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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산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

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에서는 전

면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새

로운 직업군이 등장하고, 대학에서는 혁신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

고 있다. 또한 기술의 생명주기 단축에 따라 산업 현장의 직무 수요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중심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창의적

이고, 융합적인 혁신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변화 요구가 매우 

높아졌으며, 대학은 단순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창의적인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배양과 같은 핵심역량과 전공 분야에서 고도화된 

전문적인 역량을 함께 보유한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4]. 

  미래의 사회적인 변화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인재 배출을 위하여 대학들은 스스로 혁신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하여 혁신적은 교육과정의 개편을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다[15].   

  특히 대학에서 전공과 관련된 교육과정들은 산업 현장 및 수요자들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대학의 졸업생들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

하는 인력 사이에는 괴리가 심각한 상황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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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들의 배출 요구가 매우 높다[3][7]. 

  최근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양과 관

련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매핑 시스템을 기반으로 교양을 교육하는 과정의 

질을 관리하는 방안과 사회적인 요구와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편

성하는 연구,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 모형 연구와 

같이 교양 교육 과정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1][26][27]. 전공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공 로드

맵 개발 정도의 연구 및 융복합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방향과 설계에 대한 연

구들로 한정되어 있다[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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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전문대학의 위상 변화와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 요구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9년 12

월 전문대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미래의 새로운 직업 수요에 대비한 교육과정 

혁신을 첫 번째 혁신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산업 및 현장을 중심

으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직업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34]. 또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 교육기관

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 기반 조

성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대학의 위상변화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전면적인 교육과정 혁신을 통하여 고등교육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

구하는 미래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하여 기존 대학의 학과별 전공별로 구성

된 정형화된 교육체계에서 벗어난 사회적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체제

의 유연성이 요구되며 다양한 학문간 융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의 교육과정에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일상화·제도화하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산업 현장 직무 수

요를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직무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개발 체계와 개발방법

론을 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 기반의 학습 성과관리 시스템을 제안

한다. 제안 시스템을 천안 소재 Y대학에 적용하여 시스템 만족도 조사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

  Y 대학은 2018년 11월 대학의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최

고의 차세대농업기술 선도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여 교육과정의 전면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이다. 이를 실현할 인재상으로 차세대 농업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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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할 영농 기술인, 현장 실무 역량에 강한 전문 직업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가치를 실천하는 융복합 교양인을 제시하고 새로운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

육과정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대학 교육 혁신의 전략방

향으로 교육 플랫폼 혁신을 통한 대학 교육 실용성 강화를 설정하고, 차세대 

농업 기술 기반의 교육 포맷 혁신, 차세대 농업 분야 융복합 교육 플랫폼 체

계 운영, 현장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On-line 교육 체계 확대와 같은 3대 전

략과제, 6대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산업 

현장의 직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기반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개발 체계와 개발방법론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 Specialized College of Korea)을 통하여  

NCS 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농산업 분야의 NCS 기

반 교육과정은 전체 교육과정의 30~40%에 불과하여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

는 직무역량 기반 교육 수요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에, 산업 현장 직무 수요를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학생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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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

로 연구의 배경, 필요성과 논문의 구성을 기술하였고, 2장은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로, 학습 성과, 대학 핵심역량, 대학 핵심역량 진단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3장은 역량기반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의 구현 배경과 교육과정 

개발 Career Path 적용과 제안 시스템의 설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4장은 

제안 시스템 구현으로, 제안 시스템의 구현 목적과 데이터베이스 설계, 주요 

구현 화면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5장에서는 제안 시스템 평가로서 평가 일

반, 제안 시스템 사용 개선 효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6장은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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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2.1 학습 성과

  학습 성과는 연구자들의 입장과 주관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범주화되고 있다. 일반적인 개념은 학습 활동을 통하여 처음에 기대했던 학습

자들의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도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여

러 교수 학습이 포함되어 있기에 학습 성과를 단적으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다

[32]. 일반적인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 성과에 대해 학습자가 학습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혜택이나 이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6][36], 사회에서 성인

이라고 일컫는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로서 행동, 지식, 

태도가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고[10], 평생학습 참여를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라 할 수 있다[14]. 이러한 학습 성과는 더욱 넓은 관

점으로 해석하면 학습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의도되지 않은 성과를 포함할 

수도 있다[28]. 또한 성인학습자들이 학습 참여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긍

정적인 변화들은 학습자들의 정보, 기술, 지식의 변환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7][30]. 또한 학습 성과를 비인지적 성과

와 인지적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인지적 역량과 관련된 학습 성과는 자아

개념,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의 정의적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인지적 역량은 

전공분야 및 교양과 관련된 지식, 분석능력, 비판적 사고력, 수리적 문제분석 

능력, 무제해결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포함될 

수 있다[23]. 대학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학생들의 정의적, 인지적 

발달과 성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인지적 성과는 의사소통 능력 증가, 학문적 기

술 증가, 지식의 증가라 할 수 있고, 정의적 성과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태도, 

도덕 및 이해로 규정할 수 있다[2]. 일반적으로 학습 성과는 교육적인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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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출물들과 학생들이 실제 얻어야 하는 역량과 

능력이며[33], 전공과 관련된 기술 및 지식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사고능력, 

기본 소양,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성취를 전부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12]. 고등교육에서 학습 성과는 비학습 경험 및 학습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게 되는데, 기술, 능력,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변화를 

통하여 성장 확인이 가능하다[33][11]. 수업의 질, 수업의 참여도, 수업의 분

량 측면에서 운영에 대한 충실도가 높은 수업을 시행할수록 학생들의 학습 성

과 전체 평균이 높아질 수 있으며[13], 학업적 자아 효능감, 교육 과정, 학생 

지도, 교육 환경이 강의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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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학 핵심역량

  역량이라는 개념은 다소 모호하고 학자나 연구마다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37]. 효과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규정하기도 하

며[42], 인위적인 검사 상황인 지능검사를 통한 능력보다는 구체적인 삶의 맥

락과 상황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39]. 또한 역량

이란 훈련 분야나 직업 교육에서 논의 되었고, 숙달하고자 하는 업무나 직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직업 교육이나 기업 교

육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교수 역량, 마케팅 역량, 기업 역량 등이 이

에 해당한다[19]. 이러한 역량은 다의적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수행의 수준 결정과 수행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수행결과의 수준

이나 질을 중심으로 역량의 개념을 사용하나, 역량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이

나 교육 과정의 개발인 경우 성공적인 수행의 근간이 되는 구성요소, 속성 등

을 각각 중심의 역량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22][38].

