 디자인

계열이 절대로 이렇게 무시될 수 없는 산업 분야가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디자인 계열을 독립 신설하고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정부부처 등에서 적

극적으로 지원해야만 할 분야로 지정하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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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 디자인 분야에 대한 정립이 없었던 탓

에 디자인은 분명히 미술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디자인 관련 학과들을 개설하고 미술과는 관련 없는 전공자가 그 학과의 교

사로 배정해 두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하여 디자인을 수행하는

것을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디자인을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

고 있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하여 컴퓨터 전공자를 의사로 임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한때 유행처럼, 성공적인 변신처럼 보였던 컴퓨터

그래픽과들이 디자인이라는 본질과는 학생들로부터 서서히 외면당하고 있습

니다. 이제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디자인 관련 산업 발전

을 위하여 디자인 계열을 분리 신설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국가 경쟁력

을 향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육계가 일익을 담당해야겠습니다.

현재의 교원 수급 정책은 장기적인 교사 재교육을 통하여 조절할 수 있도

록 하겠다는 신뢰성을 심어주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

는데도 현장 교사들이 안이하게 재교육을 거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제는 교육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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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8)
l

김 학 영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 )

Ⅰ . 실업계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의견

1. 문제 제기

산업 사회로부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므로 인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직업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업계 고등학

교의 직업교육에 대하여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또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업

계 고교 육성방안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

적인 육성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단지 실업계고교 계열 재구조화 로 활로

를 찾아보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2000년 1월 시행한 실업계고교 육성 대책 으로 제시된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 실업계 고교 운영의 내실화, 행·재정적 지원으로도 미흡하여,

추가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2001년 11월 2일 교육인적자원

부가 2004학년도부터 실업계 고교생에 대하여 대입정원 외 3% 선발 허용,

실업계 고교에 대폭적인 재정지원, 실업계 고교생에게 무시험 국가기술자격

부여 등을 포함한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아직도 일선 학교의

많은 교사들은 육성 방안에 미흡한 점이 많아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

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다.

2 . 실업계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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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배경으로 제시된 6개의 영역 중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직업 구조의 변화, 교육 내용 및 기술 수준의 변화, 직업 교육

의 내용 및 체제 관련 사회적 환경 등 4개의 영역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실업계 고교 교육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직업교육 육성정책 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 48개교, 통합형 고등학교 시범학교 5개교, 인문계 고교로 전환한

학교 31개교, 교육과정 자율운영학교 시범학교 16개교, 전문대학과의 연계교

육 실시학교 405개교가 있으나 이와 같은 수준의 지원 내용으로는 실업교육

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으로 입학 자원의 감소,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교육

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교원의 전문성 및 수급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

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보다 더 큰 요인으로 학부모의 실업교육에 대한 인식

의 전환,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설비 및 교육환경의 개선, 사회적

고용 환경의 개선, 병역에 관한 사항, 실업계열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 문

제 등에 대한 방안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 교육의 내적인 환경 변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진학 희망자 증가, 학력 및 학습의욕 저하, 산업체 대응 능력 미흡, 실업계

고교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업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진학희망자가 증가하는지 그 원인

을 심층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실업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접어두고 단지,

실업계 고교의 계열 재구조화를 통한 계열의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서 실업교

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3 . 실업계고교 계열 재구조화의 기대 효과

문헌 고찰로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를 통해 기대 효과만 도출되었다

고 하였으나 이는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순기능만을 중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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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출하고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볍게 처리한 것으로 사료

되므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기대 효과

□ 기존 계열 명칭 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

□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 및 내실화 확보

□ 시설·설비의 확보 및 활용성 증대

□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수월성 확보

□ 자격제도와의 연계 수월성 확보

□ 산학협력 체제 개선

□ 신설 계열 및 학과 교원의 원활한 확보

□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 확보

Ⅱ . 실업계고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의견

1. 델파이 조사 방법 및 과정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 안을 도출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델파이 위원은 모두 44명이었고, 계열별·소속기관별 구성 현황은〈표

Ⅱ- 1〉과 같다고 하였다. 전 계열의 경우, 위원 25명중 직능원 소속위원이

17명이 참여한 것은 비율로 보아 68%에 해당되므로 계열별이나 소속기관

별로 볼 때 대표성이 전혀 없다.

더구나 1차 조사에는 총 25명의 델파이 위원이 응답하였고, 2차 조사에

는 총 26명의 델파이 위원이 응답하였다면 선정된 델파이 위원의 대표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표 Ⅱ-1> 델파이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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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소속기관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
해운계

가사·
실업계 전계열 계

실업계 고교 2 2 2 2 — 3 11

대학 1 1 1 1 1 2 7

교육부 1 1 1 1 1 2 7

직능원 — — — — — 17 17

기타 — — — — 1 1 2

계 4 4 4 4 3 25 44

3 . 실업계고교 계열 재구조화 안

델파이 조사 결과 8개의 계열 구조가 도출되었고, 현재의 5개 계열은

각각 생물산업 계열, 공업 계열, 경영·사무 계열, 해양산업 계열, 가정·보

건 서비스 계열로 그 명칭이 변경 또는 유지되었고, 정보통신산업 계열, 디

자인산업 계열, 문화·레저산업 계열이 신설되었다.

