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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접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어업인과 관련한 통계의 확충이 요구된다. 여성어업인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농업부문에는 이미 5년 

주기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수산부문에서도 조속히 관련 통계가 개발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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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도네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걸쳐 약 1.9백만km
2

 이상의 면적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로 17,50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안선의 길이는 95,181km, EEZ 면적은 약 616만km
2

(세계 

6위)로 해양수산분야 잠재력이 매우 큰 신흥 해양강국이다(SEAFDEC, 2023).

FAO(2022)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해면어업 생산량은 643백만 톤으로 세계 어업

생산량의 약 8%를 차지하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생산국이다.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49만 톤으로 세

계 내수면생산량의 약 4%(세계 6위)를 차지하고, 양식 생산량은 약 15백만 톤(해조류 포함)으로 중국

에 이어 세계 2위 생산국이다. FAO가 예측한 2030년까지 각 국가별 수산물 생산 변동량을 살펴보면,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수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예

측되었고, 특히 양식 생산량은 약 26%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높은 생산력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주요 수산물 공급처로서 급부상하였으며, 세계 수산물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수산업은 2021년을 기준으로 GDP의 2.8%를 차지하고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은 35.3kg

(세계 평균 20.5kg)으로 동물 단백질의 9.8%를 수산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husun et al. 

2022; Statista, 2023a). 이러한 높은 생산량과 높은 수산물 요구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수산업은 

대부분 영세어업 및 소규모 양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력의 한계로 인한 생산손실(PHL, 

Post-Harvest Loss)이 높으며 낮은 환경수용력, 수출용 수산물의 높은 생산비용 등으로 인해 생산량 이외

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 품질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MMAF, 2022a). 또한 영세어업

자 및 소규모 양식업자는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iantini et al., 2022).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

양수산분야에 특화된 중등 및 고등교육(대학) 기관을 설립하여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

육기관은 교육문화연구기술부(MECR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Research and Technology)에 속해 

있지만, 해양수산 직업훈련 교육은 해양수산부(MMAF,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산하 

교육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분야 직업훈련교육은 국가실업률을 낮추고 산업

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의 경제발전 및 복지를 증진시키고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한 해양

수산개발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기자재 부족, 강사역량의 한계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uharsono et al., 2021; Tajuddin et al., 2022; Zulbainarni et al., 2020).

인도네시아의 교육시스템은 관리적 측면, 정부 및 사회의 역할, 교육과정 및 교육기자재, 학습접근

방법론, 인적자원, 학교환경, 기금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사

회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야기된다. 인도네시아 국가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간 교

육격차를 줄이고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교육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예산확보가 필요하다(Nuraini et al., 201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교육의 문제점을 평가하여 해양수산분야 인적자원개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연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해양수

산분야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민관 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수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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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야기된다. 인도네시아 국가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간 교

육격차를 줄이고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교육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예산확보가 필요하다(Nuraini et al., 201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교육의 문제점을 평가하여 해양수산분야 인적자원개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연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해양수

산분야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민관 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수산교

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분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개

발을 위해 우리 정부의 인도네시아 대상 국제개발협력전략을 분석하였다.

Ⅱ. 인도네시아 해양수산교육 프로그램 실태

1. 해양수산교육기관 현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고등교육법(Law No. 12/2012)에 의거, 인도네시아 국가역량체계

(IQF, Indonesian Qualification Framework)을 구축하여 교육훈련의 품질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 직업

훈련, 기술자격 등이 국내 기관 및 타 국가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QF는 ① 공식 또는 

비공식 교육시스템, ② 경력 사다리 또는 직업 수준 시스템, ③ 국가 공인 인증 시스템을 갖춘 공인 

교육, ④ 공인 평가 시스템에 의해 보장된 self-learning의 다양한 교육경로 조합을 통해 얻은 학습 결과

를 9가지 자격 수준(qualification level)으로 계층화하였다(MEC, 2012). 인도네시아 고등교육은 <그림 1>

과 같이 학술교육 중심인 대학(학사), 대학원(석ㆍ박사), 기술직업교육(TVET,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중심인 전문학사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문학사과정은 Diploma 

1~3(D1~D3, Level 3~5) 과정으로 수업기준 연한에 따라 자격등급이 구분된다. 또한 자격 취득 후 선

행학습인정(RPL, Recognition of Prior Experiential Learning) 교육과정을 통해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

득할 수 있다. 고도의 학술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사과정의 수업기준 연한은 4년으로 D4(또는 S1, 

Level 6)에 해당되며, 대학원(석ㆍ박사)과정은 Special 2(S2, 석사)와 Special 3(S3, 박사)(Level 8 이상) 

자격이 부여된다.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인 Statista(2023b, 2023c)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사립

대학(PTS, Perguruan Tinggi Swasta)은 약 3,000여 개, 주립대학(PTN, Perguruan Tinggi Negeri)은 125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총재적생 수는 3백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대학은 157개, 이들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교육과정(학과, 전공 등) 수는 약 219개로 확인되었다(PDPT, 2022). 이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의 157개 대학 중 해양수산 직업훈련분야로 특화된 