  이러한 역량이 학교 교육에 도입되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연구는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

로젝트로서 미래의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들에게 요구되

는 핵심적인 역량을 조사하여 의미를 명시한 것으로, 각국의 훈련과 교육 현

장에서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특정한 맥락에서 복합적인 요구를 심리학적, 사회적 자원(태

도와 기술을 포함)을 가동시킴으로서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핵

심역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핵심역량을 규정하는 전제 조건으로 다음과 같

이 3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였다[41]. 첫째, 개인⋅경제⋅사회적으로 폭넓은 이

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삶의 맥락을 기반으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구들에 잘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개인에게 중요한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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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표 1]은 핵심역량의 개념적 체계를 나타낸 것으로 3가지 범주에서 

9가지의 핵심역량을 제안한 것이다[40].    

[표 1] DeSeCo 핵심역량

구분 핵심역량

도구를 상호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Use tools interactively)

텍스트, 언어, 상징을 상호적으로 활용하

는 능력

정보와 지식을 상호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상호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이질적인 집단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

(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팀에서 일하고 협동하는 능력

타인과 관계를 잘 맺는 능력

갈등을 관리하고 행동하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Act autonomously)

생애 계획과 개인적 과업을 설정하고 실

행하는 능력

권리, 한계, 요구 및 이익을 방어하고 주

장하는 능력

큰 맥락에서 보고 행동하는 능력

  이후에도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졌으며, 2009년부터 인텔, 마이

크로소프트, 시스코에서 후원하기 시작하고, 세계 60개국의 기관이 참여하여 

연구한‘21세기 역량의 평가와 교육’과 같은 다국적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정보리터러시, 협력 등을 추출하였으며, 다음

의 [표 2]와 같이 4개 영역에서 10가지의 역량 내용을 제안하였고,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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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초점은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의 평가 방안을 탐구하는 것

이다[35].  

[표 2] ATC21S의 핵심역량

핵심역량 내용

사고 방식

(Ways of Thinking)

혁신능력과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 비판적 사고력

상위 인지력,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직무 방식

(Ways of Working)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직무 수단 

(Tools for Working)

정보통신 기술 능력

정보문해력

세계 속의 삶

(Living in the World)

지역 및 세계 시민 의식

문화인식 및 역량을 포함하는 개인과 사회적 책무성

생애 발달 능력

  이러한 개념 정의와 같이 대학교육에서도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 대학교육에 핵심역량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00년대 이후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이다

[18]. 대학재정 지원 사업은 대학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적 정책으로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가 제시하는 정책지표에 부합하

는 사업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교육혁신 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재정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핵심역량기반의 교육

과정 운영과 교수법 개선을 정책지표로 제시하였다. 핵심역량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대학자율역량강화(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대학생핵심역량진단(K-CESA: Korea Colleg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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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Skills Assessment),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 등 크게 3가지로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핵심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가장 핵심적

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한 사

람보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맞게 지식, 기술, 및 가치 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소유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8]. 이에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졸업 후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진출이 이뤄지도록 대학교육을 

통한 대학생 핵심역량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대학교육

에 있어 핵심역량이 크게 부각된 것은 시대적 변화와 교육수요 요구에 대한 

대학교육의 효과에 대한 성찰이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핵심역량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학사과정에 운영하여 대학이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비하는 우리의 교육환경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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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학 핵심역량 진단시스템

  국가 차원에서 대학생 핵심역량을 진단하고자 개발된 핵심역량 진단 시스템 

K-CESA는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와 기업의 요

구에 부합하는 인재향성을 유도하고, 대학생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진로 및 

취업지도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개발되었다[31]. K-CESA의 평가영역은 인

지적 역량으로 의사소통역량,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대인협력 관계역량을 

측정한다. 국내의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자체적으로 핵심역량 진단시스템을 개

발하여 학생교육지원과 환류활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성균관 대학교는 글로벌 

창의 리더라고 하는 인재상을 바탕으로 6대 핵심역량인 인문역량, 리더역량, 

창의역량, 학문역량, 소통역량, 글로벌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성균 핵심역량 

진단시스템인 SCCA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1]. 숙명여자대학교는 핵심역

량모델을 기초로 하는 SM-CLA는 숙명여자대학교의 교육이념과 인재상에 부

합되도록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진단 시스템

을 활용하고 있다[25]. 동덕여자대학교의 리더십진단시스템 역시 배려하는 지

성인, 참여하는 사회인, 창조적인 감성인, 융복합형 전문인이라는 인재상을 바

탕으로 도출된 역량모델에 기초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16]. 이와 같이 

대학 자체적으로 개발한 핵심역량진단 시스템은 대학의 이념과 인재상을 반영

하여 인지적 측면과 아울러 비인지 측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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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역량기반 학습성과관리 시스템

3.1 학습성과관리 시스템 구현 배경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대학은 학생교육 학습성과관리 시스

템 개발 이전에 이미 NCS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농산업 분

야의 NCS 기반 교육과정은 전체 교육과정의 30~40%에 불과하여 산업 현장

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 기반 교육 수요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제안 시스템 적용 대학에서는 대학 특성에 맞는 역량기반 교육과

정 운영을 위하여 전공 교육과정의 경우 각 계열별 직군 및 직업별로 선별하

여 이와 연계된 직무역량을 도출하고,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교육

과정을 개편하였으며, 농업전문대학의 특성과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한 농업계

열 대학 특유의 Career Path를 설계하여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 성과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였다. 

