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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1)

우리나라 공학교육인증의 시작은 1999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

(ABEEK)이 설립되고 2001년 동국대를 포함한 2개 대학이 처음으

로 공학교육인증 EAC(Engineering Accreditation Committee) 

인증을 받은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81개 대학 496개 프로그램

이 EAC 인증을 받았다.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인 CAC 

(Computing  Accreditation Committee) 인증은 2006년부터 시작

하여 2015년 기준으로 44개 대학 52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ABEEK은 엔지니어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07년 세계 공학교육의 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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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정하는 협의체인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08년 서울어코드 출범을 공식 선포

하였으며, 2013년에 공학기술교육인증기관 협의체인 시드니 

어코드 (Sydney Accord)와 더블린 어코드(Dublin Accord)에 

가입하였다.

워싱턴 어코드는 EAC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국제적 등

가성을 인정하므로 ABEEK을 중심으로 컴퓨터 분야만을 대상

으로 하는 국제협의체인 서울어코드를 결성하였다. 컴퓨터 분

야의 특성상 빠른 기술변화와 사회적인 요구 및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산업체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교육수준 제고 및 

졸업생 자질 향상을 위해 2007년 서울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

최하고 이후 중간 회의를 거쳐 2008년  한국(ABEEK), 미국

(ABET), 일본(JABEE), 영국(BCS), 카나다(CIPS), 호주(ACS) 

등 관련 6개국이 참여하는 서울어코드 출범을 공식 선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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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s been few research to study the effects of CAC(Computing Accreditation Committee) evaluation, since start of CAC accreditation 
10 years ag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what computer engineering graduates perceive the effects of CAC accreditation 
and to suggest how CAC accreditation process can be improved. The research findings through survey are followings; First, computer 
engineering graduates’ undergraduate education satisfaction is not high enough(3.28). Second, the  computer engineering graduates don’t 
recognize CAC accreditation necessary. Third, graduates who work in company chose design courses as the most helpful, while graduates 
who study in graduate school pursuing further career in master or doctor program chose major subjects. Lastly, graduates from accredited 
program do not think their completion of accreditation program influence their employment. Strategic approaches to make higher effectiveness 
of CAC accreditation system are suggested. First, improvement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method in CAC accredited program is 
required to satisfy the needs of students and industry. Second, efforts to inform students of understandings and necessity of accreditation 
are highly recommended. Third, industrial sector needs to understand CAC accreditation and give graduates from accredited program 
more incentives. Lastly, government support like Seoul Accord Activation Project should last for a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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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성조, 2007, 2009). ABEEK은 서울어코드 창립회원이자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 대만(IEET)과 홍콩(HKIE)

의 가입으로 현재 8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 어코드는 협정을 맺은 국가간 인증 프로그램 수료를 상

호 인정해 국제적으로 동등한 공인 교육 자격을 갖춘 전산전문

가를 인정하는 발판이 되었다. 서울어코드는 공인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보다는 전산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적인 준비가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

한 원칙에 입각해 상호인정하고 있다.

ABEEK에서 CAC 인증평가가 진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ABEEK을 중심으로 서울어코드를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가 만

들어졌고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사업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교

육지원이 있었으나  EAC 인증평가 성과에 관한 연구에 비해 

CAC 인증평가 성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CAC 인증기준과 EAC 인증기준의 차이점을 알

아보고 컴퓨터·정보(공)학 분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CAC 인

증성과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여 앞으로 CAC 인증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CAC와 EAC 인증기준 비교

인증의 핵심 목적은 교육의 질 보장과 향상(Assuring and 

Enhancing Quality)에 있다(O'Brien, 2009). 우리나라도 

2000년 공학교육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공학교육 전반의 질적 

수준이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공학 공동체의 글로벌 

공학교육 네트워킹이 강화되고 성과중심 교육, 목표 중심 교육 

및 평가 도입, 수요자 요구에 기반한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인증평가의 핵심인 ABEEK 인증기준은  CAC 인증 기준과 

EAC 인증기준간의 큰 차이는 없으나 인증기준2 학습성과와 

인증기준3 교과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EAC 인증기준인 KEC 

2015와 CAC 인증기준인 KCC 2015를 비교해 보면 EAC 학습

성과에서는 ‘공학문제의 해결’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CAC 학습성과에서는‘컴퓨팅 분야의 문제해결’이라고  컴퓨터분

야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성과2에서 

EAC는 실험을 통한 데이터 분석이나 가설검증을 제시하고 있으

나 CAC에서는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수식 또는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학습성과 3에서 

EAC는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으나 CAC에서는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정의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성과 5에서 EAC는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이지만 CAC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과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

하여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으

로 컴퓨팅 분야의 시스템 설계로 명시하고 있다. 