MMAF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실태를 조사하였다. MMAF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표 1>

과 같고, 4년제 대학 1개, 기술전문대학 10개, 직업계 고등학교 9개, 어업인 훈련센터 5개로 확인되었

다. 4년제 대학인 Jakarta Technical University of Fisheries는 학사(S1, Level 6)와 석사(S2, Level 8)과

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사과정에는 어업기술, 수자원관리기술, 수산물가공기술, 어업통신기술, 어업기

기, 양식기술 프로그램, 석사과정에는 수산자원활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1년제 전문대학인 

Wakatobi Marine and Fisheries Community Academy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전문대학은 모두 3년제(D3, 

Level 5) 대학으로 항해, 어업기술, 선박공학, 수산물가공, 양식공학 등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기술교육

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MAF의 교육기관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들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한 결과, 자바섬 7개(4년제 대학(S1/S2) 1개, 전문대학(D3) 3개, 고등학교 1개, 훈련센터 2

개), 수마트라섬 6개(전문대학(D3) 1개, 고등학교 4개, 훈련센터 1개), 술라웨시섬 5개(전문대학(D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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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문대학(D1) 1개, 고등학교 1개, 훈련센터 1개), 칼리만탄 1개(고등학교), 소순다열도 2개(전문대

학(D3)), 말루쿠제도 2개(고등학교 1개, 훈련센터 1개), 서뉴기니 2개(전문대학(D3) 1개, 고등학교 1개)

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인구밀도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6.1%가 자바섬에 거주하며, 수

마트라섬 21.7%, 술라웨시 7.4%, 칼리만탄 6.2%, 소순도열도 5.5%, 말루쿠제도 3.2% 순으로 나타났다

(Statista, 2023d). MMAF 교육기관 수는 주요 섬들의 인구밀도에 비례하여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나, 

지역별 MECRT 산하 해양수산분야 교육기관 수가 포함하지 않았고, 기관의 수가 교육의 질을 절대적

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MMAF 교육기관의 수가 해양수산분야 지역인재양성에 적절한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예로, 해양수산 고등학교 1개만 설치되어 있는 칼리만탄 지역을 살펴보면, 칼

리만탄 인구밀도는 2020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인구밀도의 6.2%로 다른 지역보다는 인구밀도가 낮

은 편이지만, 실제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18백만 명이다. Statistik-KKP(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칼리만탄 어업 가구수는 약 62만 가구(어선어업 및 양식업 합산)로 칼리만탄 인구의 3% 이상이 어업

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MAF 산하 고등학교 이외에 칼리만탄에 소재하고 있는 MECRT 

산하 대학 중 해양수산분야 교육과정이 있는 대학은 Mulawarman University, Tanjungpura University, 

Lambung Mangkurat University, Borneo Tarakan University로 어업, 양식, 해양과학 분야 등의 학사과

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OECD(2022)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25~34

세 인구 중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자격을 가진 인구비율은 19%(OCED 평균 47%)로 칼라만탄 

지역에 해양수산분야 직업훈련 고등학교 1개, 대학 4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등을 

고려했을 때는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TVET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MEC, Indonesian qualification framework(p. 11), 2012.

 

<그림 1> 인도네시아 국가역량체계(IQF, Indonesia Qualification Framework) 자격등급 및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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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D3)), 말루쿠제도 2개(고등학교 1개, 훈련센터 1개), 서뉴기니 2개(전문대학(D3) 1개, 고등학교 1개)

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인구밀도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6.1%가 자바섬에 거주하며, 수

마트라섬 21.7%, 술라웨시 7.4%, 칼리만탄 6.2%, 소순도열도 5.5%, 말루쿠제도 3.2% 순으로 나타났다

(Statista, 2023d). MMAF 교육기관 수는 주요 섬들의 인구밀도에 비례하여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나, 

지역별 MECRT 산하 해양수산분야 교육기관 수가 포함하지 않았고, 기관의 수가 교육의 질을 절대적

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MMAF 교육기관의 수가 해양수산분야 지역인재양성에 적절한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예로, 해양수산 고등학교 1개만 설치되어 있는 칼리만탄 지역을 살펴보면, 칼

리만탄 인구밀도는 2020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인구밀도의 6.2%로 다른 지역보다는 인구밀도가 낮

은 편이지만, 실제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18백만 명이다. Statistik-KKP(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칼리만탄 어업 가구수는 약 62만 가구(어선어업 및 양식업 합산)로 칼리만탄 인구의 3% 이상이 어업

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MAF 산하 고등학교 이외에 칼리만탄에 소재하고 있는 MECRT 

산하 대학 중 해양수산분야 교육과정이 있는 대학은 Mulawarman University, Tanjungpura University, 

Lambung Mangkurat University, Borneo Tarakan University로 어업, 양식, 해양과학 분야 등의 학사과

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OECD(2022)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25~34

세 인구 중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자격을 가진 인구비율은 19%(OCED 평균 47%)로 칼라만탄 

지역에 해양수산분야 직업훈련 고등학교 1개, 대학 4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등을 

고려했을 때는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TVET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MEC, Indonesian qualification framework(p. 11), 2012.

