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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18년 일학습병행에 PBL(Project Based Learning) 방식이 P-Tech 유형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20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
는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에도 도입되면서 각 학과에서는 PBL 운영 규정에 맞게 표준이수체계를 개편하며, 그에 맞게 

PBL 기반의 학습 및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일학습병행 PBL의 확대 시행에 따라 그 운영 규정은 더욱 정교하

게 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일학습병행 PBL의 특성,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운영 절차 별 PBL 운
영 규정과 가장 최근 시행된 PBL 운영 규정의 변경 내용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이러한 사전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T융합SW공학과의 PBL 기반 표준이수체계 도출 과정 및 개발 결과, 운영 이후 표준이수체계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수행한 설문 
조사 결과 사례를 소개하고, 변경되고 있는 일학습병행 PBL 운영 규정과 관련한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도전 과제와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일학습병행 PBL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한 훈련과정개발의 참조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을 포함하여 일학습병행의 PBL이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을 제시함으

로써 일학습병행의 특성이 잘 반영된 고유의 PBL 제도 정착 및 안정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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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fter the work-study combination PBL method was first introduced into the P-Tech type in 2018, it was introduced into the de-
gree-linked high-skilled professional course in operation as a pilot project in 2020, and ever since each department has reorganized 
the standard completion system to meet the PBL operation regulations and developed and operated PBL-based learning and training 
courses accordingly. With the expansion of the work-study combination PBL in 2021, the operating regulations were revised more 
elaborately.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tudy combination PBL, the PBL operation regulations for each 

평생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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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병행에서 이수와 수료의 의미를 명확히 살펴보면, 이수

자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과정에 반영된 필수능력단위 개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내부평가에서 합격한 자이다[4]. 반면 수료자는 이수자 자격

으로 외부 평가에 응시하여 외부 평가에서 NCS기반자격 필

수능력단위 개수기준 70% 이상을 합격한 자이다[2,4]. 따라

서 외부 평가는 응시율과 합격율이 모두 의미가 있는데, 고
숙련마이스터 과정의 경우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시행 결과 

통계 기준에 의하면 L2에서 L6까지 구성된 훈련 수준 별 비

교에서 응시율은 79.2%로 상위에 속하며, 합격률은 51.5%로 

가장 높다. 
Level6 자격들의 대부분은 필수능력단위가 7~8개로 구성

되어 있는데, 기업현장교사들은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을 통

해 필수능력단위를 포함하여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능력단

위를 직접 선택하여 2년여간의 학교 수업인 Off-JT와 현장 

훈련인 OJT를 병행하며,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가적 이론, 
지식, 태도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킴

으로써 국가사업인 일학습병행에 동참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현장교사로서의 학습 근로자 지

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수업과 별도로 방학기간 동

안 평가자 과정을 이수한다. 이러한 고난이도의 훈련과정에

서 우수한 성과를 낸 수료자들은 해당 직무 분야에서 국가

공인 기업현장교사로서의 역량은 물론 일학습병행 참여 성

과를 기업 내부에 전이하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업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

다[3].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일학습병행 주관 운영 기관

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훈련의 내실화를 높이고 학습기

업의 훈련 운영에 대한 자율성 강화와 실무 역량을 갖춘 우

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3] 모든 OJT에 PBL(project based 
learning, problem based learning)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있으

I. 서 론

일학습병행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은 2015년 

고용노동부에 의해 기업현장교사의 전공 직무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1] 설계되었다. 일학습병행에

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 비전에 따르면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은 기업현장교사에게 전공 직무에 대한 이론, 기술, 응용 측

면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습근로자나 일학습병행 참여기

업들 스스로 고도화되고 숙련된 훈련 지도와 평가가 가능하

도록 하고, 정부의 일학습병행 제도 운영의 기반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을 양성[2]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학사과정 3개 학과

와 석사과정 3개 전공을 포함하는 단과대학으로서 일학습병

행대학을 설립하여 석사 과정인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을 통

해 정보통신, 기계, 스마트공장 직종에서 주도적으로 시범 운

영을 해 오고 있다.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은 매년 대학원 모

집 기간 중 가을 학기에 1회만 모집하며, 2년간의 훈련과정은 

개강 이전에 훈련과정 개발·인정 전산시스템(PDMS)을 통해 

기업 별로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정심

사를 통과함으로써 공식적인 훈련이 시작될 수 있다.
2021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3]에 따르면, 2015년부

터 2020년까지 6년간 총 327명이 참여하였고, 외부평가를 통

해 170명이 해당 분야의 일학습병행 Level6 자격을 취득하였

다. 21년도 4월 현재, 이들 중 33.5%인 57명이 일학습병행을 

위한 외부평가 시험위원 및 출제 위원,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컨설팅, 기타 일학습병행 훈련 관련 외부 전문

가로 활동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학습병행의 외부 평가는 전체 훈련과정의 80%를 이수

한 상태이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자격 별 필수능력단위를 

모두 평가하여 능력단위 수의 70%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일

degree-linked high-skilled professional course, and the most recently implemented PBL operation regulations in detail through 
literature research. Based on this research, it introduce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result of the PBL-based standard comple-
tion system by the IT Convergence SW Engineering Department of KOREATECH and the result of the survey conducted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the standard completion system after an operation and presented the challenges and improvements required for 
the degree-linked high-skilled professional course in relation to the changing operation regulations for the work-study combination 
PBL.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niversities with a reference to the development of training courses to smoothly apply the 
work-study combination PBL. It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and steady expansion of a unique PBL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work-study combination by presenting discourses on how the work-study combination PBL should 
develop, including high-skilled professional courses.

Key Words:  Work-study combination, Highly skilled professional, PBL(Problem Based Learning), Project Bas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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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에서 PBL 

기반의 교과목 표준이수체계로의 전환 및 개발 과정을 상세

히 살펴본다. 또한 ’22년도 더욱 강화된 PBL 운영 규정의 변

화의 방향을 통해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에서 PBL 

교과 편성의 과제와 바람직한 PBL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한 사례 연구로는 ’21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

한 ‘일학습병행 PBL 우수 훈련과정 개발진 포상’ 경연대회

에서 입상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T융합SW공학과의 PBL
기반 표준이수체계의 도출 과정 및 개발 결과, 운영 후 재학

생 설문을 통한 적합성 검증 사례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일학습병행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인 OJT 훈련이 대

학의 학제와 상생하고 공존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선행 연구

A. PBL 관련 사전 연구

PBL은 비구조화된 문제로 시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학습자 스스로 이끌어내는 교육 방

식으로 협동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사고 및 의사소통 능

력, 자율적 학습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학습방법이다[7].