인증기준3 교과과정에서 이수학점의 요구가 다르다. 수학, 과

학 기초과학에 대한 최소 학점이수가 EAC는 MSC(수학, 과학, 

컴퓨터 실험 포함)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30학점 이상 이수

를 명시하고 있으나 CAC에서는 BSM(기초과학 및 수학) 과목 

18학점으로 수학 과학 과목 이수 학점이 상대적으로 적다. 전공학

점 이수는 CAC는 컴퓨터· 정보(공)학 주제 교과목을 설계 및 실

험 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프로그래밍 과목을 늘려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EAC는 공학주제 교과목을 설계 및 실험 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54학점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CAC는 BSM 18학점과  컴퓨터·정보(공)학 주제 교과목 60학점

을 합하면 78학점을, EAC는 MSC 30학점과 공학주제 교과목 54

학점을 합치면 84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요구하고 있어 수학, 

과학, 전공에 대한 요구가 EAC가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다. 이로 

인해 EAC인증을 받는 학생들에 비해 CAC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 

졸업생이 수학과 과학 역량에서 뒤질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CAC 인증을 받으면서 전공 학점을 설계 및 실험 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을 이수하고 프로그래밍 과목을 늘려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

다. 일부 대학에서는 전공 학점 이수를 84학점으로 늘리기도 하였

다. 또한 전문교양 과목은 단순한 대학 공통 교양과목에서 학습성

과 성취를 위한 공대 맞춤형 교양과목으로 운영되었다. 

EAC 인증기준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서 컴퓨터 관련 기준으

로는 ‘컴퓨터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정보과학회의 주관과 한국정보처리학회

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되었는데 1)적용 2)교수진, 3)교과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컴퓨터, 전자계산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교수진은 ‘프로그램에 대

한 깊이 있는 지식과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를 이해하고 기술동

향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교과과정은 컴퓨터 구성 및 

동작 원리,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시스템에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하여 12학점 이상

의 설계 교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AC 인증기준의 기준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은 컴퓨터(공)

학 및 유사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멀티미디어(공)학 

및 유사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정보기술(공)학 및 유

사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정보보호(공)학 및 유사명

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융복합 공학 및 유사명칭 프로



한지영･강소연･전주현

공학교육연구 제19권 제4호, 201626

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등의 분야별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상 교과과정 부분에서 약간씩 이수과목이 차이가 있다. 그

러나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한국정보과학회 주관으

로 제출된 컴퓨터(공)학 및 유사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

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 기준 3)교과과정에서는  이산수학을 

다루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컴퓨터 HW 동작원리, 컴퓨터 SW

을 위한 핵심이론 및 프로그래밍 기술, 시스템소프트웨어와 관

련된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CAC 인증기준은 각 대학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편과 졸업학점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2010년부터 

지식경제부의 ICT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서울어코드활성화 

사업 지원이 시작되면서 CAC인증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2. 인증 효과에 대한 졸업생 인식 

우리나라의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효과에 관한 졸업생 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주재현 외(2010)의 연구 결과 인증 프

로그램 졸업생들의 직업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

데 그 중에서도 팀 구성 및 협업능력(61%), 독립적 과제수행 

능력(54%), 과학 및 공학지식 응용능력(46%)의 순으로 나타났

다. 반면 실질적인 취업과 자격증 취득에는 별로 효과를 미치

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지미 외(2009)의 연구에서도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산업

체, 대학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공학인증 교과목, 졸업생의 조

직 내 활동 및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월평균 임금도 비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소연 외(2015)의 연구에서도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이 비인

증 프로그램 졸업생 보다 공대에서의 학습내용이 업무수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였다.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이 비인

증 프로그램 졸업생보다 현장에서의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부에서의 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 

수행으로 졸업 후 회사 업무시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일을 진행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인증 프로그램 

이수가 취업에 혜택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016년 상반기 삼성그룹 신입사원 채용공고에서 

공인원이 인증한 공학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 우대를 공지하

고 있어 앞으로는 점차 우대하는 기업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ABET(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Technology)은 학생들이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이

