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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본연구는우리사회가국가직무능력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의도입으

로 능력 심 역량 기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장에서 NCS의 실행을 지원하는 NCS 교

육 문가라는 문 인력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이들의 구체 인 역할과 필요 역량을 탐

색 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으로는 NCS 련 연구자 정책 문가, 학의 장

문가를 포함한 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3차에 걸친 델 이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

과, NCS 교육 문가의 역할은 NCS 교육과정 개발자, NCS 교수설계자, NCS 교재개발자, 

NCS 교수자, NCS 교육훈련 평가자, NCS 직무능력 평가자, NCS 진로・직업 지도자, NCS 

경력・인사 리자의 총 8가지로 규명되었으며, 학교・교육 훈련 기 과 기업・산업체의

활동 역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역할의 성공 인 수행에 요구되는 28개의 필요역

량과 4개의 기 역량이 함께 추출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일

반 인 교육 문가의 역할과의 비교, 이론 ・실천 측면에서 규명된 필요역량의 특성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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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목

역량 심 혹은 성과 심 교육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교육의 사회 책무성이라는 에서

학교교육과 산업 장 간의 괴리를 지속 으로 지 해 왔다(나승일 외, 2007; 박민정, 2008; 이

병화, 김수 , 2013; 백종면, 박양근, 2012; Rothwell & Graber, 2012; Voorhees, 2001; Wiek, 

Withycombe & Redman, 2011). 특히 최근 들어 청년층 실업 증가, 막 한 신입사원 교육비용, 

기업이 직면한 무한 경쟁의 로벌 환경 등은 이와 같은 미스매치의 심각성에 더욱 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국가직

무능력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이개발되고보 되고있다. NCS는산업

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산업부

문별‧수 별로 체계화, 표 화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성화고, 문 학, 4년제 학 등 각

학교의 교육 개 에 한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2013; 김성국, 신수 , 2004).

이 듯 NCS가 장 직무 심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일-교육훈련-자격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을 두고 있는 바, 그 활용 역은 크게 교육훈련, 경력개발, 자격검정의 세 역으

로 논의되고 있다(교육부, 2013; 박동열, 2013; 조정윤, 박종성, 김상진, 2000). 이에 교육훈련

기 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평가도구 개발에, 기업체에서는 입직자의 채용 배치, 재직자

의 승진 경력개발 등에, 자격검정기 에서는 자격제도 개선과 검정 출제기 에 NCS를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다양한 정책과 연구들을 진행 에 있다. NCS 기반

교육과정 교재 개발,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직무능력평가제 개발, 국가역량체계 구축 등이

그러한 에 속한다 하겠다(정향진 외, 2013).

그러나 NCS의 활용을 진하기 한 여러 방안과 실천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교

육 훈련 분야 반에 걸쳐 실제 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김동연, 김진수, 2013). NCS를 새로

운 교육 기조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NCS 필요성과 효과에 한 장의 이해 부족, 

NCS 도입 자체에 한 거부감이나 무 심, 교육 장의 담당자들을 한 NCS 활용방법 안내

부족 등이 실제 활용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 이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헌, 2013), 이에 이들의 NCS에 한 기본 이해와 활발한 활용을 진하기 한 연수나 교육

로그램 등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다(박동열, 2013; 정향진, 2013). 이

와 같은 장의 일 되고 지속 인 요구는 NCS가 그 근본 목 을 달성하면서 교육 장에 성

공 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이를 잘 이해하고 그 취지를 공감하며 교육 장과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교육 문가의 극 활동이 시 히 필요하며, 한 이들이 수

행해야 하는 구체 역할과 역량의 규명이 매우 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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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NCS의 도입과 같은 교육체제 신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육담당 주체들에게

새로운역할과역량을요구한다(Cort, Harkonen, & Volmari, 2004; De Bruijn & Leeman, 2011). 

교육훈련 인 자원개발 분야에서 NCS를 활용하는 교육 문가는 NCS가 교육과 일자리 연계

라는 근본 목 을 달성하면서 교육 장에 성공 으로 정착되기 해 NCS에 한 문 인 지

식과 련 기술, 소양, 태도 등을 보유하고, 이를 교육훈련, 경력개발, 자격검정에 활용하는 역

할을 효과 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한, 문 인 행 에는 지식과 기술 이외에도 자질, 

태도, 가치, 흥미 등의 개인의 정의 ‧행동 요소가 포함되기에(오헌석, 2006; Goldman, 2008), 

이들의 문성에는 지식, 기술, 태도, 자질, 소양, 태도 등 총체 인 역량이 필요하다 할 수 있

다(Parry, 1996; Ennis, 2008).

그동안의 NCS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NCS 기반 교육 체제의 도입에 따라 교육 문가의

역할변화나새로운역량의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헌 2013; 박상선, 조성문, 송해덕, 2014; 

장명희, 승환, 정동열, 2014), 실제 NCS를 활용하는 교육 문가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무

엇이며, 성공 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해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한지에 한 체계 이고

심층 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장의 지속 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NCS 교육

문가라는 개념 인 규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직업군이라는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

서 이들의 역할과 필요역량을 밝히는 연구는 장의 일 된 요구에 부응하여 NCS의 효과

활용을 한 주춧돌을 마련하는 선구 인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1. 국가직무능력표 활용 교육 문가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2. 국가직무능력표 활용 교육 문가의 역할 수행에 따른 필요역량은 무엇인가?

