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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우리나라  원시장  그동  높  경 장

 인  상직종  취업 회   임 상

승  향  원  공  감소  함께 임 인

상 이 가 고 있다.

 부  경 장  인  국민소득80

 증 에  직업  변 사회  핵가, 

족증가에  이가  상취업  증, , 

원임 과 상직업간  임 격  감소  

원직에  사회  좋지 못  이미지 등  이  

에 국내 원공 이 감소 고 원  이직

이 증가  시작 다. 

 언 이후 국가 에 걸  격1987 6.29

 변  임  국민생  상, 

승 고  인구 증  인해 노동에  인식, 

이 근본  어 특히 , 3D (Difficult, Dirty, 

업종  상과 상산업  달에 Dangerous)

해 에  근 는 욱 게 었다. 

이 에 과  노동에 해 부 합  임 생명, 

원양어업의 안정 인 선원수 을 한 근로조건 개선 연구

정상 종원

경 학( )

A Study on Improvement Working Conditions of Pelagic Sailors 

Sang-Yoon JUNG Jong-Won JANGㆍ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up a plan for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of distant water 

fishing vessel crew in order to revitalize the declining distant water fishing industry. Land-based 

employment has increased as the result of industrialization, which in turn created shortage in marine crew 

supply for distant water fishing vessels. Pressure on increasing wages for sea farers is put on the industry 

for this reason, making the labour market in the distant water fishing industry tougher and tighter. Multiple 

issues have yet to be addressed for distant water fishing vessel crew. They suffer from excessive work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Crew management is another issue, as sea farers face poor labour conditions, 

working on board vessels in a collective way where no autonomous actions are allowed. Other issues 

include unqualified crew supply, increasing ratio of labour costs for crew to sales, and intensified 

implications of labour unions, which are as well making crew supply difficult as a whole. To this end, 

more well-qualified workers should take part in production operations in the distant water fishery. Both 

wage increase and working condition improvement should be achieved in order to strengthen motivation 

towards qualified sea farers. Sustainable crew supply can be achieved when working environments, 

gender-based working conditions, welfare are prioritized and improved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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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요소인 해난사고 근 지 고 있는 , 

상폭 과 열  근 조건 등이 원이직  주요

원인  분 고 있다. 

이  인해 원인  시장 능이 거  마

상태에 이르게 써 행 인 원인  

계가 나타나고 고용질  란과 어 원  , 

보  어 움 도  증가 등  , 

업도 경 에 어 움  겪고 있다.

이러  원시장  여건변 에 처 여 우리

나라 원  취업  보 는 것이 산업

 국 경쟁  향상에도 이다 본 논  . 

이러   고 여 원양어 에 승 는 원

 인 공  여 임 복지 등 근, 

조건  개  시 고자 다.

원양어업 선박조직의 특성. Ⅱ

어업과 선원의 특성1. 

가 이가   이사회. 

원  가장 큰 고통  가족과 떨어  생

다는 이다 상노동자는 근 시간 이외에는 . 

가  돌 써 가장과 가족구 원  

역 행과 근 에  는 장감  해소시킬  

있는 회가 주어지지만 원  경우에는 이러, 

 회가 주어지지  에 가 

다. 

 연구 에 면 (Aoki shousi, 1990)靑木修次

원생  불리   가 생  충실히 ‘

  없었다 라든가 지들과   없었’ ‘

다 라고 답  사람이 가장 많  것  나타나 ’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항상  원  상. 

 행  조사 에 도 가(Park, Yong-Seob, 1992)

생 에 해 이상이 만족 지 못 며 승, 

생  가운데 주  사항이 내  가 생

과 자  인 것  나타나 있다.

원이직  주  이 는 가 과  격리(27.4%), 

원임  상  락 장래에  불(19.9%), 

사회  격리  나타나고 있(18%), (7.4%)

어 근  원이직 증가는 이가  회 에 , 

인  이 가장 높다 이  (Cho, Dong-Oh, 2002). 

