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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sheries and shipping industry as national basic industry need continuous growth and 

bas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international competition.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investigating of the related literature and reports. The purpose of study for 

developing direction and subject matter of curriculum in the fisheries․marine science high 

school was as follows.

Recently, reforms of vocational high school will expand professionalization and 

specialization. Therefore systematic curriculum of basic knowledge, basic skill and technical is 

required more and more in field work of fishery and merchant marine. The  other 

important factors of curriculum improvement were cooperative role between school and local 

industry, adaptation of basic ability, job analysis, various  curriculum opening. Above all, 

teachers of fisheries and merchant marine high school require advanced consciousness and 

must participate in revising curriculum. And the textbook of fisheries and merchant marine 

high school is useful to improve the level of learning ability degree and must be written by 

the related teacher, and the textbook contents must be studied by the expert group under 

professors leading to advanced discipline and skill of field work. 

Key word : Fisheries, Shipping  industry, Fisheries․Marine science high school, Subject matter of 

curriculum, National basic industry, Advanced consciousness

Ⅰ. 서 론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21세

기는 국가간의 무한경쟁에 한 해결책을 교육개

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 제7

차 교육과정은 세계 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역

인 차원에서 실천하면서 학습자 심 교육을 지

향하는 수 별 교육과정과 자율성, 책무성에 바탕

을 둔 선택 심 교육 등을 용하고 있다. 교육과

정은 각성된 의식을 갖춘 국민을 길러내고, 교육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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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과 발  방향의 기 이 되므로 구성․

조직  편성․운 에 이르기까지 심오한 연구  

극 인 참여, 용이 요구된다. 그런데 기능 인

력 양성을 목 으로 하고 있는 실업계학교  수

산․해운계 고등학교는 산업 인 측면에서 고려해

야할 많은 문제 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수산․해

운교육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국토의 균형  발

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지원이 원천

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학교 수

를 지탱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와 차별성을 두고 

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산․

해운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개정할 때마다 국

가와 사회의 요구를 극 반 하고 수산․해운업

을 성장 발 시키는데 주도  역할을 주도할 기술 

인력 양성을 한 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을 개

정하여 왔다. 

따라서 미래의 수산․해운 분야는 첨단 기술의 

도입과 고도의 종합 기술의 문화가 요구되고 있

기 때문에 이 분야 산업을 성장 발 시킬 수 있는 

기술 인력 양성과 사회  요구  산업 구조 변화

에 부응하기 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한 기본 목표는 다양하고 문 인 지  역의 극

화와 자발 인 태도  신체  역의 효율 인 

수용에 두고 있으며, 그 주안 은 기  능력 심

과 직무 분석에 근거하여 이론과 실습의 통합, 국

가 기술 자격증  산업 장과 상호 연계, 학교와 

산업 장의 력  역할 분담, 학교와 지역 사회

의 자율 재량권 확 ,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 평생 

교육 체제 하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 교육 기

과 연계하는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 수산․해운 분야 발 의 

원동력은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에서 육성한 인력 

배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 사

회의 변화에서 겪는 1차 산업의 문제 이 바로 수

산․해운계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나타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 발 을 한 인력 양성에 

문제가 보다 심각할 것으로 견된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수산․해운업에 한 인식과 직업 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식생활 패턴과 직업 의 변화

에 따라 은 인력이 수산업과 련한 직종을 기피

하거나 혹은 미래 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단하

여 수산업을 기피하는 상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

서 수계산업 생산의 핵심 구성원이 되는  해기

사의 승선기피 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기간 산업인 수산․

해운업을 지속 으로 성장, 발 시킬 기술 인력의 

양성을 하여, 사회  요구와 산업 구조의 변화, 

직업 교육의 요성에 부응하고자  발  교육과

정의 인 내용과 수산․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문교과의 운   구성 등

을 정리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의 방

향을 제시하 다. 