Table 1 CAC인증기준과 EAC인증기준 차이 비교

인증기준 CAC(KCC 2015) EAC(KEC 2015)

프로그램
학습성과

프로그램은 졸업하는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및 태도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성
취도를 평가함

1) 수학, 기초과학, 인문 소양 및 컴퓨터·정보(공)학 지식을 컴퓨
팅 분야의 문제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수식 또는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능력

3)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정의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
4)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정보, 연구 결과, 프

로그래밍 언어를 포함한 적절한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사용자 요구사항과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6) 컴퓨팅 분야의 해결방안이 안정,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7)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8) 컴퓨팅 분야의 해결방안이 안전,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9) 컴퓨팅 정보(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
10)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

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는 능력

3) 공학 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 할 수 있는 능력
4)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

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6)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7)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8) 공학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9)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0)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
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교과과정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만족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고 교과목 운영 실적이 관리되어야 함

-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
- 컴퓨터·정보(공)학 주제 교과목을 설계 및 실험･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
(단, 설계 교과목에는 기초설계 및 종합설계 포함)

- 수학과 기초과학(일부 교과목은 실험 포함) 및 전산학 관련 교과
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

- 공학주제 교과목을 설계 및 실험･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54

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

전공분야 컴퓨터 (공)학 외 4개 건축공학 외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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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인증과 비인증 프로그램간 질적 수준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과 졸업 후 진로에서의 성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다국적 

기업 취업의 기회가 더 많고 전문직 면허 획득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에도 인증 프로그램 이수가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ABET홈페이지에는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에게 

혜택을 주는 1,000개 이상의 기업을 공지하고 있다. 인증제도

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ABEEK에서도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

요가 있다(http:// www. indeed.com/q-abet-jobs.html).

  

I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CAC 인증제도 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졸업생 대상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인증제도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과 CAC 인증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도구 

초안을 개발하였고, 공학교육인증 및 공학교육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도구의 타당도를 확보

하였다. CAC 인증전문가 3인, 공학교육인증 전문가 2인의 의견

을 수렴하여 수정하였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아래 <Table 2>와 

같다.

설문문항 구성은 학과교육에 대한 만족도, CAC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교과영역별 업무수행에 대한 도움 정도, CAC 인증제

도의 이수에 따른 역량별 학습정도, 역량별 실무에의 도움 정

도, CAC 인증제도 취업 도움 여부 등을 질문하였으며, 일반적 

사항으로 성별, 졸업연도, 이수학기, 평점, 취업현황, 공학교육

인증 이수 여부 및 이유 등을 질문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11월~12월 사이에 전국 21개 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분야 졸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108

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60.7%이다. 성별로는 남학생 86명

(79.6%), 여학생 22명(20.4%)이 참여하였고 졸업연도별로는 

2012년 이전 졸업생이 28명(25.9%), 2013년 이후 졸업생이 80

명(74.1%)이 참여하였다. 

취업현황별로는 취업중인 졸업생이 58명(53.7%), 미취업이 

49명(45.5%)이고, 미취업 중 대학원 진학이 39명(36.1%), 졸

업 후 미취업 2명(1.9%), 재취업 준비 중인 졸업생은 2명

(1.9%)으로 소수에 불과하였다.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서는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이 85명(78.7%)이고 비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은 23명(21.3%)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Table 3>과 같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Table 2 설문문항 구성

CAC 인증제도 성과 
분석

- CAC 인증제도 필요성
- CAC 인증제도의 교과영역별 도움 정도

CAC 인증제도 이수에 
따른 역량 분석

- 학과교육 만족도 
- 역량별 학습정도
- 역량별 실무에의 도움 정도
- CAC 인증제도 취업 도움 여부

일반적 사항
성별, 졸업연도, 이수학기, 평점, 취업현황, 공
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여부 

Table 3 설문조사 대상(졸업생)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 86 79.6

여 22 20.4

졸업연도

2012년 이전 28 25.9

2013년 
이후

2013년 14 13.0

2014년 29 26.9

2015년 이후 37 34.2

소계 80 74.1

전체 평점

2.0~2.5미만 2 1.9

2.5~3.0미만 12 11.1

3.0~3.5미만 50 46.3

3.5~4.0미만 35 32.4

4.0이상 8 7.4

무응답 1 0.9

취업 현황

취업중 58 53.7

미취업

대학원 진학 39 36.1

졸업 후 미취업 2 1.9

재취업 준비중 2 1.9

기타 6 5.6

무응답 1 0.9

인증 이수
여부

이수 85 78.7

미이수 23 21.3

전체 108 100.0

for the Social Science)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변인별 현황파악을 위해 빈도(명)와 비율(%)을 산출하

