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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대학에서 실시된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의 개선 방안을 탐구하였다. 사회

복지실습현장세미나는 사회복지사로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학생들이 실습에 대한 실습지도교

수와 실습 경험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예비사회복지사들이 현장 경험을, 이

론적 지식을 실천과 통합하며,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고, 교수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론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마주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여러 문제로 인해 효과가 저하되고, 학습 성과가 감소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를 개선하여 학생들이 전문적 요구에 보다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은 자원 배치 개선,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

공,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자를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사회복지실습세미나를 개선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사.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ways to improve practical seminars conducted at online universities since 

January 1, 2020. Social welfare practice seminars are essential for acquiring the expertise required of 

social workers,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gain direct practice experience with 

instructors. These seminars allow students to reflect on field experiences, integrate theoretical 

knowledge with practice, develop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exchange ideas with professors. By 

supplementing theoretical education, seminars enhance students’ ability to address challenges 

encountered in real-world social welfare settings with clients.

However, practical seminars face significant challenges that reduce their effectiveness, such as 

inadequate standardization and resource constraints, which hinder learning outcomes.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crucial to improve practical seminars to better prepare students for professional 

demands. Universities should focus on solving these challenges by investing in resource allocation, 

providing personalized support for students struggling to participate,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education. Ultimately, improving practical social welfare seminars will not only benefit students but 

also contribute to developing more competent and confident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Key Words : Social Welfare Field Training Seminar, Social Welfare Field Training, Social Welfare 

Field, Social Welfare Practice, Social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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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

과목을 추가하고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사

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

대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사회복지실습세미나는 시행되었고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2019.8.12.)후, (2020.1.1.)시행되었다[1]. 

온라인 대학교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사

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일부로, 실습생들이 실습경험

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세미나형태이다. 실습담당교

수의 슈퍼비전을 받아 실습생들은 실습 경험을 바탕으

로 사회복지사로서의 필수능력을 함양하고, 사회복지 철

학과 가치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다[2]. 

사회복지실습세미나의 주요 내용으로 실습세미나는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한다. 한 세미나에 참

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이다. 온라인교육을 실시하

는 교육기관의 경우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

시해야 한다. 대면 방식의 세미나는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실습지도교수의 자격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

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해야 

한다[2]. 2020년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실습세미나는 보

건복지부가 온라인대학에서 30시간의 사회복지현장실

습을 의무화하고, 15주 수업 동안 자격을 갖춘 실습지도

자와 세번의 대면 지도를 하도록 한 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2]. 첫째, 실습 전문 교수와 학생은 이론과 현

장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가의 이 정책은 학생들이 이론

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실무 능력

을 개발하도록 보장하고자 하였다. 30시간의 현장실습 

요구는 학문적 개념과 실제 적용 간의 격차를 메우고, 

실습을 하면서 배운 현장체험에 대해 학생들은 실질적

인 경험을 교수와 함께 토론을 하면서 이론과 현장의 경

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실습

교수와 실습학생과의 상호작용 강화한다는 것이다. 실습 

교수의 3번의 구조화된 만남은 실습교수와 실습학생의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데, 이를 통해 실습학생은 

개인 맞춤형 지도를 받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경험 많은 전문가교수로부터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와 

고충을 토로하며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실습 과정

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

다. 셋째, 현장실습의 표준화 촉진을 앞당길수 있다. 온

라인 대학에서 통일된 현장실습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실습생이 일관되고 질 높은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

초자료를 모아 질적 격차를 줄이고, 국가 수준의 사회복

지실습기준을 충족하도록 돕는다. 넷째, 유연성과 책임

성의 균형이다. 온라인 교육과 대면 지도를 결합하여 유

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의 접근성을 누리는 동시에, 대면 지도를 통해 학습 

진행 상황이 철저히 관리되고 교수자의 기대치에 부합

하도록 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

응이다. 온라인대학의 실습세미나 정책은 현대 교육 방

식과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할수 있다. 원격 및 혼합 학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동시에 사회복지 실습 교육

에서 중요한 인간적 상호작용을 유지 하기 위함을 엿볼

수 있다. 여섯째,  윤리적이고 성찰적인 실천 함양이다. 

