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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4차산업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각 산업 분야에서 직무의 내용과 직업인의 역할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도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접근

과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최근 대학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 주목받

고 있는 개념 중 하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역량’이라는 개념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1990년대 말에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DESECO) 프로젝트, 즉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선택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 역량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후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Lee & So, 2019). 우리나라에 역량개념이 도입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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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case study is centered on the developing process for the curriculum of fashion design major that is focused 

on the concept of competency, which is becoming increasingly more important in univers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mpetency-oriented curriculum for fashion design majors based on recent social changes 

that accentuate the importance of competency in such programs. In order to establish a competency-oriented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the researchers examined environmental trends within the 

fashion industry, the curriculum and major competencies of other universities were examined. As a result, the key 

ability types of the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at A University, a local private university, were determined to be: 

communication and consideration, creativity and convergence, digital fashion, and practical adaptability. Four major 

abilities were selected to develop competencies suitable for the aforementioned ability types. These abilities are 

design planning and development, creative and convergent thinking, integrated information search and utilization, 

and field expertise application. From there, the curriculum was organized with these four major abilities in mind, 

and curriculum completion plans were developed for each grade and semester according to the stage and level of 

contents for each subject.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back-flow system that 

demonstrates whether the targer competency has been acquired through a competence-ba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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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시점은 2006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협업하여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도구인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K-SESA)를 개발하고 시행하면서부터로 간주된다. 

이후 2010년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학부 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대학 교육과정에서

도 과거와 다른 개선과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 시점에서 

고등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학문 중심 교육에서 ‘역량’ 중

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Lee & Kim, 2018). 과거와

는 다르게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새로운 지식생성과 공유가 교수

자뿐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대중화되는 현 시기에서는 교육과정에

서 더 다양한 지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지식을 활용하는 복합적

이고 총체적인 능력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에서 역량에 

관한 관심과 논의의 의미는 크다(Jin, 2016).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의 인재상, 학과의 인재상을 고려한 전공역량 등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개발된 역량을 학생들에게 키워주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

존의 산업변화에 바탕을 둔 학문적 지식을 독립된 교과별로 깊고 

폭넓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에서 이제는 학문 간 융합과 연

계에 대한 개방적 사고를 갖추고 새로운 협업에 도전하며 새로운 

시대변화와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역

량들의 제시와 교육과정과의 연계 연구가 요구되나, 역량기반 교

육과정에 대한 개발과정 관련 연구나 특히 패션디자인학과의 역

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개발사례로서, 특히 패션디자인학과에 대한 역량 중

심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과정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특

정 대학의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패션디자인전공에 

대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연구 및 사례들이 적은 상황에서 역량기

반 교육과정 사례연구 결과는 패션디자인전공 관련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패션디자인 전공 교육과정을 개선 및 개발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헌 고찰

1. 패션산업환경 동향

A 대학 패션디자인학과의 인재양성 방향과 역량의 설정하는 

데 영향을 줄 패션산업 환경 동향을 조사하였다. 패션산업은 디자

인 개발, 패턴 제작, 재단 및 봉제, 유통 및 판매 등 다양한 단계

별 직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

업이다. 국내 패션 시장 규모는 45조 7,787억 원으로 전년보다 

5.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COVID-19 상황 이후 빠

른 일상 회복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최근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계속했다(Ktnews, 2022).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중심의 패션

산업은 최근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후발 개도국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등 패션 선진국에 대해서는 상표가치에 밀려 국제 경쟁력과 수익

성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섬유패션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 의류 생산은 COVID-19의 

위기 완화로 인한 경기회복으로 생산 및 출하가 증가하면서 재고

가 감소하였다(Itnk, 2022). 의류 소매 판매액도 온라인 쇼핑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마케팅 활성화, 기저효

과 등으로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섬유·의류산업 내수시장 동향은 온라인 쇼핑액이 매우 증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COVID-19 영향으로 오프라인 판매액이 줄

어들었다가 최근에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2∼3년 

동안의 오프라인 판매액이 과거와 비교해 감소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에 비해 다양한 소셜 커머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한 가격 비교 후 구매하는 소비 동향이 두

각을 나타냈다. 2022년 12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쇼

핑 거래액 총 18조 7,423억 원 중에서 의복 쇼핑액은 1조 9,197

억 원(10.2%)으로 음·식료품(13.0%), 음식 서비스(12.0%), 여

행 및 교통서비스(10.3%)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거래액을 차지하

는 거래군으로 나타났다.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

핑 거래액은 13조 8,031억 원으로 온라인 전체 거래액 중 73.6%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영 형태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은 전년 같은 달보다 온라인몰에서 2.2% 증가, 온·오프라인 병

행 몰에서는 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2). 

스포츠의류 시장은 과거 아웃도어의 유행 이후 한동안 매출 내

림세를 타다가 최근 SNS를 통해 ‘과시 소비’ 성향을 보이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애슬레저를 포함한 스포츠의류가 다시 급속하

게 성장하고 있으며, ‘스포츠케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

도로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세대 특성 

때문에 백화점 매장구성도 바뀌고 있다(Hankyung, 2023). 특히 

2022년 국내 패션 시장에서 캐주얼복 시장은 가장 큰 규모를 차

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 스트리트 감

성 패션 캐주얼과 스포츠 캐주얼을 포함한 캐주얼 시장이 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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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패션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Itnk, 2022). 나이키, 아디다스를 주축으로 하는 전통 경기용 스

포츠웨어 브랜드뿐 아니라 요가, 필라테스, 피트니스, 워터 스포

츠 등 과거에는 특정 애호가층에만 국한되었던 스포츠 종류가 일

반 대중 스포츠로 되면서 애슬레저 웨어가 젊은 세대의 주요 패션 

아이템으로 되고 있다. 테니스나 골프 등 과거 같은 연령대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던 스포츠에 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골프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운동량이 많은 테니스의 경우 SNS 인

증사진을 찍기 좋은 화려한 복장 탓에 인기가 높아져 테니스복뿐 

아니라 관련 용품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패션 브랜드의 

상품 확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Newsis, 2022). 제조, 유통 일

괄 브랜드인 SPA 업체들의 매출은 여전히 증가 중이며, 특히 매

년 1위를 차지했던 유니클로 대신 토종 SPA브랜드인 신성통상의 

탑텐이 매출 1위로 올라섰고, 이랜드의 스파오도 2년 연속 성장

세를 기록하고 있어 국내 토종 SPA브랜드들이 호황을 맞고 있다

(Speconomy, 2022). 