였고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과 일반 프로그램 졸업생과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공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컴퓨터·정보(공)학 분야 졸업생의 학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1로 나타났다. <Table 4>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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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19.4%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만족도 평균은 3.26, 수업방법 만족도 평

균은 3.15, 역량 있는 컴퓨터 분야 엔지니어 양성에 대한 만족

도 평균은 3.15, 산업체가 요구하는 업무수행 능력 개발에 대

한 만족도 평균은 2.99로 나타났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업무수

행 능력의 배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

성별로 공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남학생의 만족도(3.33)가 여학생 만족도(3.14) 보다 높은 경향

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졸업연도별로는 <Table 5>와 같이 전반적으로 2013년 이

후 졸업생(졸업 후 3년 미만)이 2012년 이전 졸업생(졸업 후 

3년 이상)에 비해 학과 교육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

히 산업체가 요구하는 업무수행 능력 개발 항목에서 2013년 

이후 졸업생(3.11)이 2012년 이전 졸업생(2.64) 보다 높은 만

족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

이 최근 졸업생의 학과교육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교육의 질

적 개선을 의미할 수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평점별로는 대체적으로 학점이 높을수록 학과 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Table 6>에서와 같이 취업현황별로 취업, 대학원진학, 미

취업 집단의 학과교육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세부 항목별로 

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과정, 수업

방법,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대학원 진학 졸업생이 상대적으

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역량 있는 컴퓨터분야 엔지

니어 양성과 산업체가 요구하는 업무수행 능력 개발에 대해서

Table 4 전반적인 학과교육 만족도                                                                            (단위: 명(%))

학과 교육 만족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교육 과정 만족도
6

(5.6)

13

(12.0)

39

(36.1)

45

(41.7)

4

(3.7)

1

(0.9)

3.26

(0.92)

수업 방법 만족도
8

(7.4)

14

(13.0)

43

(39.8)

39

(36.1)

4

(3.7)
-

3.15

(0.960)

역량 있는 컴퓨터 분야 엔니지어 양성
9

(8.3)

18

(16.7)

33

(30.6)

44

(40.7)

4

(3.7)
-

3.15

(1.026)

산업체 요구하는 업무수행 능력 개발
10

(9.3)

24

(22.2)

35

(32.4)

35

(32.4)

4

(3.7)
-

2.99

(1.042)

전반적 만족도
9

(8.3)

12

(11.1)

37

(34.3)

47

(43.5)

3

(2.8)
-

3.21

(0.978)

Table 5 졸업연도별 학과교육 만족도

학과 교육 만족도

2012년 이전 (졸업 후 3년 이상)

N=28

2013년 이후 (졸업 후 3년 미만)

N=79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교육과정 만족도 3.18 1.056 3.29 0.879 -0.505 

수업방법 만족도 3.07 0.900 3.19 0.982 -0.550 

역량 있는 컴퓨터 분야 엔니지어 양성 2.89 1.133 3.24 0.971 -1.547 

산업체가 요구하는 업무수행 능력 개발 2.64 1.062 3.11 1.006 -2.096*

전반적 만족도 3.04 0.962 3.28 0.981 -1.117 

*p<.05, **p<0.01

Table 6 취업현황별 학과교육 만족도

학과 교육 만족도
취업 (N=57) 대학원 진학 (N=38) 미취업 (N=10)

F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교육과정 만족도 3.28 0.840 3.34 0.909 2.70 1.337 2.013 

수업방법 만족도 3.14 0.915 3.21 0.978 3.00 1.247 0.185 

역량 있는 컴퓨터 분야 엔니지어 양성 3.21 1.048 3.13 0.894 2.70 1.337 1.058 

산업체가 요구하는 업무수행 능력 개발 3.00 1.018 2.95 0.887 2.90 1.663 0.054 

전반적 만족도 3.19 0.915 3.31 0.950 2.80 1.398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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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업중인 졸업생이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의 

직업과 역할이 학부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

다. 미취업 졸업생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과 교

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Table 7>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의 

