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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outh Korea, the history of the qualifications has been matured with industry development. Sinc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was enacted in 1973,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develop the 
ability for improving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contribution of qualifications to industry. As the industry 
has been diversified and globalized, the government has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operating the 
qualification by enac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in 1997. And then, the qualifications are 
classified into national qualifications, private qualifications, and foreign qualifications. However, it is hard 
for national qualifications to abolish or establish a qualification by each organization and the privileged 
license acquisitors as the qualifications are separately operated by the laws and the organizations and lack 
consistency. For private qualifications, it is harder to organize even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 
entry barriers by each qualification association. For those reason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system 
adapted in the changing job market and operated by the organization managing the qualification system with 
consistency. This research indicates the inefficiency of the qualification system because the work-study 
parallelism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enacted in 2020, is like the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in 
terms of the general operating system and the operator, except the institute and the law related. 
Therefore, we analyze the work-study parallelism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and suggest the efficient method to operate and the future research plan regarding the 
whole qualification system.
Keywords : Qualification, Korea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n-Firm Qualification, NCS(National Competency 

Standrds) 

1. 서 론

국내자격은 크게 국가자격 민간자격 외국자격으로 으
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6] 국내 자격은 국내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 운영
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7년 자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화의 발전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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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은 모든 자격의 기본법에 하위법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Table 1>에서 알 수 있듯 관련 자격 법이 
자격기본법과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National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Classification Related Law

National 
Qualification

National Technique 
Qualification System

(Course 
Evaluation-Type 

Qualification System)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ct

Individual National 
Qualification

Individual Law

Work-Study 
Program Qualification 

System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Civil 
Qualification

Authorized Civil 
Qualification System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Registered Civil 
Qualification System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Employment 
Insurance Act

Foreign 
Qualification

Foreign Qualification 
system

Laws of the 
Relevant 
Countries

이중 국가기술자격의 과정평가형 자격은 2015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운영형태로 운영된
다. 또한 국가전문자격 역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하게 운
영되고 있다. 

일학습병행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근간하여 2020. 8월 
28일 국회를 통해 국가자격으로 제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인정자격 그리고 사업내자격으
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국가자격의 일학습병행과 동일하게 
자격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특별히 사업내자격제도
는 다른 자격제도와 달리 고용보험법에 근간을 두어 국가
자격과의 규제에 의한 차별화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자격은 국제적 상호인증으로 등가가 
가능한 자격여부를 판단하여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자격기본법을 근간으로 국가자격으로 제정
된 일학습병행 자격제도와 고용보험법을 근간으로 한 민
간자격 중 사업내 자격제도를 비교하여 그 운영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국가기술자격제도

2.1.1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요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전쟁이후 국가재건을 위해 정부가 
단위법령을 통해 기술분야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4]. 경
제개발 계획에 따라 1967년 ‘직업훈련법’을 제정하면서 
기능검정제도에 의한 기술인력의 관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각 부처의 특수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자격은 자
격 간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유사 및 중복자격을 난립시키
면서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훈련측면에서 자
격취득자의 우대 및 기술 및 직업교육의 연계성등이 문제
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73년 12월 국가기술자격법이 제
정되어 그 관리체계를 노동부에 일원화 시키면서 자격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2]

국가기술자격법 제1조 목적에 정의하듯 기술자격에 관
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적정한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자질 및 사
회적 지위의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라 자격종목의 탄력적 산업수요
의 대응이 미흡하고 산업현장과의 괴리에 따라 1997년 
‘자격기본법’과 ‘자격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자격수요 부흥을 위하여 민간자격의 도입 등 자격제도의 
관리주체를 다원화하는 등 국가자격제도의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였다. 

그러나 자격기본법이 국가적 수준에서 일관된 자격체
계를 제시한 것이 아니어서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 
각종 자격간의 연계, 자격-학력간의 연계, 자격관련 부처
간의 역할분담, 국가자격-민간자격간의 역할분담 등 국
가차원의 종합적인 자격관리 운영체계의 총괄적 체계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못하였다[3].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 또는 운영
주체가 되는 자격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 자격이 국가
자격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는 초기 8등급 체계로 운
영되어 왔으나 1998년 5등급 체계로 구성되어 [Figure 
1]과 같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1].