 

<그림 1> 인도네시아 국가역량체계(IQF, Indonesia Qualification Framework) 자격등급 및 수업연한

연번 구분
IQF

Level

수업연한

(년)

기관명
설립

연도

위치

도시 행정구역
지리적 

단위(섬)

1 대학
6~8

(S1/S2)

4

Jakarta Technical University of 

Fisheries

1962 자카르타 자카르타 자바

2 전문대학 5(D3) 3

Sidoarjo Marine and Fisheries 

Polytechnic 

1989 시도라조 동자바 자바

3 전문대학 5(D3) 3

Bitung Marine and Fisheries 

Polytechnic

1998 비퉁 북슬라웨시 술라웨시

4 전문대학 5(D3) 3

Sorong Marine and Fisheries 

Polytechnic

2001 소롱 파푸아 서뉴기니

5 전문대학 5(D3) 3

Bone Marine and Fisheries 

Polytechnic

2016 본
술라웨시 

남동부
술라웨시

6 전문대학 5(D3) 3

Karawang Marine and Fisheries 

Polytechnic

2016 카라왕 자카르타 자바

7 전문대학 5(D3) 3

Kupang Marine and Fisheries 

Polytechnic

2016 쿠팡
히가시누사

텐가라
소순다열도

8 전문대학 5(D3) 3

Dumai Marine and Fisheries 

Polytechnic

2017 두마이 리아우 수마트라

9 전문대학 5(D3) 3

Jembrana Marine and Fisheries 

Polytechnic

2017 발리 발리 소순다열도

10 전문대학 5(D3) 3

Pangandaran Marine and 

Fisheries Polytechnic

2017 판간다란 서자바 자바

11 전문대학 3(D1) 1

Wakatobi Marine and Fisheries 

Community Academy

2017 와카토비
술라웨시 

남동부
술라웨시

12 고등학교 2 3

Tegal Secondary Fisheries 

Business School

1963 테갈 중앙자바 자바

13 고등학교 2 3

Pontianak Secondary Fisheries 

Business School

1970 폰티아낙 서칼리만탄 칼리만탄

14 고등학교 2 3

Sorong Secondary Fisheries 

Business School

1979 소롱 파푸아 서뉴기니

15 고등학교 2 3

Ladong Secondary Fisheries 

Business School

1981 라동 아체 수마트라

16 고등학교 2 3

Bone Secondary Fisheries 

Business School

1984 본
술라웨시 

남동부
술라웨시

17 고등학교 2 3

Pariaman Secondary Fisheries 

Business School

1986 파리아만 서수마트라 수마트라

18 고등학교 2 3

Waiheru Secondary Fisheries 

Business School

1986 와이헤루 말루쿠 말루쿠제도

19 고등학교 2 3

Kotaagung Secondary Fisheries 

Business School

2003 코타아궁 람풍 수마트라

20 고등학교 2 3

Kupang Secondary Fisheries 

Business School

2002 쿠팡
히가시누사

텐가라
소순다열도

21

직업훈련

센터

Ambon Fisheries Training 

Center

1953 암본 말루쿠 말루쿠제도

22

직업훈련

센터
Medan Fisheries Training Center 1961 메단 북수마트라 수마트라

23

직업훈련

센터

Banyuwangi Fisheries Training 

Center

1962 반유왕이 동자바 자바

24

직업훈련

센터
Tegal Fisheries Training Center 1971 테갈 중앙자바 자바

25

직업훈련

센터
Bitung Fisheries Training Center 1974 비퉁 북술라웨시 술라웨시

<표 1>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MMAF) 산하 해양수산분야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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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교육 프로그램

인도네시아의 인간개발지수(HDI, 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2021년을 기준으로 0.705(세

계 114위)로 전년도보다는 다소 하락하였지만 1990년대 대비 약 25% 상승하였다. 불평등 요소(남녀 

중등교육 비율, 청소년 임신률, 남녀 고용비율, 산모사망률 등)를 반영한 불평등 조정 HDI(IHDI, 

Inequality-adjusted HDI)은 0.585(세계 114위)로 두 지수 모두 세계 평균(HDI: 0.732; IDHI: 0.590)보다 

낮았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HDI와 IDHI는 인도네시아 1인당 GDP(2021년 4,132불)를 고려하여 1인당 

GDP 4,000~5,000불 미만인 13개 국가(아르메니아, 수리남, 나미비아, 우크라이나, 이라크, 피지, 몽골, 

엘살바도르, 통가, 레바논, 요르단, 이란, 스리랑카)의 평균 HDI 0.724, IHDI 0.610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UNDP, 2022; WB, 2023a). 인도네시아의 15~24세 문맹률은 2020년 기준 99.78%로 문맹률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WB, 2023c). 하지만 15~34세 연령층 중에서 취업, 결혼, 학업, 기술훈

련 등 일체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지수(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는 

1996~2006년까지 31.9%까지 상승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9년 20.5%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COVID-19 발생 이후 지수가 다시 상승하여 2021년 기준 22.5%(한국 1.59%)로 나타났다(WB, 

2023d). 