만족도가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보다 학과 교육 만족도가 낮

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수업방법 만족도에서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3.57)이 인증프로그램 졸업생(3.05)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인증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학습량과 설계 및 전문 교양 등 이수과목에 대

한 부담이 크지만 졸업 후 취업 등의 혜택이 크지 않아 만족도

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은 구체적 원인 규명과 함께 만족도를 높

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CAC 인증제도의 필요성

컴퓨터･정보(공)학 졸업생의 CAC 인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Table 8>과 같다. CAC 인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졸

업생의 인식이 높지 않다. 교육과정 및 수업방법 개선, 우수한 

공과대학 졸업생 배출, 산업체 요구에 부응한 인력 양성, 공과

대학 취업률 향상, 공학교육의 국제적 수준 확보 등 다섯 가지 

측면에 대한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보통(2.99~3.20) 

수준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CAC 인증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25~30%에 달하고 있어서 인증제도

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취업률 향상에 대해 가장 낮은 평균값(2.99)

을 보이고 있어 인증 프로그램 이수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

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CAC 인증의 필요성 인식을 졸업연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졸

업 후 3년 미만인 2013년 이후 졸업생이 졸업 후 3년 이상인 2012

년 이전 졸업생보다는 CAC 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다소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평점별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평점 

3.0이상 ~ 3.5미만 졸업생, 평점 3.5이상 졸업생, 평점 3.0미

만 졸업생 순으로 인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평점 3.0이상 ~ 3.5미만 졸업생, 평점 3.5이상 

졸업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평점 3.0

미만의 졸업생은 CAC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와 같이 취업현황별 CAC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살펴

보면, 취업중이거나 대학원 진학 졸업생이 미취업 졸업생에 비해  

CAC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Table 7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여부별 학과교육 만족도

학과 교육 만족도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N=84)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N=23)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교육과정 만족도 3.23 0.936 3.39 0.891 -0.757 

수업방법 만족도 3.05 0.950 3.57 0.896 -2.348*

역량 있는 컴퓨터 분야 엔니지어 양성 3.09 1.054 3.35 0.885 -1.057 

산업체가 요구하는 업무수행 능력 개발 2.95 1.045 3.13 1.014 -0.727 

전반적 만족도 3.16 0.998 3.39 0.891 -0.987 

*p<.05,  **p<0.01

Table 8 졸업생이 인식하는 CAC 인증제도의 필요성                                                              (단위: 명(%))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교육과정 및 수업방법 개선
9

(8.3)

19

(17.6)

29

(26.9)

43

(39.8)

6

(5.6)

2

(1.9)

3.17

(1.064)

우수한 공과대학 졸업생 배출
12

(11.1)

18

(16.7)

23

(21.3)

46

(42.6)

8

(7.4)

1

(0.9)

3.20

(1.150)

산업체 요구에 부응한 인력 양성
13

(12.0)

20

(18.5)

34

(31.5)

33

(30.6)

7

(6.5)

1

(0.9)

3.01

(1.125)

공과대학 취업률 향상
18

(16.7)

14

(13.0)

33

(30.6)

36

(33.3)

6

(5.6)

1

(0.9)

2.99

(1.175)

공학교육의 국제적 수준 확보
17

(15.7)

15

(13.9)

23

(21.3)

39

(36.1)

13

(12.0)

1

(0.9)

3.16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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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졸업생이 CAC 인증의 필요성으로 ‘우수한 공과대학 졸업생 

배출’과 ‘공학교육의 국제적 수준 확보’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취업현황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10>에서와 같이 CAC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인증 프

로그램 이수 여부별로 살펴보면,  인증프로그램 이수 졸업생이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보다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3. 교과영역별 업무수행 도움 정도

컴퓨터·정보(공)학 졸업생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준 교

과영역으로는 [Fig. 1]과 같다. 전공영역이 3.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설계(프로젝트) 영역이 3.64, BSM 영역이 3.40, 교양 

영역이 2.87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전공 영역은 본인의 업무수

행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교양 영역은 업무수행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전공 영역, 설계(프로젝트) 영역, 

BSM 영역에 대해서 여학생보다 업무수행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양 영역(전문교양)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점별로는 전공 영역과 설계(프로젝트) 영역의 경우 평점

이 높을수록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반면 교양 영

역(전문교양)과 BSM 영역에서는 평점이 가장 낮은 3.0미만에

서 가장 많은 도움을 얻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2]에서 취업현황별로는 대학원진학 졸업생이 전공 영역

과 설계 영역 순서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에 취업중인 졸업생은 설계(프로젝트) 영역에서 가장 도움이 

되고 그 다음이 전공과목이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취업 졸업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전체적으로 업무수행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공영역의 도

움은 대학원 진학(3.90), 취업(3.68), 미취업(2.90) 순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1>.