  기존 전문대학에서 NCS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은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라

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를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하고 표준화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접목하여 운영할 때 대학 

특유의 핵심역량이나 대학만의 교육과정의 강점을 부각하기에 어려움이 다소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부터 학

생들의 직무역량과 핵심역량의 사전 진단 데이터관리, 역량 연계 교과목 관리, 

역량 향상도 관리, 역량 진단 평가체계 관리 등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효

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환류 할 수 있는 교육지원 시스템에 대

한 학생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의 제안 시스템을 적용한 대학은 기존에 지원하던 NCS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존 NCS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과정 관련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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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통합관리 및 학생교육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

고하며 직무역량과 핵심역량이 연계된 Career Path 트래킹을 통하여 학생들

의 역량 향상 및 육성을 지원하여 취업률을 제고하는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 시스템인 역량기반의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정보시스템의 구현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의 선 순화의 핵심이 되

는 환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학생교육 성과 확보 및 

효율적인 교육성과 관리를 통하여 대외 교육경쟁력 확보를 하고자 하였다. 또

한 본 제안 시스템을 적용한 대학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운영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전문대학에서 가져가야할 표준화 모델로서의 역할도 선점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대학교육성과 가시성 확보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학습성과관리 시스템 구현 단계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 1] 학습성과관리 시스템 구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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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기반의 학습성과관리 시스템 구현의 첫 번째 단계는, 농업계열 대학의 

직군 및 직업수요를 기반으로 농업전문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각 계열별로 학생들이 직업과 연계된 전공직무역량

을 교육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Career Path설계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학생들의 역량 향상 성취도를 분석하고 상담을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성과

평과 관리시스템 구현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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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무역량 및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제안 시스템 적용 대학은 교육과정 개발의 목표를 직무역량 기반 전공 교육

과정 및 핵심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 개발로 설정하고 역량 모델링에 기반한 

전공 교육과정과 교양 교육과정 개발의 양대 축으로 추진하였다. 역량 모델링

은 교내전문가 TFT 운영, 교내외 환경 분석 및 핵심역량 관련 선행연구를 기

반으로 특성화 농업전문대학에서 요구하는 대학 전공 교육의 산업수요 기반 

융합교육 운영, 학생 역량 모델링 연계한 교양교육 과정의 운영, 대학의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

안 시스템 적용 대학은 산업수요조사 분석결과 기반의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

하였으며, 학생 역량 모델링 연계 교양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학생 Career 

Path 선택에 따른 교육 Contents Market 형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학생 역량 모델은 전공 직무역량과 학생 핵심역량으로 구조화하고 전

공 직무역량은 각 계열의 전공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직무 능력으로 

졸업 이후 취업 및 창업에 필요로 되는 능력 단위를 정의한 것이며, 학생 핵

심역량은 우리대학의 교육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로써 갖추어야 하는 인

성 및 태도와 관련된 능력 단위를 정의하였다. 직무역량 기반 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은 전공 교육과정 도출을 위한 9개 단계로 진행하였다.

  전공 교육과정 도출을 위한 첫 번째는 내부/외부 산업 환경과 동향분석 및 

대학 내외부의 강약점 분석을 통하여 환경 분석 및 요구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는 대학의 인재상 및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교육목표를 수립하였다. 세 

번째는 학과별로 교육목표에 따른 직업군별 직무정의 및 분류체계를 기술하였

으며, 네 번째는 DACUM 차트를 활용한 직무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통하여 

선정된 직무를 바탕으로 능력단위 요소를 기술하였다. 다섯 번째는 도출된 직

무모형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였다. 여섯 번째는 능력단위를 고려한 교과

목을 도출하였으며, 일곱 번째는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프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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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작성하였다. 여덟 번째는 도출된 교과목과 능력단위간의 연계성을 도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을 작성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으

며, 다음의 [그림 2]는 교과목 개발진행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5].

[그림 2] 교육과정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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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areer Path 적용

  전공 교육과정 개발은 전공 교육과정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을 통하

여 전공 교육과정 Contents Market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서, 학생 Career 

Path를 기반으로 직무역량 중심의 전공 교육과정 혁신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다음의 [그림 3]은 학생 Career Path와 전공 교육과정 운영 체계이다.

[그림 3] 학생 Career Path와 전공 교육과정 운영 체계

  직무역량 기반으로 개발된 전공 교육과정은 공통 교과, 개별 교과, 융합 교

과 등으로 Contents Market을 구성하고, 학생들은 대학이 설계한 산업 수요 

직업(군) 중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게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선택

하여 교과목 Career Path를 관리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계열의 교육목표에 

따른 세부적인 인재양성유형 구축을 위하여 계열과 연관된 직업(군) 환경 분

석을 시행하여 직업(군) 후보 POOL(모형)을 정의하고 직무별현장전문가

(SME) 워크숍, 산업체, 재학생 수요조사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재양성 



- 19 -

유형을 설정하였으며, 계열의 직업(군) 후보 POOL(모형) 정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10차), 한국고용직업분류(2018),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Data를 바

탕으로 직업분류 체계 분석을 실시하고, 2018~2028 중장기인력수급전망(고

용노동부), 2019 한국직업전망(한국고용정보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직

업(한국고용정보원) 등을 통해 산업 및 고용 Trends 분석, 졸업생 취창업 분

석(2017~2020), 계열의 중장기발전계획(2020), 기존 교육과정개발 보고서

(2017~2020)를 바탕으로 계열 학생의 취업 및 창업 진로 분석을 실시하여 

직업(군) 후보 POOL(모형)을 정의하였다.