같  상  국해 사 회  해 사 직업「

동과 직 만족에  연구 에 도 슷  결과」

가 나타나고 있다.    

  후 일본 노동과 연구소는 원  2

생 에 해 다 과 같이 언 고 있다. “

원   면  보나  변동 상황  , 

보 라도 상  근 자에 해 변 이며, 

동 이고 신구조는 경 어 있다 이것  , .” 

원이 처해있는 생 경과 게 어 

있는 것  생각 다. 

라  원  구체 극 인 행동  가질 , 

가 없고 상황에 라 지 며 조직 종 이 

다 사회생 에  동경  상당히 강 지만 . 

극  행동에  욕이 낮고 독립  사

고  행동  취 는 자주 이 결여 어 있다

(Japan Institute of Labour Science, 1976).

 원에게는 타  향이 강 고 에 

해 가는 경향  가지고 있다 이것  상생. 

 특  경에  에  는 생 습

과 상당  이 있다 엄격  규 과 규 에 . 

라 일사불란 게 움직여야 는 상생 경

이 향  미  것  단 다.

나 소속감  노동  격심  소모. 

상 에  살펴 본  같이 원  가 이나 

사회  격리 어 생 고  직장이 어 

있지  에 상  사회나 사회 그 어

느 쪽에 도 소속  어 다 라  원  . 

소속감  인 여 소외감  갖  쉽(Marginality)

다(Monthly period of Maritime, 1994).

원  에 장  는 시간 내내 구속24

고  내에  생  작업  즉시 처리 지 

면  다 이러  상황에  원  상 자  . 

지 감독에 라  근 를 공 다   , . 

일상 인 근 를 일 시간 근  근 계약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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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다 라도 과근 가 일상  어 

있  뿐만 니라 시간 연속 여 근  를 24

면  지내지   없다. (Modern Maritime 

transport & Seaman, 1987).

이  같이 원  상 자에 해  동  

시  노동  공 다는 것    

에 상노동에 여 노동  소모 이 높다

다 험   고립. 

원  자연에 노출  에  근  

에 험에 노출  가능 이 높다 료 . , 

택   어 운 격리  해상에  근 해야 

고 생 공간과 노동 공간도  장소이  , 

에 스트 스가 심  에 없다 이러  근. 

조건  근 이 고 용  면, 

 개 보다는 부 에 는 시간이 짧

지  에 히  고 있다(Yun, 

Sang-Song, 1982). 

라   원들  상에  소규모  고

립  사회를 며 이러  구 원들이 나, 

 집단  효  작업  운행  해

 원들  복지에 향  미 는 모든 인 ․

 요인  개 에 가장 큰 심  울여야 

다.

라 어업노동  특질. 

어업이란 인 요소인 인간  노동과  요소

인 어 어구를 결합 여 계에  자연에 존・

고 있는 산자원  어획 고 생산 는 경  

동이다 이러  어업  경(Jang, Su-Ho, 1986). 

는 것  어업경 이라고 며 어업 동  , 

해 공 는 동  어업노동이라고 다.

어업경 과 어업노동  계에  이루어지고, 

어획  자연  생식  어 를 포획・

 에 어획 상  리   없 며 어, 

획 동  행장소가 동 이고 상 조건과 

타 조건 등  험이 크다  어구 등  . 

조건과 인 조건이 결합 여 산자원  어획

게 다.(Jang, Su-Ho, 1986). 

어업 노동  특질  계에  이루어지므  

상이나 해황 등  여건에 라 가변 이어  경

도 이지 못 다.

마 원인 보  . 

우리나라 산산업이 산업인  보에 있어

 어 움  겪고 있는 이 는 다 과 같다.

첫째 원 인 보  구조 인 이다 즉, . , 

지난 여 간 추진 어  가족계획  인30

여 출산 이 어들어  인  이 격

게 감소 고 있다.

째 사회  이다 즉 우리나라는 , . , ・

 통  해상 진출  억 는  

지속  원이라는 직업  존 지  

며 이런 인식  근에 많이 변 나 직 , 

미 다.