며, 수료자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체계적인 훈련과 학습을 

통해 배출된 수료자들의 관리와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 활

용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3].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고숙련마이스터 과정도 

모든 OJT를 100% PBL로 수행하는 OJT 확대 방안이 전격적

으로 시행되었다. Off-JT와 OJT를 연계하여 PBL 훈련 과정

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5]하는 것이 주요 방향

이다. 안정적인 정책 확대를 위해 PBL방식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디지털 뉴딜 전환의 분위기에 맞춰 

Off-JT PBL 훈련과정은 플립러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Off-JT를 담당하는 대학의 석사학위 과정에 대

한 표준이수체계 재수립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변경된 정책

과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공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게다가 2022년 1월 일학

습병행 과정 개발·심사 지원 기본계획[6]에는 PBL 운영 규정

이 정교해지는 형식으로 강화되었다.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이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으로, 일학습

병행 운영과 관련하여 정규사업에 대한 지침과는 별개로 신

입생 선발을 앞둔 8월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고숙련마

이스터 과정 운영을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인 ‘고숙련마이

스터 과정 운영 계획’을 별도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정규 사업의 일학습병행 운영 지침과는 구별되거나 예외적

으로 적용가능한 규정 항목, 적용 범위와 수준이 제시된다. 

표 1. PBL과 전통적인 학습 접근법 간의 효과성 차이에 대한 사전연구 

Table 1. Preliminary study on the differences in effectiveness between PBL and traditional learning approaches

참고문헌 연구 결과

[8]
학업 성취도(지식 테스트) 측면에서 서술형과 같은 표준화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학습 방식이 효과적, 관리 수행평가 기반인 경우에

는 PBL이 효과적임

[9]
- PBL 졸업생이 전통적인 학습 상대에 비해 불리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기주도적 학습 기술, 문제 해결, 정보 수집 및 자기 평가 기술에서 스스로가 더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실제적으로 PBL 졸업생의 레지던트 승과 비율이 더 높았음

[10] 전통적 학습 접근법이 기초 과학 지식에, PBL은 임상 지식 및 기술에 더 나은 결과

[11]
PBL이 다른 비PBL 교수 및 학습 전략과 비교할 때 참가자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하여 지식 관련 결과만이 전통적인 학습 환경에 참가

자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12]
지식 효과를 측정하는 상당 부분에서 전통적인 학습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식의 적용에 초점을 맞춘 평가에서는 PBL이 

더 효과를 보임

[13]
- PBL이 개념 간의 연결 이해라는 원칙에 적합하고 응응 지식 구조를 강조하는 지식 수준에서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됨.

- PBL 효과는 평가 전략이 개념을 연결하는 원리의 이해에 초점을 둘 때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개념적 지식에 대한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교실  

   접근 방식이 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

[14]
- PBL이 학교와 직장의 연결성, 의료 교육 및 실습 준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전문지식, 전문직업기술, 의사소통능력을 가장  

   유용한 역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 PBL과 비PBL 모두 작업 계획 및 구성에 있어 역량 결핍을 보여 주니어급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역량준비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15]
Non-Performance, Non-Skill, and Non-knowledge based, Mixed Knowledge and skill based, 장기적인 지식 유지 측면에서는 PBL이, 단기간의 정형화

된 knowledge Assessment 기반의 경우 전통적인 학습 접근법이 더 효과적임

[16]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활동이 다양한 수행 수준을 가진 학생들 모두의 수학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저 성과 학생의 형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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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집계[6]되고 있다.

2) 일반적인 훈련과 PBL 훈련 방식의 차이

기존의 OJT 훈련과 관련하여 2020년도 고숙련마이스터 

운영계획[22]에서는 지도교수와 학습근로자가 협의하여 과

제를 설정하고, 학습근로자가 주체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바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

하며, OJT훈련이 자기주도학습으로 실시됨에 따라 OJT훈련

의 질을 담보할 관리 체계를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영[23]은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에 대한 성과 평가와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OJT를 포함하는 

교육 시간이 과다한 반면, OJT 비용 지급의 근거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교육훈련 축소와 OJT 비용 미지급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 

개시 과정 부터는 기준 훈련시간이 1270시간에서 870시간으

로 변경되었고, OJT는 PBL로 진행 및 관리가 의무화 도입되

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OJT 훈련에 대

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기업현장교사 본인에게 

PBL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사전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PBL과 전통적인 방식 중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 대상 등에 따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

나 추적 연구를 통한 PBL의 효과 검증 연구는 의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와 연구 결과를 살펴보

면 표 1에 정리하였다. 대다수의 연구 결과는 기초 과학 이론 

및 지식인 경우 전통적인 학습 접근법이, 기술이나 과학의 적

용이나 임상 기술과 같은 지식 간 연결시키고 구조화가 요구

되는 것에는 PBL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PBL 학습 접근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

원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기법에 대한 사례 

연구들로는 표 2와 같다.

B. 일학습병행 PBL 

1) 일학습병행의 PBL 도입 변천

일학습병행에서 PBL 교과목은 ‘Project 기반’ 또는 

‘Problem 기반’으로 구분된다. Project 기반은 일정한 시간·장

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강의식 수업과는 구별되며 학

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그 산출물로 평가

한다. 반면 ‘Problem 기반’은 ‘Project 기반’ 훈련과 동일하나, 
제시된 과제가 프로젝트 기반 훈련보다 규모가 작고 단시간

에 해결 가능한 경우 편성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 PBL 도입 변천 과정은 표 3과 같다. 2018년 

P-tech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이후 2019년 재직

자 단계의 모든 정규 과정에, 2020년 시범운영 중인 고숙련

마이스터 과정에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21년 상반

기 재직자 단계에 PBL이 확대 도입되면서 2021 상반기 재학

생 단계인 전문대 재학생 단계와 일학습병행 IPP에 도입되었

다. 2022년 1월 현재 1130개의 과정이 PBL로 운영 중에 있는 

표 2. PBL 학습접근법을 증강시키는 도구 활용 사례 사전연구 

Table 2. Preliminary study on the use of tools to enhance the PBL learning approach

참고문헌 연구 결과

[17]
PBL 수업에서의 모바일 프레젠테이션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발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학습

자의 발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도, 관심도, 이해도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냄

 [18]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PBL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프로젝트 설계와 매핑, 프로젝트 DB, 코드리뷰 시스템, 온라인 테스트와 런타임 

지원, 평가 시스템, 멘토링 시스템, 게임화,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접근 API, 외부 이벤트 관리로 구성된 LMS 제안 

[19] 
AI를 활용한 PBL기반의 영어 수업에 대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거나 흥미도, 참여도, 학습동기, 자신감 등에 긍정

적인 결과를 나타냄.