  제안 시스템 적용 대학은 대학만의 특성화된 직무와 직업 중심의 Career 

Path 74개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Career Path에 따른 핵심역량과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통합관리 및 전산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극

대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무역량 및 핵심역량과 연계된 Career Path 트래

킹을 통하여 학생을 관리하고 지원하여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학생 학습성과관리 시스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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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안 시스템 설계

  제안 시스템 적용 대학은 기존에 지원하던 NCS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존 

NCS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역량육성을 지원하며, 새로운 

교육수요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할 대학생

의 핵심역량 확보와 교육실용성 강화를 목적으로, 역량기반의 교육시스템인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통하여 지

속적인 발전과 성장의 선 순화의 핵심이 되는 환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학생교육 성과확보 및 효율적인 교육성과 관리를 통하여 

대외 교육경쟁력을 확보 가능하다. 또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운영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전문대학에서 가져가야할 표준화 모델로서의 역할도 선점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대학은 대학교육성과 가시성 확보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전공 교육과정의 경우 각 계열

별 직업군과 연계된 전공 교과목 개발을 통해 전공 직무향상을 유도하였으며, 

교양 교육과정은 학생 핵심역량 개발을 통한 교양 교과목 연계 개발을 통한 

핵심역량 향상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와 

역량 향상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직무역량과 핵심역량의 사전 진단 데이터관리, 역량 연계 교과목관리, 역량향

상도 관리, 역량진단 평가체계 관리 등 기능의 하나의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기능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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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제안 시스템 개발 절차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획단계, 설계단계, 

실행단계 및 운영관리의 이행단계를 거치게 된다. 다음의 [그림 4]는 시스템 

개발의 각 단계별 주요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시스템 개발 단계

  대학에서 역량기반 학생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대학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범위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업무기능별 엔터티를 구성하였으며 외부시스템의 연동 및 입출력 데이

터를 효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다. 학습성

과관리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핵심자료를 검토 및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

계하였으며, 주요 기능 모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코딩을 하였으며, 메인 업무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현을 완료한 후 실제 데이터 입력을 통하여 업무운영을 

해 나가면서 추가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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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시스템 구성도

  다음의 [그림 5]는 제안 시스템인 역량기반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성도

이다. 

[그림 5] 제안 시스템 구성도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인 교육과정 관리모듈, 학생 역량관리 

모듈, 교육 성과관리 모듈을 바탕으로 역량기반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현하

기 위해서 대학 정보시스템의 포털 서비스와 연동하여 사용자의 진입이 편리

하도록 적용하였으며, 교수자, 학생, 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의 구현,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 하드웨어로 구성하였다.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은 학습자로부터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 CareerPath 등록 정보를 입력받고, 대학 내에서 정의한 교과과

정 및 CareerPath 구성내용을 받아 기준정보로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인사정보, 학사정보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고,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그룹웨어와 연동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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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6]은 역량기반의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6]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은 통합 로그인을 관리하는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로그

인하여 시스템에 접속하게 된다. 학생 사용자는 교육평가 영역에서 본인의 직

무역량 사전진단 및 사후진단, 핵심역량진단을 수행하며 성취도와 역량 향상

도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본인이 선택한 커리어패스 기반의 성취

도달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과목에 대한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평가를 통하여 교과목 운영과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교수자는 학생별 성취도 달성현황을 모니터링을 통하여 학생역량 향

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학생지도 수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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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세부 시스템 모듈

  다음의 [표 3]은 주요 구성 모듈을 정리한 것으로 크게 3가지 모듈로 구성

되어 있다. 

[표 3] 주요 구성 모듈

구분 주요기능

교육과정관리 모듈 교육과정개발, 교유과정운영, 교육과정평가, 교육과정성과

학생역량관리 모듈 전공직무역량평가, 학생핵심역량평가, 학생 CareerPath 관리

교육성과관리 모듈 직무역량성과관리, 핵심역량성과관리, CQI평가

  첫째, 교육과정 관리 모듈로서 전공 직무역량 및 교양핵심 역량에 대한 분

류체계 관리하고, 다음의 [그림 7]과 같이 계열별로 Contents Market을 관

리 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7] Content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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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자는 교과목의 프로화일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운영하고 학습자

의 학습역량 성취도 및 교육과정 CQI평가 결과를 관리하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학생역량 관리 모듈로서, 신입생을 대상으로‘자랑스러운 연암인’이

라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자는 프로젝트기반의 직무 및 전공을 탐색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Career Path를 결정하도록 하고, 학습자는 개인별 

Career Path 달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강현황을 확인하고 교육과정 이수 및 

비교과에 따른 역량 향상도 및 성취도를 레이더 차트로 시각화하여 각 개인별 

학습자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하

여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10개 영역으로 총 40문항의 설문조사를 학기 초, 학

기말 평가를 통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발 시에 개선안이 반영되어 교

육의 질이 제고되는 환류 체계를 구성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셋째, 교육성과 관리 모듈로서, 교수자는 학기 시작 전후에 실시된 학생역량 

성취도평가의 사전/사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성취도에 대한 평

가 및 분석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Career Path에 따른 성과지표를 모니터링 

한다. 성과지표 관리를 위한 지수산출 지표는 다음의 [표 4]의 직무역량 지

수, [표 5]와 같은 핵심역량 지수로 구분하였다.

[표 4] 직무역량 지수

학년 학기 차수 차수별 직무역량지수 산출로직

매 

학년

1학기

1차 사전직무역량 진단점수/100

2차
사후직무역량 진단점수/100*0.5 

+ 교과목성적/4.5*0.5

2학기

3차 사전직무역량 진단점수/100

4차
사후직무역량 진단점수/100*0.5 

+교과목성적/4.5*0.5

학년 누계 2차직무역량지수*0.5+4차직무역량지수*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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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핵심역량 지수

학년 차수 차수별 핵심역량지수 산출 로직

매

학년

1차 사전핵심역량 진단점수/100

2차 사전핵심역량 진단점수/100*0.5 +교양교과목성적/4.5*0.5

3차
사후핵심역량 진단점수/100*0.5+(1학기교양교과목성적/4.5+ 

2학기 교양교과목성적/4.5)*0.25

학년

누계
1,2,3차 핵심역량지수의 평균

  다음의 [그림 8]은 교육성과 관리 모듈의 순차 다이어그램이다. 학생은 사

용자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할 수 있으며 사전/사후 실시된 역량진단 평가내용

을 기반으로 학생의 직무역량지수, 핵심역량지수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 처

리된 내용으로 성취도 수준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부족한 교과활동이나 교

과목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그림 8] 교육성과 관리 모듈 순차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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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 시스템 구현