Ⅱ. 수산․해운계고 교육과정 

발 의 

1.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황

수산ㆍ해운계 학교 교육은 1915년 일제하 최

로 시작하여 기에는 학년  과정만을 두었으나, 

1930년 이후부터 어로, 제조 등 학과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장에 투입 가능한 실기교육을 실시하

다. 이후 해방 후 산업  필요에 의해 존폐의 과

정을 겪으면서 존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ㆍ

해운계 등학교 황은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특수목 고등학교는 수산계 4개 

고등학교에서 수산자 자 양성, 해운계 2개 고등학

교에서 해기사 양성을 목 으로 운 되고 있는 형

태인데, 향후 학교 계열 심으로 특수목 고등학

교로 환하기 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 이를테

면 1990년부터 교육인 자원부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추진 정책( ․ 등교육시행령, 제90조)에 따

라 교육과정 운 면에서 직업기  교육의 강화, 교

육과정의 자율성 제고, 산학 동 강화를 한 

장 응력 제고, 자격 제도의 연계 강화에 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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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었다.

소속 

교육

청

학교명
설립 

구분

인가 

형태

운  

형태

개설된 

계열 

분야

비  고

인천

인천해

사고
국립 실업 특목

해운

계열

국립인천선원학교(1977)

→인천해사고(1993)

인천해

과고
공립 실업 특목

수산

계열

용호도수산(1926)→경

기수산고(1951)→인천

수고(1982)→

인천해과고(1977)

남

완도수

산고
공립 실업 특목

수산

계열
완도수고(1951)

여천실

업고
공립 실업 실업

공업, 

상업, 

수산

돌산실고(1980)→

여천실고(1994)

압해종

합고
공립 실업 종합

상업, 

수산, 

인문
압해종고(1998)

경북

포항해

과고
공립 실업 특목

수산

계열

포항수산 (1948)→포

항실고(1950)→

포항수고(1964)→

포항해과고(2002)

구룡포

종합고
공립 실업 종합

수산, 

인문

구룡포수산 (1948,사

립)→구룡포수고(1951)

→구룡포종고(1974)

울릉종

합고
공립 실업 종합

상업, 

수산, 

인문

울릉수산고(1954)→울

릉종고(1970)

부산
부산해

사고
국립 실업 특목

해운

계열

국립한국선원학교(197

7)→국립부산해사고(1

993)

경남
남해수

산고
공립 실업 특목

수산

계열

남해수산(1938)→

남해수고(1951)

제주

제주

 

해양고

공립 실업
특성

화

공업, 

상업, 

수산

성산 (1949)→성산고(

1951)→제주 해양

고(2000)

 자료 : 교육인 자원부 통계(2003)

<표 1> 수산ㆍ해운계 고등학교의 황 (2002년)

그런데 수산계 고등학교의 황과 같이 학교 수

의 감소  학교 규모의 축소와 련하여 학생 수

의 비율은 <표 2>와 같이 체 고등학교 학생수의 

0.26%, 실업계 체 학생수의 0.8%에 불과함으로 

인 자원개발은 기간산업으로서 요성을 감안하

여 국가  수 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농업, 수산업의 학생수 비율이 

낮게 되어 있는 과 일본에는 수산계 고등학교가 

53개교(홋가이도 지역 4개교, 쿠우슈우 지역 8개교 

일본해 북부 6개교, 일본해 남부 6개교, 도후쿠 지

역 9개교, 동동해 지역 13개교, 시코큐 지역 7개

교)가 존속시켜 나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수산․해운계고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에 한 의미와 개념은 매우 다양하지

만, 우리 나라의 ․ 등학교를 상으로 교육목

과 련하여 교육과정의 변천을 보면 제1차는 

교과 심이며, 제2차는 경험 심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3차는 학문 심이며, 제4차, 제5차, 제6

차는 학습량, 수 , 정보산업, 지역성, 진로․직업 

등을 가감하면서 혼합형으로서 차 학습자 심

으로 변모하여 제7차는 학생 심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배경이 시사하고 있는 은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의 제공과 각 개인의 특

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지

방화․분권화의 확 에 따른 교사, 학생의 선택권,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 교과 내용의 양과 질을 

정화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

도록 하는 , 교육과정 구성시 교육내용  교

수․학습 방법 제시 등 21세기의 생존을 한 교육

과정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

학교의 성격은 기  직업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

으로서 평생교육의 체제 내에서 보통 교육과, 기

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에 제시된 기 학과를 근거하여 지역과 단

학교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학과를 개설, 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산업사회의 변화에 

맞게 특성을 살려 학과의 통폐합, 변경, 폐지가 가

능하도록 하고 있는 이다. 