인도네시아 MECRT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저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인

도네시아 프로그램(PIP, Program Indonesia Pintar), 중등교육 프로그램(ADEM, Affirmation of Secondary 

Education Program), 고등교육 장학프로그램(ADik, Airmasi Pendidikan Tinggi)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거주지역 또는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협력한 인도네시아 기술개발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노동

자 파견을 위한 한국-인도네시아 정부 대 정부(G to G) 프로그램, 스위스-인도네시아 Skills for 

competitiveness(S4C) 프로그램, 독일-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및 경제 조정부(M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간의 직업교육 의향서(JERIN, Jerman Dan Indonesia), 호주-인도네시아 간의 교육 

연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가 간 협력 프로그램들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SEAN, 2021). 

ASEAN(2021)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본 교육권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규정 및 직업교육을 위한 정

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정부,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기술전문대학), 기업 관계자들 대상 설

문조사에서 직업훈련기관 졸업생들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보다 승진 기회가 낮고 대부분 블루칼라 

직종에만 근무한다는 인식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 부족, 기업

과 협력 플랫폼 부족, 예산지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TVET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기관 관계자 및 학생들이 앞서 설명한 국가 간 협력 플랫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는 것을 지적하였다.

인도네시아 MMAF는 해양수산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며, 

2024년까지 해양수산 교육기관에서 배출한 졸업생의 70% 이상(2020년 기준 취업률: 60%)이 고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졸업생 이력 추적, 교육기관과 산업체/기업 간의 협력 증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실행하고자 한다(MMAF, 2023). MMAF 산하 교육기관의 주요 교

육정책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한 teaching factory 구현, 능력인증

제도 개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한 응용력 향상, 지역사회와 연계, 해양수산 교육기관의 교육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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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HDI와 IDHI는 인도네시아 1인당 GDP(2021년 4,132불)를 고려하여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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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생 이후 지수가 다시 상승하여 2021년 기준 22.5%(한국 1.59%)로 나타났다(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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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MECRT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저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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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Program), 고등교육 장학프로그램(ADik, Airmasi Pendidikan Tinggi)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거주지역 또는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협력한 인도네시아 기술개발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노동

자 파견을 위한 한국-인도네시아 정부 대 정부(G to G) 프로그램, 스위스-인도네시아 Skills for 

competitiveness(S4C) 프로그램, 독일-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및 경제 조정부(M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간의 직업교육 의향서(JERIN, Jerman Dan Indonesia), 호주-인도네시아 간의 교육 

연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가 간 협력 프로그램들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SEAN, 2021). 

ASEAN(2021)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본 교육권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규정 및 직업교육을 위한 정

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정부,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기술전문대학), 기업 관계자들 대상 설

문조사에서 직업훈련기관 졸업생들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보다 승진 기회가 낮고 대부분 블루칼라 

직종에만 근무한다는 인식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 부족, 기업

과 협력 플랫폼 부족, 예산지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TVET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기관 관계자 및 학생들이 앞서 설명한 국가 간 협력 플랫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는 것을 지적하였다.

인도네시아 MMAF는 해양수산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며, 

2024년까지 해양수산 교육기관에서 배출한 졸업생의 70% 이상(2020년 기준 취업률: 60%)이 고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졸업생 이력 추적, 교육기관과 산업체/기업 간의 협력 증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실행하고자 한다(MMAF, 2023). MMAF 산하 교육기관의 주요 교

육정책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한 teaching factory 구현, 능력인증

제도 개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한 응용력 향상, 지역사회와 연계, 해양수산 교육기관의 교육역량 

향상 등을 통해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MMAF, 2021). 하지만 MMAF도 

MECRT와 동일하게 해양수산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규정과 정책은 수립하고 있으나, 교사 역량, 

교육시설,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인적자원개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uharno et al.(2020)

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생의 70%가 직업계 고등학교

로 입학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 시장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으나, ① 교육분야의 다양화 부족, ② 교사 수 및 전문성 부족, ③ 교육시설 부족, ④ 

교육과정의 비효율성, ⑤ 교육비용 부족, ⑥ 관리역량 부족, ⑦ 기업과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기 국가개발계획(RPJMN,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2020-2024)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가 예산의 20% 정도를 교육분야에 우선 배

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국가 예산의 약 19%(GDP의 3.5%)를 교육분야에 배정하였다

(Afakar et al., 2020; WB, 2023b).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의 품질 개선이 미흡하고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배정된 교육예산의 75% 이상이 급

여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로 편성되어 있는 비공무원, 계약직 교사 등의 급여를 포함하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므로 교육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장학금, 

교육시설 확충, 교사 훈련 등에 편성된 예산은 크게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Afakar et al., 2020).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수산분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규정 및 정책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

으나 실행할 수 있는 물적ㆍ인적 자원 및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UNFPA(2018)는 인도네시

아의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15~64세) 증가율은 2020년을 기점으로 1% 미만으로 낮아질 것이며, 