[20]
PBL 기반 수업에 연구자가 자체 개발한 PSC-Note (Problem Solution Creative)를 수업에 적용한 결과 학습자의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

력 향상 결과를 보임

[21]
일상생활에 보편화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PBL을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문제인

식, 분석능력, 의사결정, 기획력, 평가, feedback영역에서 향상된 결과를 얻음

표 3. 일학습병행 PBL 도입 변천 과정 

Table 3. PBL introduction transition process in work-and-study 
in parallel

연도

(년.월)
도입 경과 개요

‘18. 3 P-TECH 유형에 PBL 방식 시범 도입

‘19. 8 일학습병행 현장훈련(OJT) 관리 강화대책 시행

‘19.10 재직자단계 단독기업형 PBL 방식 시범운영

‘20. 7 P-TECH PBL 운영 성과 평가

‘20. 8 고숙련마이스터 훈련과정 PBL 방식 적용

‘21. 3 재직자단계 PBL 확대 도입

‘21. 6 전문대 재학생 단계, IPP에 PBL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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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PBL 확대에 따른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과제와 개선방향 제안

되었다. 이 때 OFF-JT에 동참하는 기업 간 OFF-JT 개발보고

서 내용은 동일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훈련과정개발을 

위한 정보시스템은 PDMS를 활용하여 훈련과정개발 보조자

료에 해당하는 PBL 수행계획서를 별도 파일로 upload하는 

형태에서 직접 입력한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최종 포트폴리

오 보고서나 작품 등의 산출물을 반드시 발표 평가를 수행하

고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제시되었다. 모니터링의 경

우 훈련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만 있던 형태에서 수행기관인 

공동훈련센터 자체의 모니터링 절차가 추가되었다.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운영 사항

들이 있는데 표 2에서 ‘(고숙련)’이라고 표시된 부분이다. 대
표적인 것으로 훈련과정개발 OJT 훈련편성과 관련하여 프

로젝트 OJT교과 실시 기간 중 일반 OJT는 실시하지 않으며 

PBL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기업현장교사가 학습 근로

자 이므로 교수와 협의하여 과제를 선정한 후 스스로 최종 

PBL 성과물만 의무적으로 제출하면 되는 일종의 과제 기반 

자기주도학습 형태로 운영된다. 해당 내용에 대한 강력한 제

약사항으로써 졸업요건으로 PBL 성과물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맡겨졌던 OJT 수행 관리에 대한 통제를 공동훈련센터 또는 

대학의 Off-JT를 담당하는 교수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주

요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그 외 기존 훈련방식과의 상세

한 차이는 표 4와 같다. 

3)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PBL 절차 별 운영 사항 요약 

일학습병행에서 PBL 운영에 대한 공통사항은 표 2에 요

약된 것과 같다. 표 5는 2021년 최초 적용된 PBL 운영 계획

에 포함된 규정과 2022년 일학습병행 과정 기본 계획에서 제

시된 변동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이를 위해 [5]를 인용하여 

PBL절차 별 공통적인 운영 사항을 기술한 후 고숙련마이스

터 과정에만 해당되는 추가 규정이나 운영 방법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일부 함축된 표현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표현이 수정되었다.
PBL 수행에 대한 규정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훈련 편성

과 관련하여 동일 능력단위 분할편성 금지되었다. PBL로 

100% 실행되어야 하는 PBL OJT 진행 점검을 위하여 OFF-
JT NCS 미활용 기업특화로 별도 편성하여 PBL OJT 점검과 

본연의 공통 학습내용을 강의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

표 4. 일학습병행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기존 훈련방식과 PBL 훈련방식의 비교

Table 4. Comparison between the existing training method and the PBL training method in high-skilled professional course of 
work-and-study in parallel

기존 훈련방식
PBL 훈련방식

Off-JT PBL OJT PBL

훈련방법 일반적인 강의 중심 수업 교과목 교수자의 지도에 따라 Off-JT 실시
OJT 지도교수가 개별지도, 기업현장교사

는 자기주도학습

시간 훈련시간표에 의한 정기 훈련 HRD-Net에 등록한 훈련시간표에 정해진 

훈련시간과 훈련장소 자율 선택(학습근로자인 기업현장교사

는 OJT 실시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

여 수행하고, 정해진 실적 점검 시기에 

맞춰 실적 제출)

장소 HRD-Net에 등록한 훈련장소

교수방법
Off-JT는 교수가 직접 지도, 

OJT는 자기주도학습 및 훈련

Off-JT 수업에 기업특화 과정으로 편성하여 

OJT 에서의 과제진행 상황 개인 별 발표 및 

점검

출결 비콘 입력 비콘 미입력(내부평가 합격 시 훈련시간 일괄 입력)

Off-JT와 

OJT 연계 
Off-JT와 OJT는 개별 교과목으로서 교수자 별 독

립적으로 관리됨

- Off-JT PBL과 OJT PBL은 상호 보완적 역할

- PBL OJT와 OFF-JT는 동일기간 내에 훈련시작 및 종료, OJT와 OFF-JT를 교차 진행

PBL 유형 

제약

(Cons.)

Project 기반 또는 Problem 기반 모두 훈련 기간 별 

능력단위 편성 개수나 최대 훈련 허용 기간, 중간 

및 최종 평가 가중치 등 제약 없이 교수자가 결정

FCons.(Project Based Learning)={3개월 이상의 훈련기간 ∩ {(2개 이상의 능력단위)∩ 

(최대 4개월 편성)∩(중간/최종 평가 2회 실시)}}

FCons.(Problem Based Learning)={3개월 미만의 훈련기간 ∩ {(1개의 능력단위)∩ 

(최대 2개월 편성)∩(1회 평가실시)}}

최종평가

방법
HRD-Net에 등록된 방법대로 실시

HRD-Net에 등록된 방법대로 실시하되 최종 평가는 훈련종료 2주전부터 반드시 실시

하고, 학습근로자별 발표·질문이 가능하도록 최소 15분 이상 평가

재시험기회 1회이상 좌동

훈련과정

개발

- 필수 능력단위 100%편성 

- 필수/선택능력단위와 기업 특화 교과목  

   자유롭게 조합하여 편성

- 필수 능력단위 100% 편성

- 동일능력단위 Off-JT와 OJT 분할편성 불가(연계 시 훈련비 상호 연계)

- Off-JT와 OJT에 PBL 능력단위 각각 편성 후 연계

훈련비 내부평가 Fail 시 출석 시간만큼 지급
PBL OFF-JT는 일반 능력단위와 동일한 기

준으로 훈련비 지급
PBL OJT는 훈련비 전체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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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PBL 운영절차 변경 변화

Table 5. Summary of PBL operation process changes for high-skilled professional course

구 분 ‘21년 PBL 운영 프로세스 ‘22년 PBL 운영 변경사항

① 

도입
컨설팅

·PBL 방식 적합성 검토 컨설팅 후 훈련과정개발 지원

   - 대면 워크숍으로 진행,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 위촉 

좌동

좌동

②

훈

련

과

정

개

발

훈

련

편

성

·학습근로자의 실제 직무 중심의 과제 선정

·PBL 교과는 진행단계별 관리를 위해 Off-JT/OJT 상호 연계 편성 삭제

   - OJT/OFF-JT는 동일기간 내에 훈련시작·종료, 교차 진행

·동일 능력단위 PBL OJT/OFF-JT 분할편성 허용
(수정)