2.1.2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체계 

국가기술자격은 고용노동부와 개별법에 의한 각 주무
부처 그리고 자격의 시행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7개의 
기관과 단체로 [Figure 2]와 같이 구성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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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의 출제 및 시행은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다음 [Figure 3]과 같은 체계로 수행하고 있다[6].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국가기술자격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현재 다음 <Table 2>와 같이 서비스분야 32종목
을 합쳐 544종목이 등급별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한 1회 ~ 4
회의 년간 시행 횟수에 따라 운영되고 시험방법은 1차 필

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된다. 실기시험은 작업
형, 동영상, 필답형 시험이 있고 기술사 자격의 경우 면접
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
는 자격종목으로 공장관리기술사 등 271종목은 국가에서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Figure 1] The Qualification Level System 

[Figure 2] The Qualification 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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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학습병행자격제도

2.2.1 일학습병행 자격제도 개요 

국내 일학습병행 자격제도는 유럽의 도제제도를 밴치
마킹한 한국형 도제제도로 2013년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안되었다[10].

일학습병행은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 및 재직자 훈련을 
위해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기업현장에서 현장교
사가 NCS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교육훈
련하여 기업 근로자를 양성하는 한국형 도제교육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고용부가 실행하고 2018년 국회 입법상정된 
후 2019년 8.28일 국가자격으로 시행되었다.

2.2.2 일학습병행 자격제도 운영체계 

일학습병행자격제도는 NCS를 기반하여 운영된다.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KECO 고용직업분류에 따

라 최소한 작업을 수행할수 있는 능력단위를 국가가 표준
으로 정한 것이다[5].

일학습병행제도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육
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시험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학습병행의 유형은 다음 [Figure 4]와 같이 크게 재
학생 유형과 재직자 유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재
학생 유형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도제학교, 
2년제 준학사 졸업자 위한 전문대재학생단계 그리고 4년
제학사 졸업자를 위한 IPP유형이 있다.

일학습병행의 원 취지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재학단
계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야 했으나 2014년부터 정착을 
위해 재직자 등 1년 미만 신규 취업자 교육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일학습병행에 참여대상에 대한 규제는 

[Figure 3] The Operation System of Qualification

<Table 2> Qualification Number of Each Level

Classification Number of items Classification Number of items

Professional Engineer 84 Level 1 10

Master Craftman 28 Level 2 10

Engineer 118 Level 3 3

Industrial Engineer 120 Single-level 9

Certified Technician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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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와 같다.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는 기업과 근로
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Company Employee

The company with 
employment insurance

The employment insured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 

[20 workers] The 
recommendation of SC or ISC 
[50 workers] The solitary 

company

Over 15 years old

Technical skill, Equipment
The Seamen Law,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X

The CEO's willingness
Within 1year of term of 
service since the date of 

trainning begines

Except the company delaying 
in payment of wages or 
frequent-occurring of 
industrial accidents

Foreign nationals(F4, 5, 6)

[Figure 5] Participation Criterion of Dual System

이후 실제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Figure 6]과 같
이 기업규모와 연계하여 참여유형을 선택하게 된다.

[Figure 6] Participation Type of Dual System

참여유형까지 선택한 기업과 근로자는 [Figure 7]의 
절차에 따라 기업지정을 통해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과 훈련기관은 고용

Division Industrial-Type Enterprise-Type

Definition

The training course 
reflecting 100% NCS 
required competency 

units 
(Work-Study 

parallelism status on 
CQ-NET)

Reflecting 
50% NCS

Training Cost

Compared to the total 
training time, OJT 
between 25% and 

75%

Compared to the 
total training time, 
OJT between 50% 

and 80%

Minimum 
Training Time

L2: 400hrs, L3: 
600hrs

L4, L5: 800hrs, L6: 
1,200hrs

Over 600hrs

Support 
Ration on 

Traifning Cost
20% added 20% reduced

Connected 
Curriculum of 

College 
Students

Feasible Infeasible

License 
Acquisition

Feasible N/A

[Figure 4] The Type of Dual System

[Figure 7] The Operation Process of Du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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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금에서 일정금액의 훈련비 및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3 사업내 자격제도

2.3.1 사업내 자격제도 개요 

사업내 자격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에 근
간하여 수행되는 자격이다. 사업주가 사업체의 주요 직무
와 관련 검정기준 등 자격이 요구하는 요구수준에 대해 기
업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
발을 위해 운영하는 자격이다. 