Ⅱ. 이론 배경

1. 국가직무능력표 의 활용

NCS의 활용 련 연구들은 교육훈련기 , 기업체, 자격검정기 과 같이 활용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제안 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그림 1])(교육부, 2013; 김기용, 2013; 김동연, 김진

수, 2013; 주인 , 조정윤, 임경범, 2010; 정향진외, 2013). 즉, 교육훈련기 의입장에서는 NCS

를 토 로 산업 장이 핵심 으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악하여 교육훈련기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양질의 교육과정 교재를 개발, 개편하는 방안에 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교육

부, 2013; 박동열 2013), 기업체 입장에서는 NCS을 기반으로 직무명세서를 개발하고 이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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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직자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평가하여, 이들의 채용·배치·승진, 보상, 훈련 등 인사

리체제 반에 NCS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교육부 2013; 이 우, 2013; 용일, 

2013; 최 렬, 2014). 자격검정기 입장에서는 NCS을 기반으로 자격종목 설계 개편, 출제

기 개발, 시험문항 방법 개선,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는 노력이 장과

학계에서 심을 모으고 있다(교육부, 2013; 최 렬, 2014).

∙ 격 목 계‧개편

∙출 기 ‧시험 항 개발

∙과 평가  도 마

격검 기

∙직 능 평가 도 개발

∙평생경 개발경  시

∙직 별 능 체계 마

기업체

직업 택

재

양

능 평가

경 개발 

사 리

∙ 훈 과  개편‧운

∙ 훈 기  마 ‧ 용

∙ 훈 재 개발

훈 기

[그림 1] NCS의 활용 주체에 따른 NCS 활용 역

NCS의 활용에 한 여러 실증 연구들 역시 교육훈련기 차원의 교육과정 개발―기업체

차원의 인사, 경력 개발―자격검정 기 차원의 자격검정 설계 문항개발에 을 맞추어

수행되고 있다. 우선 NCS를 기반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개발, 개편하고 운 방안을 모색하기

한 연구들이 고등학교 학교육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문용호, 2014; 박상선, 조성문, 송해

덕, 2014; 오만덕, 이승희, 2014; 이진수, 양승훈, 2014).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에 한 선행

연구들의 부분은 세부 공이나 학과의 교육과정을 NCS에서 제시하는 능력단 나 직무역량

을 심으로 개편하는데 을 두고 있다. 좀 더 거시 인 측면에서 NCS를 기반으로 교육체

제를 개편하려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김동연과 김진수(2014)는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모형

을 개발하여 문계고 직업교육 체제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 으며, 양 근과 정 희(2014)는

NCS의 직업기 능력에 기반한 교양교육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

안하 다. NCS를 자격검정에 활용하는 것과 련해서는 세부 직무 분야를 심으로 NCS의 능

력단 를 자격체계 개선에 활용하거나, 자격체계 설계에 반 하기 한 직무능력표 개발 연

구들(백정희, 김규섭, 이재근, 2012; 이순구, 박미선, 2014)이 수행되었다. 산업 장에서의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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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한 연구들은 NCS를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한 교육 로그램 개발에 용하거

나(박남수, 2014; 박두진, 김 덕, 2012), 직무역량평가제도의 활성화를 한 평가 시스템 개발

(박선주, 2014)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NCS의 활용에 한 실증 연구들은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 개편에

한 주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NCS를 활용하여 목표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해

서는 교육과정의 개편 뿐 아니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부 과정상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해서는 다양한 층 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인 교육

문가의 구체 역할을 다각 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교육 문가의 역할 역량

문가는 문 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신들이 담당해야할 역할과 주어진 직무를 효과

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김진화, 2003). 교육 문가(education 

professionals)는 다양한 교육수 에서 학문에 한 이론 실제를 가르치고 해당 학문분야를

연구하여 그에 한 개념 운 기법을 개선, 개발하고 강의안, 교재 등을 작성하는 활동을

수행한다(한국고용정보원, 2010). 교육 문가는 교사(teacher), 교수자(instructor), 훈련가

(trainers), 튜터(tutor), 훈련자 양성가(trainers of trainers) 등을 포함한다(De Blignieres-

Legeraud & Debaty, 2000). 따라서 교육 문가는 교육과 련된 문 인 지식과 기술을 가

지고 교육 장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직무를 효과 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교육훈련, 산업 장, 자격검정 등의 NCS 활용 역을 고려할 때, NCS을 활용하

여 문 인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 문가들의 역할은 교사, 교수자, 교수설계자, 교수코디네이

터, 훈련 리자, 평가자 등으로 다양하다(IBSTI, 2003; O*NET, 2014). 역할은 ‘특정한 사회

치나 지 에서 문 기 에 의해 설정된 기 를 성취하는데 있어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므로(김미라, 2012; 최명란, 윤 식, 2011), 교육 문가의 역할은 설정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해 교육 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구체 이면서 세부 인 활

동으로설명할수있다. 선행연구(IBSTI, 2003; O*NET, 2014)에서제시하는교육 문가의세부

역할들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이는 교육 문가들이 실제로 어떤 범 의 활동들

을 수행하는지 악하는데 도움을 다. 교사 교수자는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을 가르치고

평가하며, 생활 진로를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교수설계자는 교육 상을 고려하고 그들

의 요구사항을 반 하여 교수설계 원리에 기 하여 교육내용에 합한 교수 략 교수방법

을 설계한다. 교수 코디테이 의 핵심 인 역할은 교수자를 돕는데 있다. 그들은 수업을 실행

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수자를 도와서 교수자료를 개발하고, 교육내용을 구조화하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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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채택한다. 훈련 리자의 역할은 교육훈련 로그램의 개발 실행, 근로자의 직무수행

평가, 경력개발 감독 리에 있다. 평가자의 역할은 교육훈련의 학습 성과와 로그램의 효

과성을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를 개발, 용하여 측정하는데 있다.

이처럼 NCS을 활용하는 교육 문가들의 역할 범 가 다양함에 따라 몇몇 연구들은 직업훈

련기 , 기업, 문 학, 특성화 고교 등과 같은 상이한 맥락에서의 교육 인 자원 개발 활

동을 수행하는 문가의 역할과 역량에 한 규명을 시도하고 있다. 컨 교육 문가의 세

부 역할에 포함되는 직업훈련기 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의 역할을 규명한 연구들(윤

식, 2010; 최명란, 윤 식, 2011), 기업에서의 인 자원개발 담당자의 역할을 탐색한 연구들

(이성아, 엄우용, 2013; 임세 , 유지용, 2008; 황성 , 김진모, 2011)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규

명하고자 하는 NCS 활용과 련된 교육 문가 역량 연구로는 NCS 활용을 한 문 학 교

수의 필요역량에 한 연구(송해덕, 신선애, 이지 , 2014)와 NCS 활용을 한 특성화고 문

교과 교사의 필요역량에 한 연구( 미연, 이지 , 송해덕, 2014)가 수행된 바 있다.