실습교수와의 정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

의 실습 경험을 성찰하고, 윤리적 딜레마를 논의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책임감을 깊이 이해하도록 격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복잡한 

사회복지 환경에 대비할수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정책은 미래 예비사회복지

사의 역량, 전문성, 준비성을 강화하여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미래의 예비사회복지사가 

전문 실무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3]. 실습 세미

나는 이 교육의 필수 구성 요소로, 학생들이 현장 경험

을 되돌아보고 이론 지식을 실습과 통합하며 비판적 사

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구조화된 교수자와의 직접적

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3].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세미나

는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부

적절한 표준화, 자원 제한 등을 들 수 있다[4].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학생들이 사회 복지 분야의 전문 

실무 요구에 적절히 준비되도록 하는 데 어려움으로 다

가온다[4].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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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중심의 해법에 

대 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에서의 어려운점은 무

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사회복지실천에서 실습세미나의 역할과 중요성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이론과 실습 사이의 격차

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되

돌아보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으로 솔루션을 탐

색할 수 있는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활동에는 일반

적으로 사례 연구 분석, 실습현장 작업에서 얻은 딜레마 

공유가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이론적 지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팀워크, 공감 등 실천 스킬을 향

상시킨다[5]

효과적인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학생들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윤리적 의

사 결정을 육성하며 직업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등 사회 

복지 현장 교육의 중요한 목표와 일치한다. 그러나 제대

로 구현되지 않으면 이러한 세미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학업 환경에서 전문실천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될 수 있다.

2.2. 실습세미나의 현실

2.2.1 실습 기관의 실습에 대한 표준화와 학교에서의 표

준화 문제

실제 실습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기

관 간의 표준화 문제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실습세미나

의 구조, 내용 및 전달이 매우 다양하여 학생의 학습 경

험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인해  교수자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이론적 논의를 우선시하는 반면, 다른 교수자

는 비판적인 성찰 관행을 간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

성은 사회 복지 교육의 일관성과 질을 저하시켜 학생들

의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이 될수 

있다.

2.2.2 자원 제약

자원 제한은 또 다른 만연한 문제이다. 많은 교육기관

에서는 학문적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모두 갖춘 자격을 

갖춘 세미나 사회복지실습교육자를 모집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신 사례 연구, 기술 도

구, 기타 교육 리소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면 세미나 

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5].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종종 구식 교육 방법에 의존하게 되어 실제 세미나

의 관련성과 영향력이 더욱 감소된다. 사회복지현장실

습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회복지사, 많은 일로 

실습행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회복지사의 중간관리

자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2.2.3 시간 관리 문제

실습 세미나 일정은 종종 현장 실습 요구 사항과 충

돌하여 세미나 참석과 현장 책임 이행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한다[6]. 실습세미나에 할당된 제한된 시간은 토론

의 깊이를 제한하여 중요한 문제를 탐구하지 못하게 만든

다. 학생들은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고 자주 보고하는데, 

이는 세미나 활동에 의미 있는 참여를 방해할 수 있다.

2.2.4 학생 참여 문제

학생 참여는 실제 세미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7]. 동기 부족, 업무시간과 겹치는 문제, 그룹 

토론 참여에 대한 불안감 등의 요인은 적극적 참여보다

는 수동적 참석에 기여한다[8]. 더욱이, 토론에서 일부 

학생들의 지배적인 목소리는 조용한 학생들에게는 발언

권이나 토론권을 주지 못하는 불평등한 학습 기회와 감

소된 그룹 응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2.3 실습세미나의 평가 및 피드백 

실습세미나의 실용적인 세미나와 관련된 과제는 학생

과 더 넓은 사회 복지 분야 모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

친다.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필수 기술 개발을 방해

할 수 있다[9]. 결과적으로 실습세미나 참여 실습생 즉 

졸업생은 준비가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이 부족한 느낌으로 사회복지관 혹은 사회복지관련 기

관에 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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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차원에서는 실습세미나의 비효율성이 사회복

지 프로그램의 평판을 훼손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실습

생들의 준비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킬 수 있다[10]. 더욱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육, 특히 자원이 

부족한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불

평등이 영속화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를 경험한 예비사

회복지들의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위한 사회

복지실습세미나의 과제와 개선점을 탐색하였다. 이 연

구는 세미나 중에 학생들이 직면하는 미묘하고 개별적

인 실습과정 속에서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

한 과제를 보다 광범위한 교육 및 전문 궤적 내에서 맥

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자연주의적이고 질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

하여 사회복지 교육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

나의 의미, 본질 및 영향을 밝히기 위해 성인 학습자의 

생생한 경험을 탐구를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실습세미나에 참여

한 성인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이들 학생들은 2024년 2학기 아동복지기관, 노인복

지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곳에서 실습한 학습

자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학생들은 160시간 현장실습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

준을 충족하여 실습한 실습자이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기관의 역사, 지리적 위치, 실제 경험을 보장하여 실제 

세미나와 관련된 과제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하

도록 선택되었다.