MZ소비자들의 리셀 시장에 관한 관심 덕분에 전 세계 패션 재

판매시장의 추이는 소매 의류 시장보다 3배 더 빠른 속도로 성장

하고 있고 룰루레몬의 경우 정상 오프라인 매장 내에서 중고 판

매를 시작하는 첫 브랜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세일 시장

을 주도하는 고가 상표의 대표 아이템인 스니커즈를 전문으로 하

는 크림(Kream), 엑스엑스블루(xxBlue), 프로그(frog), 솔드아웃

(soldout) 등 리테일 플랫폼들의 성과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리세

일 플랫폼은 필수 생활 플랫폼으로 성장하여 2026년까지 2배 이

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Fpost, 2023).

디지털 패션 시장의 성장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

서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ZEPETO)의 2018년 출범 

이후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와 개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올, 구찌, 나이키, 랄프로렌 등 세계적인 패션기업뿐 

아니라 시스템, MCM, 로우클래식, MLB 등 국내 패션업체들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Park, 

2021). 정부도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Kspnews, 2022)을 발

표하면서 메타버스 전문가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일

상생활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되

면서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하기로 하였

고,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메타버스 경쟁력으로 이어 가기 위해 

전통문화와 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스포츠 등 다양한 분

야에서 맞춤형 사업까지 지원할 예정이어서 향후 디지털 기술 인

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패션산업은 COVID-19라는 과거 경험하지 않은 시기를 지나

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온라인 중심 시장의 확대, 소

셜커머스 등 상거래 방식, 오프라인 시장의 혁신적 변화, 재판매 

등 새로운 판매형태, MZ소비자의 구매 특성, 디지털 관련 기술의 

융합에 대한 요구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직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은 이러한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역량의 개념

최근 교육과정에서 관심을 받는 역량(competency)이라는 개

념은 ‘조직이라는 환경에서 탁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구성원의 특성 및 가치체계’라고 정의되거나, ‘적성

이나 지능보다도 성공적인 삶이나 우수한 성과를 예측할 수 있

는 좋은 변인’으로 정의된다(Mcclelland, 1973). 역량은 선천적

인 요소인 특질이나 동기와 함께 학습과 경험으로 습득할 수 있

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 따르면, ‘역량은 오늘날의 복잡

한 사회에서 개인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OECD, 2005),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실

천적 기능뿐 아니라 태도·감정·가치·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를 가동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Rychen, 200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교육과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특히 새로운 지식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던 기존의 교육에서 벗어

나 스스로 필요한 지식을 찾아 재구조화하여 무언가 할 수 있는 

자발적 실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Lee, 2020). 이

러한 역량 중심의 사회 분위기와 변화 흐름 속에서 학습자가 반

복적인 경험이나 훈련 등을 통해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배워서 

학습한 결과가 학습자를 성과로 이끄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대

두되고 있는데,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과

대학 및 학과에서 기업 및 산업체, 교육수요자 등의 요구와 사회

적 트렌드를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해야 함이 강조되었다(Kang, 

2021). 역량기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학자는 교육의 

중심을 ‘아는 것’에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

한다. 따라서, 복합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서, 동시에 해당 분야의 학문적 탐구를 위

한 역량, 나아가 생애 역량까지 개발하는 역량기반 교육 커리큘럼

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Ko et al., 2013).

지금까지 패션디자인전공영역에서 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은 많지 않다(Jang, 2018). Jung 등(2023)의 연구에서는 AI 패션

디자이너와 인간 패션디자이너에 대해 두 가지 인지된 디자인 주

체별 패션디자이너 역량 및 제품 품질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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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의 역량에 대해 다뤄졌다. 응답자들은 AI 패션디자이너

보다 인간 패션디자이너의 역량인 창의력, 공감력이 더 높다고 지

각하였으며, 인간 패션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제품의 품질인 기능

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이 더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창의적 

패션디자인 프로세스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창의적 패션디자인 프로세스 프

로그램이 패션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의 창의적 자기 효능감, 협력

적 자기 효능감,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

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수행 역량을 높일 수 있

을 것이라 했다(Choi & Shon, 2021). Lee (2016)는 우수한 수행

자와 평범한 수행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개인의 내적 특성

인 역량 중 하나인 ‘패션 감각’을 심층적으로 규명한 결과, 시각적 

능력, 미적 경험, 미적 인식 능력, 직관력, 자아개념, 자기 효능

감, 패션적 경험, 패션 관여, 창의성, 선천적 감각, 환경적 지지, 

교육에 의한 발달 가능성 등 패션 감각의 12개 핵심 요소와 42개 

세부 항목을 도출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과거 패션산업의 특징도 이제는 정보화, 디지털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됐고, 이러한 산업의 변화가 가져온 패션

산업에서의 직업, 직무에 대한 수요 변화를 가져왔다. 디자인 전

문인력 교육을 위한 지침이 되는 역량을 설계하는 연구가 소수 이

루어지고 있으나, 시각 또는 제품디자이너의 역량에 관한 연구들

이 많고(Kim, 2016; Oh et al., 2018), 패션디자인 관련 전공 교

육과 관련한 연구들이 미흡하여, 향후 다양한 실증적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3. 역량기반 교육과정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디자