특히 NCS가 교육 사회 반에 도입됨에 따라 NCS의 실제 활용을 담당할 교육 문 인

력의 역할과 역량이 변화, 확장되고 있으며, NCS 활용 교육 문가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자질 등을 포함하는 역량을 악하여 문성 향상을 추구하는 역량개발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장명희, 승환, 정동열, 2014). 역량은 개인이 성공 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기

하는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총체를 의미하므로( 욱, 김진모, 

2005; 정인호, 이은진, 2012; 주용국, 홍선이, 2002; Hoffmann, 1999; Perry, 1996), NCS 교

육 문가가 다양한 맥락의 교육 산업 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하는데 필요

한 역량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NCS를 장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교육

문가의 다양한 역할을 통합하고 각 역할의 세부 역량들을 포 으로 체계화하는 연구가 우선

으로 필요한 시 이라 하겠다.

Ⅲ. 연구방법

NCS 활용을 한 교육 문가의 역할 필요역량을 도출하기 하여 NCS 련 교육 정

책 연구자와 장 실무자들로 구성된 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그들의 의견과 단을 추출하

고 분석, 종합하여 집단 합의를 도출하는 델 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사용하 다(한국교

육평가학회, 2004; 노승용, 2006; Yousuf, 2007).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하는 NCS 교육 문가

는 새롭게 규정되는 직군이어서 그 분야 종사자가 많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당 직군의 역할과



                    델 이 조사를 통한 국가직무능력표 (NCS) 교육 문가의 역할 역량 탐색 53

역량에 한 명확한 규명이 일련의 실증 연구로 규명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듯 미래지

향 인 특성으로 인해 쉽게 결정될 수 없는 주제에 해 여러 문가들의 의견을 반복 인 수

집·교환을 통해 발 시켜 집단 합의를 도출해내는 연구방법인 델 이 기법이 주로 사용된

다(Finch & Crunkilton, 1999; Lang, 1998).

1. 연구 상

델 이 기법에서는 참여자의 표성, 문 인 지식, 참여와 답변의 성실성 등이 신 하게

고려되어야하므로(Armstrong, 2001; Hsu & Sandford, 2007), 이연구에서는 NCS 련 문가

들의 표성 성, 문 지식과 능력을 반 하기 해서 2개의 패 (panel) 집단을 <표

1>과 같이 구성하 다. 문가 집단의 구성은 NCS 연구 교육 경력 3년 이상의 기 문가

들에게 본인을 제외하고 본 연구주제와 델 이 조사 수행에 합한 문가들을 추천받은 후, 

3회 이상 복 추천을 받은 문가들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NCS의 연구 정책 부분에

한 의견 반 을 하여 NCS 련 기 에 재직하고 있는 정책 문가 연구자, 그리고 NCS가

활용되는 장의 의견을 반 하기 해서 교육훈련기 의 교수자로 구성된 총 15명의 문가

집단을 우선 선정하 다. 이들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3차례 걸친 본 델 이 조사에 최종

으로 참여한 문가들은 <표 1>의 NCS 정책 문가 연구자, 장실무자 총 11명이며, 이

는 선행연구(Dalkey, 1969; Ewing, 1990: 윤미숙, 2000에서 재인용)에서 제시하는 신뢰성 확

보를 한 문가 집단의 최소 구성인원인 10명 이상을 충족한다.

구분 참여자 소속기 직 경력 NCS 활용 경험

NCS
연구자
정책
문가

A 교육부 사무 6 NCS 제도・자격 설계

B 산업인력공단 장 13
NCS 교육과정 개발

NCS 제도・자격 설계

C 노동연구원 연구 원 20 기업에서의 NCS 활용

D 교육개발원 연구 원 13 NCS 교원연수 기획운

E e컨설 표 8 NCS 교육과정 개발

<표 1> 델 이 문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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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차

델 이 조사의 목표인 합의도출을 하여 몇 차례의 라운드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 인

지를 결정하는 것이 요한데, 일반 으로 1～2차 조사 사이에서 설문응답의 변화가 가장 크

기 때문에(노승용, 2006), 문가들의 합의 형성을 해서는 3차까지의 설문이 주로 권장된다

(Powell,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차에 걸친 이메일 설문을 통해 델 이 조사를 실시

하 다.

1차 델 이 조사도구는 NCS 교육 문가의 역할과 필요역량에 한 문가 집단의 인식과

진술 범 를 확장시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해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으

로구성하 다(Powell, 2003; Rowe, 1994). 연구 상자의기본 인 인 사항, NCS 교육 문가

의 역할, 해당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주요 필요역량이 무엇인지에 해

그 정의를 기술하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응답자의 효율 인 답변을 해 역할 역량 항목

과 정의 진술에 한 시를 참고로 제시하 다. 1차 설문지는 교육학 공 박사학 소지자

로 델 이 조사 NCS 활용 련 연구경험을 보유한 문가 3명에게 타당도를 검증받고 설

문에 응답하기 모호한 문항과 문항별 답변 시 내용을 보완한 후, 이메일을 통해 최 에 선

정된 문가 집단 15명에게 배포되었다.