실업교육 에서도 수산업과 해운업을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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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열 구분 실업계열

종합고 기타
일반계 실업계 농업 공업 상업

수산․

해운

가사․

실업

한국

(2002년)

학교수 1254
741

(100)

28

(2.8)

209

(28.2)

221

(29.8)

7

(1.1)

69

9.3)

206

(27.8)

기술고,

특수학교,

방통고,

산업체고,

생활과학고, 

가사실업고 등

학생수

(68)

1,220,146

(32)

575,363

(100)

22,321

(3.9)

216,893

(37.7)

245,488

(42.7)

4,595

(0.8)

9,062

(1.6)

67,585

(14.3)

1,795,509(100) (1.24) (12.08) (13.67) (0.26) (0.5) (3.76)

일본

(2000년)

구분 보통과 문학과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 간호 기타
총합

학과

학생수

3,045,570

(73) 

1,016,186

 (27)
11,425 364,000 353,018 12,334 70,778 20,288 104,723 71,133

4,061,756 (100) (2.8) (8.8) (8.3) (0.3) (1.7) (0.5) (2.6) (2.0)

자료 : 교육인 자원부 통계(2003), 일본 文部科學省(2002)

* ( )내는 %로서 100%를 기 으로 되어 있음.

<표 2> 한국과 일본의 실업계열 학생수 비교

하고 있는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교육은 산업 사

회의 변화에서 겪는 1차 산업의 문제 이 바로 학

교 교육에서도 나타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 발 을 한 인력 양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

므로 이에 따른 조치가 시 한 실정이다. 그것은 

수산․해운업이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인식, 

GNP 비 비 의 하, 취업자 구성비의 하, 식

생활 패턴과 직업 의 변화에 따라 은 인력이 이

와 련한 직종을 기피하거나 혹은 미래 망이 불

투명한 것으로 단하는 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인력 구성원의 핵심이 되는  해기사의 승

선기피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  선

진국의 직업   사회  인식과 비교하여 우리나

라 국민의 의식 차이는 수산교육의 발 에 장애 요

인이 되고 있다. 

최근 실업계 학교의 반 인 문제라 할 수 있

는 학생 스스로 자 심을 갖지 못하는 과 교장의 

역량, 지역의 입지  조건 등에 따라 학교 발 과 

존립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수산․해운계 고등

학교의 교육 방향은 지역사회의 수산․해운업 분

야와 하이테크 수산 기술을 목하여 새로운 분야

를 개발하여 다른 산업과 연계하여야 하며, 련 

정부와 단체는 인력자원 개발 차원에서 진로에 

한 문제 해결의 모색  지원을 한 법 제도 보

완이 된다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수산계 고등학교를 임해 도시에 이  는 신설

하고, 해운계 고등학교는 지역 산업에 맞추어 요구

하는 학과를 증설한다면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질  향상과 발  계기를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다.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을 감안하여 심화 기술 교육과 연계하고, 실성 

있게 제도를 정비한다면 기 인력 배출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 수 의 향상과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 시간이 증 함에 따라 생활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수

산․해운계고는 입지  조건과 교육환경을 살려 

해양 산업의 발 , 활어, 선어 등을 이용한 수

산물 조리를 주로 외식산업의 발   항만시설 

리산업 등 분야에 해 경쟁력을 갖춘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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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을 고려한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교육과

정의 주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 교육에 한 사회의 부정 인 인식으

로 인한 지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 통 으로 

해상 생활 그 자체를 기피하는 국민 의식, 해상 근

로에 한 사회  인식 부족  산업 구조의 격

한 변화에 따른 고용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산․

해운계열 고등학교 지원을 기피하는 상이 두드

러지고 있어 교육의 의욕과 질을 하게 하시

키고 있다. 둘째, 재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습 시설․설비는 양 ․질

인 면과 모두가 학생들의 장 응력을 고양시

키는 데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교육과정

과 자격증 취득의 연계가 필요하다.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은 다른 정부 부처의 평

가상의 2  잣 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혼란과 모

순이 야기되고 있는 이다. 그리고 3학년 장실

습 이수에 한 많은 문제 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

다. 네째, 문 교과 담당 교사의 장 실무 경험, 

실기 지도 능력 보완을 한 연수체제가 미흡하다. 