따라서 기업의 특수한 직무내용에 따른 현장노하우에 
대해 자격을 구성하고 국가기술자격에서 할 수 없는 현장
기술에 대해 사업내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내자격을 취득하
게 하여 생산성 향상 및 직업능력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7].

사업내자격은 1998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 사업
내 자격검정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1999년 ‘사업내 자격
검정사업 지원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자격을 운영
하였다[9].

특히 2005년 12월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중 사업체 심
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시작으로 2007년 
10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업
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모두 위탁하였다. 그러나 사업
내 자격의 문제는 민간자격으로 그 사업참여 및 지정은 현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이중적 행정이 진
행되고 있다. 

2.3.2 사업내 자격제도 운영체계 

사업내 자격운영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 교육참여를 
통해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직업능력에 대한 자기개발
로 인사보수 및 근로자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업내 자격의 기업 자체내 운영 시스템 구성
은 다음 [Figure 8]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사업내 자격에 대한 법적근거는 ｢고용보험법(제31조)｣

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가 필요한 피보험자 등의 직
업능력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비용지원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용지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51조)｣에서는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
격검정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내 자격제도 참여기업의 요건에 대해 법의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 <Table 3>과 같다.

이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5조)에서 언급하는 사
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은 [Figure 9]
와 같다.

사업내 자격검정제도 역시 자격검정을 위해 사용한 임
금, 수당, 외부용역비, 검정장비 및 시설제작․구입비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3. 일학습병행 및 사업내자격 제도분석 

3.1 양 자격제도 체계의 분석

사업내자격과 일학습병행 자격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제외하고 자격 주체가 기업이고 자격 대상은 학습근로자
이며 자격취득을 위한 프로세스가 거의 같다.

자격수행을 위한 인정은 상위 고용노동부가 관할하고 
있으나 인정 프로세스의 주체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 일학습병행과 사업내자격 
제도는 그 운영체계 및 수행주체가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점은 인정되는 관련법과 인정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자격의 유형자체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
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인정법과 인정주체 그리고 자격유형을 통
일화 하면 이분화 되어 있는 양 자격을 단일화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실 기업에서 필요한 자격을 운영하여 필요한 인
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 양 자격의 가장 다른 부분인 
인정법과 인정주체 그리고 자격유형에 대해 단일화 방안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8] Process of In-Firm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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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Law Concept of In-Firm Qualification

Requirement of the 
companies to join

1. It shoud bea qualification exam executed by the owners for thre related workers.
2. The certification items should be directely related to the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3. It should be established and carried for the regulations providing preference to the 

employees with a certification, in terms of promotion or payment.
4. No fee is charged to the emloyee trying to acquire a certification, regarding any proecess 

related to a quaification.
5. A qualification should be non-profit.
6. All the other reqirements shold be met to the Ministry of Labor Law

Requirement to execute 
training and qualification

(Article 74 in Enforcement Rules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1. There should be the qualification exame records more than twice for the qualification.
2. The business owner should establish and execute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qualification exame for the employee to imrove their skills

The regulation for training and 
qaulification

1. The issue on the operating purpose of qualification exame program in the business and 
the job item contents

2. The issue on the qualification item, qualification method, the acceptance criteria, and 
application reqiurement

3. The issue on the number of qualification exams, date and place
4. The issue on th organization to operate the qualification program in the business
5. The issue on generating the questions for qualification, and grading and supervising the 

exam
6. The issue on the post management for the passed
7. The issue on ensuring the fair exam
8. The issue on the preferences for the acquisitors
9. All the other issue on executin a qualification exam

[Figure 9] Acknowledgment Process of In-Firm Qualification

<Table 4> A Compare with Two Qualifications

Division Work-study parallelism qualification system The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Law related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Employment Insurance Act