2차 델 이 조사에서는 문가 집단의 1차 델 이 결과를 분석하여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고

복되는 항목은 제거하여 NCS 교육 문가의 역할 필요역량을 종합한 후, 이를 NCS 활용

세 역―교육훈련, 경력개발, 자격검정―에 따라 범주화한 결과를 제시하 다. 제시된 각 항

구분 참여자 소속기 직 경력 NCS 활용 경험

NCS
장
문가

F f 학 교수 5 NCS NCS 교육과정 개발

G g 학 교수 19 NCS 교육과정 개발・운

H h 학 교수 25 NCS 교육과정 개발・운

I i 학 교수 15 NCS 교육과정 개발・운

J j 학 교수 5 NCS 교육과정 개발・운

K k 학 교수 8 NCS 교육과정 개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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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별로 Likert 5 척도에 의한 요도 평가에 응답하도록 하 고, 추가 으로 통합, 분리, 추

가, 재명명 등에 한 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질문을 함께 포함시켰다. 설문 항목에 한 이해

를 돕기 하여 문가 집단의 1차 의견을 통해 도출된 NCS 활용 역에 따른 역할 모델을

제시하 다. 델 이 연구의 신뢰성은 1차 설문결과에 한 응답을 엄격히 코딩하여 2차 설문

지를 구성하는데 있는 바(Murry & Hammons, 1995; Rowe & Wright, 1999), 1차 델 이 조사

결과를 토 로 작성된 2, 3차 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서 연구자 간 동료검토(peer 

debriefing)와 문가 상구성원검토(member checking)의방법을사용하 다(홍미 , 우양호, 

2008). 2차 설문지는 1차 설문조사지 구안 과정과 동일한 문가 3명에게 잠정 도출된 NCS 교

육 문가의 역할 역량에 한 내용과 설문 문항 구성의 타당도를 최종 으로 검증받은 후, 

1차에서 응답한 11명에게 송부되었다.

3차 델 이 조사도구는 2차 조사를 통한 수정사항과 각 항목에 한 요도 평가 결과를 최

종 으로 확인하고 재평가하는 설문지로 구성하 다. 설문지에는 2차 설문에서의 합의 내용과

통합, 분리, 추가, 재명명을 통해 수정된 항목을 제시하여 요도 재평가 시 참고하도록 하

다. 3차 설문지는 1-2차 설문조사지 개발 과정과 동일한 문가 3명에게 설문 문항 내용과 구

성에 한 타당도를 검증받고 보완 후 2차 설문 응답자 11명에게 송부되었다. 연구 차에 따

른 연구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단계 내용

2014
11월 21 -12월 3

� NCS 용 경험  보 한 책 가 및 연 , 장 
가 집단 

�

1차
2014

12월 6 -14
� NCS 용 가에게 요 는 역할과 역량에 

한 견 수  사 배포

�

2차
2014

12월 19 -26

� 1차 사 결과에 따른 범주  
� 1차 사  도출  NCS 가  역할과 역량에 

한 요도 평가 

�

3차
2014  12월 31
- 2015  1월 8

� 2차 사 결과에 따른 수 사항 
� NCS 가  역할과 역량에 한 요도 재평가 

[그림 2] 델 이 연구 차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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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델 이 조사 자료로 얻어진 자료는 다음의 분석과정을 거쳤다. 1차 델 이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한 응답 내용은 내용분석을 거쳐 NCS 교육 문가의 역할 역량을 항목별로 범주

화하 다. 2차 델 이 조사에서 이 단계를 통해 도출된 역할 필요역량의 요도에 한

5 Likert 척도 설문 응답 자료는 각 항목별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 평균값이 4이상인

항목만을 3차 조사도구에 포함하 다. 본 연구에서는 델 이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평균값 기

을 3이상( 요도수 : 보통이다)으로 용한선행연구들(송 수, 2011; 윤미숙, 2003)과달리

요도 평균 수가 5 척도상 요하다에 해당하는 4 이상인 항목들을 추출하 다. 이러한

기 설정은 본 연구가 NCS 교육 문가의 역할과 필요역량을 탐색하는 기 연구로써 직무

수행에 필수 으로 요구되는 역할 역량을 우선 으로 규명하기 해 요도가 높은 항목만

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설문 결과에 따라 연구자가 추가, 통합, 재명명, 제거해야

할 항목에 한 응답자들의 추가 의견은 내용 분석 후 다음 조사에 반 하 다. NCS 교육 문

가의 역할 필요역량을 최종 확인하고, 그 요도를 재평가하게 한 3차 델 이 조사 응답

자료는 항목별 평균값 표 편차를 산출하고 평균값이 4이상인 항목만을 NCS 활용 교육

문가의 역할 필요역량으로 최종 도출하 다. 이 과정에서 2차 설문 결과 처리와 동일한 방

식으로 수정의견을 반 하 으며, 최빈값과 Likert 척도 4, 5 을 표기한 경우 정으로 간주하

고 정률을 산출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델 이 조사의 타당도 검증은 내용 타당도 비율

(CVR: Content Validity Ratio)을산출하여 단하 다. Lawshe(1975)의이론에근거하여 문가

집단의 의견의 일치 정도를 아래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는 ‘ 요하다’고 응답한 문가들의 수, 즉 이 연구에서 Likert 척도 4( 요하다)와 5(매

우 요하다)에 응답한 문가의 수이며, n은 체 문가 수를 의미한다. CVR 값은 델 이

조사에 참여한 체 문가의 수에 따라 최소값이 결정되는데, 이 연구의 델 이 참여 문가

수는 최종 11명이므로 유의수 p<0.05에서 CVR값이 0.59 이상인 항목들을 내용타당도가 있

다고 단하 다(Lawshe; 1975).



                    델 이 조사를 통한 국가직무능력표 (NCS) 교육 문가의 역할 역량 탐색 57

Ⅳ. 연구결과

1. 국가직무능력표 교육 문가의 역할

델 이 1차 조사의 응답결과 13개 역할이 도출되었으며, 선행연구를 기 로 NCS 활용 세

가지 역인 교육훈련, 경력개발, 자격검정을 바탕으로 교육 문가의 활동이 주로 수행되는 체

제 범 에 따라 각 역에서의 역할들을 [그림 3]과 같이 범주화하 다. 1차 델 이 조사의 비

구조화된 설문지에서 문가 집단 3명 이상의 문가들이 공통 으로 제시한 역할을 심

으로 NCS 교육 문가의 역할 역량 도출이 이루어졌다. 1차 델 이 결과로 확인된 NCS 교

육 문가의 역할들 에서 NCS 연구자는 교육훈련, 경력개발, 자격검정의 모든 NCS 활용

역을 포 하는 역할로 도출되었다.