4.1 제안 시스템 구현 목적

  제안 시스템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직무와 핵

심역량 향상 및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여 효율

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표 6]은 제

안 시스템인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의 구현 목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학습성과관리 시스템 구현 목적

목적 내용

교육과정 통합관리 체계

확보

- 하나의 플랫폼에서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평가, 

성과를 관리

- 교과목 프로파일을 통하여 교수자의 변경과 무관하

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의 표준

화

핵심역량과 직무체계에

적합한 Career Path 설정

- 특성화농업전문대학 학생의 Carrer Path 트래킹을 

통한 직무 역량 향상 지원

교육과정 정착
- 시스템을 통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정착 및 운영상

의 효율성 도모

  Career Path 설정의 경우 교수자는 학생 Career Path 이수율 모니터링을 

통한 적정한 교육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학생들은 본인스스로 현

재 자신의 Career Path를 통한 역량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스스로 Career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학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현장에서의 인력수요 요구에 대한 만족도 향상으로 학생 취업률 제고

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학 차원의 역량기반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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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데이터베이스 설계

  제안 시스템인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에서는 학생역량 평가를 위한 직무, 핵

심역량 관리 및 진단 평가문항 관리와 역량진단 평가 이후 성취도 평가가 가

능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사전, 사후에 직무, 핵심역량을 진단하여 

차이를 분석하고 각 Career Path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비교하여 전공, 교양, 

비교과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성과 관리 모듈에서는 학생들이 개인별 Career Path 달성에 필

요한 교육과정 수강 현황을 확인하고 교육과정 이수 및 비교과에 따른 역량 

성취도를 레이더 차트로 시각화 하여 각 개인별 학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학생 Career Path는 본 연구 대학만의 직무 탐색을 위한 팀 프로

젝트 기반의 직무 및 전공을 탐색하는 수업으로 학생 주도적으로 직업을 결정

해 갈수 있도록 세부전공 및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Career Path를 설계

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학생 스스로 설계한 Career Path를 기초로 학생에게 교과, 교양, 비

교과 차원에서 Career Path 달성 로드맵을 제시하고 학생역량과 비정규 교육

과정을 Career Path에 연계하여 개인별 핵심역량 성취도 분석을 통하여 부족

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한 성취도 향상을 위한 부족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직무역량에 대한 성취도 조사는 매 학기 

4회에 걸쳐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역량 성취도 지수를 반영하여 학

생스스로 성취도 수준에 대하여 인식하고 교원들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상담 

및 성취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역량기반 교육

과정의 교과목에 대하여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CQI 평가를 실시하고 설문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발 시에 개선안이 반영되어 교육의 질이 개선

될 수 있는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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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그림 9]는 설계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기능을 논리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학습성과관리 시스템 논리 ERD

  교육성과관리 모듈의 주요개체를 살펴보면 교육과목별진단결과(TEV_EDU_ 

TEST_RESULT), 교육과목별진단정보(TEV_EDU_TEST_MAS TER), 교육

과목별진단차수(TEV_EDU_TEST_WORK), 학사정보관리(TCM_STUDENT 

_EXTEND), 비교과프로그램참여자(TCM_STUDENT_PROGRA M), 인력양

성유형별비교과(TAM_EXPERT_PROGRAM), 인력양성유형별교과목(TAM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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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_SUBJECT), 학과별인력양성유형(TAM_DEPT_EXPERT), 인력양

성유형정보(TAM_EXPERT_CODE), 비교과프로그램(TAM_NON E_PROGR 

AM)등이 있다. 교육과목별진단결과 개체는 직무역량진단 차수에 속한 학생의 

진단문항별 결과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함이며, 데이터의 생성은 교육과목별 

진단정보(수강생정보)가 생성될 때 함께 생성된다. 교과목별진단정보 개체는 

직무역량진단 차수별로 학생을 관리한다. 해당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정보와 

동일하게 데이터를 생성시켜 관리한다. 교육과목별진단차수 개체는 교과목에 

대한 직무역량진단 차수를 관리한다. 계열(학과), 년도, 학기, 교과목코드, 개

설코드별로 1건의 Record가 생성된다. 학사정보관리 개체는 기본 학사정보시

스템에서 연계된 학사정보 외 학생의 경력개발경로 설정정보를 관리한다.

  비교과프로그램참여자 개체는 대학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

에 대한 학생참여자의 정보를 관리한다. 인력양성유형별비교과 개체는 인력양

성유형(Career Path)별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정보를 관리한다. 학과코드, 

과정코드, 전문가코드, 프로그램 코드 등을 주요 속성으로 관리한다. 인력양성

유형별교과목 개체는 학생의 인력양성 유형(Career Path)별로 설정된 교과목

정보를 관리한다. 학과코드, 과정코드, 전문가코드, 교과목코드, 교육학년, 교

육학기, 과목구분을 주요 속성으로 가진다. 학과별인력양성유형 개체는 각 계

열(학과)별로 인력양성유형(Career Path)을 관리한다. 인력양성유형정보 개

체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인력양성유형(Career Path)코드 정보를 관리하며,  

전문가코드, 전문가명, 사용학과코드, 직업개요, 주요직무, 시작일자, 종료일자 

등을 주요 속성으로 관리한다.



- 31 -

4.3 주요 구현 화면

  제안 시스템의 학생역량 관리모듈에는 교과목 프로파일 관리, 교육과정 관

리, CQI 평가 설문관리, 계열별 Contents 마켓 관리와 같은 기능으로 구성되

어 있다.

4.3.1 교과목 프로파일 관리 

  다음의 [그림 10]은 교과목 프로파일 관리 화면이다.