우리나라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 교과 담당 

교사가 되기 한 필요조건으로 장 근무 경력이 

요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산학 동 체제 구축이 

미비하므로 장 응력 있는 기능 인력의 양성을 

해서 산학 동이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여섯

째, 평생 교육 차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확 되어야 한

다. 일곱째, 교사는 자 심을 갖고 지나치게 승진에 

매달리는 일에 우선을 두지 말고 실업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해 교과교육 수 을 개선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고 무한 경

쟁의 시 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해서 수시로 

산업 사회에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자세

가 필요할 것이다. 한 교사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따른 산학연 연계 실습, 교과교육의 탐구와 

노력과 교장의 확고한 지도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을 한 행재정  지원이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3. 교육과정 운 과 발  문 교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편찬 기본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하면서 교과의 성격을 규정하

고 있다. 수산․해운계고 문교과의 성격과 목표

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운 에 맞게 수산․해운

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수산업은 장이 해상이거나 바다와 

해 있는 육상이라는 이다. 그럼으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수한 환경에 응해야만 된다는 것

을 이해하고, 강건한 신체와 굳건한 투지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수산업은 토 보존 는 국

방을 한 막 한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다. 최근, 국제 해양 정세는 해양 자원의 확보

와 해상 안보를 명분으로 세계의 연안국들은 배타

 경제 수역을 선포함으로써, 해양 할권 확  

상이 기정사실화 된 것도 모두가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해양 산업은 발  과정을 보면 아직도 

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발의 여지

가 많은 ‘인류 최후의 자원보고’라는 이다. 그러

므로 개척자라는 지를 가지고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수산․해운에 한 교과의 교육 목

표도 여기에 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 교과 내용 구성면에서 교육인

자원부는 ․ 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운 지

침을 통보하고 21세기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에 

비하여 정보통신 기술 활용 내용이 10% 이상 반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환경부는 학교환경 교

육 내용 체계화 연구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연계성을 체계화함으로서 학교환

경 교육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 편찬

을 한 용시기와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시․도교육청의 인정도서는 2000년 등 162책, 

등 4책, 고등 45책, 2001년 등 56책, 등 2책, 고

등 12책, 2002년 등 113책, 등 14책, 고등 6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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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데 이 에서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교과는 진로와 직업(서울, 인

천), 생태와 환경(서울), 자상거래일반, 실무, 운

기술(서울, 부산, 경남) 등이 있다.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에서 2000년에 개발되는 10교과목  2개 

교과목은 교육인 자원부가 교과서의 장 합성

을 높이기 해 학교 장의 교과교육연구회 등에

서 교과서를 집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목 에서 

교과용 도서 편찬계획서 심사 원회가 심의하여 

선정하 다. 이를테면 수산․해운계의 문 교과

목  「선박 기․ 자」, 「수산․해운 정보처

리」는 부산해사고의 교과교육연구회 심으로 집

필하 다. 

향후 해양산업, 해양환경 보  등의 내용을 체계

화해야 한다는 제하에 수산․해운계 문 교과

서는 많은 교사가 집필에 참여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집필은 교사 심으로 하여 

교과교육연구회에서 진행하고, 연구원은 해당 

문 과목의 교수 는 연구원이 최근 학문의 흐름과 

미래 산업에 한 자료를 보완하는 체제가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수산․해운에 한 교과는 

‘공통 기  과목’, ‘이론 과목’, ‘이론․실습 과목’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공통 기  과목은 수산․해운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이 분야에 한 

기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과목으로서 수산․해

운 계열의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계열 필수 

과목이며, 이론 과목은 공 학과  련 학과에

서 개념, 원리 등을 이론 으로 이해하게 하는 필

수 는 선택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이론․실습 과목은 수산․해운 분야의 핵심 인 

지식과 기술에 련되는 기  이론과 실기, 즉 

련 직무에 응용할 수 있는 문 기능  기술을 익

히도록 하는 필수 는 선택 과목의 성격을 가진

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집필된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교과에 해 기 이론, 기 기술, 심화기술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농업계는 기  이론의 비율이 매