째 노동구조  변 이다 즉 우리사회, . , 

가 산업 고 개인  소득이 향상 면  , 

근 자들  향  힘들고 어 운 직업  

며 주  쉽게 소득  얻   있는 스 업종

 고 있다.

째 상에  인 부족  보충  해 , 

스카웃에  해상인  출 이다 즉. , 

상  임 이 원  임 보다 욱 르게 상승

고 동시에 상 업  인 난  원  , 

상 업  이직이 증가 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  주요 원 출국  나

나  이후 원  해외취업규모가 감소1988

 써 원공 국  가 

들리고 있 며 이러  원송출  감소는 지속, 

인 고도 장에 른 상 직종  취업 회 증

가  임 상승  롯  노동조건  개  

원직업에  매 이 크게 낮  이다

(Jeong, Bong-Min, 1991). 

이러  연  우리나라 어 원  이직  

   상당히 높 나2007 21.4%, 2008 23.6% , 

  등  낮 다가 2010 12.6%, 2012 10.0%

에는  증가 다 욱이 이직  2014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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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  원  노 가 가속

고 있다 부  해 사보다는 부원  이. 2007

직 이  크며 어  이직 이  상, 23.5%

보다는  도  높다 특히 원양어(10.1%) 2.3 . 

원  이직  부  지는 등락2005 2013

 거듭 는데 에는 격히 높 지는 , 2014

상  보이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통Fisheries, Fisheries Statistics Yearbook, 2015). 

인 승  상 이외에  월에 생  2014 4

월  사고가 이직 에 향  미  것  해

다.

원양어업 선박조직의 특성2. 

원양산업  상  리 능과 조직 자체

 운항 리 능에 해 그 효 이 결 다

(Bang, Hoe-Seok, 1997).

조직  업 는 장  롯  원에 해

 이루어지는 스 생산 동 항해  , 

리  항만 리 등에  것이다 항해 . 

업 는  조종  운   타 요, 

 행 를 말 고  리에  업 는 , 

체   속구  지  소모품  보, ・

내회계  사 리 등  행 고 있다, . 

횡 는 각 부 별  분업  명  가짐과 

동시에 종 는 간부 인 사 과 부, (officers)

원  구분 어 엄격  조직계  (ratings)

고 있다. 

가 원취업 황  업종별 원추이. 

원 취업 황 (1) 

우리나라 원 취업자는   2014

명  집계 고 있 며 이  국 에 취37,125 , 

업 인 원  명 해외 에 취업 인 34,016 , 

원  명  취업 원  는 국3,109 91.6%

에 고용 어 있다 상 과 어  구분 여 살펴. 

보면 국  에는 상 에 명 어 에 , 17,228 , 

명이 고용 어 슷   보이고 있16,788

며 해외 에는 상  명 어  명  , 2,758 , 351

상  취업이 다 를 이루고 있다 승 원과 . 

원   보면 체 취업 원  승 원

 원  를 여 원  96.1%, 3.9%

이 낮다는 것    있다 특히 어 원  . 

경우 원이  없다.

Type Sailor Spare 
Sailor

Sum 37,125 35,682 1,443

Registered 
ships

Total 34,016 32,587 1,429

merchant ship 17,228 15,799 1,429

fishing boat 16,788 16,788 .

Overseas 
Employment 

Ships

Total 3,109 3,095 14

merchant  ship 2758 2744 14

fishing boat 351 351 .

Sources : M.A.F., Koswec, 2015.

<Table 1> sailors employment status of S. Korea

원 취업자 업종별 추이 (2) ( ) 

 이후 우리나라 원 취업자는  2005 2005

명에   명  연평균  40,176 2014 37,125 2.4%

감소가 지속  이어지고 있다 이 간에 국. 

  명에   명  2005 35,939 2014 34,016

연평균 해외취업  명에  명2.1%, 4,237 3,109

 연평균 감소 는 등 해외취업이 큰 폭4,7%

 감소했다 업종별 는 국 외항   내항상. 