인증프로그램 이수여부별로는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

생이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보다 각 영역별 과목에서 대체적

으로 업무수행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Fig. 1 교과영역별 업무수행에의 도움 정도

Table 9. 취업현황별 CAC 인증제도의 필요성

CAC 인증제도 필요성
취업중 (N=56) 대학원 진학 (N=38) 미취업 (N=10) 

F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교육과정 및 수업방법 개선 3.27 1.070 3.21 1.044 2.60 1.075 1.702 

우수한 공과대학 졸업생 배출 3.38 1.137 3.18 1.073 2.20 1.135 4.727*

산업체 요구에 부응한 인력 양성 3.14 1.151 2.97 1.013 2.40 1.265 1.923 

공과대학 취업률 향상 2.95 1.227 3.15 1.089 2.60 1.265 0.958 

공학교육의 국제적 수준 확보 3.38 1.244 3.05 1.255 2.30 1.252 3.346*

*p<.05, **p<0.01

Table 10 공학교육인증여부별  CAC 인증제도의 필요성

CAC 인증제도 필요성
인증프로그램 이수 (N=83)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 (N=23)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교육과정 및 수업방법 개선 3.16 1.065 3.22 1.085 -0.241 

우수한 공과대학 졸업생 배출 3.27 1.155 2.87 1.100 1.502 

산업체 요구에 부응한 인력 양성 3.10 1.115 2.70 1.105 1.525 

공과대학 취업률 향상 3.06 1.165 2.70 1.185 1.322 

공학교육의 국제적 수준 확보 3.17 1.260 3.09 1.345 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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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C 인증제도 교과영역별 업무수행 도움 정도(취업현황별)

Table 12 교과영역별 업무수행 도움 내용

교과영역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 이유

교양 영역 (전문교양)
• 실무에 도움
• 다방면의 지식 제공

BSM 영역
• 공학적 지식의 기반
• 사고력을 통한 종합적 판단
• 기타(해외 엔지니어와 의사소통)

전공 영역

• 실무에 도움
• 다양한 전공프로젝트 수행 기회제공
• 전공에 대한 동기부여
• 기타(통신공학개론)

설계(프로젝트) 영역
• 실무에 도움
• 체계적인 프로젝트 능력 향상
• 협업의 중요성

졸업생들은 본인의 업무수행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과영역

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서(<Table 12>) 교양 영역은 다방면의 

지식 제공과 실무에 도움이 되고, BSM 영역은 공학적 지식의 

기반, 사고력을 통한 종합적 판단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전공 영역은 실무에의 도움과 함께 다양한 전공 

프로젝트 수행의 기회 제공, 전공에 대한 동기 부여 등에 도움

이 되었으며, 설계(프로젝트) 영역은 실무에 도움, 체계적인 프

로젝트 능력 향상, 협업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4. 취업에의 도움 정도

졸업생에게 CAC 인증제도가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확인한 결과, [Fig. 3]에서와 같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Fig. 3 CAC 인증제도 취업 도움 정도

28.7%에 불과하였으며 평균값은 5점 만점에 2.81로 나타나서 인

증이 취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3.05)이 남학생(2.75)에 비해 CAC 인증제

도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졸업연도별로도 2013년 이후 졸업생(2.85)이 2012년 이전 

졸업생(2.71)에 비해서 CAC 인증제도가 취업에 약간 더 도움

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여부별로는 인증 프로그램

을 이수한 졸업생(2.86)이 비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

(2.64)에 비해 CAC 인증제도가 취업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취업현황별로는 취업중인 졸업생(2.93), 대학원 진학 졸업생

(2.73), 미취업 졸업생(2.10)의 순으로 CAC 인증제도가 취업

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는 없었다. 