우 높고 기 기술과 심화기술 교과의 연계성을 살

린 은 실업계열의 교과의 특성과 정체성 확보차

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교과 내용의 

구성을 연계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다만 교수,학습 방법과 연계한 교과 내용 구성

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실업계 고등학교 문교과의 구분

단  : 책, (  )는 %

교과 구분

계열 구분

수산․

해운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실업

기 이론

(공통기 )
11(33) 18(45) 31(28) 12(37.5) 10(32)

기 기술

(실무기본)
10(31) 11(27.5) 42(38) 8(25) 11(36)

심화기술

(실무심화)
12(36) 11(27.5) 37(34) 12(37.5) 10(32)

계 33 40 110 32 31

한 이론과 실습의 통합과목은 핵 인 주제

만을 선정하여 교과 내용으로 하고 해당학교에서 

교과별, 단원별 실습 지도서를 만들어 학교 상호간

에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기

이론, 기 기술의 비율은 유사하게 하고, 심화기술

은 낮은 비율로 구성하여 일반체계에도 용하도

록 하고 학교의 특성  지역사회 산업과 연계한 

심화 기술과목은 지도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안

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수산․해운계고 발  

교육과정의 방향과 구성

1. 수산․해운계고 교육과정의 발  방향

지난 20세기는 교육이 보편화되면서도 본질을 

망각한 채 과학 기술의 발 을 한 교육과정을 수

정, 보완하면서 매진해 옴으로서 인간성 말살, 문

화의 갈등 등 통  교육 에 해 많은 비 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발 의 와 에서 우리 

사회는 변된 발  탓으로 아직 정착하지 못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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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야와 불균형  시스템을 안고 있지만 21세기

가 추구하는 이 시 의 교육과정은 고도의 삶의 질 

향상과 건 한 인성발달을 심으로 창의성 성장

의 극 화, 세계화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원칙하에 단 학교의 자율성을 

확 ,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리라 측된다. 이것

은 지난 세기의 교육과정의 로서 짐작이 가능하

다. 이를테면 교육과정이 교육의 기본  목  달성

을 한 수단으로서 내용 심의 교과 심과 행동

심의 경험 심으로 구분하여 보면 우리나라 제3

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1970년  반만 해도 십

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발 을 앞당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해방이후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육과

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는 한숨에 달려온 비약

 발 이라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발 과정은 

교육부의 주체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반 통행이

니 만큼 이젠 다변화에 따른 한계가 들어 날 수밖

에 없는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융통성과 탄력성이 시작

되고 확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 면에서 많이 경직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양한 

교육체제와 교육과정의 편성, 운 이 다변화할 것

으로 상된다. 

소  선진국의 교육은 평생교육을 포함한 사회

교육 체제에 맞춘 모델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

하고 있으며, 국가 수 의 향상을 도모하기 한 

학교 체제를 통한 공교육의 발 은 학력 하 상

과 사교육에 응(홈스쿨링의 확 )하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한 사회와 학교 시스템의 조화

와 변화는 학교가 새로운 역할을 도  받게 될 것

이다. 따라서 학교는 보다 문성을 확보하기 한 

등학교 담제, 보편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기 

한 일반화, 특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지역사회

와 연계하여 새로운 제 역할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

로 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통  사회 조직과 

통  정착이 미흡하기 때문에 진보  교육개 이 

그 한계를 월하기가 싶지 않겠지만 세계화라는 

흐름에서 국가  정체성을 갖고 발 하기 해서

는 교육 장에 있는 교사들의 발  마인드와 

문 행정의 조화가 이루어 질 때 가능할 것이며, 

한 정착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국가 수 에서 교육개

의 축은 학력 하를 막고 공교육 활성화가 무엇

보다 요한데 이를 해서는 교육과정의 시수면

만 보더라도 월  주 5일제 수업의 횟수, 월  주 

수업 일수, 월  주 수업 시수 등 수업 시간과 기

간에 한 문제와 수업의 질 향상을 한 방안, 

한 해당학교 특성과 지역특성에 따른 과목의 요

도, 단  이수 시수, 다양한 경비 내역, 학교, 교사, 

과목에 한 책임 있는 평가제 도입 등 새로운 입

장에서 교육과정이 개편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산․해운계 학교는 해양 친화  산업에 