학  및 훈 기 기업 및 산업체

훈

∙ NCS 과  개발

∙ NCS 수 계

∙ NCS 재개발

∙ NCS 수

∙ NCS 훈 평가

∙ NCS 수코디

∙ NCS 과  개발
∙ NCS 수 계
∙ NCS 재개발
∙ NCS 훈 평가
∙ NCS 수코디

경 개발

∙ NCS 직 능  평가

∙ NCS 직업‧진  지도

∙ NCS 트워크 운

∙NCS 직 능  평가
∙NCS 경 ‧ 사 리
∙NCS 트워크 운

격검
∙NCS 격검증 도 안내

∙NCS 격검증 리
∙NCS 격검증 도 안내
∙NCS 격검증 리

NCS 연

[그림 3] 1차 델 이 조사 결과 도출된 NCS 교육 문가의 활동 역에 따른 역할

2차 델 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때 도출된 13개 역할에 한 요도와 추가 의견을 수렴하

여 평균값이 4미만인 부분을 제외하고 3명 이상의 문가 패 들이 공통 으로 지 한 부분에

하여 역할 수정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NCS 교육네트워크 운 자는 NCS 교육네트

워크 리자로 그 명칭이 수정되었으며, NCS 자격검증제도 안내자 리자는 NCS 자격검정

제도 안내자로 명칭 수정 역할 통합이 이루어져 총 12개의 역할이 도출되었다.

3차 델 이 조사에서는 2차 조사를 통해 도출된 NCS 교육 문가의 12개 역할에 한 마지

막 요도 평가를 실시하 다. 특히 NCS 활용에 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NCS 교육 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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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역인 학교・교육훈련기 과 기업・산업체별로 구분하여 각 역에서의 역할 요도 조

사를 수행하 다. 이러한 활동 역 구분은 델 이에 참여한 문가 집단이 1차 델 이 조사

결과로 도출된 NCS 교육 문가의 활동 역에 따른 역할 구분에 동의한 데에서도 근거한다.  

3차 조사 결과에 따라 요도 평균값이 4미만으로 분석된 NCS 교수코디네이터, NCS 교육네트

워크 리자, NCS 자격검정제도 안내자, NCS 연구자 등의 역할이 삭제되고 3명 이상의 문

가들이 공통 으로 지 한 사항에 따라 NCS 직업‧진로 지도자가 NCS 진로‧직업 지도자로 명칭

이 변경되어, NCS 활용 교육 문가의 주요 역할과 정의가 <표 2>와 같이 총 8개로 최종 확정

되었다. 각 활동 역에서의 역할별 요도에 한 평균값, 표 편차, 최빈값, 정률, CVR 값

은 <표 3>과 같으며, 학교・교육훈련기 과 기업・산업체에서의 국가직무능력표 활용 교육

문가의 역할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할 정의

1
NCS
교육과정
개발자

교육훈련 상자 지역사회의 수요, 산업분야의 요구에 따라 NCS에 기반한 교
육목표와 인력양성 유형을 수립하고 NCS 능력단 를 조합하여 NCS 기반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역할

2
NCS

교수설계자
개발된 NCS 기반 교육과정 내 교과목과 교과목별 세부 교수계획안을 설계하고
수업을 개발하는 역할

3
NCS

교재개발자
개발된 NCS 교과목 교수설계안을 토 로 수업운 에 필요한 한 교재
교수학습지침서를 개발하는 역할

4
NCS
교수자

개발된 NCS 수업을 토 로 학생들에게 효과 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NCS
에서 요구하는 수행 거별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활동을 개
하는 역할

5
NCS
교육훈련
평가자

NCS 기반 교육을 실시한 후, NCS 수행 거별 성취도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사
에 진단된 직무능력이 교육훈련 후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
는 역할

6
NCS
직무능력
평가자

NCS에 따른 교육훈련 상자의 직무능력 수 을 평가하고 이들의 경력경로에
따른 재 수 과 향후 필요 교육훈련 이수에 한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역할

7
NCS

진로‧직업
지도자

NCS 분야별 평생경력개발경로에 따른 직업‧진로 선택 입직 후 경력개발에
해 지도하고 상담하는 역할

8
NCS

경력‧인사
리자

NCS를 활용하여 기업 내에서 경력개발 경로체계 훈련이수체계를 설계
운 하고 채용, 배치, 승진 등의 인 자원 리를 수행하는 역할

<표 2> 3차 델 이 조사 결과 도출된 국가직무능력표 교육 문가의 주요 역할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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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NCS의 활용을 진하기 한 교육 문가의 주요 역할은 3차에 걸친 델 이 조

사결과 총 8개 역할로 정의되었다. 학교 교육훈련기 에서의 역할은 NCS 교육과정 개발자, 

NCS 교수설계자, NCS 교재개발자, NCS 교수자, NCS 교육훈련 평가자, NCS 직무능력 평가자, 

NCS 직업‧진로 지도자의 7가지 역할이다. 기업 산업체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NCS 교수설계

자, NCS 교육훈련 평가자, NCS 직무능력 평가자, NCS 경력‧인사 리자의 4가지로 확인되었

다.