[그림 10] 교과목 프로파일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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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별로 교과목 프로화일의 세부내용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학과 

및 교육과정 연도별로 조회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4개의 하단부 탭 기능

을 제공하였으며 교과목 상세정보 관리에서는 교과목개요, 특징, 목표, 내용, 

교수 학습법, 장비 및 도구, 평가방법 등을 입력한다. 책무(능력단위)관리에서

는 능력단위 분류코드 검색을 통하여 호출된 팝업에서 사용할 책무를 선택하

게 한다. 업무 및 수행준거 관리에서는 업무(능력단위요소)에 대하여 해당 교

과목에서 활용할지 여부를 저장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지식, 기술, 태도 관리

에서는 교과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능력단위요소)에 대한 지식, 기술, 태

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엑셀로 연계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4.3.2 교육과정 관리

  다음의 [그림 11]은 교육과정 관리 화면이다  

[그림 11] 학과별 교육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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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별로 전공단위의 Contents Market 구성을 통한 교육과정 로드맵을 구

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육과정의 전공단위로 Tree Map으로 

한눈에 관리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과정구분, 과목구분, 이수구분, 교육

학년, 교육학기 등 교육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  

4.3.3 CQI 평가 설문관리

  다음의 [그림 12]는 CQI 평가 설문 관리 화면이다. 교과목별로 CQI 설문

을 실시하고 CQI 설문 결과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그림 12] CQI 설문 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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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핵심역량 진단

  진단 차수별 진단 대상자를 관리하고, 핵심역량 진단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은 역량진단을 수행한다. 학생은 진단항목에 대하여 모든 페이지의 항목을 완

료하여야 저장할 수 있다. 진단 차수별 대상자를 조회하고 상세보기를 클릭하

면 학생의 핵심역량진단 결과내용을 팝업으로 확인하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의 

[그림 13]은 핵심역량 및 역량진단 작업관리 화면이다.

[그림 13] 나의 핵심역량 진단 및 역량진단 작업관리

4.3.5 직무역량 진단

  진단 차수별 진단 대상자를 관리하고, 직무역량 진단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은 역량진단을 수행한다. 학생은 진단항목에 대하여 모든 페이지의 항목을 완

료하여야 저장할 수 있다. 진단 차수별 대상자를 조회하고 상세보기를 클릭하

면 학생의 직무역량진단 결과내용을 팝업으로 확인 하도록 구성하였다. 다음

의 [그림 14]는 직무역량 역진 및 직무역량 진단 작업관리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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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나의 직무역량 진단 및 직무역량진단 작업관리

4.3.6. Career Path 이수율

  다음의 [그림 15]는 Career Path 이수율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다.

[그림 15] Career Path 이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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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Career Path 달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전체 Career Path Road 

Map을 통하여 이수율을 조회하고 학생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체 이

수율, 이번학기의 Career Path 현황, 학생 본인과 계열별 대학별 진척도 비교

를 통하여 학생의 진척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3.7. 핵심역량 지수

  

  다음의 [그림 16]은 핵심역량지수 화면으로, 핵심역량에 대한 성취도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계열평균, 대학평균과 학생의 성취도 달성수준을 비교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핵심역량 지수는 핵심역량 진단점수 와 교양교과

목 성적을 반영하여 계산되며 이는 핵심역량 평가지수 산정기준으로 근거로 

제시되어 진다.

[그림 16] 핵심역량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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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직무역량 지수

  다음의 [그림 17]은 직무역량 지수 화면으로, 직무역량에 대한 성취도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계열평균, 대학평균과 학생의 성취도 달성수준을 비교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직무역량 지수는 직무역량 진단점수 와 전공교과

목 성적을 반영하여 계산되며 이는 직무역량 평가지수 산정기준으로 근거로 

제시되어 진다.

[그림 17] 직무역량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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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 시스템 평가

5.1 평가 일반

  제안 시스템인 역량기반 학습성과관리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주간 교내 설문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스템 만족

도 및 학습성과 향상 활용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7]

은 설문조사 일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대상인 재학생, 교수, 업무담당자 

조사 진행 시 조사대상과 표본 수는 교수학습혁신센터와 논의하여 표본 수를 

결정하였으며, 모든 설문조사는 교내 설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설문으

로 진행하였다.

[표 7] 설문조사 범위 및 내용

구 분 재학생 교원 운영 담당자

조사대상 1학년 재학생 전임교원 교수학습혁신센터

표본 수
전수조사

(483명)

전수조사

(32명)

전수조사

(3명)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수 245명 18명 2명

조사시점 2021. 6. 7. ~ 2021. 6.18. (2주간 실시)

  다음의 [표 8]은 만족도 설문지 구성으로 4개 영역으로 총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8] 시스템 만족도 설문지 구성

구분 문항 수 척도

사용자 UI 4

5점 리커드 척도
서비스 품질 3

기능의 적절성 5

종합 만족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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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표 9]는 시스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척도에 3.82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

며,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화면 UI 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시스

템의 사용 및 이용안내에 대한 매뉴얼 제공 등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에 따른 

도움말 기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 시스템 만족도 조사결과

항목 설문 내용 평균 표준편차

사용자

UI

1. 화면의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준다. 3.94 .61

2. 사용자를 위한 이용안내/매뉴얼 제공이 적절

하다.
3.31 .68

3. 시스템의 기능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82 .76

4. 메뉴(화면)간 이동이 편리하다 3.66 .64

서비스

품질

5. 시스템의 응답속도는 빠르게 응답한다. 3.45 .91

6. 시스템 사용 중 오류 발생이 나타난다. 3.61 .55

7.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 3.85 .70

기능

적절성

8. 나는(학생의) 커리어패스 및 나의 학습역량 

달성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4.01 .72

9. 나는(학생의) 커리어패스에 맞는 역량학습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3.75 .77

10. 나는(학생의) 부족한 역량의 교과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78 .63

11. 역량과 커리어패스에 맞는 교육과정이 적절

히 연계되어 있다.
3.56 .71

12. 내가(학생이) 속한 계열의 전반적인 역량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다.
3.98 .55

종합

만족도

13. 나는 시스템 이용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만

족한다. 
3.82 .69

14. 나는(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수준을 쉽게 파

악할 수 있다
3.83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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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안 시스템 사용 개선 효과

  역량기반 학습성과관리 시스템 구현에 따라 교육과정 관리, 학생역량관리, 

교육성과 관리에서 많은 개선효과를 가지고 왔다. 먼저 교육과정 관리 측면에

서의 개선효과를 보면 전공직무역량 및 교양핵심역량 분류체계를 마련하였으

며 이를 통하여 계열별 Contents Market이라는 교과목에 대한 프로화일 구

성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학생 성취도 평가에 따른 지속적인 교과목 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을 가져왔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의 개선 