Authorized oarganiz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designated by Employment 
Departmen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designated by 

Employment Department
Performance organiz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Provision of expense
Testing qualification

Qualification organization The Minister of Employment
The Minister of Employment-Chairmans of 

companies
Qualification type National qualification Private qualification

Operation structure Similar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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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사업내자격의 경우 정규직 입직자에 대한 회사의 노하우
와 더불어 NCS에서 요구하는 KSA를 전수하기 위해 기업
내에서 관련 능력단위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이 운영되는 기
업 목적형 자격이라 말할 수 있다. 결국 회사의 본 업무와 
연계된 교육표준에 따라 관련 자격을 수행하고 회사의 제
반 지침 및 안전관련 업무수행에 대해 교육받는다.

반면, 일학습병행 자격은 정책상 고용창출을 위해 제도
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정기간의 
OJT(사업장내 훈련)과 Off-JT(사업장 외 교육기관 또
는 위탁기관 훈련)을 수료하고 외부평가 후 정규직 고용
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구성된다. 따라서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제도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기업에 필요한 정규직 인원으로 채용하는 기업과 일정기
간의 학습근로자 성과에 따라 채용여부를 고려하는 기업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
이 없는 학습근로자에 대해 최소 보장요구 조건인 고용보
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OJT와 Off-JT를 운영하여 학
습근로자가 안전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안전경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학습병행의 후가
와 같은 기업의 경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전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두 자격제도의 

통합 운영이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기업의 안전경영 측면
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제도의 차이점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첫 번째 개선방향은 자격기본
법과 고용보험법의 양 자격을 법제개정을 통한 단일화 방
법이다. 두 번째로 현재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일학습병행자격과 사업내자격제도의 단일화 방
안에 대해 제안한다.

3.2 양 자격의 운영 분석

3.2.1 사업내자격검정 분석

Q-net 자료에 의한 사업내자격은 다음[Figure 10]와 
같이 21년 8월 현재 95개 기업 222개의 자격검정이 이루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0]에서 살펴보면 일부자격의 경우, 동일명칭
의 수준별 자격을 모두 하나의 자격검정으로 인정한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혼선이 있다. 실례로 ㈜하이
모 경우는 패턴인증제(전문가) 2급과 3급에 대해 각각의 
자격으로 인정하여 두 개의 종목이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

[Figure 10] A Part of 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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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러지의 경우 Scrubber 
PM과정 1, 2, 3급을 하나의 종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외 다수의 기업에서 이와 같은 혼선이 발견되고 있다[8].

사업내자격에 대해 각 종목에 대해 NCS에 기반한 능력

단위로 구성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NCS 대분류와 세분
류 그리고 능력단위와 매칭하여 적용가능성 여부에 대해 
[Figure 11]과 같이 매칭할 수 있다.

[Figure 11] Matching to In-Firm Qualification VS NCS(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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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일학습병행 자격 분석

다음으로 일학습병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자격은 
[Figure 12]와 같이 318개 직종에서 415개 자격이 운영
되고 있다.

여기서 일학습병행 실시 자격종목은 NCS의 세분류와 
소분류 사이에서 직종에서 필요한 자격을 선정한 것이다. 
이 자격들은 대부분 표준의 10개 정도의 필수능력단위와 
그 외 10개 정도의 선택능력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이들 중 필수능력단위는 반드시 교육훈련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기(최소 1년으로 제한)의 교육시간이 필요
하다.

사업내자격은 NCS 능력단위 중 기업 교육에 필요한 능
력단위를 모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의 탄력성이 매우 

크지만 일학습병행은 자격과 매칭을 위해 그렇지 못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사업내자격과의 차이점
은 자격을 인정하는 외부평가의 존재이다. 사업내자격의 
경우 내부평가를 통해 수행평가로 그 자격이 정해진다면 
일학습병행은 수행평가 이후 공단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
를 통해 교육/훈련의 결과를 평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업내자격과 일학습병행 자격의 운
영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자격선정 주체의 단일화. 사업내자격의 경우 관련
업체내에서 필요에 의한 자격종목에 대해 명칭으로 사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유사 기업들이 자격
을 선정할 시 관련 직군에서 학습근로자가 이동 및 직무 
공통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자격종목 명칭의 자율성. 이는 각 기업내부에서 