2. 국가직무능력표 문가의 역할에 따른 필요역량

1차 조사결과 NCS 교육 문가의 각 역할에 따른 세부 역량은 총 40개로 분석되었다. 해당

역량들은 3명 이상의 문가들이 공통 으로 제시한 NCS 교육 문가의 역할별 역량들을 심

으로 연구진들이 유사한 항목들을 통합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다. 2차 조사에

서는 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과 5 Likert 척도를 활용한 요도 평가를 실시하여 일부 역량

항목이 통합, 추가, 삭제, 수정되어 총 37개 항목으로 조정되었다. 상담 교육안내 능력은 평

균값이 4미만으로 삭제되었으며, 3명 이상 문가 패 의 공통 인 지 에 근거하여 교육 로

그램 개발 지식은 교육과정 개발 지식으로 통합 수정되었다. NCS 검정형 과정평가형 시

활동

역
역할 평균

표

편차
최빈값 정률 CVR

학교

교육

훈련

기

1. NCS 교육과정 개발자 4.64 0.67 5 90.9 0.82

2. NCS 교수설계자 4.82 0.40 5 100.0 1.00

3. NCS 교재개발자 4.36 0.67 4 90.9 0.82

4. NCS 교수자 4.82 0.40 5 100.0 1.00

5. NCS 교육훈련 평가자 4.64 0.50 5 100.0 1.00

6. NCS 직무능력 평가자 4.27 0.65 4 90.9 0.82

7. NCS 진로‧직업 지도자 4.00 0.63 4 81.8 0.64

기업

산업체

1. NCS 교수설계자 4.09 0.94 4 81.8 0.64

2. NCS 교육훈련 평가자 4.45 0.93 5 90.9 0.82

3. NCS 직무능력 평가자 4.64 0.50 5 100.0 1.00

4. NCS 경력‧인사 리자 4.45 0.82 5 81.8 0.64

<표 3> 3차 델 이 조사 결과 NCS 교육 문가의 주요 역할에 한 문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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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방식, 신자격제도에 한 지식 역량은 새로이 추가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력과 네트워

킹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등은 NCS 교육 문가가 직업인으로서의 역

할 수행을 해 갖추고 있어야 할 기 인 역량으로 간주되어 3차 조사를 한 설문지에 포

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델 이 조사에 참여한 문가들은 NCS에서도 모든 직업분야에서 직

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는데 공통 으로 필요한 직업기 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

력, 자기개발능력, 인 계능력, 기술능력, 수리능력, 자원 리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능력의 10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음을 언 하면서 NCS 교육 문가라는 직업 분야에

도 이러한 기 역량의 구분이 용될 수 있음을 피력하 다. 다만 본 연구의 인 NCS 교육

문가의 역할과 역량이 미래지향 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델 이 조사에 참여한 문가들은

이미 NCS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개의 직업능력기 능력보다는 델 이 조사의 참여한 문가들

의 의견에 따라 도출된 력과 네트워킹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을

NCS 교육 문가의 기 역량으로 우선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 다. 최종 3차의 역할별 세부역량

요도 평가를 통해 직무분석능력, NCS 기반 교육 로그램 개발 능력, NCS 활용 연구 능력

등의 평균값이 4미만인 역량들이 삭제되어 NCS을 활용하는 교육 문가의 각 역할에 따른 필

요역량이 최종 으로 총 28개 항목으로 확정되었다. NCS 교육 문가의 각 역할에 따른 필요역

량은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필요역량의 정의는 <표 5>와 같다.

역할

필요역량

NCS

교육

과정

개발자

NCS

교수

설계자

NCS

교재

개발자

NCS

교수자

NCS

교육

훈련

평가자

NCS

직무

능력

평가자

NCS

직업‧

진로

지도자

NCS

경력‧

인사

리자

1 NCS 지식 O O O O O O O

2 NCS 기반 수업에 한 지식 O O O

3 공‧직무분야 지식 O O O

4 교육과정 개발 지식 O

5 교수설계 지식 O

6 교육훈련 평가방법에 한 지식 O

7 직무능력평가에 한 지식 O

8
NCS 검정형 과정평가형 시험

방식에 한 지식
O

9 NCS 신자격제도에 한 지식 O

<표 4> 3차 델 이 조사 결과 국가직무능력표 교육 문가의 역할별 필요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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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필요역량

NCS

교육

과정

개발자

NCS

교수

설계자

NCS

교재

개발자

NCS

교수자

NCS

교육

훈련

평가자

NCS

직무

능력

평가자

NCS

직업‧

진로

지도자

NCS

경력‧

인사

리자

10 직무능력 평가방법에 한 지식 O

11 NCS 평생경력개발 경로 지식 O

12 국가역량체계(NQF)에 한 지식 O

13 산업 지역사회에 한 지식 O

14 기업의 HRD와 HRM에 한 지식 O

15 교육훈련 수요 요구 분석 능력 O

16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능력 O

17 NCS 기반 교수설계 능력 O

18 NCS 기반 교재개발 능력 O

19 NCS 수업 운 능력 O

20 NCS 기반 평가도구 개발능력 O

21 NCS 교육훈련결과 평가능력 O

22 직무수행 평가능력 O

23 진로설계 안내 능력 O

24 진로지도 코칭 능력 O

25 교재 지침서 집필 능력 O

26 동기부여능력 O

27 학습 이 진능력 O

28 직무수행에 따른 인사 리 능력 O

역량 정의

1 NCS 지식
NCS 직무정의, 능력단 , 능력단 요소 학습모듈, 수행 거 등에
한 지식

2
NCS 기반 수업에

한 지식
NCS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세부 내용, 교과목별 교수계획안 개발 방
법에 한 지식

3
공‧직무
분야 지식

NCS를 용하여 교육과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나 교육훈련 상자와
련된 공지식, 련 산업체 특정 직무에 한 문 인 장지식

<표 5> 3차 델 이 조사 결과 도출된 국가직무능력표 교육 문가의 필요역량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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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정의

4
교육과정
개발 지식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한 차 방법 등에 한 문 인 지식

5 교수설계
지식

NCS 교육과정 내 교과목별로 교수계획을 설계하는데 용할 수 있는
교수 략 차, 매체 테크놀로지, 평가방법 련 지식

6
교육훈련
평가방법에
한 지식

NCS 수행 거를 근거로 교육훈련의 성취도 효과성 측정 직무능
력 향상도 평가를 수행하는데 용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한
지식