인 관련 분야에서 실시되었으며 방법론에 있어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Kang 등(2019), Seo와 Yun (2019)의 선

행연구는 공통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로 

사회수요분석 및 교육수요자 요구분석, 기존 교육과정의 현황 분

석, 요구분석 및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따른 이수 체계도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Choi와 Shon (2021)은 전공역량 개발이 미흡한 채 전공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이 편성되면 전문적 역량이 취약해질 수 있

을 뿐 아니라 전문성이 낮은 전공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공 교육과정 개선 및 개발 시에는 

학과 자체적으로 전공에 대한 특화된 역량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시각디자인 분야의 전공역량 교육과정을 연구한 Kang (2021)

은 국내 디자인 대학 중 3개 대학 디자인 학과를 선정하여 전공역

량을 검토한 결과 기획 및 분석 능력, 창의적 발상 능력, 조형 능

력, 제작 능력, 프로젝트 운용 능력, 사용자 중심 디자인 능력, 기

획력, 제작 소프트웨어 사용 능력, 문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능

력 등의 역량 키워드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Oh 등(2018)

은 디자인 직무를 기획, 전략, 디자인, 관리, 신산업의 5개 구분으

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직무 구분별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정

의하였다. 기획 직무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은 디자인 경영관리 

역량, 프로젝트 기획 역량이었으며, 전략 직무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은 디자인 리서치 역량, 사용자 조사 역량, 전략/콘셉트 수립 

역량이었다. 디자인 직무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은 아이디어 발

상 역량, 소프트웨어 활용 역량, 디자인 역량, 목업(프로토타입) 

제작 역량, 사용성 평가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리 직무에

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은 지적 재산권 확보 역량, 디자인 마케팅 

역량, 디자인 연구 역량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신사업 직무에

서 요구되는 역량으로는 3D프린팅 역량, IoT 디자인 역량, VR/

AR 디자인 역량, 빅데이터 시각화 역량을 제시하였다. 

패션디자인학과의 전공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한 Kim 

(2020)의 연구에서는 전체 전공 모듈을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

여, 패션디자인 및 산업체 현장실습, 패션 콘텐츠 및 산업체 현

장실습, 의복 구성, 잡화 및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패션 테크놀

로지로 구성하였다. 성공적인 패션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을 도출하여 역량 모델링을 구축한 연구에서는 국내 패션 제조

기업의 디자인실장 이상 15명과의 인터뷰를 시행하여 패션디자

이너의 역량은 문제해결, 리서치, 대인관계, 자기 계발 역량으

로 나타났다(Jang, 2018). 해외 대학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

고, 역량을 도출하고자 했던 연구들도 몇몇 있었다. 한국 내 52

개, 미국 내 62개 패션 관련 전공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한 Kim 

(2015)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은 디자인과 소재 교과목의 비중이 

높고, 미국 대학은 비즈니스와 기타 교과목의 비중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패션산업 내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을 알아보는 연구들에서는 

패션디자이너에 국한된 역량에 관한 연구들(Jang, 2018; Jung 

et al., 2023)이 몇몇 있었고, 이를 교육과정과 연결하는 연구는 

별로 없다. 패션디자인, 기획, 유통 전반에 있어서 컴퓨터의 활용

이나 패션 정보의 새로운 축적과 해석, 새로운 소비자에 대한 접

근방법의 변화 등 패션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에 대해 새롭

게 요구되는 실질적인 기량을 길러주는 역량기반 교육의 중요성

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많은 실질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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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지역 사립대학인 A 대학 패션디자인학과의 역량 중

심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사례연구이며, 대학 및 학과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발이 진행되었다. 전공역량 중심 교

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Kang 등(2019), Seo와 Yun (2019) 등

의 연구 절차를 바탕으로 먼저 역량과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디자인 관련 전공의 전공역량 내용

을 확인하였다. 

또한 A 대학의 인재 양성 방향과 교육과정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패션산업 환경 동향에 대해 뉴스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전공역량을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타 대학 교육과정

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으로는 수도권 대학, 네 군데의 전공

역량 설정 현황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에 대해서도 대

학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분석하여 인재상과 전공능력을 설정하

였다.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산업체 수

요를 조사하기 위해 학과와 유관한 산업체 인사담당자 8명을 대

상으로 온라인 설문 형식을 활용하여 학과의 인재상과 전공능력

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때 활용된 질문지는 간단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모든 응답자료는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재학생 42명 및 졸업생 22명에 

대해 온라인 설문 형식을 활용하여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2

년 12월 10일까지 인재상과 전공 능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

다. 응답에 참여한 재학생은 1학년 14명, 2학년 8명, 3학년 2명, 

4학년 9명이었으며,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졸업생은 2021년도 

이전 졸업생 중 22명에 대해 조사하였고, 모든 응답자료는 빈도

분석하여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연구 및 인재상에 따라 도출된 전공능력에 대해 업체의 

타당도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학과와 유관한 업체 5곳 인사채용

자에 대해 간단한 온라인 설문형식을 사용하여 5점 만족도로 조

사하였다. 단계적 의견 수렴 및 조사내용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완성된 전공역량에 따른 교과목들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교육과정 이수체계도를 완성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1. 패션디자인 전공능력 현황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의 교육목표와 전공역량 설정 현황을 살

펴보고 A 대학의 전공능력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수도권

에 있는 4개의 사립대학 패션관련학과의 2023년도 교과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다(Table 1). 