이 소폭  증가 를 나타낸 면 국 원양어, 

과 해외취업어 이 연평균  큰 폭  7~8%

감소 를 나타내고 있다.

Type 2005 2012 2013 2014

Sum 40,176 38,906 38,783 37,125

Registered ships Total 35,939 35,355 35,381 34,016

Overseas
 Employment Ships Total 4,237 3,551 3,402 3,109

Sources : M.A.F., Koswec, 2015.

<Table 2> Crew workers (by industry) trend

            (unit : Number of people)

자격별 직 별 원취업 황  (3) ・

가 원 직 별 취업 황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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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  해 사는 명 부원  22,124 , 

명  집계 고 있다 해 사는 항사  15,001 . 3

장이 소폭 감소했 나 모든 직 에  , 2000

 이후 증가 를 나타내고 있다 면 부원  . 

모든 직 에  감소 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부. 

원  부  취업이 큰 폭  감소했 며 조, 

리부는  소폭  감소 를 보이고 있다.

나 원 해 사 면허별 취업 황  추이  ( ) ( ) 

체 해 사 취업인원   명에  2005 20,020

 명  연평균  소폭 증가2014 22,124 0.3%

를 지했다 항해사  사는 연평균  . 0.6%

 증가 를 통신사는 항해사가  자격0.4% , 

증  소지함에 라 요가 감소 여 연평균 

 감소 를 나타내었다6.2%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Statistics Yearbook, 2015). 

면허 직 별 취업 황  항해사  사  경우 

   상 직  심  증가 가 지1 2

 면 통신사는 상 직  감소 가 속 게 , 

진행  것  나타났다 이는 해운계 에  . 

재 통신분야를 담당 는 과가 존재 지 

 통신사  출이 감소 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  단 다.

원  연   승 경  황 (4) 

가 원  연 별 황  ( ) 

 이상 고 원  증가가 른 속도  진50

행 는 가운데 특히  이상  고  원  , 60

취업이 근 들어 증 고 있는 것  나타났

다  이상 고  원이 체 국 원  약 . 50

를 지 며  이후 연평균  60% , 2005 6.9%

격히 증가 고 있다(M.A.F., Koswec, 2015).

이는   승 상이나 이직이 심해 

상  연 이 고 는 것  단

며 상  베이 부 들  퇴직  존 , 

직장  그만 고  직장   취업이 용이2

 쪽  겨 는 것도  요인  분 다.

나 원  승 경  황  ( ) 

원  근 경 별 분포에 르면 부분 경  

구간에  감소 는 가운데  이상 경  취15

업 원이  들어  소폭 감소 고 있다2000 . 

 이상 경   명에   15 2005 20,411 2010

명 에는 명  감소 는 경20,842 , 2014 19,406

향  보인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이는 승  Fisheries Statistics Yearbook, 2015). 

 일 인 상이며 그래도  보다는 , 

 이상  경  취업 원  이  것15

 단 며 장 근속자  감소는 고  인  

자연감소  단 다.

원  종별 승  황 (5) 

원 취업이  감소 는 가운데, 

 이후 상   어  승 원 원 2011 (

외  소폭 증가 는 모습  보이고 있다 상  ) . 

에 해 잡 여객 인 도  2000 , LNG, , / , 

등에  승 인원이 증가 고 어  부분 , 

감소 를  가운데  이후 본격 도입2004

 산 운  승  인원이 증 를 나타내

고 있다 이도 산산업 에 여  부분이 크. 

나 원양어 원 등  어업에 종사 는 어 원  

감소 는   없는 상  보인다.

나 외국인 원 고용 황. 

업종별 외국인 원 고용 황 (1) 

외국인 원 고용   업종이 증가 를 나타

내고 있다 다만 그동  감소 를 보이  원양어. 