요구되는 인력 양성을 해 포 이고 구체 인 구

상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수산업이 안고 있는 

통  산업의 특성을 살리면서 발  산업과의 

용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해양 포즈산업, 수산물 이용 외

식산업, 연안역과 수변부의 리산업  항만 리 

산업 등 문성과 특수성을 가지면서 삶의 질과 

련하여 새롭게 생성되고 요구되는 직업 분야의 요구

지식 비가 필요할 것이다. 를 들어 산업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미흡한 분야에 

속하는 4.5일 는 5일제 수업을 시도하고 1일 내지 

1.5일은 수산업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특수성 있는 

장 기술 도입과 숙련을 할 수 있도록 실업교육의 

발  실천 가능한 여러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수산․해운계고 발  교육과정의 구성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

정  등학교 6년,  3년, 고 1년의 10년을 통해 

학교 별 연계성이 부족했던 문제 을 해소한 것

으로 보고 있으나 실업교육은 오히려 연계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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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실업계 학교

의 학제는 국민공통교육과정 기간을 2년으로 한다

면, 부수 으로 많은 장도 상되지만 직업교육

에 한 인식, 자기 성 악에 의한 진로 결정 

등에 해 교육과정을 편성․운 하여 실업교육의 

근원  문제를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교육과정의 편성․운 에서 국민공통기

본 교육과정 10학년의 56단   기술․가정의 6

단 는 수산․해운계 련 문기  과목으로 편

성․운 할 수 있다. 그것은 보통교과의 이수단  

수가 과하거나 교육 수 상 애로가 있는 경우에

는 학교교원  시설 여건을 반 하여 선택과목 

에서 문교과의 기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

우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여주자 농고, 자고 등 학교 사례의 

보고를 들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활동 시간은 감소하

지만,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은 시간이 증가한 특징

이 있다. 여기에서 재량활동은 해당학교의 교육목

과 목표 달성을 해 자율 이고 다양하게 운

하는 체제를 말하며, 교과 재량활동, 창의  재량

활동으로 구분하는데 등학교는 창의  재량활동

으로 운 되도록 하 고, 가능한 한 융통성 있고, 

탄력  운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량활동의 

내용 역  교과 재량활동은 국민공통 기본교과

의 심화, 보충학습과 선택과목 학습인데 실업계 고

등학교의 재량활동 10단 는 문교과 활동으로 

편성운  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

교과 시간 치로 끝나는 것이 아닐지 걱정된다. 

이에 따른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를 들어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한 후 교

육 환경의 여건을 고려하여 재량활동 10단  편성

은 계열필수, 학과기  는 선택교과의 단  수를 

배당하고, 학과기  과목은 범교과 학습을 한 과

목으로서 학습자가 선호하고 심과 흥미가 있으

며, 수산․해운에 한 정체성과 련하여 자기주

도  학습을 한 주제를 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수 별 교육과정 편성의 편성․운 은 보통 교

과인 어, 수학 교과에 한 학습 결손, 학습부진

아, 이동 교과 할동  단계별 진단과 평가 등 단

계형 수 별 교육과정 운 을 해서 학교는 실정

에 맞게 자료 개발, 운  모형과 방법, 산활용 방

안 등을 포함하여 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일부 수산계 고등학교는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

는 실정이지만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역할과 기

에 부응하기 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 보다 교육과정은 학교 체제와 연계하여 편

성․운 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해운계 고등학

교는 <표 1>과 같이 일부 학과가 포함된 특목고 6

개교, 1개과가 개설되어 있는 특성화교 1개교, 실

고 1개교, 종합고 3개교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

해운의 산업  특성을 갖는 학교체제로서 취업, 자

  동일계 학 진학을 한 교육만을 목 으로 

하는 체제, 계속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체제 등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성․운 을 달리 해야 할 것이

다.