수도권의 4개 사립대학의 교육목표 및 전공역량을 살펴본 결

과 교육목표의 특징은 현장 실무중심의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전

문적 소양과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스마트 기술이

나 4차산업 관련 기술의 습득을 제시하고 있었다. 교육목표 및 역

량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위해 단계별로 다양한 전공 교과를 운영

하고 있으며, 현시대에 맞는 교과목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여자대학교 패션산업 학과의 경우 국제화, 정보화, 디지털

화되어 가는 패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 감각과 전문적 

기술을 겸비한 패션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다(Seoul 

women’s University, 2023). S여대의 경우 인재상은 글로벌 실

무인재로 설정하고 있고,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감성적 패션 표

현능력, 패션 상품 기획 능력, 디지털 패션 구현 능력으로 전공역

량을 정하고 있다. H대학교 예술대학 의생활학부에는 패션디자

인전공과 의류 패션산업 전공 등 2개의 전공으로 분류되어 있다. 

패션디자인전공의 교육목표는 한국적인 가치관과 한국미를 패션

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세계적 미적 가치 기준에 부

합하는 인성과 자질을 겸비한 의상인 양성, 패션 정보매체를 통

하여 창의력을 갖춘 패션전문인 양성으로 정하고 있다(Hansung 

University, 2023a). 의류 패션산업 전공의 교육목표는 패션교

Table 1. Competencies for the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구분 전공역량

S대 패션산업학과 감성적 패션 표현능력, 패션 상품 기획 능력, 디지털 패션 구현 능력

H대
패션디자인전공 글로벌 트렌드 해석 역량, 소비자 심리 및 시장 리서치 역량 패턴 디자인 역량, 창의적 디자인 발상과 표현 역량

의류패션산업 전공 글로벌 산업환경과 트렌드 분석 역량, 패션 상품 기획 및 마케팅 역량, 패션 소재 지식과 활용 역량, 패션디자인 발상과 표현 역량

D여대 의상디자인전공 종합적 디자인 능력, 전문적 의복설계 능력, 분석적 마케팅 전략 수립 능력, 창의적 표현능력

K대 의상디자인학과
리더십 능력, 마케팅 소통 능력, 조형 분석 능력, 종합적 디자인 사고력, 종합적 마케팅 사고력, 종합적 의복 구성 사고력, 패션 창의 

역량, 패션의 융합적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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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체계화와 전문화,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세계화된 패션인

의 양성,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전공지식 함양으로 정하고 있다

(Hansung University, 2023b). D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 전공

의 경우 통합적 디자인 능력을 갖춘 글로벌 패션 전문 인재를 인

재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분석적 관찰과 창의적 사고력 함양을 통

한 역량 강화 교육, 패션·문화·기술의 통합교육을 통한 전공 특

화 교육, 글로벌 협업 기반의 실무중심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Duksung Women’s University, 2023). K대학교 의상디자인학

과의 경우 인간·의복·환경의 관계를 예술적, 사회과학적, 자연

과학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통합적인 관점으로 연구하고 변화를 

Table 2.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구분 교과목 영역 교과목(개설 학년) 개수(%) 총합

J대 디자인 패션디자인론(1), 의류봉제기법(1), 패션컬러와이미지메이킹(1), 패션디자인기초및드로잉(1), 테크니컬디자인(2), 서양복

식사(2), 의복구성실습(2), 패션일러스트레이션(2), 전통의상디자인아이템(2), 테일러링(2), 민속의상디자인워크샵(2), 드

레이핑(3), 패션디자인워크샵(2), 한국의상제작기초(2), 스마트패션실습(3), 한국복식문화의이해(4)

16 (41) 39

마케팅, 머천다이징 패션마케팅과소비자(1), 패션브랜딩(2), 패션정보분석및디자인(3), 디지털패션비즈니스(3), 의류소재기획실무(3), 의류학

기초통계및연구(4), 글로벌패션비즈니스(4), 패션미디어제작(2), VMD와커뮤니케이션(4)

9 (23)

섬유,소재 섬유과학(1), 스마트의류기술(2), 의류산업과신소재(2), 스마트텍스타일개론(2), 섬유세탁및관리(2), 의류소재염색및프린

팅실습(3)

6 (15)

IT융합 IT융합프로그래밍기초(1), 패션디자인CAD(3), IT Fashion(3), 텍스타일CAD(3), 패턴CAD(4), 직물기반웨어러블전자소자(4) 6 (15)

창업 패션스타트업(4), 업사이클링디자인창업실무(4) 2 (5)

G대 디자인 의복구성기초(1), 패션디자인스튜디오(2), 테일러링(3), 입체재단(2), 패션크로키(1), 테크니컬디자인(2), 패션디자인실습

(1), 의상디자인발상(2), 패션공예(1), 색채학(1), 패션디자인워크샵(3), 패션컬렉션(4), 한국의상디자인(3), 신한복디자인

(4), 캡스톤디자인1(3), 캡스톤디자인2(3), 민속의상디자인(2), 한국의상사(2), 복식문화와디자인융합(3)

19 (58) 33

마케팅, 머천다이징 패션마케팅(3), 패션머천다이징(3), 패션트렌드분석(1), 의상사회심리(1) 4 (12)

섬유, 소재 의상소재(2) 1 (3)

IT융합 컴퓨터그래픽(1), 컴퓨터패션일러스트(2), 패턴캐드(3), 컴퓨터드로잉(2), 패션디자인캐드(3), IT융합세미나(4), IT융합제

품개발(4)

7 (21)

창업 패션창업포트폴리오(3), 취업지도(4) 2 (6)

C대 디자인 발상과표현1(1), 공간디자인(1), 스케치기법(1), 디자인색채(1), 섬유패션디자인전공1(2), 섬유패션디자인전공2(2), 직조

1(2), 직조2(2), 염색디자인1(2), 염색디자인2(2), 패턴메이킹(2), 의복구성원리및실습(2), 모델리즘판타지아(2), 패션드

로잉(2), 캡스톤디자인1(3), 캡스톤디자인2(3), 니트디자인1(3), 패션드레이핑(3), 패션일러스트레이션(3), 니트디자인

2(3), 테크니컬테일러링(3), 패션디자인프로세스(3), 캡스톤디자인3(4), 캡스톤디자인4(4), 어패럴디자인(4)