데이터 수집 기간을 2024년 7월 1일에서 2024년 8

월 15일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참가자들과 개별 비디오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각각 30~60분 동안 진행되었

습니다. 인터뷰 일정은 사전에 계획되어 참가자들의 편의

와 편안함을 보장했다. 인터뷰 중에 세미나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이 요청되었다.

귀하의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있어 실습세미나의 역할과 

의의는 무엇입니까?

실습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려움을 

겪었나요?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모든 인터뷰를 화면으로 녹화했다. 녹음된 인터뷰

는 나중에 자세한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축어적으

로 전사하였다.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학

업 지도를 해 온 숙련된 실습 강사인 연구원은 성인 학

습자의 교육적 요구와 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감적

인 이해를 반영하도록 연구를 설계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습세미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

고, 실습세미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발견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성찰적이면서도 객관

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성인 학습자의 전반적

인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용적인 세미나를 어

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생성

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성인 학습자의 

고유한 과제를 해결하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적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사회복지교수자이자 실습교수자라는 연구자의 이중 

역할은 연구에 도전과 기회를 모두 제공했다.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 연구자는 성인 학습

자를 이해하려는 폭넓은 경험과 헌신을 활용하여 최대한 

객관성과 엄격함을 바탕으로 연구 과정을 안내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성인 학습자의 전문적 역량

을 형성하는 데 실습세미나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들

의 교육 여정을 향상시키는 개선을 희망한다.

3.1.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는 인터뷰 녹음을 내용을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

이 포함되었다. 실습을 실시한 대학생들의 내용과 발언

을 그대로 포착하고, 비언어적 단서도 모두 문서화했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는 남성실습자가 4명(40%)과 여성실습자가  

6명(60%)으로 구성된 10명의 성인대학생이 실습에 참

여했다. 평균 연령은 52.7세로 남성은 53.3세, 여성은 

52.3세였다. 실습 배치는 아동시설 2명(20%), 노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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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4명(40%), 장애인 시설 2명(20%), 자활센터 1명

(10%), 1(10%)은 다문화센터이다. 특히, 참가자 9명

(90%)은 이용시설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실시했고, 1

명(10%)은 주거시설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실시했다.

Table1. Socio-Domogroaphic Background

Genger Age Types of  Facilities
Classification

of  Facilities 

1 W 40 Children's facility Use Facilities

2 M 54 Elderly facility Use Facilities

3 W 42 Disabled facility Use Facilities

4 W 45 Elderly facility Use Facilities

5 W 48 Elderly facility Use Facilities

6 M 64 A Self-Support Center Use Facilities

7 W 54 Children's facility Use Facilities

8 M 43 A Multicultural Center Use Facilities

9 M 48 Disabled facility living facilities

10 W 53 Elderly facility Use Facilities

W=Womam, M=Man  

4.2 사회복지현장세미나의 의미

사회복지교육의실습 세미나는 직접적인 현장 참여를 

통해 이론적 지식이 실행 가능한 기술로 전환되는 중추

적인 역할을 한다[14]. 이는 학생들에게 실제 환경에서 

교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의 사회복지전문가에게 필수적인 역량 개발을 촉진을 

한다[15].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위한 학문적 요구 사항

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실습세미나는 클라이언

트와의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을 촉진하여 학생들이 사회 

복지 실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관계를 구축하고 효과

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16]. 또한, 실용적

인 실습세미나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구

현과 서비스 제공의 운영 역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

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기획, 사례 관리, 문제 해결 능

력 강화 등  예비사회복지사가  전문적 성장하는데 필수

적인 필수 업무를 위한 훈련장의 역할도 한다[17].

“사회복지 교육의 실습세미나는 수업에서 습득한 이

론적 지식을 적용 가능한 기술로 전환하고 이를 실제 상

황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성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1).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준비하고 역량

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사례 2). 

실습세미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

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사례 3). 

실습세미나를 다른 실습장에서의 경험을 서로 공유 

하고 피드백 받는 도움이 되는 대화, 활동, 상호 작용에 

참여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사례 4). 

실습 세미나는 사회복지이론적 실천이 어떻게 적용되

고 사회복지정책이 실제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사례 5). 