기존의 상업 계열을 경영·사무 계열로 변경하는 것보다 상업·정보 계열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자격증의 표시과목의 명칭

도 상업 에서 상업·정보 로 변경되었다.

정보통신산업 계열로 분류된 정보통신,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검색 분야

는 상업 계열에서도 반드시 이수하여야할 분야이므로 공동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계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현행 상업 계열에

서 순수 상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경영·사무 계열 분야만을 교육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

정보통신산업 계열은 지식기반 정보 사회가 도래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열이 신설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정보통신

산업 계열의 성격이다. 현재로서는 성격 자체가 하드웨어 쪽인지, 소프트웨

어 쪽인지, 아니면 양쪽을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과거에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으나 근래에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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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트웨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현행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보 처리과 가 누락되어 있

으므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하드웨어 분야는 공업 계열의 전자과에 연계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디자인 산업분야의 발전 추세 및 이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를 반영하

기 위하여 디자인산업 계열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교사들 간에 정보

교환과 협력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바

람직하다.

그러나, 디자인 관련 전문 대학 또는 4년제 일반 대학 졸업자들이 많이

배출됨으로 공급이 많아 직장에서 고등학교 출신자에게는 그 분야의 전공자

로서 대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세분화하여 교육한다고 하여 그 분야에 관련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과는 진학 회망자가 대부분이다. 그

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검

토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 실업계 고교의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따른 학과 예시

(안 )

학과 편제에 대한 원칙과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6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경영·사무 계열에 e - 비지니스과

정보통신산업 계열에 정보 처리과, 디자인산업 계열에 시각 디자인과 등이

누락되어 있고, 디자인산업 계열과 문화·레져 산업 계열간에 학과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없지 않다.

가. 8개 계열의 고유한 특성에 알맞도록 학과를 편제한다,

나. 2개의 계열에 걸쳐있는 학과의 경우는 주가 되는 학과의 성격에 따

라 배치한다.

다. 학과를 이수한 졸업생이 취업하게될 산업분야의 계열에 해당 학과를

배치한다.

라. 해당 학과 이수 후 진출하게될 고등교육기관 분야 , 학문 분야 및

자격증 취득 분야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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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과정 상에 제시된 학과군의 전문교과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

사한 계열에 해당 학과를 배치한다.

바. 새로운 계열 재구조화 방안에 따른 현행 학과 배치 예시안은 운영중

인 교육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시되어야 하나 현재는 단순히

학과명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이론의 여지가 많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6. 재구조화에 따른 실업계 고교 발전 방안

<표 Ⅱ-9> 현행 계열의 문제점 및 계열 재구조화를 통한 발전 방안은 현

행 실업계 고교 계열 구분체계로 인한 문제점과 재구조화를 통한 발전 방향

만을 제시하고, 현행 실업계 고교 계열 구분에 대한 이점과 재구조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모순을 지적하고 싶다.

마치 오늘의 세미나는 의도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절

차에 불과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만일, 연구의 방향 설정이나 연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연구 결과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하였을 때

성공보다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정책 건의 및 제언에 대한

의견

III .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에 따른 정책 건의

실업계 고교 계열 재구조화는 현재의 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장

기적인 안목에서 새롭게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계고교 계

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나친 재구조화나 세분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수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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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도시의 경우 다수의 실업계열 학교가 있으므로 재구조화가 어

느 정도 가능하지만, 중소 도시의 경우 실업계열의 학교 수가 극소수임으로

재구조화는 오히려 학생들의 진로선택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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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9)
l

김 성 렬 (한국관광고등학교 )

1. 특성화고교의 도입 취지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는 남다른 소질과 적성, 재능과 흥미를 가

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분야를 위주로 교육하여 장래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소규모의 고등학교로써, 1996년 교육개

혁방안에서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을 다양화, 특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처음 제안되어 도입 추진되었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로

를 결정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단계부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정보고, 디자인고, 전자통신고, 대중음악고, 관광고 등과

같이 특성화된 전문 분야의 소규모 학교 설립을 제안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도입을 제안한 취지는,

- 현행과 같이 획일화된 대규모의 고등학교 형태로는 학교 개개인의 적성

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 정보화 시대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경쟁력을 확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 다양하고 특성화된 소규모의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입시

위주, 주지 교과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을 학생의 소질과 적성, 관심과 흥미

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전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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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장래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의 도입은 고등학교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는 가