25 (74) 34

마케팅, 머천다이징 의류상품기획(3), 섬유브랜드개발(4), 마케팅&VMD(4) 3 (9)

섬유, 소재 특수섬유소재개발(3), 기초텍스타일디자인(3) 2 (6)

IT융합 CAD1(1), CAD2(1), 텍스타일디자인CAD(3) 3 (9)

창업 온라인패션창업(4) 1 (3)

M대 디자인 의류봉제기법(1), 패션과색채설계(1), 패션일러스트레이션Ⅰ(1), 패션디자인(2), 패션일러스트레이션Ⅱ(2), 평면의복구

성, 산업패턴설계(2), 패션디자인스튜디오(2), 드레이핑(3), 패션스타일링(3), 한복구성및실습(3), 공예염색(3), 테일러링

(3), 쁘레따포르떼디자인(4), 오뜨꾸뜨르디자인(4), 테크니컬디자인워크샵(4), 패션포트폴리오(4), 한국복식문화사(4)

18 (56) 32

마케팅, 머천다이징 패션의이해(1), 서양복식문화사(2), 패션소비자행동(2), 패션상품기획(3), 패션마케팅커뮤니케이션(3), 비주얼머천다이징(4) 6 (19)

섬유, 소재 패션소재의이해(1), 스마트의류소재와기술(2), 의류소재산업실습(4), 의복과건강(4) 4 (13)

IT융합 텍스타일CAD(2), 패션리테일테크놀로지(3), 디지털패션디자인(3), 어패럴패턴CAD와3D(3) 4 (13)

창업 - -

S대 디자인 역사속의우리옷(1), 패션문화사(1), 패션디자인론(1), 기초봉제법(1), 전통장식공예(2), 패션일러스트레이션(2), 의복구성

Ⅰ(2), 패션디자인프로세스(2), 전통의상디자인기초(2), 의복구성Ⅱ(2), 염색기법(2), 고급전통의상디자인(3), 전통과창의

디자인(3), 패션드레이핑Ⅰ(3), 패션드레이팅Ⅱ(3), 패션문화상품디자인(3), 예술의상(4), 패션캡스톤디자인컬렉션Ⅰ(4), 

패션캡스톤디자인컬렉Ⅱ(4)

19 (63) 30

마케팅, 머천다이징 패션마케팅(2), 브랜드전략과상품기획(3), 패션디자인리서치(3), 패션프로모션(4), 패션사회심리(4), 브랜드전략과상품기획(4) 6 (20)

섬유, 소재 의복재료와관리(2), 섬유소재실습(3) 2 (7)

IT융합 패턴CAD(2), 패션디자인CAD(3) 2 (7)

창업 패션스타트업스튜디오(3) 1 (3)

출처: 각 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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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며 글로벌 패션산업계 발전을 리드하는 유능한 패션 전문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다(Konkuk University, 2023). 

5개 대학의 전공역량은 전문성, 실무 관련 능력, 창의적 사고, 표

현능력 등 전공과 관련한 특정한 직업, 직무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세분된 역량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술 능력이나 관련 지식 학습능

력, 전문성 능력과 관련된 역량으로 구축되어 세부적인 교육과정

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 패션디자인 관련학과 교과과정

지방 사립대인 A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재학생들의 진로 및 취

업지역이 공통되는 지역 인근 유사 학과들의 2023학년도 교육과

정을 학과 홈페이지에서 조사하였다(Table 2). 각 대학의 교과과

정 편성내용을 보면 대학 및 학과의 인재양성 방향과 전공영역의 

범위를 알 수 있다. J대 의류학과의 경우 총 39개의 교과목이 4년

간에 걸쳐 편성되어 있고, 교과과정은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다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23). C대 섬유패션디자인 전

공은 미술체육대학 내 라이프스타일학부에 소속된 전공으로 교과

과정이 패션디자인이나 의류학과의 교과목 편성내용과는 다소 차

이가 있었으며(Chosun University, 2023), G대학 패션디자인전

공의 경우 융합 관련 교과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되어 있었

다(Gwangju University, 2023). A대학이 위치한 시외 인근 대

학 중 유사 전공학과를 가지고 있는 M대학과 S대학의 교과과정

까지 모두 5건의 교과과정을 종합해 본 결과, 모든 대학에서 디자

인 개발 및 제작 영역에 가장 많은 교과목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Mokpo National University, 2023). 디

자인 영역 외에 마케팅·머천다이징, 섬유·소재, 디지털융합, 창

업 분야에 대해 교과목들을 편성하고 있었다(Sunchon National 

University, 2023). 

광주·호남지역에 위치한 패션디자인학과의 교과과정을 영역

별로 비교해 본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A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가 위치한 지역에는 패션제조업이나 프로모션 업체가 거의 없고, 

유니폼 제작 업체나 웨딩드레스 업체, 한복집과 맞춤 양장점들이 

있으며, 크고 작은 소매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패션산

업 특성상 디자인 관련 취업 인력과 소매점 관련 취업 인력이 주

로 필요하다. 

조사 대상 지역 대학 대부분은 디자인 실기 관련 교과목의 편

성 비율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 높았고, 다음으로 마케팅·머천다

이징 관련 교과목, 섬유·소재관련 교과목, 디지털 융합교과목, 

창업 교과목의 순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 

관련 교과목들의 비중은 대부분 대학에서 다른 교과목 영역보다 

숫자가 많은 것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술 계열 전공에 

속하는 C대의 경우 디자인 실기 관련 교과목이 월등하게 많이 편

성되었다. 5개 대학은 디자인 영역의 교과목 다음으로 마케팅, 머

천다이징 교과목, IT융합 영역 교과목, 섬유·소재 영역 교과목, 

창업 영역의 순으로 편성 비율이 나타났다. 