<표 4>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교과는 

60% 이상 편성․운 이 어렵게 되어 있고, 보통교

과, 문교과 공히 40～60% 이내에서 제한되어 있

으며, 선택과목을 증가시킴에 따라 교사의 수가 늘

어나야 하지만 공 교사가 없으면, 교과 선택에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 교육인 자원부는 교육과정 자율운 을 운

함에 따라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

육환경의 한계에 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

정 자율운 의 폭을 확 하기 해서는 산지원

이 수반되는 행정 차가 이루어지도록 법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산․해운계 고등학

교는 학교 상호간에 선택과목 선정에 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산업과 특성  학생 선호도 등에 

해 설문지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차도 필요할 

과제이다.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교과활동 체제를 문

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보통교과, 문교과, 재량활

동, 특별활동의 이수 단 에 따라 보통교과와 문

교과의 비율를 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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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7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

과정

일본

교육

과정

제7차 

교육과정

기

충남 교육청(연구) 수산․해운계 고
농업계

자 고

교육과정
계속 문

문체계

교육계획

-1

문체계

교육계획

-2

일반체계

해당학교

교육계획

보통

교과

기본 56 56 56
56(기술가정 

6단  활용)
56

56(기술가정 

6단  활용)

56(6단  

문기  

활용)

70 70～ 90

선택 24～112 54 40 30 30 46 28～54 12～36 30～50

계

80～168

(40～119)

(40～59)

110

(57)

96

(48)

80

(40)

86

(43)

96

(50)
78～104

82～106

(44～56)

100～140

(56～67)

문

교과

82～121

(41～60)

82

(36～45)

(43)

96+10

(46～55),

(52)

122

(60)

116

(57)

96

(50)
82～108

82～106

(44～56)

60～ 80

(33～44)

총계 192 192 202 202 202 192 192 188 (100) 180 (100)

재량

활동

10(교과

활동)+2(창

의  활동)

국민공통보충

심화(4～6단 )

,선택

심선택과목

(4～6단 )

문교과

치(10단 )

창의  

활동

(2단 )

문교과

치(10단 ),

창의

활동

(2단 )

문교과

치(10단 ),

창의

활동

(2단 )

문교과 치

(10단 )

창의

활동

(2단 )

학과기

10단

창의  

활동

2단

특별

활동
12 12 12 12 12 12 16 12

총이수 

단
216 216 216 216 216 216 204 192

<표 4> 교과활동 단  수의 비교                                                   (  )는 %

여기에서 일반체제는 진학 심 체제로 볼 수 

있으며, 문체제는 특성화고, 특수목 고와 같이 

취업 심의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문

체제나 일반체제는 취업, 진학에 구애를 받지 않고

도 교육과정 운 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수산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학력 수 이 기본 수

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통교과의 수 별 수업은 

의미가 없는 실정이며, 재량별 수업은 지역의 특성

과 직업에 한 이해 등 사회 진출과 연 하여 교

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개편을 고려한다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는 특수목 고는 특성

화된 직업 분야의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기  교  

양을 근간으로 하여 기 기술에서 부터 특화된 심

화기술을 체계 으로 교육할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지역산업과 학교 교육 환

경의 여건, 산업  특성과 련하여 인  자원개발

을 한 정부 부서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에 맞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 여기에는 장의 직무를 분석하여 학과제 외 

수산업의 특성과 다른 산업을 연계한 공코스를 

개설함으로서 산업 장과 유기  계가 강화된 

교육과정을 편성, 운 할 필요가 있으며, 한 변

화되고 발 인 학교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구성

원인 교사의 노력이 으로 요구된다.

학교 장에서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교사는 

본연의 의무인 교수보다 생활지도에 많은 역량을 

소모하고 있는 을 감안한다면, 잠깐 머무르다 가

는 학교로 인식하는 보통교과 교사의 경우는 장기

인 면에서 체계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지 못하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복수 공 는 

부 공을 통해 문교과, 보통교과 교사 자격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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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가능하므로 학교 발 에 한 심과 사명감

이 있는 문교과 교사를 증원하여 극 으로 학

생지도를 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지 되고 있다.

 Ⅳ. 요약  결론

1. 요약

실업계 고등학교의 어려움이 심화되어 왔기 때

문에 발 을 한 직  연구는 일 부터 계속되

어 왔다고 볼 수 있다(송해균외 1명, 1981, 강성원

외 1명, 2000 등). 그리고 학술발표를 통한 학술발

표 자료집도 많이 나왔다. 그러나 수산․해양산업

과 련한 인력개발과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인력 수 에 한 연구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무한 실정이으로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기

 통계  분석,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학교의 

체제, 졸업생의 산업체 응 능력 등 구체 이고 

발  방향에 해 심도 있는 연구, 조사가 시

히 요구되고 있다. 