운데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안적인 학교 유형 모색과 산업계의 관련 전

문 분야 학교 설립 유도 차원에서도 고려되었다. 즉, 특정 분야의 전문성의

기초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 흥미와 관심에 따

른 특정 분야의 집중적인 교육과 전문성의 기초를 키워주는 교육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일의 세계의 근간을 둔 현장성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일반교육

과 직업교육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 실천 활동 중심의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적인 학교 운영과 지역사회, 산업계와의 협력/ 고

등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특성화고교교육의 주요 목표의 하나가 학교

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

한, 소규모의 학습 공동체를 통한 교사와 학생간 친밀한 관계 유지와 유연

한 학교 변화가 가능케 하기 위한 취지로 특성화고를 도입하였다.

2 . 현 시점의 관광계열고교의 교육 실태

그러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개념 및 성격에 대한 상반된 인식과 대학진학

의 선호등 으로 인한 여러 현안문제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서 개발 및 사용의 문제, 적임 교원 확보의 어려움, 교사의 전문성 개

발을 위한 연수 기회부족,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책 미흡 ( 한국관광고등학교

의 경우 80~90%가 대학진학을 원하고 있는 실정임.), 재정 지원 및 재원 확

보 대책 미흡, 학교의 자율 운영 권한 부족, 학교 시설 및 기자재 부족등은

대부분의 특성화학교에서 겪고있는 어려움이다

우리 나라에는 경기대학교를 비롯하여 경원대학교, 경희대학교, 세종대학

교, 한양대학교 등 관광경영 및 호텔경영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으며, 90년대 이후 국가적으로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많

은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수없이 많은 관광경영 및 호텔경영학과를 설치 운

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학 교육도 커리큘럼 구성의 어려

움과 세분화된 과목의 전문적인 강사가 부족한 실정이고, 관광산업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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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론만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므로 여러 분야의 실무교육이 반

듯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 현행 대학에서 이런 실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고 실무를 전문적으로 강의 할

강사도 현업에서 초빙된 강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관광교육 전반에 많은 어려움 들이 있으며, 특히, 관광계열고등학

교의 교육여건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그 실상을 대략 살펴보면 우선, 대

학교육과 같이 자유로운 커리큘럼 설정이나 시간 운영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 교육 실습 기자재의 미비, 외국어 수학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선발, 관

광과 교사의 실무 경험 미비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내에 관광(통역)과를 운영하는 학교는 한국관광고등학교를 포함하

여 8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부산, 제주

를 중심으로 전국의 55개 학교가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거의 비슷한 교과

커리큘럼과 외국어 교육의 미비, 취업과 4년제 대학 진학의 어려움이라는

공통된 현안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일류 관광학교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른 학교의 커리큘럼

과는 차별화 된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발이 시급하다. 물론, 고교 교육과정

상황에서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사료된

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 당국과 협의하여 개선되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

한다. 좋은 예로 스위스의 호텔학교는 모든 실생활이 호텔분위기 속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자신의 식탁은 물론 선후배들의 식탁을 차림으로써 레스토

랑 실습을 직접하고, 학교 페스티발과 같은 행사에는 식 음료 실습과 조리

실습을 통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형태를 교육방법

으로 운영하고 있다.(sw iss school of hotel an d tourism manag em ent의 운

영 실태) 또, 우리 나라의 제주관광대학에서는 특급호텔의 비수기를 학생들

의 기숙사로 이용하여 질 높은 서비스 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3 . 결 론

현재 대부분의 학부모 및 학생들이 졸업 후 관련 학과의 대학으로의 진학

을 원하고있으므로 취업과 진학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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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동일계열의 대학진학의 활로도 더욱 확대하여 실업계 및 특성화

고의 진학이 수월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리라 여겨지며, 특성화고교를

기존의 실업계에 소속시키기보다는 특성화고 자체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

어 특성화고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리라 여겨진다.

또한 현재 가사 실업계열에 속해있는 관광고도 관광특성화의 정체성 확

보를 위해 새로운 계열의 신설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여겨진다.

문화 레저산업계열의 신설은 예산지원이 수월하고 학교의 위상 및 전문성

이 강화될 것이다.

관광산업은 관광수입으로 인한 외화가득률과 부가가치가 높은 무형의 수

출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필요한 산업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국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국제간의 사회 문화적 교

류에 기여하며, 국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광산업의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따라서 우리 나라도 관광산업

의 당면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국가정책

개발사업 과제의 하나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지난

2000년 A SEM 을 유치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관광객들 유치했으

며, 얼마 남지 않은 2002년 월드컵을 통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은 국가 기관을 주도로 하여 정책적

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며, 관광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의 확충과 정비에 만

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관광종사원을 양성하는 관광계열고등학

교, 기타 여러 교육기관이 세계화에 맞는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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