2040~2045년 증가율은 0.05%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해양수산분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

육기관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에 중점을 맞추어 예산확보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수산분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지역 및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

한 교육과정 개정, ② 교육시설 확충, ③ 교사 확보 및 역량 강화, ④ 산업계와 연계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육분야 국가 예산 중 급여성 경비를 축소하는 것이 어렵다면 비급여

성 경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연계 시 물적 지원은 신규 교육기관 설

립보다는 교육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으로 한정하고 교육과정 개정, 교사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분야 당면과제 및 국제개발협력과의 연계방안

1. 해양수산교육 당면과제

1) 조사방법

이 연구에서는 2022년 9월 구글 설문조사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종사자, 수산분야 전공 대학생 284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분야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교육시설, 강사역량, 학습자료 등의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지는 인도네시아어(Bahasa)로 작성하였으며, 응답자에게는 설문조사가 익명이며,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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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사전 안내하였다. 교육시스템의 품질(교육과정(학생역량, 직

업역량, 기술발전), 교육시설(교육장비, 실습재료), 강사 수, 학습자료, 강사역량)에 대한 설문 문항은 

총 8개로 폐쇄형 질문유형으로 구성하고, 개방형 질문유형은 교육방식과 직업선호도 2개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폐쇄형 질문유형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직업구성은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무원 80명(28.2%), 민간기업 종사자 37명

(13.0%), 강사 60명(21.1%), 학생 107명(37.7%)으로 조사되었다.

수집된 결과는 정규성 검정 후 크러스칼 왈리스 분석(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하여 응답자 그룹

간 문항별 평균 차이를 확인하였다. 

2) 조사결과

응답자 그룹 간 평균 만족도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육과정, 교육시설, 강사 수, 학습자료, 강사

역량 항목 중 교육시설에 대한 평균 만족도 결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그룹 간 전체 평균 

만족도 점수는 기업인 그룹이 가장 낮았으며, 특히, 학습자료와 강사역량에 대한 평가 점수가 다른 그

룹보다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교육과정의 전문성, 직업훈련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교육과정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훈련 연계성과 기술발전 기여도

에 비하여 10% 이상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발적 기여도 평가에서는 응답자 그룹 간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교육과정이 해양수산분야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낮

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기업인 그룹 19%, 공무원 11%, 강사 10%, 학생 9%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발전에 대하여 기업과 정부 기관 및 교육기관 간 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차이는 교육과

정 구성 및 운영에 산업계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시설 중 실습재료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사 그룹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재료 충분성에 대한 평

가에서 강사 그룹의 55%가 실습재료가 부족하다고 평가했지만, 공무원 그룹에서 부족하다고 응답한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공무원 80 28.2

민간기업 종사자 37 13.0

강사

MECRT 산하 국립대학교 6 2.1

MECRT 산하 사립대학교 1 0.4

MMAF 산하 국립대학교 53 18.7

소계 60 21.1

학생

MECRT 산하 국립대학교 29 10.2

MECRT 산하 사립대학교 5 1.8

MMAF 산하 국립대학교 73 25.7

소계 107 37.7%

합계 284 100.0%

<표 2>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분야 교육평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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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분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사전 안내하였다. 교육시스템의 품질(교육과정(학생역량, 직

업역량, 기술발전), 교육시설(교육장비, 실습재료), 강사 수, 학습자료, 강사역량)에 대한 설문 문항은 

총 8개로 폐쇄형 질문유형으로 구성하고, 개방형 질문유형은 교육방식과 직업선호도 2개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폐쇄형 질문유형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직업구성은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무원 80명(28.2%), 민간기업 종사자 37명

(13.0%), 강사 60명(21.1%), 학생 107명(37.7%)으로 조사되었다.

수집된 결과는 정규성 검정 후 크러스칼 왈리스 분석(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하여 응답자 그룹

간 문항별 평균 차이를 확인하였다. 

2) 조사결과

응답자 그룹 간 평균 만족도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육과정, 교육시설, 강사 수, 학습자료, 강사

역량 항목 중 교육시설에 대한 평균 만족도 결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그룹 간 전체 평균 

만족도 점수는 기업인 그룹이 가장 낮았으며, 특히, 학습자료와 강사역량에 대한 평가 점수가 다른 그

룹보다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교육과정의 전문성, 직업훈련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교육과정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훈련 연계성과 기술발전 기여도

에 비하여 10% 이상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발적 기여도 평가에서는 응답자 그룹 간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교육과정이 해양수산분야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낮

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기업인 그룹 19%, 공무원 11%, 강사 10%, 학생 9%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발전에 대하여 기업과 정부 기관 및 교육기관 간 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차이는 교육과

정 구성 및 운영에 산업계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시설 중 실습재료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사 그룹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재료 충분성에 대한 평

가에서 강사 그룹의 55%가 실습재료가 부족하다고 평가했지만, 공무원 그룹에서 부족하다고 응답한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공무원 80 28.2