 

[Figure 12] Enforcement Qualification Event 0f Dual System(A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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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되거나 선호하는 명칭으로 사업내자격 명칭을 부여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사업내자격과 일학습병행 자격의 
운영효율성을 위하여 NCS기반의 능력단위에서 자격명칭
을 선별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일학습병
행은 국가가 인정하여 관련 직군 내에서 필요한 능력단위
를 인정한다고 정의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내자격 선정 
시 반드시 관련 직군에서 이동이 가능한지에 관련 능력단
위를 명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자격검정을 위한 훈련시간의 차이. 일학습병행에서 
요구하고 있는 훈련시간은 최소 1년으로 규정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사업내자격의 경우 검정의 수준에 따라 최소 3개월에
서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 자격이 
상호보완측면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중 많은 기업이 포기하거나 
참여를 꺼려하고 있다. 이들 이유를 살펴보면 기업의 건정
성도 있겠지만 일학습병행에서 요구하는 훈련기간이 신규
직원 교육에 너무 과하여 기업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
다. 이들 양 자격의 통합은 일학습병행의 장기교육의 단점
과 사업내자격의 국가인증 또는 공인인증의 단점을 보완
하여 서로의 시너지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는 자격등급의 비체계화. 사업내 자격은 앞서 언급
하였듯 1개의 자격검정으로 1급, 2급의 두가지 등급을 운
영하거나 동일한 자격검정으로 서로 다르게 운영하는 경
우가 있다. 이들 자격에 대한 등급의 규정 및 체계의 정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설문설계 및 내용

3.1절에서 언급하였듯 설문은 크게 두 가지로 현행 법 
제도의 개선과 운영중인 양 자격의 단일화 방안에 대해 개
선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설문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첫 번째는 설문자의 일반적인 인문사
회 분야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하고 두 번째 분야는 자격관
련법 개선에 대해 구성한다. 마지막 분야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일학습병행자격과 사업내자격의 단일화 
방안에 대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전체 설문의 구성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Parts of Interview

Part Detail
Number of 
questions

Comm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5

Improving the law 
related

Unifying the 
qualification law

7

Improving the 
dual-qualification 

Integrating operation 
the dual-qualification

7

세부내용은 3.1절에서 언급하였듯 양 자격은 그 인정
법과 주체 그리고 자격운영주체만 다르고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격이다. 이에 따라 자격의 효율성과 효
과성을 위하여 개선방향에 대해 도출하고자 설문을 설계
하였다.

우선 자격의 인정법과 주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결
국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
간자격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내 자격을 국가자격화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법제 개정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법제 개정의 경우 현행 관련법인 자격기본법과 고용보
험법 두 법제에 대해 충분한 회의를 거친다면 고용부장관 
명의의 법제 개정안에 대해 공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다. 

두 번째는 양 자격의 운영주체의 단일화방안이다. 일학
습병행은 사업내자격은 기업에서 직무양성 및 향상이 필
요할 시 자체 기업현장교사 등에 의해 자격을 구성하고 이
를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통해 교육하고 이후 자체 자격검
정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는다. 결국 현재 운영되는 국가자
격의 운영체계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국가자격 시스템으로 통일화하여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행
정 및 비용낭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설문에 따라 설문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22
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위원과 서울지역
본부 채점부에 방문하는 자격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결과 전체설문 100개 중 패턴 및 단일설문
결과 설문을 제외한 유효설문 61개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
였다. 

연구는 전문가 의견분석과 설문분석 결과를 통해 공학
적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의 대상은 
자격법 제도에 대해 인식이 있는 공단 전문가와 심평원 그
리고 자격전문가에 대한 무작위 의견수렴을 통해 그 가능
성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4. 일학습병행-사업내자격제도 개선방안 

4.1 설문결과 분석

4.1.1 일반설문 분석

설문자에 대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
[Figure 13]과 같이 나타났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일반분석 결과 응답자의 98%는 
자격 및 자격법에 대해 충분한 인지도가 있다고 응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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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응답자 연령이 40대 이상이 90%로 충분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직업은 자격전문가 26%, 일반직장근로
자는 8%, 능력개발전문가는 52%로 나타났다. 설문기간 
동안 채점의 특성 때문에 이․공학분야 전공자가 87%, 인
문사회계열 전문가가 1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문
가들의 일학습병행과 사업내자격에 대한 인지여부에서 
83%가 두 자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4.1.2 법 제도 개선 분석

연구의 주 내용인 자격법령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 [Figure 14]와 같다.