동일 능력단위 PBL OJT/OFF-JT 非분할편성

OJT

·프로젝트 OJT교과 실시 기간 중 일반 OJT는 실시하지 않고 PBL방식 진행 

   (학습 근로자의 과제 기반 자기주도학습으로 운영) (고숙련)

좌동

·전체 OJT시간의 100% 범위 내에서 편성

·대학연계형: 방학 중 편성 불가하며, 학기당 60~240시간 편성 검토

좌동

Off-JT

·학습기업의 훈련내용을 종합하는 기업특화로 편성

(수정)

·PBL OJT 진행 점검을 위한 OFF-JT NCS 미활용  

   기업특화로 별도 편성

- PBL OJT 점검 + 공통 학습내용 강의

·OFF-JT에 동참하는 기업 간 OFF-JT 개발보고서  

   내용 동일 필수

·PBL OJT시간의 10%~50% 범위에 해당하는 시간 필수 편성

·플립러닝 접목 가능, 대학연계형은 학점 고려(15~45시간→1~3학점)

·OFF-JT 지도교수는 분기별 1회 이상 협약기업으로 현장 방문하여  

   학습환경, 과정 및 성과 점검

좌동

보조 자료
·훈련과정개발 시 PBL 수행계획서, 중간·최종평가 계획서 포함

    - PDMS/HRD-Net 등록

(수정)

훈련과정 개발 시 PBL 수행계획서 PDMS에 직접 입력

③

실시

운영 ·PBL OJT는 일반 OJT와 동일하게 업무시간 내에 진행

출결 ·Off-JT(비콘 등 출결입력), OJT(비콘 출결 생략)

보조자료
·현장교사: 학습일지 -> HRD-Net 등록

·학습근로자: 학습활동서(월1회)→기업자체보관
좌동

④

평가

평가

계획

준수

·내부평가방식은 기업현장교사·Off-JT교강사·학습근로자 공동 평가

·PBL OJT·OFF-JT는 내부 최종평가 결과 공유

·평가계획(방법, 일정 등)의 변경은 지부·지사 사전 신고(공문)

·졸업요건에 PBL 성과물 제출 의무화(고숙련)

좌동

평가

방법

·NCS 제시 평가방법 중 PBL 과제에 적합한 평가방법 선택

·PBL 결과물 및 PBL평가표

(수정)

·최종평가는 산출물(작품, 보고서 등) 제출과 그에  

   대한 발표로 구성(1인당 15분)

   - NCS 평가방법 중 위의 산출물과 관련된 평가방법선택

중간/

최종 평가

·PBL 훈련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내부(중간)평가 실시

* 가중치: 중간(20~40%), 최종(80~60%) 반영

* 최종평가는 훈련종료 2주전부터 반드시 실시, 학습근로자 별 최소  

   15분이상 평가, 1회이상 재평가 실시

좌동

⑤

비용

훈련비

·Off-JT: 출결 확인 후 일반 Off-JT와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급

·OJT: 내부평가 Pass시 월단위 시간표에서 제시한 PBL OJT시간 일괄  

   입력 후 훈련비 지급(내부평가 Fail시 훈련비 미지급) 

좌동

전담인력수당 ·학습일지 확인하여 매월 지급 좌동

⑥ 모니터링

(공동훈련센터형)

·모니터링은 내부 중간/최종평가 시, 또는 종료 후 실시

    - PBL 과제의 최종산출물 확인
좌동

·일반 모니터링 서류에 ‘PBL 학습기업 수행 주체별 면담지’를 포함 좌동

·공동훈련센터형은 협약기업에 대해서 3회 방문 모니터링 필수(매뉴얼)

    - ‘PBL 학습기업 수행 주체별 면담지’는 지부·지사에 공문으로 송부
좌동

(추가)

공동훈련센터 모니터링

·지부·지사는 관할 공동훈련센터에 연 3회 이상 방문  

    모니터링 필수(매뉴얼)

-그 중 1회는 PBL 교과 내부 최종평가 시 또는 평가 종료  

   직후 실시(PBL 내부 최종평가표, 개별 작품 4면 사진 및  

   보고서 파일 등 평가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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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PBL 확대에 따른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과제와 개선방향 제안

과 등 PBL과 관련된 일학습병행의 다양한 관련 문헌을 조사

한다. 운영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연차 별 운영 계획

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고숙련마이스

터 과정의 PBL 적용 규정을 통해 그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

였다. 최초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에 적용된 PBL 규정에 따라 

개발된 PBL 교과 과정 사례를 통해 변경된 규정의 조항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

제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PBL 확대 적용을 위해 개정

된 PBL 운영의 방향을 기반으로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

터 과정 차원에서 도전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PBL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IV. PBL 기반 교과목 표준이수체계 설계·개발 

및 적합성 검증 사례

A. 사례연구 대상 학과 운영 개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T융합SW공학과는 2015년 일학습

병행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으로 개설되었다. IT프로젝트관

리_L6 자격을 목표로 20명 정원의 석사학위과정으로 운영되

고 있다. IT융합SW공학과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중심으로 다

양한 산업군에서 ICT 및 융합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에 적

용할 수 있는 ICT프로젝트관리 지식의 내재화를 통해 소프

트웨어공학 기술과 설계 역량을 접목하며, 실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기법 등을 활용한 ICT 

사업 기획 및 의사결정 역량의 제고 실현을 교육 목표로 운

영되고 있다[24]. 교과목은 크게 IT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교과목들과 관리 업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세를 반

영한 애자일 기반 보안과 신기술, 빅데이터 분석 계열로 구

성되어 있다.
그 간의 학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졸업이 완료된 2019

학번을 기준으로 학위 취득율은 94.8%, 일학습병행 외부평

가 합격률(일학습병행에서의 수료율 지표)은 졸업생 전체로

4) ’22년도 PBL 정책 변화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22년 1월 일학습병행 과정 개

발·심사 지원 기본계획[6]을 시행하였다. 21년도 대비하여 주

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앞서 표 3에서 요약되어 있는 것과 

같이, 첫째, 동일 능력단위 PBL OJT/Off-JT 분할 편성이 금

지된다.
둘째, PBL OJT 진행 점검 방법이 매우 구체적이다. 규정

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NCS 미 활용 기업특화로 Off-
JT에 기업특화 교과목을 별도로 편성하고 공통의 학습내용

을 강의하고 PBL OJT 점검을 수행하는 것으로 수행 준거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PBL OJT 점검용 수업이라 할지

라도 공통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개발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
셋째, 최종 평가 방법이 보다 정교하게 규정화 되었다. 학