민간기업 종사자 37 13.0

강사

MECRT 산하 국립대학교 6 2.1

MECRT 산하 사립대학교 1 0.4

MMAF 산하 국립대학교 53 18.7

소계 60 21.1

학생

MECRT 산하 국립대학교 29 10.2

MECRT 산하 사립대학교 5 1.8

MMAF 산하 국립대학교 73 25.7

소계 107 37.7%

합계 284 100.0%

<표 2>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분야 교육평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비율은 34%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실습재료에 대해 강사 그룹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2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예산에서 교육성과와 연

계된 비급여성 예산 비중이 낮은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사 수와 강사역량에서는 응답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습자료 충실성에서는 응

답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은 공무원 그룹으로 강사 수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다른 그룹보다는 상대적으

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사역량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평가 비율은 기업인 그룹

이 24%로 가장 높았고, 공무원 17%, 강사 9%, 학생 6% 순으로 나타났다. 강사 그룹은 자기평가와 

관련된 학습자료, 강사역량 분야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반면에 기업인 그

룹은 학습자료 및 강사역량 분야에서 다른 그룹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방식에 대한 개방형 문항에서 네 그룹 응답자의 50% 이상이 이론 30: 실습 70 교육방식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직업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60%, 창업 22%, 

민간기업 취업 10%, 상급 교육기관 진학 8%으로 나타났다. MMAF(2022b)에 따르면, 2010~2020년까

지 해양수산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은 총 8,216명이며, 이들 중 60%는 인도네시아 민간기업에 취업하였

으며, 2% 외국기업, 11% 창업, 18% 공무원, 2% 상급 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

분의 졸업생들이 해양수산분야 산업계에 취업하던 이전과 다르게 COVID-19 이후 안정적인 직장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변화는 향후 해

양수산분야 산업계 인력 부족 현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분야 교육프로그램과 해양수산분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분야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국가개발계획의 최우선 순위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예

산의 20% 정도를 교육분야에 우선 배정하도록 지정하고 있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환경이 충분

히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분야 국가 예산이 대부분 급여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

어 교육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양수산분야 고등교육기관이 수도

권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기관의 수가 교육의 질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2020년을 기점으로 인도네시아 노동

문항

만족도 점수(5점 만점)

유의확률
공무원

민간기업 

종사자
강사 학생

교육과정

전문성 3.10(±1.27) 3.00(±1.33) 2.91(±1.37) 3.07(±1.24)    0.933

직업훈련 연계성 3.99(±0.77) 3.89(±0.70) 3.93(±0.90) 3.92(±0.74)    0.788

기술발전 기여도 3.57(±0.84) 3.43(±0.93) 3.69(±0.92) 3.88(±0.81)    0.025
*

교육시설
실습시설 적합성 3.48(±0.92) 3.38(±0.92) 3.24(±1.03) 3.50(±1.03)    0.406

실습재료 충분성 2.99(±0.92) 2.89(±0.99) 2.60(±0.95) 3.10(±1.09)    0.013
*

강사 수 적합도 3.34(±0.80) 3.32(±0.91) 3.29(±1.04) 3.53(±0.91)    0.299

학습자료 충실성 3.70(±0.69) 3.27(±0.96) 3.79(±0.72) 3.88(±0.69)    0.002
*

강사역량 3.58(±0.89) 3.35(±1.01) 3.81(±0.80) 3.76(±0.75)    0.072

<표 3> 인도네시아 해양수산교육 고등교육 시스템 만족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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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신규 기관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현안을 일부 해결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육생 수 감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MMAF 산하 해양수산분야 고등교육은 TVET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시설 

부족, 교사 전문성 부족, 해양수산 기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 및 해

양수산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양수산분야 공무원, 민간기업 종사자, 강사,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분야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시설, 강사 수, 학습자료, 강사역량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육과정, 학습자료, 강사

역량 분야에서 민간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에서는 현재의 교육

방식이 산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반면, 강사는 해당 항목들에 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산과 직결되는 교육시설, 강사 수에 대한 평가항목에서는 정부기

관과 교육기관 간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정부기관은 해당 항목에 대하여 강사보다는 긍정적으로 평

가하여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교육기관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지원의 필

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 해양수산교육의 국제개발협력과의 연계전략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은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목표, 중점

협력분야 및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지원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계적

ㆍ전략적으로 지원을 수행하여 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중점협력국은 수원국의 발전 수준, 경제

ㆍ외교적 협력 실적, 사업수행환경 등을 70%, 경제ㆍ외교ㆍ통상 등 다양한 차원의 협력잠재력 등을 

30% 반영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다. 국무조정실(2021)은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

국으로서 제1기(2011~2015년) 26개국, 제2기(2016~2020년) 24개국, 제3기(2021~2025년) 27개국을 선

정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제1기 중점협력국에 포함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국으로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2016, 2021, 2022), 김종일 등(2013)에 따르면, 우리 정

부의 對인도네시아 국제개발협력 중점분야는 제1기 공공행정/경제인프라/환경자원관리, 제2기 교통/공

공행정/환경보호/물관리, 제3기 교통/공공행정/환경보호/물관리ㆍ보건위생으로 중점분야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제1기에서는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제2기와 제3기에서는 역량 강화에 