7
직무능력평가에 한

지식
NCS 수행 거에 기반한 개인의 직무능력 평가 설계, 평가 시행, 직무능
력 수 진단 직무성과 평가에 한 지식

8
NCS 검정형
과정평가형

시험방식에 한 지식

NCS 기반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방식에 따른 자격종목, 출제기 , 세
부 검정방법 등에 한 지식

9 NCS 신자격제도에
한 지식

NCS 기반 신자격등 (8등 )과 신자격종목에 한 지식

10
직무수행 평가방법에

한 지식
개인의 직무능력 수행 숙련 수 을 측정・ 단할 수 있는 다양한 평
가방법에 한 문 지식

11 NCS 평생경력개발
경로에 한 지식

NCS 분야별 평생경력개발 경로 그에 따른 진로선택 안내에 한 지식

12
국가역량체계(NQF)
에 한 지식

NCS를 포함한 국가자격체계의 역할, 기능, 구성에 한 반 인 지식

13 산업 지역사회에
한 지식

NCS와 련된 산업, 노동시장 지역사회에 한 지식

14
기업의 HRD와

HRM에 한 지식
기업 내 직무와 NCS 연계, 기업의 HRD HRM에 한 지식

15
교육훈련 수요
요구 분석 능력

교육훈련생의 수요 산업분야의 최신 교육요구에 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교육목표를 도
출하는 능력

16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능력

교육목표에 따라 NCS 능력단 로부터 교과목을 설계하고 련 공이
론을 히 반 하여 해당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17
NCS 기반
교수설계능력

NCS 기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을 개발하고, 각 교과목별로 한
교육목표, 내용, 활동, 교수방법 략 등을 설계하는 능력

18 NCS 기반
교재개발능력

NCS 기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별 교수계획 학습모듈을 기 로
교수학습지침서 안내서를 개발하는 능력

19
NCS

수업운 능력

NCS 수행 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방법과 매체, 교재
교수학습지침서를 활용하여 수업내용을 효과 으로 달하고 산업 장
의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능력

20
NCS 기반
평가도구
개발능력

NCS 수행 거에 따라 한 평가계획을 설계하고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도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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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언 한 NCS 교육 문가의 최종 역할별 필요역량의 요성과 타당성에 해 문

가들은 <표 6>과 같이 상당히 높은 수 의 합의를 보여주고 있다.

역량 정의

21
NCS

교육훈련결과
평가능력

평가계획에 따라 한 평가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NCS 수업과정의
효율성, 학생들의 NCS 능력단 별 수행 거 달성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정확히 단할 수 있는 능력

22 직무수행
평가능력

직무별 수행 평가항목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NCS에서 제
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고 객 으로 단할 수
있는 능력

23 진로설계 안내
능력

NCS 평생경력개발 경로에 따른 자가 능력진단 의 수행과 NCS 사이트
를 활용한(www.ncs.go.kr) 진로설계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능력

24
진로지도 코칭

능력
개인별 특성에 합한 직업 진로를 안내하고 직업 환을 한 경력
개발 상담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5
교재 지침서 집필

능력
NCS 기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별 교재 교수학습지침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작성하는 능력

26
동기부여
능력

학생들의 학습참여도를 높이기 하여 NCS 기반 교육내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기주도 수업활동을 히 활용하여 학습에 한 흥미와
심을 지속 으로 유지시키는 능력

27
학습 이
진능력

NCS 수업을 운 함에 있어 장 활용성을 강조함으로써 학생의 학습효
과와 직무수행능력 향상의 연 성을 극 화시킬 수 있는 능력

28
직무수행에 따른
인사 리 능력

NCS를 활용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운 하고 직무능력 향상 평가결과를
향후 승진 재배치, 성과평가 등의 인사 리에 연계하여 리할 수 있
는 능력

역할 역량 평균
표

편차
최빈값 정률 CVR

1.
NCS
교육과정
개발자

1.1 NCS 지식 4.64 0.50 5 100.0 1.00

1.2 공‧직무분야 지식 4.64 0.50 5 100.0 1.00

1.3 교육과정 개발 지식 4.82 0.40 5 100.0 1.00

1.4
교육훈련 수요 요구 분석

능력 4.55 0.52 5 100.0 1.00

1.5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능력
4.91 0.30 5 100.0 1.00

<표 6> 3차 델 이 결과 얻어진 국가직무능력표 교육 문가의 필요역량별 문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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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역량 평균
표