IT융합 관련 교과목은 최근 4차산업에 대한 사회문화적 변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증가추세가 예상되며 현재는 G대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로 편성되었다. 마케팅·머천다이징 

영역 교과목들은 C대와 G대가 비교적 편성비율이 낮았고, 섬유·

소재 관련 교과목들은 국립대인 M대와 J대에서 특히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학생들의 취업 진로 영역 중에 수요도가 높아가면

서 VMD 관련 교과가 일부 대학에 편성되어 있었고, 재학생이나 

졸업생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별도로 편성했다. 

3. 인재상과 산업체 수요

Figure 1. Curriculum of the fashion design major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Jeollanam-do.



592 | Vol.61, No.4, November 2023: 585-598 www.her.re.kr

김지연·오현정

Human Ecology Research

A대학 패션디자인학과에서는 패션제품 전반에 대한 디자인을 

학습하고 연구하며, 옷을 구성하는 섬유의 원료부터 기획, 디자

인, 생산, 판매에 이르는 패션산업의 단계별 직무내용에 대한 통

합적인 지식과 실무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A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창학이념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동시에, 

타 대학의 교육과정 분석, 패션산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따뜻한 나눔과 배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인성’을 갖추고 ‘전문

적 전공지식과 현장실무역량을 습득’하여 ‘창의·융합하는 디지털 

패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학과의 교육목표로 정했다(Table 3). 

대학의 교육목적 및 핵심역량과 연계하고 타 대학의 인재상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A대학 패션디자인학과의 인재상은 소통·

배려형 인재, 창의·융합형 인재, 디지털패션 전문 인재, 실무 적

응형 인재 등 총 4개의 인재상으로 설정하였다. ‘소통·배려형 인

재’는 타인 및 타문화와 원만하게 소통하고 지역과 사회를 위해 

협업할 줄 알고, 나눔을 실천하는 능력 가진 인재를 의미한다. ‘창

의·융합형 인재’는 창의적 감성과 사고를 강화하고 타 학문과 융

합에 도전하는 변화와 혁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 ‘디지

털패션 전문 인재’는 4차산업 시대 패션산업에 필요한 디지털 기

술과 전문지식을 함양한 인재를 의미하며, ‘실무적응형 인재’는 패

션산업 현장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현장 실무에 바로 적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 

패션디자인 관련 전공이 있는 타 대학의 전공역량 및 교육과정

을 종합하고 산업체와 졸업생, 재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반영

하여 A대학 패션디자인학과의 전공역량은 4개로 설정하였다. 4

개의 전공능력은 ‘디자인 기획·개발 능력’,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 ‘통합적 정보탐색·활용 능력’, ‘현장전문지식적용 능력’으

로 설정하였다(Table 4).

디자인 기획·개발 능력은 창의적 디자인 개발 및 기획 관련 

역량이고,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은 4차산업으로의 변화에 발맞

춘 디지털 기술력뿐 아니라 타 전공영역과의 연계·융합적 사고 

능력과 관련한 역량이다. 통합적 정보탐색·활용 능력은 패션 직

무에 필요한 트렌드 및 최신 정보를 탐색, 분석 및 활용할 줄 아

는 능력과 관련된 역량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전문지식활용 능력

은 현장 직무별 실무를 잘 익혀 적용할 줄 아는 역량에 대한 것이

다. 4개의 전공능력에 대해 기대되는 학습 성과 내용과 연계한 교

과목들을 편성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공능력 중 디자인 기획·개발 능력은 서양의복구성, 의복구

성학을 포함한 총 7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었고, 디자인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

되었다.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의 경우 패션산업에서 활용되는 

Table 3. Fashion Design Talent Type

대학 창학이념 인간화 교육, 민족화 교육, 현대화 교육

대학 교육목적 인간미가 있는 교양인, 개방적인 주체인, 미래지향적 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및 인류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핵심역량 사회적인성 자기주도 의사소통 문화적소양 창의융합 문제해결

학과 교육목적 4차산업 시대 패션산업에서 필요한 HCTC-Humanity, Creativity, Technological skill, Collaboration 역량을 갖춘 패션 스페셜리스트를 양성 

학과 교육목표

· 타인 및 타문화와 원만하게 소통하고 지역과 사회를 위해 협업·나눔을 실천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 창의적 감성과 사고를 강화하고 타 학문과 융합에 도전하는 변화와 혁신 능력을 길러준다.

· 4차산업 시대 패션산업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과 전문지식을 길러준다.

· 패션산업 현장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여 실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

학과 인재상 소통·배려형 인재 창의·융합형 인재 디지털패션 전문 인재 실무 적응형 인재

Table 4. Major Competency of Fashion Design

전공능력 1: 디자인 기획·개발
급변하는 사회문화의 변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며 창의적인 감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유무형의 가치

와 비즈니스 측면의 실용적 디자인상품을 기획,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전공능력 2: 창의·융합적사고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여 IT 기술을 디자인작업에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

전공능력 3: 통합적 정보탐색·활용
국내외 사회변화와 패션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미래지향적 예측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전공능력 4: 현장전문지식적용 산업체 현장실습 및 실무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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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할 줄 알고, 패션 예측

이나 기획, 생산, 유통, 서비스 분야에 적응할 줄 아는 것과 관련

된 교과목 9개로 구성하였다. 패션디자인CAD, 스마트패션과AI, 

패션리테일과빅데이터, 패턴CAD 등의 교과목들이 포함되었다. 

통합적 정보탐색·활용 능력의 경우 패션 직무에 필요한 전공지

식정보의 탐색과 활용에 관한 능력으로 복식사, 패션트렌드, 패션

소재기획 등을 포함한 9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었다. 현장전문지

식적용 능력의 경우 실무현장 내용을 주로 다루는 교과목으로 테

Table 5. Competencies and Subjects

학습 성과 교과목

디자인 기획·개발 능력

나는 디자인 원리와 요소를 이해하였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창의적 디자인

개발 및 기획을 할 수 있다.