집중된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 플러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지정되면서 2014~2021년까지 우리 정부의 對인

도네시아 유무상 원조실적은 약 432백만 불로 <표 4>와 같다. 특히 2021년 원조실적은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업 분야의 지원실적은 총지원액의 0.1%로 농업 8.6%, 임업 

2.5%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대외무상 협력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수원국 개발전략,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의 개발ㆍ외교ㆍ경제정책 등 유관 정

책 및 전략을 기반으로 KOICA 파트너국가 46개국을 대상으로 12개 분야(교육, 보건, 거버넌스․평화, 

농촌개발, 물, 에너지, 교통, 도시, 과학기술혁신, 기후행동, 성평등, 인권)에 대한 각 국가별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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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분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인구 증가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신규 기관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현안을 일부 해결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육생 수 감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MMAF 산하 해양수산분야 고등교육은 TVET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시설 

부족, 교사 전문성 부족, 해양수산 기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 및 해

양수산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양수산분야 공무원, 민간기업 종사자, 강사,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분야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시설, 강사 수, 학습자료, 강사역량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육과정, 학습자료, 강사

역량 분야에서 민간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에서는 현재의 교육

방식이 산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반면, 강사는 해당 항목들에 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산과 직결되는 교육시설, 강사 수에 대한 평가항목에서는 정부기

관과 교육기관 간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정부기관은 해당 항목에 대하여 강사보다는 긍정적으로 평

가하여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교육기관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지원의 필

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 해양수산교육의 국제개발협력과의 연계전략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은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목표, 중점

협력분야 및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지원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계적

ㆍ전략적으로 지원을 수행하여 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중점협력국은 수원국의 발전 수준, 경제

ㆍ외교적 협력 실적, 사업수행환경 등을 70%, 경제ㆍ외교ㆍ통상 등 다양한 차원의 협력잠재력 등을 

30% 반영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다. 국무조정실(2021)은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

국으로서 제1기(2011~2015년) 26개국, 제2기(2016~2020년) 24개국, 제3기(2021~2025년) 27개국을 선

정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제1기 중점협력국에 포함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국으로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2016, 2021, 2022), 김종일 등(2013)에 따르면, 우리 정

부의 對인도네시아 국제개발협력 중점분야는 제1기 공공행정/경제인프라/환경자원관리, 제2기 교통/공

공행정/환경보호/물관리, 제3기 교통/공공행정/환경보호/물관리ㆍ보건위생으로 중점분야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제1기에서는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제2기와 제3기에서는 역량 강화에 

집중된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 플러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지정되면서 2014~2021년까지 우리 정부의 對인

도네시아 유무상 원조실적은 약 432백만 불로 <표 4>와 같다. 특히 2021년 원조실적은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업 분야의 지원실적은 총지원액의 0.1%로 농업 8.6%, 임업 

2.5%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대외무상 협력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수원국 개발전략,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의 개발ㆍ외교ㆍ경제정책 등 유관 정

책 및 전략을 기반으로 KOICA 파트너국가 46개국을 대상으로 12개 분야(교육, 보건, 거버넌스․평화, 

농촌개발, 물, 에너지, 교통, 도시, 과학기술혁신, 기후행동, 성평등, 인권)에 대한 각 국가별 국가지원

계획(CP, Country Plan)을 수립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22). 인도네시아 KOICA CP 프로그램은 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 및 고등교육, ②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③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스마트 도시개발, ④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으로 CPS의 공공행정과 교통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상원조는 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개발사업을 장기저리의 차관 지

원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EDCF는 기본 약정을 통해 약정기간 및 한도액을 사전에 설정하여 기간 한도 내 승

인된 사업은 별도 약정 체결 없이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1988년부터 

기본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체결된 약정(2021~2026년, 2022.10.21. 체결)의 EDCF 지원 

규모는 15억 불로 이번 체결을 통해 양 국가는 ① 지속 가능․포용적 에너지 Ⅲ 프로그램(SIEP-3), ② 

항로표지 3급 선박 구매 사업, ③ 스마랑시 스마트 물관리 사업, ④ 인도네시아 신수도 진입도로 침

매터널 사업, ⑤ 발리 경전철(LRT) 사업, ⑥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그 밖의 사

업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분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CPS와 

KOICA CP를 기반으로 고등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수도권역에 한정되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합
비율

(%)