습근로자는 반드시 보고서나 작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PBL 

Off-JT 수업에서 과정 종료 2주전부터 평가를 실시하되, 

15분 이상의 발표를 통해 기업현장교사·Off-JT교강사·학습

근로자가 함께 공동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1회 이상의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PBL 교과목에 대한 내부 평가에서 미 

통과 시 학습근로자의 해당 교과에 대한 OJT 훈련 시간은 불

인정된다.
넷째, 공동훈련센터 모니터링 제도의 신설이다. 이에 따르

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는 관할 공동훈련센터에 연 

3회 이상 반드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그 중 PBL 교과 

내부 최종 평가 또는 평가 종료 직후에 반드시 모니터링이 

1회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 때 PBL 내부 최종 평가표, 개별 

작품 4면 사진, 보고서 파일 등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III.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수행 절차 및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우선 일학습병행에서 PBL 도입 과정, 운영 경

그림 1. 연구 절차 및 방법 

Fig. 1. Research process an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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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특정 OJT 훈련교과에 대해 예외적으로 학점으로 인정

하는 학점형 OJT 교과목 2학점을 합하여 총 30학점을 취득

하여야 한다. 이것을 훈련시간 측면으로 살펴보면 Off-JT는 

490H(49%), OJT는 512H(51%)으로 총 1002시간이며 이후 

정책의 변화에 따라 21학번의 경우는 Off-JT는 490H(53%), 
OJT는 442H(47%)으로 총 932시간으로 축소 편성되어 있다. 

OJT 교과목은 100% PBL OJT로 편성하되, PBL OJT를 Off-
JT PBL과 반드시 쌍이 되도록 편성하여 Off-JT PBL을 통해 

OJT PBL의 수행 점검과 지도를 통해 Off-JT 교수가 OJT 활

동에 대한 지도와 feedback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공의 새로운 표준이수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PBL 규정을 대학과 학과의 고유한 운영적 특징을 반영해야 

하는 운영의 묘가 요구되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재학

생의 OJT 품질을 일학습병행 운영의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

으로 인식하여 전공 설립 시부터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를 OJT 전담교수로 채용하여 내실있는 OJT 지도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만의 고유한 OJT 지도 

체계로 PBL 확대에 따라 Off-JT 교수와 OJT 교수의 조화로

운 지도 방식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적용

함에 있어 외부평가 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전공에서 유지해 

오고 있는 4학기 수업 시간 최소화 전략은 반드시 유지되어

야 했다.

C. IT융합SW공학과의 PBL 기반 표준이수체계 

IT융합SW공학과가 도출한 첫번째 해법은 능력단위 분할 

편성이었다. 특히 필수능력단위의 경우 이론적인지식 습득

에 매우 중요하고 기업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실무 적용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외부 평가 시에도 역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할 편성이란 동일한 능력단위를 

Off-JT와 OJT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편성하는 형태를 칭한다. 

동일한 능력단위에 대한 이론과 실무 수행을 위한 기법들에 

대해 Off-JT를 통해 습득하고, 이를 OJT에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두번째 해법은 IT융합SW공학과가 SW공학 지식영역 중 

SW 공학 관리 영역인 IT프로젝트관리_L6 자격을 목표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전공 특성을 반영하여 PBL 교과목의 평가 방

법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 오던 포트폴리오 및 문제해결형 

평가 유형을 필수적으로 적용하여 PBL을 보다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첫번째와 두번째 해법은 운영 측면에서 연관성을 갖는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기업현장교사이자 학습근로자인 재

학생들 대부분이 이미 ICT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

는 72.6%, 현재 입학 자격기준인 기업현장교사 직무 수행자

로 구성된 2017학번부터 2019학번까지의 합격률은 85.7%를 

보이고 있다. 사업장을 기준으로 재학생의 참여 지역을 살펴

보면, 서울 45%, 충남 25%, 경기 13% 순으로 비중이 높고 다

음으로 경남, 전라, 강원, 경북으로 장거리 권역에서도 해당 

자격의 훈련에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자의 학부 전공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공학, 전기·전자·통신 분야 가 약 60%
에 해당되며, 기타 공학 전공자가 21%로 집계되어 약 80%의 

전공 일치율을 보였다. 반면, 학생들의 훈련 만족도는 7점 만

점 리커드 척도를 기준으로 6.43%로 높으나[25] 평균 중도탈

락률은 12.4%로 COVID-19 이후 기업의 경영악화 등의 원인

으로 중도탈락율이 증가된 상태이다. 실제로, 2022년 운영학

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퇴직율이 높고 기업 규

모가 작으며, 근무 환경이 열악한 기업의 재직자가 중도탈락

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운영의 성공 기준이 참여자 역량 향상 뿐 만 아니라 훈

련 효율과 가치를 통해 기업의 성과 향상이라는 생각하는 설

문조사 결과[1]와도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일학습병행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이 일반 석사 학위 

과정과 왜 다른 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B. PBL 교과목 편성 규정에 적합한 표준이수체계 개발의 

주요 고려사항

IT융합SW공학과는 가을학기 20명 정원으로 대학원생을 

모집하여, 총 30점을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020년 첫 

PBL을 적용한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에 대한 교과 편성 기준

을 살펴보면, 총 870H 이상, NCS 훈련기준 6수준을 전제로 

하고 있어 NCS능력단위를 전체 활용능력단위의 80% 이상 

편성해야 하며, NCS 6수준 이상 능력단위를 50% 이상 활용

해야 한다. 또한 Off-JT는 전체 훈련 시간의 25%~70% 범위

로 편성이 가능하며, 총 훈련시간 중 필수 능력단위는 400H
이상이 되어야 했다[22]. 기업현장교사가 자기 주도로 수행

하고 OJT전담 교수가 방문 지도하던 OJT는 PBL OJT 형태

로 편성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교과 과정 개발 초기에 OJT 

교과목을 중심으로 Off-JT 교과목 중 가장 유사한 하나의 교

과목을 쌍으로 묶어 Off-JT PBL 교과목으로 구성하고, 이들 

과목에 대해서는 모두 PBL 수행계획서와 PBL 중간 및(또는) 
최종평가 계획서를 훈련과정개발시스템(PDMS)에 직접 입

력해야 한다. 대학의 PBL Off-JT 교과목은 3개월이 넘기 때

문에 2개 이상의 능력단위를 조합하여 교과목을 편성해야 하

며, PBL OJT는 Project based PBL로 구성해야 한다.
대학에서의 수업인 Off-JT 28학점과 무 학점 체계인 O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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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해법은 Off-JT교수와 OJT 교수가 PBL교과목에 대