자격 관련법 개정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이에 따
른 자격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전체 67% 이상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문가가 판단할 때 국민이 
대중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이 
51%, 국가전문자격이 36% 일학습병행자격 7%, 과정평
가형 자격 4% 그리고 개별법에 의한 민간자격이 2%로 
응답하였다.

민간자격을 제외한 각 자격이 법령주체가 다른것에 대
한 단일화 또는 최소화 필요성에 있어서는 보통이상의 응
답자가 92% 나타나 자격법령의 단일화와 간소화가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다. 자격 단일화 이후 자격의 운영부처는 
고용노동부가 77%, 과기전통부가 12%, 법무부 5% 순으
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별도의 응답자 중 국가자격은 대
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응

[Figure 13] The Results of General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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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인원이 소수 있었다. 
또한 만약 자격법령과 운영주무부처가 단일화 간소화 

된다면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 86%
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자격법령 및 운영의 단일화나 간소화의 장점에 대해서
는 글로벌 경쟁력이 26%, 자격의 유연성이 25%, 법령운
영 단일화가 22%, 자격의 위상증대가 13%순으로 나타
났다.

추가해 만약 위탁운영이 필요하다면 가장 적정한 운영
기관에 대한 설문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적합하다고 
98% 응답하였다.

4.1.3 양 자격 개선 분석

일학습병행과 사업내자격의 법령규제가 자격기본법과 
고용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단일화 및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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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한 설문으로 [Figure 15]와 같이 80%가 타
당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법령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고용보험법, 개별법 그리고 기타법령 중 어디
에서 자격법령을 관리하는게 나은지에 대해 77%가 국가
기술자격법 21%가 자격기본법으로 응대하였다.

최종적으로 일학습병행과 사업내자격을 단일화 할 경

우 사업내자격을 국가자격화 하는것에 대해 57%가 타당
하다고 동의하였다.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동
의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자격의 남용이 58% 기 
취득자에 대한 처우 27% 민간자격의 자율성 훼손이 7%
로 나타났다.

반면 일학습병행자격을 사업내자격과 같이 공인자격으
로 민간화한다는 설문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전체 5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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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반대의견의 대표적인 응담은 법령공포 번복에 
의한 혼선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 취득자의 처
우를 우려하는 응답이 32%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양 자격이 단일화 될 경우 적정한 자격명칭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이 41% 사업내자격이 0%이며 새롭게 
기업내자격(산업형, 기업형)과 국가산업자격 각각 10%, 
44%로 나타나 새로운 자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이상의 설문결과에 따라 4.2절에서는 본 연구가 주장하
는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4.2 양 자격의 개선방안

설문결과 현재 운영중인 일학습병행 자격과 사업내자
격은 그 수행절차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운영의 묘
를 살려 하나의 법령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운영주체 법령이 자격기본법과 고용보험
법에 따라 수행되고 있어 법 시스템상에서 개선의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크게 법령측면과 주관부처 그리
고 교육 및 자격연계 측면, 자격수행 운영기관으로 나누어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자격법령의 개선이다. 개별법에 의한 전문자
격의 경우는 개별법 특성상 그 추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자격시행 주체가 동일한 자격의 경우 자격법
에 대한 단일화 및 통일화가 필요하다. 실제 이를 위해서
는 자격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 주체를 자격기본법으
로 한다면 국가기술자격법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모든 
자격의 법령 내용에 대해 자격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운영주관부처의 단일화 방안이다.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 및 공인자격들의 경우 관련 협회나 기
관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각기 신규 및 변경, 폐지에 대해 
관련 부처의 세부시행령에 따라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학습병행과 사업내자격 역시 자격기
본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해 관리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격에 대해 주관부처를 고
용부나 교육부 등으로 통일화 하던지 국무총리 산하 특별
부처를 운영하여 단일화된 법령하에서 자격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성이다. 일학습병행 
자격은 능력중심사회의 한국형 도제제도라는 이슈를 가지
고 ‘14년 이후 근 8년간 운영되었다. 초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은 단기, 중기, 장기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가지고 
운영되었으나 법 제정이후 자격과의 연계성 때문에 장기
인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참여기