5. 공학교육의 성과 및 CAC인증제도의 개선방향

CAC 졸업생이 대학 4년간의 공학교육을 통해 각 역량별로 어느 

정도 학습을 하였고, 배운 내용이 역량별로 실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는 <Table 13>과 같다. 전반적으로 각 

역량별로 학습정도에 비해 실무에의 도움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11 취업현황별 업무수행에의 도움 정도

업무수행에의 도움 정도
취업중 (N=56) 대학원 진학 (N=39) 미취업 (N=10)

F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교양 영역(전문교양) 2.93 0.931 2.77 1.063 2.80 1.033 0.315 

BSM 영역 3.41 0.910 3.56 0.912 2.80 1.135 2.671 

전공 영역 3.68 0.917 3.90 0.882 2.90 0.994 4.771*

설계(프로젝트) 영역 3.75 1.049 3.69 1.104 2.90 1.101 2.710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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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졸업생들은 역량개발을 위해 많은 학습을 하였으나 실제 실무에 

도움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역량별 학습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전공지식 

및 활용, 프로젝트 관리능력, 설계 수행 능력 순이었다. 실무 

도움 정도로 가장 높은 것은 전공지식 및 활용, 설계수행능력, 

정보수집 능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 순이다. 역량별 학습정도

와 실무도움정도의 차이를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은 글쓰기 능

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글쓰기는 노력에 비해 실무에 도움 

정도가 낮게 평가 되었다. 

역량별 학습정도와 역량별 실무도움 정도 인식에서 인증 프

로그램 졸업생이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보다 낮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졸업생이 인식하는 CAC인증제도 개선사항으로는 <Table 14>

에서와 같이 폭넓은 전공 및 교양 과목 선택이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실무경험 제공 확대, 인증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 교

양보다 다양한 전공교과목 개설 등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팀워크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 대학별로 인재양성 차별화 

Table 14 졸업생 공학교육인증제도 개선사항

공학교육인증제도 개선사항 빈도(명) 백분율(%)

실무경험 제공 확대 16 19.0

폭넓은 전공 및 교양 과목 선택 38 45.2

인증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 12 14.3

교양보다 다양한 전공교과목 개설 11 13.1

기타 7 8.3

전체 84 100.0

등을 제안하였다. 졸업생들의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는 실제로는 

인증제도 자체 보다는 프로그램의 교육과정개선이나 과목 선택

의 자율권 등에 대한 요구이다. 현재 졸업생들의 인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 학생들의 인증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CAC 인증기준과 EAC 인증기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컴퓨

터·정보(공)학 분야 졸업생의 CAC 인증에 관한 인식 조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AC 인증기준은 EAC 인증기준에 비해 컴퓨터 분야에 

특화된 학습성과와 교과과정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따

라서 CAC 인증평가는 각 대학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

편과 졸업학점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

의 서울어코드활성화 지원 사업이 운영되어 프로젝트나 프로

그래밍과 같은 실무중심의 전공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전문

교양 과목이 단순한 대학공통 교양과목 이수에서 학습성과 성

취를 위한 공과대학생 맞춤형 교양과목으로 발전하는 등 컴퓨

터·정보(공)학 분야 교육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였다. 

 둘째, 이와 같은 교육의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정보

(공)학 분야 졸업생의 학부 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3.21)와 

교육과정 및 수업방법에 관한 만족도(3.26)는 보통 정도의 

Table 13 졸업생이 인식하는 공학교육의 성과

역량
역량별 학습정도 (N=107) 역량별 실무 도움 정도 (N=107)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공지식 및 활용 4.02 0.931 3.52 1.102 4.761**

설계 수행능력 3.80 0.936 3.31 1.136 4.841**

프로젝트 관리 능력 3.82 0.950 3.16 1.100 6.249**

정보수집 능력 3.72 0.979 3.19 1.199 5.165**

코딩/프로그래밍 능력 3.77 0.967 3.13 1.150 6.317**

팀워크 능력 3.54 0.974 3.08 1.150 4.769**

글쓰기 능력 3.62 0.968 2.79 1.211 6.295**

말하기 능력 3.61 0.959 2.96 1.098 6.475**

기획 및 발표 능력 3.76 1.026 3.07 1.151 5.097**

자기개발 능력 3.61 1.079 3.02 1.189 4.457**

직업적 윤리의식과 책임감 3.50 0.975 2.97 1.161 5.251**

글로벌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 3.32 0.987 2.93 1.127 4.225**