한 공동지도가 가능하도록 훈련 수행 기간을 대학의 학제 기

간과 연동하여 15주~16주 이내로 맞추는 방안이었다. 해당 

학과는 전공 수업 전체가 학과 교수 진이 담당하고 있어 이

를 위해 훈련과정 개발단계부터 전공의 교수진들이 표준이

수체계 방향과, PBL 수행 계획과 평가 계획을 협업하여 수립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표준이수체계 설계는 PBL OJT에 대표적인 두가

지 장점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는 분할 편성된 능력단

위에 대해 PBL Off-JT 교과목의 팀프로젝트가 자신의 기업

과 관련된 주제를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해 줌으로써 적용 가이드 역할을 한다. 
둘째, PBL OJT를 수행할 때 자기주도 학습이기 때문에 과

제 난이도가 자신의 수준보다 높아 진행이 어렵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오류들로 부터 발생될 수 있는 OJT 학습 지연이나 중

단까지도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Off-JT에서의 팀 단위 PBL
을 통한 사전 경험은 개인에게 일종의 pilot 프로젝트가 되어 

을 갖고 있으나 그 경험은 관성적인 기업내 업무 처리 형태

로 수행된 것이어서 IT프로젝트 관리라는 측면에서 진행되

고 있는 실무 절차나 행위가 이론에 근거하여 어떤 목적의 

것이며, 왜 수행이 되어야 하고, 그 수행 결과를 통해 정확히 

어떤 정보와 output이 산출되어 프로젝트에 제공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정확한 기법 들에 대한 적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능력단위 분할편성은 Off-JT에서 

이론 뿐만 아니라 팀프로젝트를 통해 포트폴리오 과제를 수

행하며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

한 정확한 방법과 도구 사용 방법, 시행 착오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OJT에서 자신의 업무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주

제를 선정하여 스스로 혼자의 능력으로 Off-JT에서 수행과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작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에서 OJT를 수

행하는 기업현장교사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는 경

우 그에 알맞은 해답을 제공하여 해결 방법을 찾게 하는 것

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 

표 6. IT융합SW공학과 교과목 표준이수체계 

Table 6. Subject standard curriculum system for IT convergence SW engineering course 

학기 분류 수업시간 교과목명 학 강 실 on off PBL 필수

1학년1학기

(20/
가을)

Off-
JT

11:00~12:00 　 　 　 　 　 　 　 　

13:00~15:00 IT프로젝트 범위 및 일정관리(FL) 3 3 0 1 2 O O

15:00~18:00 IT프로젝트 통합 및 조달관리(집체) 3 3 0 0 3 O O

OJT 업무 시간중 IT융합SW공학I(학점형 OJT) 1 0 2 0 2 O O

개설 학기 학점 소계 7 6 2 1 7 　 　

1학년2학기

(21/봄)

Off-
JT

11:00~12:00 정보 보안 및 정보시스템 구축(FL) 2 2 0 1 1 X X

13:00~15:00 IT프로젝트 품질 및 성과관리(FL) 3 3 0 1 2 O O

15:00~18:00 IT프로젝트 원가관리(집체) 3 3 0 0 3 O O

OJT
업무시간중 IT프로젝트 심화실무 Ⅰ 0 0 0 0 0 O O

업무시간중 IT프로젝트 심화실무 Ⅱ 0 0 0 0 0 O O

개설 학기 학점 소계 8 8 0 2 6 　 　

2학년1학기

(21/가을)

　

Off-
JT

11:00~12:00 IT프로젝트 기획관리(FL) 2 2 0 1 1 O O

13:00~15:00 IT프로젝트 위험 및 변경관리(FL) 3 3 0 1 2 O O

15:00~18:00 데이터베이스 특론(집체) 3 3 0 0 3 X X

OJT 업무시간중 IT융합SW공학II(학점형 OJT) 1 0 2 0 2 O O

개설 학기 학점 소계 9 8 2 2 8 　 　

2학년2학기

(22/봄)

Off-
JT

11:00~12:00 　 　 　 　 　 　 　 　

13:00~15:00 소프트웨어공학 특론(FL) 3 3 0 1 2 X X

15:00~18:00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집체) 3 3 0 0 3 X X

OJT
업무시간중 IT프로젝트 심화실무 Ⅲ 0 0 0 0 0 O X

업무시간중 IT융합 심화실무 OJT 0 0 0 0 0 O X

개설 학기 학점 소계 6 6 0 1 5 　 　

학: 학점, 강: 강의시간, 실: 실습시간, on: Online 학습시간, off: Offline 학습시간, PBL: PBL 유형 여부, 필수: 필수능력단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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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으로 최소 배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은 대학의 

교과목 운영에 대한 정보이므로 각 교과목을 구성하는 능력

단위 정보는 표시되지 않았다. 그림 2는 해당 교과목을 구성

하는 능력단위들과 수업 유형이 교과목명과 정확히 맵핑되

어 있다. 교과목명에 ‘PBL’이 표시된 교과목은 모두 PBL로 

수행되는 교과목임을 의미한다. 필수능력단위들은 분할편성 

전략에 따라 Off-JT와 OJT 수업에 동일한 능력단위가 할당

되어 있다. 

D. 운영 결과 설문을 통한 PBL 기반 교과목 표준이수체계

의 적합성 검증 

1) 설문 개요

PBL 규정에 따라 설계 및 개발된 학과의 PBL 기반 교과

목 표준이수체계에 대한 만족도를 가늠하기 위하여 2021년 

Google Docs를 활용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은 PBL 교

과 구성의 적합성 수준을 알기 위하여 PBL Off-JT와 OJT를 

연계하여 학습과 훈련 과정을 직접 경험한 재학생들을 대상

자신의 PBL OJT 포트폴리오 산출물의 정확성과 품질을 높

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표 6은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된 IT융합SW공

학과의 교과목 표준이수체계 및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을 위

한 훈련과정이다. 표 6의 교과목명에 ‘FL’은 Flipped Learning
의 약자이며, 이는 해당 교과목이 사전에 본 수업용으로 제

작하여 배포되는 이러닝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미리 사전 

학습을 하고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수업 시간에는 심화학습

을 위한 퀴즈, 프로젝트 수행, 문제해결 방식의 수업이 진행

되는 것을 의미한다. IT융합SW공학과 수업에서 활용되고 이

러닝 온라인 콘텐츠는 학과의 교수진(내용전문가라 칭함)이 

본 수업을 위해 NCS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렇게 제작된 

해당 콘텐츠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Korea-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인 ‘온라인평생

교육원’ 홈페이지(https://e-koreatech.step.or.kr/)를 통해 전국

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표 4의 PBL과 필수능력단

위 항목을 통해 전공의 모든 필수능력단위들은 Off-JT와 OJT
로 쌍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4학기의 수업 시수는 6

그림 2. 교과목 도출[26]

Fig. 2. Curriculum der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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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되는 개편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의견으로 매우 긍정

적 71.4%, 대체로 긍정적 17.1%, 긍정적인 편이 8.6%로 집계

되어 약 97%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문항 2는 PBL 수행과 관련하여 필수능력단위를 분할하여 

편성하는 방식이 PBL OJT 훈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82.9%가 분할편성이 적합하다

고 응답했으며, ‘어떻게 편성되든 상관없다’를 포함하는 경

우 88.6%가 분할편성이 PBL OJT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당초 설계에 반영된 PBL의 방향성을 검증하는 형태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7점 리커드 척도로 실시하였다. 표 7
은 설문 문항 중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세 개 문항들이다.