학교의 체제는 가능한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도

록 하여 방향을 정해야 하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 을 한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환경이 되어 있지 못하면 

변화를 시도할 수 없으므로 수산계 기 인력 양성

을 한 정부기 의 행재정 지원을 한 제도  보

완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체제 변화와 함께 발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모든 구

성원이 참여한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변화가 빠른 지식기반사회에서 변화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은 학교 별 연계성이 

부족하지만 직업교육에 한 인식, 자기 성 악

에 의한 진로 결정 등에 해 교육과정을 편성․운

한다면 실업교육의 근원  문제를 성찰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에서 선

택교과 교육과정 운 을 해서는 학교 상호간에 

선택과목 선정에 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산업

과 특성  학생 선호도 등에 해 설문지 등을 통

해 확인해 보는 차도 필요할 과제이다.

한 교육과정 운 면에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

정 10학년의 56단   기술․가정의 6단 를 수

산․해운계 련 문기  과목으로 편성․운 할 

수 있다. 그것은 보통교과의 이수단  수가 과하

거나 교원 수 상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원 

 시설 여건을 반 하여 선택과목 에서 문교

과의 기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국민공통

기본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7

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은 해당학교의 교육목

과 목표 달성을 해 자율 이고 다양하게 운 하

는 체제를 말하므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재량활동 

10단 는 문교과 활동으로 편성운  치 가능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교과 시간으로 치

하는 방안에 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재량활동 편성은 계열필수, 학과기  

는 선택교과의 단  수를 배당하고 학과기  과

목은 범교과 학습을 한 과목으로서 학습자가 선

호하고 심과 흥미가 있고, 수산․해운에 한 정

체성과 련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한 주제를 

정한다. 수 별 교육과정 편성의 편성․운 은 학

교 실정에 맞게 자료 개발, 운  모형과 방법, 산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여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나 

수산계 고등학교는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

정이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학교의 역할

과 기 에 부응하기 해  국가  수 에서 수산․

해운계 고등학교의 유지, 발 이 필요할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산․해운업이 국가 기간 산업

으로서 지속 인 성장, 발 과 고도의 종합  과학 

기술  복합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산․해

운분야 기 인력 양성을 해 발 이고 경쟁력

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하 다.

교육과정은 학교 체제와 학교 교육환경을 감안

하여 지역사회의 산업과 연계하여 구성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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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수산․해운의 산업  특성을 갖는 학교체제

는 취업, 자   동일계 학 진학을 한 교육만

을 목 으로 하는 체제와 계속 교육을 추구하는 학

교 체제 등 그 발  방향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

성․운 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성화

고, 특수목 고 등에 해당하는 문분야는 주로 취

업 주의 교육과정에 해당되며, 일반 체제는 취업, 

진학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과정 운 이 가능할 것

이다. 

실업계 고등학교 문교과의 집필은 장 교사

가 심이 되고 교수, 문가는 연구진에 포함시켜 

학문  발 과 미래 지향  산업에 해 단계별 지

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고등학교 교사의 참

여 비율을 높여 장의 실제를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문교과의 내용은 기 이

론과 기 기술  심화기술의 교과가 연계성을 갖

고 그 비율이 해야 하며, 기술 숙련의 단계를 

고려하여 묘  체제가 되도록 집필되어야 할 것이

다. 한 수 별 교육과정,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에 해서는 평가 지침을 만들어 평가됨은 물론이

고 기록 유지  feedback이 이루어져 모든 정보를 

 구성원이 공유하는 제도  보완도 수반되어야 할 

과제이다.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의 개편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 고등학교와 같은 

체제의 확  차원에서 특성화된 직업 분야의 직업

인으로서 요구되는 기 교양, 기 기술, 심화기술 

교육을 한 실업교육의 정체성과 체계  개편  

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지역사

회의 산업과 학교 교육 환경의 여건, 인  자원개

발을 한 정부 부서의 지원 등을 감안하여 특성화

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장의 직무를 분석하여 학과제 보다는 다양한 

공코스 개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의 구성  산업

장과 유기  계를 강화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한  학교체제의 개편과 교육과정의 개정은 

구성원인 모든 교사의 참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한 성취해야 하는 사명감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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