나는 국내외 사회문화변화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사회와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상품을 기획, 개발, 제작할 수 있다.

서양의복구성, 의복구성학,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패턴

메이킹, 니트웨어디자인, 드레이핑, 한복구성 등 총 7개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

나는 패션산업에서 활용되는 첨단기술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하고 있고, 컴퓨터적 사고와 디지털 패션 기술을 익혀 다양한 융합과 협업을 

시도할 수 있다.

나는 패션산업에서 필요한 IT기술을 학습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패션산업에

서 필요한 패션 예측이나 기획, 생산, 유통 서비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디자인CAD, 스마트패션과AI, 패턴CAD, 패션디자인

CAD, 섬유재료학, 복식디자인, 패션리테일과빅데이터, 

의상프로젝트 등 총 9개

 통합적 정보탐색·활용 능력

나는 패션 직무에 필요한 기본전공지식정보를 이해하였고, 이를 다양한 패션 

직무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국내외의 다양한 트렌드를 이해하였고, 전공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

여 패션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다.

복식사, 패션트랜드, 대학생활과전공이해, 인성함양과

진로탐색, 진로설계, 역량개발, 비주얼머천다이징, 패션

소재기획, 온라인쇼핑몰운영, 패션과3D 등 총 9개

현장전문지식적용 능력

나는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전공지식을 알고 있으며, 직무별 실무능력을 갖추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패션제품을 디자인 기획,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갖추고, 소통과 갈등관리를 통해 직무별, 

상황별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패션마케팅, 패션도식화실무, 여성복디자인, 테크니컬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남성복디자인, 캡스톤디

자인, 패션컬렉션, 어패럴디자인 등 총 9개

Figure 2. Demand survey for fashi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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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니컬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캡스톤디자인 등 9개의 교과

목으로 구성되었다. 

4. 산업체 및 졸업생 수요조사

1) 산업체 수요조사

지역 유관 업체 인사 채용 담당자 8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

월-2022년 1월 기간 중 인재상과 인재 유형 설정에 대한 온라인 

수요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8개 업체는 A대학 졸업생들

이 취업이나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회사들이었

으며, 패션아울렛, 남성복 맞춤샵, VMD 회사, 패션프로모션, 온

라인쇼핑몰 등이었다. 

응답 결과를 보면, 패션산업체에서 요구되는 패션디자인학과

의 인재상 및 인재의 유형은 소통과 배려, 공감 이해력, 성실, 창

의 융합, 디지털 기술, 실무 적응 능력, 현장 요구 교육, 미래 지

향적·능동적 사고, 융통성·눈치 빠른 감각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인재상에 따라 도출된 학과의 4가지 인재상은 

매우 적합하거나(37.5%) 적합한 것(50%)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업체 관계자들은 A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전공역량은 현장에서 요

구하는 능력을 잘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62.5%), 현

장실무에서 우선되는 패션디자인학과의 전공역량에 대한 수요는 

현장전문지식 적응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50%), 

다음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37.5%), 디지털 기술활용, 

융합 능력(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추가로 보강되어야 

할 능력으로는 흐름을 잘 읽고 주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과 같은 트렌드의 이해 및 분석에 대한 능력, 기본적인 MS오

피스 사용 능력과 같은 기초 직무 소양, 사회성과 비즈니스 능력

과 같은 의사소통 및 마케팅 능력, 패션 트렌드를 캐치하고 응용

하는 방법 등이 필요한 전공능력 내용으로 조사되었다(Figure 2).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교과목명으로

만 제시되어 결과에 대한 해석할 때 이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다. 제시된 교과목들 외에 추가되길 희망하는 산업체의 수요교과목

은 창업 실무나 온라인쇼핑몰의 이해, 의류제품의 유통구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4차산업 관련 패션산업에서의 다

양한 AI 및 빅데이터 관련 인재 양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

과 62.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지역 패션산업체에서도 AI 및 빅

데이터 역량 인재 양성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재학생과 졸업생 교육과정 수요조사

재학생 42명에 대해 인재상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패션디자인학과의 교육과정은 패션전문가로 성장하고 취업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3.3%로 나타났고, 4가

지 인재상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70% 이상

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인 교

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71.5%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4가지 전공능력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공능력

은 디자인기획·개발 능력(45.2%), 기술활용·융합 능력(18.7%), 

현장전문지식적용 능력(31%), 정보탐색·활용 능력(5.1%)의 순

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양성하는 전공능력 중에서 중 

더 보강되거나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전공능력은 디자

인 기획·개발(36.7%), 기술활용·융합(26.2%), 현장전문지식적

용(21.4%), 정보탐색·활용(16,4%)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

년별 전공 교육과정을 경험한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고 해석

할 필요가 있다. 전공능력을 구성하는 세부능력 중 중요도는 현장

실무능력(35.7%)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창의적 사고

(26.2%), 디자인표현력(21.4%), IT기술활용능력(9.5%), 정보수집 

및 활용(7.2%)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재학생들이 추후 교육과정을 개선할 때 추가되길 희망하는 교

과목 내용은 현장전문지식 능력, 컴퓨터 관련 전공능력, 마케팅, 

기업탐방, 창의적 기획 개발, 경영사무, 디자인 발상 등으로 나타

나 취업에 직접 적용되는 실무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재학생들의 추후 졸업 후 취업할 진로 트랙에 대한 선

호도는 패션디자인·제작(51.4%), 패션마케팅·상품 기획 유통

(42.9%), 디지털 기술융합(5.7%) 순으로 나타나 전통적으로 패션

디자인 실기 교육이 강한 학과의 특성과 연관되어 패션디자인 관

련 직무 진로에 대한 선호를 유사하게 나타냈다. 향후 추가되길 

희망하는 교과목 내용은 유통, 남성복, 패턴 제작, 색채 관련, 기

초 코딩, 상품 실무 기획, 실습 교과의 추가 등에 관한 응답이 나

타났다. 