2) 설문 결과

재학생 총 37명 중 35명이 참여하여 약 95%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설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문항 1은 동일 능력단

위를 동일 학기 내에 분할 편성하여 포트폴리오 평가 중심으

표 7. 설문 조사 문항

Table 7. Questions of survey questionnaire

번호 설문 문항

1
여러분들은 필수능력단위에 대하여 Off-JT 교과목의 능력단위와 동일한 학기에 OJT로 동일한 능력단위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론과 실무 적용에 대

한 숙련도를 높이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과정 편성이 학습과 역량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 

7: 매우 긍정적)

2
동일한 필수능력단위를 Off-JT와 OJT에 분할 편성하는 것과 동일한 능력단위를 Off-JT나 OJT 중 어느 한 쪽으로만 편성하는 것 중 어느 것이 PBL OJT 
훈련 측면에서 더욱 적합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 7: 매우 긍정적)

3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에서 현재는 전체 OJT를 100% PBL 기반으로 수행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대

략의 PBL 기반 OJT 수행 비율은 얼마입니까? (1: 20%, 2:40%, 3: 60%, 4: 80% 5: 100%)

그림 3. 표준이수체계 변경 적합성 검증을 위한 설문 결과 

Fig. 3. Results of a survey on the suitability verification of the standard curriculum system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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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교과목 편성

에 있어 동일 능력단위 분할 편성에 대한 금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PBL OJT를 100%로 편성해야 

하는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교과목 편성 문제에 가장 심각

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감안하여 정보시스템 연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거나 PBL OJT 반영 비율

을 정규 과정 수준과 동일하게 10~50% 수준으로 낮춰 실행

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B. PBL OJT만 허용되고 일반 OJT를 금지

일학습병행 개발 지침[6]에 따르면 공동훈련센터 등은 

PBL 최초 도입 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업의 훈련 여건 등

의 PBL 방식 적합성을 검토 후 PBL 과제 개발 및 세부 운영 

계획 편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교과목이 PBL로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

해 이를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이다. 그
러나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경우 모든 OJT를 무조건 PBL
로 수행하도록 규정이 정의하고 있어 사실상 일학습병행 정

규 사업의 과정 개발 지침에 있는 공통 규정과 불합치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BL 방식의 적합성 검토 자체를 저해하

는 고숙련마이스터 과정만의 100% PBL OJT 수행 규정은 시

급히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10], [11], [12], [13], [15]에 따르면 기초 과학 지식 평

가에는 전통적인 학습 접근법이 더 탁월한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 최근 산업계는 Digital transformation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새로운 학습 및 훈

련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경력과 무

관해지고 있으며, 융합 기술에 대한 트랜드는 연관 분야의 

신기술 이론과 지식에 대한 습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분

야 별 기초 과학 지식에 대한 개발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연

구결과와 견주어 생각할 때 일반적인 OJT 유형이 더 적합하

다. 따라서 100% PBL OJT로만 수행해야 하는 고숙련마이스

터 과정만의 제약은 정책적 당위성과 타당성 제고 측면에서 

재고가 요구된다.

C. PBL Off-JT 교과목과 맵핑을 통한 OJT PBL 수행 

상황 점검 방식

PBL Off-JT 교과목에서 공통 내용과 별개로 학습근로자들

이 OJT에서 PBL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는지를 점검하도

록 하는 조항이다. 훈련과정상에서 교과목은 엄연히 서로 다

으로 알 수 있다. 
세번째 문항은 PBL OJT 기반의 수행하는 경우 바람직한 

PBL OJT 수행 비율에 대해 현재와 동일한 100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51.4%, 80% 수준이 8.6%, 60% 수준이 40%로 나타나 

감소 필요에 대한 의견이 총 48.6%로 다소 낮았으나 표준편

차가 0.96임을 감안한다면 거의 대등하게 의견이 나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개인 별로 기

업 내 OJT 학습 및 훈련 여건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V. PBL 교과목 정책 변화에 따른 도전 과제와 

제언

A. Off-JT와 OJT에 동일 능력단위 분할 편성 금지 

’21년도 PBL 기반 교과목 운영체계와 비교할 때 가장 큰 

도전과제는 Off-JT와 OJT 능력단위 분할 편성 금지에 대한 

적용이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러한 결정의 배경이 

[5]에 기술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PBL 능력

단위를 OJT·OFF-JT에 분할 편성 시 전산은 PBL OJT·OFF-
JT를 하나의 훈련방식으로 인식하여 훈련비 별도 적용이 불

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

발하여 운영중인 훈련과정 개발인증시스템인 PDMS와 고용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하여 운영중인 직업훈련포

털인 HRD-Net 시스템 간의 서비스 연동상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숙고해보면,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교과

목 구성에 있어 NCS 능력단위를 80%까지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다른 일학습병행 정규 과정에서 PBL OJT 비율이 

10~30%인데 반해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은 100% PBL OJT
로 편성해야 하는 규정을 고려할 때 동일능력단위 분할편성

을 금지하는 것은 대학에 있는 교과 과정편성의 자율성과 기

업현장교사의 학습권까지 심하게 침해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 IT융합SW공학과 사

례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PBL 형태로 Off-JT와 OJT를 연계

하여 학습 및 훈련하는데 있어 동일능력단위 분할 편성은 매

우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보시스템이 상이하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 시점이 상이했다는 점

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정책에 만족하도록 타 기

관의 단위 시스템 연계 차원까지 모두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많은 위험과 비용, 
노력이 요구되며, 설계상의 한계가 존재하여 신속한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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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오히려 이러한 제약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에 의하면 평가 전략과 도구가 PBL 효과에 영향을 미

친다. AI를 활용한 PBL 접근 방식을 통한 영어 수업[19]의 효

과를 높인 연구가 소개되었다. 따라서 PBL 유형과 능력단위 

개수보다는 평가 전략과 평가 도구나 기법의 개선에 더욱 노

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라

서 PBL 유형과 능력단위 개수보다는 평가 전략과 평가 도구

나 기법의 개선에 더욱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 전환이 요구된다.