합계 29.67 46.58 50.47 57.87 53.95 45.39 51.13 97.19 432.25 100.0

건설 - 1.48 - 1.15 - 0.02 - - 2.65 0.6

공공행정&시민사회 4.13 3.93 11.67 15.20 17.56 5.21 1.42 7.64 66.76 15.4

공업 2.01 0.82 0.45 0.59 0.11 0.97 0.08 1.35 6.38 1.5

관광 - 0.03 0.03 0.05 0.07 0.11 0.03 - 0.32 0.1

광물자원&광업 - - - - - 0.02 - - 0.02 0.0

교육 3.13 2.48 2.96 3.56 3.08 5.05 4.55 5.61 30.42 7.1

금융 및 재무서비스 0.09 0.13 0.18 0.19 0.13 0.09 0.07 14.93 15.81 3.7

기타 사회인프라&서비스 0.79 0.65 0.10 0.17 0.10 0.30 1.22 2.39 5.72 1.3

농업 1.31 0.63 1.47 0.29 0.79 0.82 1.15 3.29 9.75 8.6

다부문 4.00 3.28 6.49 4.95 4.55 3.70 4.10 6.08 37.15 0.0

물자원조&일반프로그램 - - - - 0.02 - - - 0.02 3.8

보건 1.23 0.22 0.42 0.63 0.95 0.46 6.61 5.70 16.22 0.6

비배분/비특정 0.01 0.22 0.29 0.21 - 0.89 0.57 0.49 2.68 3.8

비즈니스&기타서비스 0.90 0.08 0.07 0.09 0.10 0.27 0.14 14.93 16.58 30.3

식수공급&위생 3.10 14.25 13.55 19.92 19.14 23.53 22.48 14.95 130.92 0.4

어업 - 0.01 0.07 0.02 0.05 0.06 0.01 0.08 0.30 0.1

에너지 0.59 0.29 0.94 0.39 0.48 1.12 3.38 14.93 22.12 5.1

운송&창고 6.28 16.44 9.90 8.07 0.07 0.35 2.39 2.50 46.00 10.6

인도적 지원 0.02 0.16 0.16 - 5.18 0.07 0.24 0.42 6.25 1.4

임업 0.86 0.85 0.83 2.11 1.29 1.61 1.66 1.74 10.95 2.5

통상정책&규정 0.09 0.13 0.01 0.03 0.03 0.04 0.94 0.12 1.39 0.3

통신 1.13 0.53 0.87 0.26 0.22 0.70 0.09 0.03 3.83 0.9

자료: 국무조정실 ODA 통계(https://stats.odakorea.go.kr/portal/odakorea)

<표 4> 인도네시아  지원실적 총지출액(2014~2021년)

(단위: 백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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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i Auliaㆍ강경미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사업지는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수도권역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사업은 교육기관 신설을 통한 양적확대보다는 기존 시설의 리모

델링 및 교육기자재 지원으로 한정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의 질적확대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기관 리모델링은 인근 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을 반드시 포함

해야 하며,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다목적 시설(도서관, 다목적 강당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가 점차 변하고 있고,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기술 방식의 생산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산 효율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활용, 수산물가공 등의 기술교

육을 개발하여 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다양화의 일환

으로 인도네시아의 우수한 인재가 한국 수산업계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외 취업연계 기술교육을 개발

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정부의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로서 2022

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취업 중인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11,545명으로 네팔 14,19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통계청, 2023).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는 재입

국 취업자 750명을 포함하여 7,000명 이상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인도네시아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수산업계와도 취업 연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 

및 취업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기자재는 인도네시아 수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장비 및 운영시스템을 사전 조사한 후 

해당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초급-중급 훈련이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

급훈련과정은 기업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기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한국 수산업계와 취업 플랫폼을 구축할 시 인턴십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한국에서도 인턴

십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적자원 역량강화 분야는 지방정부의 교육분야 행정역량 강화와 교육기관 강사역량 강화로 구분하

여 지방정부의 교육예산이 교육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력 및 행정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강사역량 강화분야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분야 교육은 이론보다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기반으로 문제중심 또는 프로젝트 중심학습(PBL, Problem/Project-Based Learning)

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사회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기관, 지역어업인, 해양수산기업 관계자, 강사들의 의견

을 취합하여 지역 간, 교육기관 간 교육 품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통 기초 교육과정, 지역 수산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학생들의 취ㆍ창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반영하고 해양

수산 산업계와 연계 취업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수한 인력이 기업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  론

이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 발굴 시 정부기관 또는 수원기관의 의견을 주로 반영되어 개발하

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분야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문헌조사를 통해 정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제개발협

력 사업개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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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이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 발굴 시 정부기관 또는 수원기관의 의견을 주로 반영되어 개발하

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분야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문헌조사를 통해 정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제개발협

력 사업개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분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육예산 중 비급여성 경비를 

추가 확보하여 교육시설 개선, 장학금 지원 확대 등 교육의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의 지원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은 효과적인 교수법과 지역사회 및 해양수산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

한 체계적인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는 현상

에 대해서는 향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취업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감소시키고 산

업계에 전반에 걸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수산 산업계는 우수한 인

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나 교육기관에 의지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인재가 자연스럽게 산업계로 유입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분야 이해관계자들 대상 설문조사에서 해양수산교육에 대한 기관 간의 견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들이 확인되었다. 예산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과 교육기관 

간의 견해 차이가 나타났고, 교육의 효과와 연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차

이가 나타났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개발할 때 주로 수원국 정부 또는 수원기관 관점에서 이루

어지는 사업계획이 충분히 편향적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업개발 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및 수원기관의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

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개

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기관과 한국 수산업계 간 취업 연계 플

랫폼 구축하여 한국 수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경험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수산업계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수산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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