효과가 있다. 첫 번째, 교과목 프로파일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관리를 통

하여 계열별로 직무 및 역량 기반의 교과목을 관리하고, 이를 통한 계열별 

Contents Market을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무 및 역량 

기반의 교과목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교육과정에 대하

여 학생과 교수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CQI평가 관리를 통하여 교과과정에 대

한 지속적인 수업의 질 향상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평가하였다. 세 번째는 학

생들의 역량성취도를 지표화 하여 분석 제공하고, 교육과정 CQI결과와 연계

하여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역량 관리 측면에서의 개선효과

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생에 대한 직무 및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를 수행한다. 사전, 사후의 직무 및 핵심역량을 진단하여 차이를 분석하고, 각 

Career Path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비교하여 전공, 교양, 비교과 차원에서 비

교 분석하여 학생역량 및 지도 관리의 효율성을 가져왔다. 또한 교육성과 관

리측면에서의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개인별 Career Path달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강현황을 확인하고 교육과정 이수 및 비교과에 따른 역량 

향상도 및 성취도를 레이더 차트로 시각화하여 각 개인별 학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교수자와 학생 모두 직시적인 성과수준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

여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기초직무 탐색교과인 

‘자랑스러운 연암인’에서 설계한 Career Path를 기초로 학생에게 교과, 교



- 41 -

양, 비교과 차원에서 Career Path 달성 로드맵을 제시하고, 학생역량과 비정

규 교육과정을 Career Path에 연계하여 Career Path 달성에 부족한 역량교

과를 확인하고, 이를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어 학생지도 및 학생역량 평가에 효율성을 개선하였으며, 역량기반 교육과

정 교과목에 대하여 교원과 학생들에게 10개영역으로 총 40문항의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발 시 개선안이 반영되어 교육

의 질이 제고하는 환류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대외평가 

요구 성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 주기 기본역량 진단 요구학생 교육관

리에 대한 성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여 학생 교육성과 관리 체계의 표준화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0]은 학생 교육 성과관리 시스템의 개선 효과를 정

리한 것이다.

[표 10] 학습성과관리 시스템의 개선 효과

구분 학습성과 관리시스템 개선 효과

교육과정

관리

- 전공직무역량 및 교양핵심역량 

분류

- 계열별 Contents Market관리

- 교육과정 CQI평가

- 학생역량 성취도 파악

- 교육과정 CQI 평가 결과

학생역량

관리

- 역량 성취도 평가(사전/사후)

- 교수자가 교과목 성취도 평가 

실시

- 핵심역량 진단

- 직무역량 진단

성과관리

- Career Path 로드맵 구성

- Dash Board제공

- Career Path 이수율, 역량 향

상도 및 성취도를 시각화하여 

수준진단 지원

- CQI 평가 결과 분석으로 교육

과정 개발 환류지원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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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가 높아

지고 있다. 대학은 이제 단순 지식이 아닌 핵심역량과 전공분야의 전문역량을 

함께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하는 사회적 요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농

업기반의 전문대학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단순

한 지식전달 보다는 학생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혁신하기 위해 개편을 

시도하고자 하며, 구축된 핵심역량 기반의 교과 및 비교과 체계는 학생들 스

스로 역량을 확인하며 관리하도록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하는 실무

형 전문 직업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할 수 있으며, 각 학과단위에서

는 해당 전공학생들의 역량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성과를 관

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교과의 경우, 교내의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운영되던 프로그

램을 체계적으로 영역별로 분류하여 비교과 영역에서도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학생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교육 과정의 경우 각 

계열 및 학과에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설계하고 이를 통하여 개편 

및 운영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전공 교육과정의 경우 각 계열별 직군 및 직업을 선별하여 이와 

연계된 직무역량을 도출하고,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생들

의 전공 직무역량 향상을 유도하고, 교양교육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자

체점검진단 및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수요를 반

영한 교육과정 개발 및 PDCA(Plan-Do-Check-Action)에 근간하여 교육과

정 운영 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핵심역량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뿐 만 아니라 각 교과목별로 내실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식전달위주의 강의식, 암기위주의 교육방법에서 벗

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의 특성화방향을 고려한 교육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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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제고 및 학사 구조 유연화, 교수학습방법으로서 다양성을 제고해야 할 것

이다. 즉 문제 중심 학습(PBL), 프로젝트 중심 학습, 액션러닝, 캡스톤 디자

인, 디자인 씽킹, 팀 기반 학습(TBL)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안 시스템을 통하여 구현된 학생 성과관리시스템은 역량 기반의 교과 및 

비교과와 관련된 체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류활동을 통한 교과과정 개발

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데이터를 질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과 환

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타 대학과 차별화된 고유의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 Contents Market 구성 및 학생  

Career Path를 설정을 통한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효율적 운영체계를 지원하는 역량기반의 교육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엣 제안한 시스템을 대학 전체적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 관리 시스템

을 활성화하고 일반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몆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추가적

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대학이 농업특성화대학으로서의 교육 

플랫폼 혁신을 통한 교육 실용성강화를 목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역량기

반 학습관리 시스템의 구성내용이 모든 대학에 대한 교육 시스템에 일반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를 보다 심화 연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체계를 활용한 연 단위 교육 수요 분석 및 

교육과정 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교육 수요 분석결과에 따른 계열

별 Contents Market 활성화 및 학생 Career Path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 Career Path를 통해 직무역량 중심의 전공교육과정의 운영효율

성 향상으로 대학이 목표로 하는 실용성 있는 교육목표수준에 따라 목표역량, 

교육과정, 성취도평가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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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개선운영을 통하여 역량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운영하여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대

학 교육과정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실용성 강화를 위한 노력

과 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활용 및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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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ompetency-based Learn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Myeong-Hoon Kang