E. 기술경영 또는 관리자 역량 개발 교과목 편성 시 NCS 

능력단위선택 의무화

’21년도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운영 계획[3]에서는 기술

경영, 품질관리, 공정개선, 생산성 향상 등 기술경영 또는 관

리자 역량 개발 관련된 능력단위를 선택능력단위에 편성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

근로자들의 수준과 기업 내 역할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

한 방향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선택능력단위를 선정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자 역량이라는 개념은 매

우 포괄적이다. 그러나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은 특정한 선택

능력단위를 선택하면 그 내부에 속한 모든 능력단위요소를 

100% 적용해야 하는 정규 과정에 없는 강화된 독소 조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선택능력단위가 정한 수행 준거에 따라 학

습과 훈련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자 역량을 위한 다

양성은 무시되고, 수행 범위와 방법도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

서 관리자 역량 개발의 교과 항목에 선택능력단위 편성이 아

닌 비 NCS 교과목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바

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에만 존재

하는 교과목에서 특정 능력단위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능력

단위에 포함된 능력단위요소를 100% 편성해야 하는 규정도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선행연구 [27]은 원격 PBL 수업에서 성취목표지향성, 

학습동기, 몰입의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성취목표지향성은 

몰입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몰입을 높이는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는 ‘명확한 목표’ 요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

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경우 관리자 

수준의 조직내 지위와 특정 분야의 기술 전문가라는 점을 감

안할 때 보다 개별적인 요인에서 성취 목표에 적합한 명확한 

전문적 주제와 학습 방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비NCS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

르게 존재한다. 그러나 학교 수업과 동일 시기로 기간을 설

정하고, Off-JT 교과목 중 하나를 맵핑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맵핑을 하여 점검을 한다는 것은 본연의 Off-JT 교과 

내용과 연계되거나 또는 완전히 연계되지 않더라도 2차례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특정 교과목을 선정하여 PBL로 편성해

야 한다. 
이는 교과목에 따라서는 매우 첨예한 문제가 발생한다. 고

숙련마이스터 과정만 PBL OJT가 100%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PBL Off-JT 교과목의 증가 편성이 요

구된다. Off-JT 교과목 교수가 OJT의 특정 수행 사항을 점검

해야 한다고 할 때, 일반 대학 교육을 수행한 교수진의 경우 

설득이 매우 어려우며, 단지 그러한 이유로 우수한 교수를 

교과목 교수로 배정하는 것이 매우 제한될 수 있다. 또한 Off-
JT 교수가 승락을 하더라도 기업에서 수행하는 OJT와 관련

된 점검 역량이 부족한 경우 형식적인 점검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일학습병행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는 외부 강사나 임시 교원이 PBL 교과목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전공 학과 교수진의 점검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목이 너무 많아진다면 잠

정적으로 PBL Off-JT와 OJT 연계도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 

차원에서 부실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PBL OJT 비

율을 다른 정규과정의 수준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관점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 교과목 수행 기간을 기준으로 한 PBL유형 제한과 단일 

능력단위 편성 제한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경우 일학습병행에서 제시하는 

직업 비전의 하위 과정과 비교할 때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

으면서 습득해야 할 이론적 지식이 많은 능력단위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능력단위들의 경우 문제기반프로젝트가 더 알맞

은 경우가 있으며, PBL로 운영하는 수업 형태 자체가 매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규정에서는 3개월 이

상 수행되는 PBL 교과목은 무조건 Project based learning으로 

구성하게 강제화 되어 있다.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규정

은 3개월 이상 수행된다는 기간 요소 만을 고려하여 이러한 

교과목은 무조건 2개 이상의 능력단위로 구성하도록 제약하

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단위 별 특성 및 난이도의 고

려 없이 기간만으로 제약을 두고 있는 PBL 유형과 능력단위

요소 수의 제약은 재고되어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PBL 

교과목이 이론과 프로젝트 모두에 대해 학습 및 훈련 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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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학년도부터 처음으로 PBL 기반의 학습 및 훈련과정이 개

발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2차례의 PBL 교과목 운영 기준 변

경이 있었으며, 대학에서는 규정 변화에 맞춰 학과의 표준이

수체계를 변경하며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2020년 학위연계형 고숙

련마이스터 과정에 PBL이 도입되는 배경과 과정, PBL의 주

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중 하나의 전공인 

IT융합SW공학과가 수행한 PBL 기반 표준이수체계 개발 과

정과 개발 내용, 실제 운영 결과를 통한 PBL 기반 표준이수

체계의 적합성 검증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PBL 적용 관련 

지속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학위연

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도전 과제를 고찰하고, 운영 경

험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연계형으로 진행되는 일학습병행 PBL 운

영에 유사한 참조를 제공함은 물론,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뿐

만 아니라 일학습병행의 PBL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의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일학습병행의 특성이 잘 반영된 고유의 

PBL 제도 정착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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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최종 평가 및 종료 직후 공단 지부·지사의 공동훈련센

터 모니터링 의무화 대비

PBL Off-JT에서 PBL-OJT를 점검하기 위한 지사와 공동훈

련센터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었다. 총 3회 의무적으로 실시하

되, 최종 평가 직후 PBL 교과 관련 공동훈련센터 모니터링은 

필수 사항이다. 이는 공동훈련센터 차원에서 Off-JT교수가 

이러한 모니터링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를 검토하고 방

안을 정확히 도출하여 학과와 담당 교수에게 사전 공지가 요

구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학기가 모두 종료되고 성적 

처리가 완료된 후 수업자료철을 제출한다. 시기상으로 보면 

학기 수업 종료 기준 약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으로 매우 후

반부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리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학습병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보다 정교화 할 것을 제안한다. LMS를 통해 모든 

학습 자료와 그에 대한 feedback 제공이 가능하고, PBL Off-
JT와 PBL OJT 교과목 간 연계 체계가 명확히 시스템화 되어 

연관 관계, 훈련의 흐름, 평가 정보 공유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18], [28]는 PBL에서 필연적인 구성원 간의 협업이 가능

한 프로젝트 기반의 인터넷 원격학습시스템개발 설계의 사

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LMS가 고려하지 못

한 PBL 학습과 훈련 시의 다양한 요구와 관리적 기능이 함께 

적용될 때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PBL 수업 운영이 가능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선은 PBL Off-JT와 OJT 교수가 

다르더라도 매우 유연한 훈련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

며, 교수나 학생들로 하여금 별도의 관리적 추가 행위 없이

도 원활한 과정 진행이 가능함으로써 유사시 공동훈련센터

가 공단의 모니터링에 수월하게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일학습병행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정부와 대학의 이해관계자들이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 

노력은 일학습병행의 인적역량 기반 조성을 위해 기획된 고

숙련마이스터 과정의 본 사업화 준비를 위한 의미있는 과정

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일학습병행 PBL의 성공적 확산과 

직업 비전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2021년 일학습병행에 PBL이 확대 운영이 시행되었다. 이

와 관련하여 시범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위연계형 고숙

련마이스터 과정에는 2020년 최초로 시범적으로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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