사회복지정책과행정계획 기술을 습득하면서 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으로도 

실습세미나는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사례 6). 

실습세미나는 능숙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여정에 필수적인 사례 관리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사례 7)

4.3. 실습세미나의 어려운 점

사회 복지 교육의 실제 세미나는 학생들에게 특히 문

서화, 평가 및 제도적 기대 이해와 같은 분야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좌절감과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미나를 참여 하여 싶었는데, 일과 실습 세미나를 참

여 할수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여러 번 사과를 했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갑질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래도 되는지 답답했습

니다(사례 8)

문서에 대한 교육 자료를 사전에 접했음에도 불구하

고 세미나를 완료할 때까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

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 기관에서 내 성과도 평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평가의 적절성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실습세미나를 통해 배울수 있었다는 것이 

다행이지만, 너무 늦게 실습세미나를 실시하여 어려움

이 있습니다(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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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초안 작성이 어려웠고 실습세미나를 통해 과제 

초안을 작성할수 있었습니다. 최종 평가 보고서의 요구 

사항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교수님께 설명을 자주 

구하면서 과제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을 자주 만

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사례10)

5. 실습세미나 변화를 위한 해결방안

5.1 표준화된 지침 수립

실용적인 세미나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하고 

구현하면 기관 간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지침에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요구에 맞는 명

확한 목표, 권장 활동 및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11]. 표준화는 사회복지교육자가 학생을 위한 프레

임워크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별 집단의 고유한 요구 사

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 중앙사회

복지사협회, 각 지자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규정한 지

침을 기준으로 학교는 융통성 있게 학생들에게 실습세

미나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2 실습지도교수의 학생에 대한 맞춤식 세미나 투자

실용적인 세미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미나 

실습교수자의 지속적인 전문 개발 프로그램이 필수적이

다. 실습세미나의 교수자는 효과적인 교수로서 책임감

을 가지고 전략, 촉진 기술, 혁신적인 기술의 사용에 초

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학생은 교수자와 협력하여 실질

적이고 질적인 세미나 토론에 실제 통찰력을 통합하도

록 권장되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적극 도움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5.3 자원 할당 강화

실용적인 세미나에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세

미나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교육기관은 업데이트된 

사례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시뮬레이션 도구, 

기타 교육 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2]. 사

회 복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학습 자원과 

체험 학습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5.4 일정 및 시간 관리 최적화

일정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은 비동기식 온라인 

토론이나 연장된 세미나 기간과 같은 유연한 학습 옵션

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13]. 이러한 접근 방식

을 통해 학생들은 현장 업무 책임을 훼손하지 않고 세미

나 활동에 더 편안하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5.5 피드백 메커니즘 강화

체계적인 피드백 프로세스를 구현하면 실제 세미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고 구체적이며 실

행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14]. 동료 및 자기 

평가 구성 요소는 또한 성찰적 학습을 장려하고 학생들 

간의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

6. 결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이버대학교에 재학생들에게 세

번의 실습세미나를 해야 한다고 적시하면서[18], 사회복

지현장실습세미나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하였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실습세미나는 학문적 지식과 

전문적 실무를 연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실습세미

나는 예비사회복지사 학생들이 실천현장 경험을 반영하

고,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핵심 역할을 배운다. 

그러나 실습세미나 구조의 일관성 부족, 자원 제한, 참여 

부족 등 체계적인 문제들이 그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실습세미나의 성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자원 제약은 실습담당자의 

실습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실습책임교수의 관심부

족 등 고품질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어려

움은 논의의 깊이를 더 깊게 한다. 또한, 비효율적인 피

드백 체계는 세미나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여 이론적 이

해와 실질적 적용 사이의 연결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맞춤형 서비스는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

다고 생각된다. 

모든 학생이 일하며 공부하며 사회복지공부를 하며 

실습세미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실습지도

교수에 대한 투자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실습지

도교수의 질적 개선과 혁신적인 일정 조정 전략은 실질

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세미나 활동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한다. 강화된 피드백 체계는 학생들이 의미 있는 성

장과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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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의 개선은 단순히 학문

적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 필수 사항이다. 견고한 세미나 

경험을 통해 잘 준비된 졸업생들은 사회복지 실무의 복

잡성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다. 비판적 사고, 윤리적 의

사 결정, 전문적 자신감을 육성함으로써 향상된 세미나

는 유능하고 배려심 있는 사회복지 인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교육 기관은 실습세미나가 사회복지 교

육의 핵심으로서 그 의도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이

러한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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