외국어 능력 3.12 1.043 2.93 1.139 1.690**

리더십 3.17 1.103 3.04 1.124 1.365**



컴퓨터·정보(공)학 분야 졸업생의 CAC 인증성과 인식에 관한 연구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9(4), 2016 33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결과는 한국공학한림원(2015)의 전국

공과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공학교육만족도

(3.18)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특히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역량개발에 대해 졸업생의 만족도가 가

장 낮았다(2.99). 컴퓨터·정보(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과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과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법 확대, 산업체의 교육 참여 증진을 통

한 현장 실무능력개발 등이 시급하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중 2013년 이후 졸업생이 2012년 이전 

졸업생 보다 교육 만족도가 약간씩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

의 교육 만족도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CAC인증평가의 효과인지는 추후 

연구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컴퓨터·정보(공)학 졸업생의 CAC 인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CAC 인증제도가 필요하지 않

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25~30%에 달하고 있고 특히 취업률 향

상에 대해 낮은 인식(2.99)을 보이고 있다. CAC 인증의 필요

성에 대해 교수 보다 졸업생의 인식이 더 부정적이다(한지영 

외, 2015).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졸업생의 의견은 폭넓

은 전공 및 교양과목 선택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인증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 프

로그램의 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우수한 교육 프

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학생들은 인증으로 인한 이

점 보다는 부담과 불이익을 겪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선진국의 인증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에

게 어떤 접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학

생들이 인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정

책 당국의 적극적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컴퓨터·정보(공)학 졸업생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준 교과영역으로는 전공영역이 3.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설계(프로젝트) 영역이 3.64, BSM 영역이 3.40, 교양 영역이 

2.87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전공과 설계가 본인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나 교양 영역은 업무수행에 그다지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주관식 응답에서는 

교양 영역이 다방면의 지식 제공과 실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기

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양 보다는 CAC 학습성과

에 적합한 교양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글쓰기나 말하기 

등은 학습노력에 비해 실무역량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교양과목 내용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CAC 인증제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응답은 28.7%에 불과하며 평균값은 5점 만점에 2.81로 부정

적으로 나타났다. CAC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에게 취업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인증 졸업생에게 취

업시 인센티브를 주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ABET은 홈페이지에 인증 프로그램 이수 졸업생에게 

취업시 인센티브를 주는 기업을 1000여개 이상 공지하고 있

다. 많은 설계과목 이수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래밍 과목 이수 등으로 컴퓨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에게 더 높은 취업 기회와 높은 연봉 제공 등

이 연계될 때 인증제도에 대한 효과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역량별로 학습정도에 비해 실무에의 도움 정도

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졸업생들은 역량개발

을 위해 많은 학습을 하였으나 실제 실무에 도움 정도는 상대

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실무 도움 정도로 가장 높은 것은 전공지식 및 활용, 설계수

행능력, 정보수집 능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 순이다. 역량별 학

습정도와 실무도움정도의 차이를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은 글

쓰기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과 연계된 프로젝트나 설계, 

프로그래밍 등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공학 글쓰기 등과 같은 

실무와 관련된 전문소양 과목 내용개발과 수업방법 개선이 필

요하다.  

2.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CAC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AC 인증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컴퓨터·정보(공)학 교

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과 수업방법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현장 실무와 관련된 내용 개발과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공정한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 방법 개

선 등에 대한 교수의 교육 역량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체의 CAC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증 프로그램

을 이수한 졸업생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

하다. 인증제도를 통해 다양한 산학협력을 위한 방안이 추진되

고 있고,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 인증 졸업생의 취업에 대한 혜택은 제한적이

다. 산업체가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

도록 하고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이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업에 알리기 위한 공인원의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CAC 인증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AC인

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과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에 대

한 실증적인 역량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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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졸업생의 표본이 작아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과 비인

증 프로그램 졸업생의 역량차이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CAC 인증제도가 모든 컴퓨터·정보(공)

학 분야에서 확산되고 산업체에서 그 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

는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졸업생의 산업체에

서 적응 정도와 산업체 관계자의 졸업생 능력에 대한 평가 등

을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CAC 인증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우수한 컴퓨터·정보(공)학 졸업생 양성이 CAC 인증제

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래 국가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엔

지니어 양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서울어코드 활성화 지원 사업과 같은 교육지원 사업이 지속적

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엔지니어의 

꿈과 열정을 키우기 위해 공학공동체의 공학교육에 대한 관심

과 사랑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공학교육

인증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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