 외국인 원고용이  이후 증가추  돌2010

다  말 재  명에 이른 외국. 2012 21,327

인 원 고용규모는 체   이후 연평2000

균  높  증가 를 나타내었다8.9%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Statistics Yearbook, 

부  외국인 원  고용이 본격2015). 2004

 내항상 이 연평균  격  증가 를 106.4%

나타냈 며 원양어 원   이후 지속, 2000

 감소  후 부족  인  외국인 원이 체

면  부  외국인 원 고용이 르게 증2010

가 고 있다.

외국인 원 국 별 고용 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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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리 원이 증 는 가운데, 

국 원이 부  계속 감소 고 있 며 미얀2010

마 출신 원  경우  이후 연평균증가2000

이 에 는 가운데 특히   29% , 2000

이후 집  고용이 증가  것  나타나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Statistics Yearbook, 2015). 

국국  원  부  약간 감소 고 2010

있는 면 미얀마 리 인도 시 베트남 , , , 

국  원  꾸 히 증가 고 있다 이는 국. 

 산업 가 가 르게 고 우리나라  임

 격 가 거  좁 지고 있 며 국 국내  , 

승 회도 늘어나  굳이 우리나라 지  승

 요가 어  이다 그러나 미얀마. , 

리 인도 시 베트남 국  원  같  , , 

동양권에  슷   실  국민  사

들이 는 요인  단 다. 

다 원 이직 황. 

우리나라 원  이직  부 는 2007 5.3%

 이상  다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직종별. 

 보면 어 원  이직 이 상 원  이직

보다 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원  이직 이 이  같이 높  이

는 산업  고도  인  업3D

종에  상 원직에  사회  인식 , 

그리고 삶  질  면  요시 는 사회, 

인 경향  향이 크  이다.

원양어업 선원의 근로조건. Ⅲ

임  황1. 

임  고용 태  불어 가장 요  근 조

건인데 과거에는 원직  특 에  인 는 , 

여러 가지 불리  면  상 인 고임  

만회   있었다 실  지만 라. ‘80

도 원  임  상직  임 보다 훨  높

다 그러나  후 부  상직에 는 . ’80

 노동운동  임 쟁이 개 었는데 이것  

업  경 지 개  인  지불능  향상

과 함께 임 상승  주  요인이었다 상직  . 

임 상승이 해마다 원임  상승보다 훨  큰 

폭  이루어 고  여가  가족  시 는 , 

사회 분 가  산 에 라 가족과 격리

고 가족과 함께 는 여가생 에 이 있는 

원직  도가 낮 다. 

우리나라 상직 월평균임    1995

지 상승  면 원임  2002 65% , 43% 

상승에 그쳤다  이후 상직   . 2008 2014

천원  약 상승 고 원직  3,284 21% , 2014

 천원  약 지 상승 나4,335 38% , 

체 임  해 보면 도 우리나라 , 2014

상직  월평균임  천원인데 해 원3,284

 월평균임  천원  임 격 가 크지 4,335

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이  같이 원임  Statistics Yearbook, 2015). 

업 강도  열  근 여건  고 면 여 히 

상  낮다. 

고용형태 황2. 

원  고용 태에  통계자료는 일

 보  힘들지만 업종별 노사단체  개별 

회사를 통해 통계를 낼  있다 인  에 . 

면 원  고용 태는 산업별 업종별  뚜, ・

 이가 있    있다(Telephone interview, 

2002).

해외취업 원  경우 부분  단  계약1

직이고 원양어 원  짧게는 개월부  게는 , 6

지 간계약직이 부분이다 연근해어 원2 . 

 업종에 라 간계약  태가 다양 지만 

주  개월에  지 단 계약직  식  취6 1

고 있다 내항 원  경우에도 업체가 부분 . 

여 계약직 탁직과 같  규직  , 

이 큰 편이다.

면 국  외항 원  간  함이 없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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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계약 즉 규직  이 크다 그러나 국  , . 

외항 원이라 라도 규모가   업

체에 고용 어 있는 원  계약직이 많다.

교육훈련 황3. 