졸업생 대상 인재상과 전공능력에 대한 조사는 22명이 참여하

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졸업생 22명 중 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이 

13명, 2∼3년인 경우는 7명, 4∼5년인 경우는 2명이었다. 패션디

자인학과의 교육과정이 사회진출 및 취업 진로 준비에 도움 되는 

정도는 ‘매우 그렇다’가 8명(36.4%), ‘그렇다’가 9명(40.9%), ‘보통

이다’ 응답은 4명(18.2%), ‘그렇지않다’ 응답은 1명(4.5%)으로 나

타나, 교육과정이 취업이나 진로 준비에 도움 되는 것으로 유추된

다. 응답자들이 재학 중에 접한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한 정도는 

‘매우그렇다’(54.5%), ‘그렇다’(36.4%)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학과의 인재상이 사회진출 및 진로 준비에 도움 되는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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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가 36.4%, ‘그렇다’가 59.1%로 나타나 학과의 인재

상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공능력에 대한 

중요도에서는 ‘디자인기획, 개발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40.9%), 다음으로는 ‘디지털 기술활용·융합능력’(27.3%), ‘현장

전문지식적용 능력’(22.7%), ‘정보탐색·활용 능력’(9.1%)의 순으

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되거나 보강되길 희

망하는 전공능력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 디자인실무CAD, 현장

실무 관련, 문제해결 능력, 디자인툴, 취업 포트폴리오, 기획 마

케팅 관련 내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에서 취업지도를 주로 

하고 있는 진로트랙 3가지인 패션디자인 및 제작 트랙, 패션마케

팅·상품 기획과 유통 트랙, 디지털 기술활용 디자인 트랙 중에서 

향후 교육과정 운영 시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트랙은 디지털 기술활용 디자인 트랙(59.1%), 패션마케팅·상품 

기획과 유통 트랙(22.7%), 패션디자인 및 제작 트랙(18.2%)의 순

으로 나타나 향후 교육과정의 개선과 개편 시 이 결과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3개의 진로 트랙 외에 관심있는 진로트랙에 대한 자유응답 내

용에서는 현장 연계 분야, 소비자 구매상품 트렌드 분석, 실무 

관련 능력, 공장 핸들링 등 실무 및 창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취업 진로에 도움 될 교과목이나 진

로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는 액세서리 등 의상, 어패럴 외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교과목이나 상품 기획, CAD, 복

식사, 패션마케팅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현 시점에서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지침에 따른 편성이므로, 교과목의 학기

별, 학년별로 더 다양한 교과 편성에 다소 제한점이 있으나, 수

요조사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추후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할 계획

이다.

5. 교과목 이수체계도

전공역량을 바탕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수준별, 단계별 이수

체계도를 제시했다(Figure 3). A대학의 교과과정 편성 지침에 따

라 학년별, 학기별 전공교과목 편성 수의 제한이 있지만, 4개의 

전공역량에 따른 교과목들이 학년별, 학기별로 단계별 로 편성되

도록 구성했다. 

저학년 시기에는 디자인 기획·개발 능력과 통합적 정보탐

색·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교과를 편성하였고, 2학년부터 창의·

융합적 사고 능력과 현장전문지식적용 능력과 연계된 교과목을 

편성하기 시작했다. 현장전문지식적용 능력은 고학년에 치중하여 

편성시켜 저학년 때부터 학습한 여러 역량들을 기반으로 현장실

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4학년 2학기에는 

재학생들이 조기 취업 발생의 경우나 전공학점 기취득의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교과목의 편성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Figure 3. Fashion design systematic curriculum completio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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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논의

최근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역량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

서 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육 방향으로 핵심역량, 전공역량 등 역량

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역

량기반 교육과정은 학문과 지식의 전달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사

회변화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대안으로 관심받고 있

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러 대학과 

학과들이 인재상을 고려한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

달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패션디자인학과에 대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연

구로 수행되었다. 패션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수요에 맞춘 역량기

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과 패션산업의 새로운 인재 수

요를 찾아보고, 관련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과

정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교육과

정 개선을 위한 산업 환경 동향 파악, 타 대학 전공능력 설정 현황

조사, 지역 인근 대학의 전공 교육과정 조사, 산업체 수요조사, 재

학생과 졸업생 수요조사를 통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완성하였다. 

대학의 교육목적과 인재상에 따라 학과의 인재상을 설정하였

으며, 소통·배려형 인재, 창의·융합형 인재, 디지털패션전문 

인재, 실무적응형 인재 등 4가지 인재상으로 설정하였다. 인재상

에 바탕을 두고 A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의 전공역량은 디자인 기

획·개발 능력,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 통합적 정보탐색·활용 

능력, 현장전문지식적용능력 등 4개의 전공능력으로 설정되었다. 

4개의 전공능력에 따라 교과목들을 비슷한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교과별 내용의 단계 및 수준에 따라 학년별, 학기별 교육과정 이

수체계도 및 로드맵이 완성되었다. 

결과로서 대학의 전공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발하였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대학의 전공 교육이 시대적 인력 수요에 

부응하고, 더불어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역량을 함양하여 급변하

는 패션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선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학 내 학년별 학기별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예를 들어 학기별, 학년별 개설 교과목 학점 수 등에 대

한 학과의 자율성이 한정되어 있어 이상적인 역량 교육과정을 편

성하기에 약간의 부족함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역량기반 교육

과정의 편성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닌 향후 실제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이 제대로 키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교과 내용의 설정 및 검

증, 수요자들의 만족도 변화, 역량 기반 교수법의 개발, 교육과정

의 평가 및 환류 체계 등이 추후 연구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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