Department of IT Convergence

Graduate School of Kong Ju National University

Kong Ju, Korea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building a 

competency-based stud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fostering core competencies of agricultural college students by looking 

at the case of Y University's competency-based student learn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establishment of Y University's 

core competency-based stud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ok place from 2019 to 2021, through three phases: core 

competency modeling, Career Path for core competency management, 

and core competency-based student learn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irst of all, the major curriculum and liberal arts 

curriculum were developed for each field and the operating system 

was derived. Next, he established Career Path, a student who li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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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fessional trade volume of his major. Seventy-four student 

Career Paths were developed by defining job models for major 

curriculum development in three families and organizing jobs 

(counties) after job creation.   Finally, a student learn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as established and key competency diagnosis 

results were utilized to improve employment rates by managing and 

supporting students' learning performance through Career Path 

Tracking linked to job competencies and core competenc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look at the implications of building a 

learn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s follows. A close 

examin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learn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omplements the problems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It further diversifies the internalisation and improvement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In order for the learn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have a more practical effe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It is important for universities to be 

fully aware of the developed learn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to continue to support it by immediately reflecting the 

need for competency-based education and the needs of rapidl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s.



- 52 -

감사의 글

  2012년 가을, “배움은 죽는 날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울 것이니 기회가 있

으면 언제든지 배우자”라는 이 마음이 움직였던 날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서 사람을 사귀고 더불어 그 사람들 속에서 덕을 쌓고 얻는 기회는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교양은 나 자신이 일부러 찾아 채우고 깨우치려는 

노력이 없다면 늘 함께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교양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소통을 위해

서 더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배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위해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이

를 위해 주말이면 아빠를 배려해주는 아들과 아내를 보아야 했고, 가장으로써

의 책임감은 이 논문을 쓰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통해 감사와 존경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에 대한 

교수님들의 깊은 애정을 통해 배움의 자세와 학습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도교수님이신 박구락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공학습 뿐만 아니

라 살아가면서 배려해야 할 것과 함께해야 할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꼭 가

슴에 새기겠습니다. 학점 이수를 통해 졸업도 가능했지만 인생에 한 번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기회

가 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늘 따듯하고 낮은 문턱으로 소통해 주시며, 열적정인 수업과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김재웅 학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심사위원을 맡아주시고 논문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힘을 

북돋아 주신 이운열 교수님, 질적 연구에 대한 세심한 제안과 깊은 관심을 가

져주신 김동현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원의 발전



- 53 -

에 힘써주시는 학과관련 교수님들께도 이 면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마무리 하는 데에는 물심양면 숨은 도움이들이 있었습니다. 논문의 

첫 과정에서부터 최종 제출하는 그 날까지 저를 지원해준 IT컨버전스랩 정영

석 박사님, 박원철 박사님, 박성현 박사님. 그리고 논문 작성 방법에 결정적 

경험을 전수해준 박사과정 길완제, 김진일, 안영휘님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관심으로 언제나 힘이 되어준 우리 IT컨버전스랩 모든 선.후배님들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로 친구로 같이 고민하고 새로운 배

움의 길로 안내해주고 직장에서 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항상 곁에 

있어주는 연암대학교 홍정섭 교수님, 이범호 계장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특히, 부족한 저에게 항상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제 아내와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아들 지원에게도 한없이 사랑한다는 말 남기며, 마지막으

로 평생 살아가면서 후회와 사랑을 반복하게 될 아버지와 어머니께 존경과 사

랑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 할 것을 약속합니다.

“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배우고, 합리적인 판단과 상식을 거스르지 않으며, 

간절함으로 항상 매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글이 오래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전과 긍정 늘 가슴 뛰는 삶을 살아

갈 것이며, 그 항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필요성
	1.3 논문의 구성

	II. 이론적 배경
	2.1 학습 성과
	2.2 대학 핵심역량
	2.3 대학 핵심역량 진단시스템

	III. 역량기반 학습성과관리 시스템
	3.1 학습성과관리 시스템 구현 배경
	3.2 직무역량 및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3.3 Career Path 적용
	3.4 제안 시스템 설계
	3.4.1 제안 시스템 개발 절차
	3.4.2 시스템 구성도
	3.4.3 세부 시스템 모듈


	Ⅳ. 제안 시스템 구현
	4.1 제안 시스템 구현 목적
	4.2 데이터베이스 설계
	4.3 주요 구현 화면
	4.3.1 교과목 프로파일 관리
	4.3.2 교육과정 관리
	4.3.3 CQI 평가 설문관리
	4.3.4 핵심역량 진단
	4.3.5 직무역량 진단
	4.3.6 Career Path 이수율
	4.3.7 핵심역량 지수
	4.3.8 직무역량 지수


	Ⅴ. 제안 시스템 평가
	5.1 평가 일반
	5.2 제안 시스템 사용 개선 효과

	Ⅵ.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ract
	감사의 글


<startpage>9
I.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필요성 3
 1.3 논문의 구성 5
II. 이론적 배경 6
 2.1 학습 성과 6
 2.2 대학 핵심역량 8
 2.3 대학 핵심역량 진단시스템 12
III. 역량기반 학습성과관리 시스템 13
 3.1 학습성과관리 시스템 구현 배경 13
 3.2 직무역량 및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16
 3.3 Career Path 적용 18
 3.4 제안 시스템 설계 20
  3.4.1 제안 시스템 개발 절차 21
  3.4.2 시스템 구성도 22
  3.4.3 세부 시스템 모듈 24
Ⅳ. 제안 시스템 구현 27
 4.1 제안 시스템 구현 목적 27
 4.2 데이터베이스 설계 28
 4.3 주요 구현 화면 31
  4.3.1 교과목 프로파일 관리 31
  4.3.2 교육과정 관리 32
  4.3.3 CQI 평가 설문관리 33
  4.3.4 핵심역량 진단 34
  4.3.5 직무역량 진단 34
  4.3.6 Career Path 이수율 35
  4.3.7 핵심역량 지수 36
  4.3.8 직무역량 지수 37
Ⅴ. 제안 시스템 평가 38
 5.1 평가 일반 38
 5.2 제안 시스템 사용 개선 효과 40
Ⅵ.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42
참고문헌 45
Abstract 50
감사의 글 52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