인 원 훈 인 국해양 산연

원  원 과  크게 원법 법, , 

직원법 해양 염 지법 등 법규에  규 고 , 

있는 법 과 회사 등 부  탁  

실시 고 있는 탁 이 있다 법  . 

  직 과 양   자격취득  이

루어  있고 탁  원  인 , 

 향상시키    구 어 있다.

  직  원법 직원법  별, 

  해양 염 지법에 주요 상자  

간  효 간 내용이 규 어 있는, , 

데 이  강 고 있는 추 이다.

편 양   자격취득  본 인 해, 

사  자격  갖추   해 사 양 과 

존 원이 해 사 면허시험에 합격  후 이 해

야 는 면허취득 과 이 있다  내에  . 

특별  자격  요 는 즉 료 리자 당직, , 

부원 항해사  통신사 면허취득 과  등도 이에 

포함 다. 

탁 에는 원  능  향상  

 시뮬 이 과 항해사  상  

 조종능  향상  등이 있다 그리고 . 

원  업 능  향상시키고  습득 여 직

업  는데 도움    있는 용

조리 능사  등도 있다, (Kim, Hee-Kyeong, 

1999). 

이 에 면허를 사용 지 거나 면허  갱신

간   경우 게 는 면허 갱신  등이 

있다  경 이 많  해 사   등  상  . 

면허 취득  용이 게   시험면

도 있다. 

사회보험 황4. 

근 자  는 사회보험 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 이 있다 일, , . 

 원  가지 사회보험  택  고 있지4

만 상근 자에 해 불리  면이 많고 불합, 

리  면도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  같. 

이 용 고 내용상에 도 크게 불리  사항이 

없다 그러나 고용보험  경우 국 외항 상. 

원 내항 상 원 원양 어 원만 용 고 해, , 

외 취업 원  연근해 어 원에게는 용 지 

는다. 

집단  노사 계 황5. 

가 사용자단체. 

우리나라  인 원  사용자단체 는 

국 주 회 국해운조합 국 리산업, , 

회  등  들  있 며 업종 는 산업별  , , 

조직 어 있다 국원양산업 회  같이 업종  . 

여 단체  당사자가 는 단체가 있는가 

면 국 주 회는 단체  행 지는 , 

지만 인 주단체  원   사・

에   는 합 체  역  

히 행 고 있다.

나 원단체. 

원단체는 원노동조합이라고   있  것

이다 원노동조합  업별노조 산업별노조. , , 

업종별노조 지역별노조 등 다양  태  존재, 

다 이 게 다양 게 재 어 있는 노동조합 . 

는 개별 원  는 상 단체   2014 8

월 복 노조 허용  존 국해상산업노동조

합연맹 이  해상노 이라 다 이외 국상( ‘ ’ )

노동조합연맹과 국 산업노동조합연맹이 신

었다  노동조합  니지만 향  있고 . 

요   직 원들  단체  국해 사‘�

회 라는 조직이 있다  직 해 사들  모’ . �

임인 이 단체는  월말 재 회원 가 약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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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도이며 해 사들  권익향상  목15,000 , 

도모를 해 여러 가지 다양  동  행 고 

있다.

원양어업 선원의 문제 과 . Ⅳ

개선방향

원  직업  택 는 사람들이  어

들고 있고 존  원노동자  이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  조업이 해상에  이루어지는 직업자체

 특 과  이 있 며 특히 우리나라, 

에 는 사회  원직업에  인식이 부

인 향이 강  이다 라  신규 취업 . 

희망자  여  원직업  망  어 게 만들

고 나 에도 상  이직  고자 여도 , 

산산업 분야 외에는 거  용   가 없는 

직업  인식 고 있는 실 이다 본 장에 는 . 

에  분  우리나라 원양어 원  실태를 토

 행 어 원 도  불합리   에 

여 우리나라 원양어 원 도  실효  높

이고 건  노사 계가   있도  개, 

 시 고자 다.

어선원의 임  산정방법 개선1. 