업으로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 때문에 제도의 참여
를 꺼리는 기업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체 운영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그 정해진 기간이 상이하
여 약 3개월의 집중훈련 후 배치요구에 제약을 받게 되어 
일학습병행 참여가 부진하였다. 

반면 사업내자격의 경우 자체내 프로그램으로 기간의 
정함이 기업의 필요수준에 따라 교육/훈련이 가능하여 일
부 대기업에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학습병행에서 요구하는 현재 자격이 NCS기반
의 필수능력단위 이수요건을 충족하는 318개 직종에서 
415개 자격으로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단기 또는 중기의 
자격이 필수능력단위를 교육/훈련하지 못하면 일학습병행 
자격으로 인정이 안되고 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

일학습병행의 자격화를 통한 1년간의 의무교육 근거는 
근로자의 능력개발보다는 제도시행의 합리화에 지나지 않
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학습병행 자격
과 사업내 자격을 앞서 설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가산업
자격(기업형, 산업형)으로 구분하여 융통성있게 활용한다
면 동일직종 동일직무의 기업들끼리 또는 대분류 동일직
업 동일직종의 산업에서 서로 이수자에 대한 능력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는 자격수행 기관의 단일화방안이다. 설문결과
에서는 능력평가 사업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험과 노하우
를 많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약 법령이 단
일화되고 부처가 단일화되어 진짜 국가에서 자격을 관리
하게 된다면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나머지 업무는 개
선이 필요할 것이다. 능력개발과 능력평가가 뗄라야 뗄수 
없는 불가분 관계에 있다면 국가능력사업에 대한 자격운
영주체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섯 번째 두 자격의 지위에 관한 개선. 일학습병행 자
격의 경우 NCS라는 국가표준에 따라 수행하여 국가자격
으로 인정되었지만 그 내용에서 NCS에서 요구하는 필수
능력단위는 실제 자격과의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
술자격과의 매칭에서는 학점은행제와 같이 능력단위별로 
그 자격을 인정하고 이후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하게 운영
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반대로 민간자격 범주에 속해있
는 사업내 자격의 경우 회사의 표준과 직무에 따른 수행서
를 만들어 각기 회사의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만약 이
들의 운영을 기존 사업내자격의 종류 NCS 능력단위에 따
라 운영한다면 후에 동일하게 문제은행과 같이 능력단위
별로 인정이 가능하다면 이 두 자격은 그 운영이 동일한 
관계로 차라리 공인민간자격으로 운영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일학습병행 자격의 명칭도 국가기술자격과 차별화를 
위하여 수준별로 별도 명명하여 운영하고 NCS 능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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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해당 자격에 필요한 NCS에서 필수능력단위를 차용
하여 일학습병행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국가자격은 우리나라 발전의 산 역사의 증인처럼 50
여년을 이어져 왔다. 자격은 그 필요성에 있어 과거 산업
화시대의 자격은 면허, 직업보장 등이 중요시 되었다면 
2000년도 4차 산업시대에서는 불확실한 사회환경에 대
한 개인의 보험과 연금으로 그 인식이 바뀌고 있다. 물론 
일부 기술자격의 경우는 그 가치와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
으나 다양한 직업변화에 따라 1963년 제정 이후 많은 변
화를 거치면서 국내 산업의 감리 및 최종관리 인정 위치의 
자격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자격은 2000년도 글로
벌화와 IT,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경제에서의 인정 요구가 증가하게 되
었다. 

일학습병행과 사업내 자격은 운영의 유사성이 높아 그 
가치에 대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자격이지만 그 관련 
법령과 운영주체의 다른 측면으로 단순 자격으로 머물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국가자격의 법령 
및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Table 6>과 같이 제
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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