재 원법 시행 에 규 어 있는 통상임  

 승 평균임  산 규  당연히 법 에  

규 해야 고 산 법도 당해 업종  도 , 

평균 입에 일  곱 여 산 도  개

는 것이 보다 타당 다고 본다 임  산 법. 

 합리 인 개  없이 원양어 원  보는 

욱 어 워 질 것이며 이  질 인 개 과 합리

인 계량 가 요  시 이다. 

특히 어 에 는 어 작업과 어획 과를 리

 해 신 체  고통이 클 에 없다, . 

그래  어 에 는 원 간 분 이 장  

심   사  주  어 있다(Lee, 

Jong-Geun, 1993). 

임 과   상  임  가 

심각 다는 것이다 노동강도를 높이고 근 조건 . 

개 에 불리 게 작용 는 등 많  를 

는   이고 고   

높이면 근 조건 개 에 도움이  것이다 이를 . 

해  업  경 효  강 고 노동조합

  강 여야 며  원에, 

는 택이나 보조  등  지원 사회 인 분, 

 개 국가 원양산업체 산계  등, , , 

 개 지  노 이 가 어야  것  분

었다.

승선근무 비역제도 확   장기승선 2. 

유인책 마련

원양산업에 종사 는 원양어 원   후 승

 매   미만   인 이 30 2008

지 감소 추 에 있었 나 승 근 역 도

 시행  부   매  증가 에 2009

라 병역특 를  해  인 이 원양어

원  지속  입 고 있다 에 . 2016

 역입 상자가 부족 다는 이  상  

다른 산업체  같이 승 역 도를 면

 폐지 고 고 있다 그러나 상  근. 

조건이 열  어 에  인  공 여 

어업  지속시키  해 는 승 역 도를 

계속 지 는 것이 실히 요 다 부, . 

는  사 원에 도 병역특 자가 복 간 

 이후에도 계속 승   있도  인  3

마 여야  것이다. 

연구자  분  사 에 는 장 승  

인  장  승 자에 여 개인보합  외 

별도  연공보합  용 장 근속 당 지  등 , 

임  우 승 경 에 른 승진계획 상직 , , 

 등 경 단계별 인사 도 운  등 원직  직

업  보장   있도  고 울러 국가, 

원에 도 원  국외근 소득에  행 

과  도 월 만원 원자 에  장(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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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근 복지공단  양시  장, , 

승 원에  주택구입시 택 부여 등 임

과 근 조건  개 과 함께 복지 택면에  

어도 상직에 해 우   있는 별  

지원  강구 여야  원  장  승  

도   있  것이다. 

외국인 선원 부원 도입규모 확3. ( ) 

외국인 원  도입   월 과 1992 7

징어 낚  업종에 여 척당 명  국 1 3

조 족  허용  이후  월에 업종에 1999 10

여 어 검사증 상 인원  지 승55%

 허용  이후 외국인 원  승 이 늘어

나지 고 있다  외국인 원 도입규모 . 1999

합  이후 내국인 원이 지속  감소 고 

있고 승 고자 는 내국인 원이 거  

 실 임에도 노사 간 합 에 라 외국인 승

이 척당  승 인원   어 55%

있어 실에 맞게 조  여 노사 간 노

고 있 나 이해가 첨 게 립 여 합 가 

지연 어 다 라  외국인 승  . 

게 조 여 원양어 원  인 과 노

동  강도를 시  근 조건  개 여야 

다고 사료 다.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4. 

외국인  직원법 조   규 에  10 2

국 약에 라 다른 당사국이  해 사 

자격  인   체결  국가 체약국( )

 해 사 자격  가진 사람  해양 산부장

 인  면 국  직원이  

 있다 상  경우는  말  . 2014 25

개국과 해 사 면허인  를 체결 여 우리

에 외국인 해 사를 도입 여 운항 이다.  

그러나 직원법상 체약국 해 사 자격 취득자

만 국  직원이   있도  고 있

고 어  경우 우리나라가  월 효  , 2012 9

약 어 원  훈 자격증명  STCW-F (1995 ․

당직근  에  국 약  지 )

고 있고 주요 외국인 원 송입국인 인도 시

베트남 리 미얀마 등  국가도 동 약, , , 

 고 있지  사실상 외국인 해 사를 

승 시킬  없는 실 이다. 

원양산업 경 에 인 요소  어 동  

주체인 어 원  구인난  시 히 해소  

여 양자  체결  통 여 체약국이 닌 국가

에   외국  해 사 면허에 여 인

 등 외국인 원  도입가능 여부  그에 

른 직원법  규  개  극 검토  

요가 있다.

외국인  해 사  용 면 인 해 사 , 

 통해 경  원 게   있  뿐만 

니라 해 사  충  존해 사  근 조

건도 개   있  것이다.

원양어선 통신사 제도 개선5. 

재 통신사를 출   있는 과 이 부

재 여 통신사  역  장 장 항해사, , , 

사 등이 겸직 고 있다 이러  통신사 도. 

는 항해에 해야  항해사가 통신사  역

 겸직해야  뿐만 니라 각종 국  규약이나 

규범 등이 복잡해  업  효 이 떨어지고 

있다  해결  해 는 다 과 같  . 

도  개  시 고자 다. 

첫째 통신장  겸직요건인 자   통, 3

신사 명 자   통신사 명 등  명1 , 4 2 3

 자   통신사 이상 명  조4 2

는  직원법 조  계해상조22 2(

난  도 를 갖춘  

자  통신사 승  개 이 요 다) .  

째 장 승  항해당직자  경우 통신당직 면허, 

를 간편 게 취득   있도  법에  

종사자 자격시험과 직원법에 른 면 시

험 등  간소  자   통신사 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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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목  면 는  계법  규  개

 여 계부처 가 요 다.  

해상원격의료지원  선박 안 리 시6. 

스템 구축

해양 산부는 원양 원들  해양원격 료를 지

원  해 보건복지부 미래 조과 부 등 , 

계부처 업   월부  해양 료연구2015 7

를 시범 운  이다.

해상원격 료는 우리나라가 원양 원  복지를 

해 계  도입  스  원양운항

과 해양 료연구 를 통신  연결해 상

시 건강 상담과 조  등 료 스를 원양

어 원에게 실시간  공 다 재 조. , 

업감시 에  원양어 들  조업감시를 (FMC)

통 여 원양어  불법조업  근, IUU , 

고 명  조업감시  울러 조업 리  , 

 마 여 원양어 원  근 조건 개 에 , 

크게 여   있도  도를 시 야  것

이다.

결 론. Ⅴ

본 논  과거에 해 격 게 달라진 원

 근 조건 특히 상  임   규고용, 

에  식에  출 며 원  직업

 특   여 헌연구  산분야

에  장 간 근 면  보고 듣고 느낀 부분  

탕  분  논 이다 원근 조건  실. 

감 있게  여 원양산업 회 계자들

과 인 뷰  자료조사를 통 여 원양어 원  근

조건   견해내고 그에  개

 시 다.

그리고 원양산업과 원직  인식이 사양업종 

 사양직종  보는 시각이 해  원  

핵심인 이 닌 주변 인  간주 고 있었

다. 

원에  인 뷰 분 결과 고용 태는 , 

규직이 약  규직에 해  80%

이 높 며 월평균임  만원 사, 150~300

이가 부분이었고 평균임 보다는 약간 높, 

만 원 이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회사300 18.5% . 

에  불만 에는 여 히 임 불만이 가장 높

며 다 이 고용불 이었다 원직 상생. ( )

에 해 는 열  내시 에  불만이 많

고 다 이 가족과 사회  격리 다 회사  , . ・

원에  식 가  훈  자  ・

매우 인색  것  나타났다 체  고용. 

태가 단 계약 등  규 이 훨  높

 에 고용불 과 가 훈  등 , 

 근 조건도 많이 취약  것  나타났다 이. 

러  고용 태  임 복지 등 근 조건이 원, 

 지 었고 개 어야  사항  

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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