편차
최빈값 정률 CVR

2.
NCS

교수설계자

2.1 NCS 지식 4.55 0.52 5 100.0 1.00

2.2 NCS 수업에 한 지식 4.73 0.47 5 100.0 1.00

2.3 교수설계 지식 4.64 0.50 5 100.0 1.00

2.4 NCS 기반 교수설계능력 4.73 0.47 5 100.0 1.00

3.
NCS

교재개발자

3.1 NCS 지식 4.45 0.52 4 100.0 1.00

3.2 NCS 수업에 한 지식 4.73 0.47 5 100.0 1.00

3.3 NCS 기반 교재개발능력 4.73 0.47 5 100.0 1.00

3.4 교재 지침서 집필 능력 4.09 0.54 4 90.9 0.82

4.
NCS
교수자

4.1 NCS 지식 4.45 0.52 4 100.0 1.00

4.2 공‧직무분야 지식 4.82 0.40 5 100.0 1.00

4.3 NCS 수업에 한 지식 5.00 0.00 5 100.0 1.00

4.4 NCS 수업운 능력 5.00 0.00 5 100.0 1.00

4.5 동기부여 능력 4.09 0.30 4 100.0 1.00

4.6 학습 이 진능력 4.18 0.40 4 100.0 1.00

5.
NCS
교육훈련
평가자

5.1 NCS 지식 4.36 0.50 4 100.0 1.00

5.2 교육훈련 평가방법에 한지식 4.73 0.47 5 100.0 1.00

5.3 NCS 기반 평가도구 개발능력 4.55 0.69 5 90.9 0.82

5.4 NCS 교육훈련결과 평가능력 4.82 0.40 5 100.0 1.00

6.
NCS
직무능력
평가자

6.1 NCS 지식 4.45 0.52 4 100.0 1.00

6.2 공‧직무분야 지식 4.36 0.50 4 100.0 1.00

6.3 직무능력평가에 한 지식 4.73 0.47 5 100.0 1.00

6.4
NCS 검정형 과정평가형
시험방식에 한 지식

4.27 0.79 5 81.8 0.64

6.5 NCS 신자격제도에 한 지식 4.09 0.70 4 81.8 0.64

6.6 직무수행 평가방법에 한지식 4.55 0.52 5 100.0 1.00

6.7 직무수행 평가능력 4.73 0.47 5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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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으로 국가직무능력표 의 활용을 진하기 한 교육 문가의 역할별 필요역량은 3차

에 걸친 델 이 조사결과 총 28개 역량으로 정의되었다. 각 역할수행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역

량으로는 NCS 교육과정 개발자의 경우 NCS 지식, 공‧직무분야 지식, 교육과정 개발 지식, 교

육훈련 수요 요구 분석 능력 등 총 5개, NCS 교수설계자의 경우 NCS 수업에 한 지식, 

교수설계 지식, NCS 기반 교수설계능력 등 총 4개, NCS 교재개발자의 경우 NCS 지식, NCS 기

반 교재개발능력, 쓰기 능력 등 총 4개, NCS 교수자의 경우 NCS 수업에 한 지식, NCS 수

업운 능력, 동기부여 능력 등 총 6개, NCS 교육훈련 평가자의 경우 교육훈련 평가방법에

한 지식, NCS 기반 평가도구 개발능력, NCS 교육훈련결과 평가능력 등 총 4개, NCS 직무능력

평가자의 경우 공‧직무분야 지식, NCS 신자격제도에 한 지식, 직무수행 평가능력 등 총 7

개, NCS 진로‧직업 지도자의 경우 NCS 평생경력개발 경로에 한 지식, 국가역량체계(NQF)에

한 지식, 진로지도 코칭 능력 등 총 5개, NCS 경력‧인사 리자의 경우 NCS 지식, 기업의

HRD와 HRM에 한 지식, 직무수행에 따른 인사 리 능력의 총 4개의 필요역량이 도출되었다. 

NCS 지식은 거의 모든 역할에 필요한 역량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공‧직무분야 지식과

NCS 수업에 한 지식 역량이 많은 수의 역할수행에 요구되는 역량으로 확인되었다.

한 학교・교육훈련기 과 기업・산업체에서의 NCS 교육 문가의 역할에 차이가 있었듯이

각 역에서 활동하는 NCS 교육 문가의 필요역량에도 차이 이 발견되었다. 학교 교육훈

련기 에서의 NCS 교육 문가에게 으로 필요한 역량은 교육과정 개발 지식, 교육훈련

수요 요구 분석 능력, NCS 수업 운 능력, 학습 이 진능력, 진로지도 코칭 능력 등

역할 역량 평균
표

편차
최빈값 정률 CVR

7.
NCS

진로‧직업
지도자

7.1
NCS 평생경력개발 경로에

한 지식
4.27 0.65 4 90.9 0.82

7.2
국가역량체계(NQF)에 한

지식 4.36 0.50 4 100.0 1.00

7.3
산업 지역사회에 한

지식
4.00 0.63 4 81.8 0.64

7.4 진로설계 안내 능력 4.55 0.52 5 100.0 1.00

7.5 진로지도 코칭 능력 4.55 0.52 5 100.0 1.00

8.
NCS

경력‧인사
리자

8.1 NCS 지식 4.27 0.65 4 90.9 0.82

8.2
기업의 HRD와 HRM에 한

지식 4.64 0.67 5 90.9 0.82

8.3
직무수행에 따른 인사 리

능력
4.27 0.65 4 90.9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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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과정을 분석, 개발, 실행, 평가하고 교육훈련 결과를 토 로 진로 안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역량이었다. 기업 산업체에서의 NCS 교육 문가에게 필요한 역량으로는 직무능력

평가, 경력개발 인사 리 등의 인 자원 리 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업의 HRD와

HRM에 한 지식, 직무수행에 따른 인사 리 능력 등이 특징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규명된 필요역량은 교육 인 자원 개발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 을 활용

하는 교육 문가로서 지녀야 할 문 지식이나 자질과 련된 핵심 역량이다. 특정 역할

을 수행하는 문가의 역량 규명과 범주화에 한 선행연구(남 주, 2014; 송윤희, 남민우, 엄

미리, 2014)를 참조하여 이러한 역량들을 국가직무능력표 활용 련 지식, 국가직무능력표

활용 련 기술, 국가직무능력표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실제 수행 련 능력으로 구분하

다(<표 7> 참조). 국가직무능력표 활용 련 지식 역량에는 NCS, NCS 기반 수업, 공‧직

무분야, 교육과정 개발, 교수설계, 교육훈련 평가방법 등 총 14개 역량이 포함된다. 국가직무능

력표 활용 련 기술(skill) 역량군은 교육훈련 수요 요구 분석, NCS 기반 교수설계, NCS 

기반 교재개발,  NCS 기반 평가도구 개발 등 총 7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국가직무능력표

활용 과정에서의 수행 련 능력에 포함되는 역량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능력, NCS 수업

운 능력, NCS 교육훈련결과 평가 능력, 진로설계 안내 능력 등 총 7개 세부 역량이다.

Ⅴ. 결론 제언

NCS의 도입으로 우리 사회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경

역 세부 역량

국가직무능력표

활용 련

지식

NCS, NCS 기반 수업, 공‧직무분야, 교육과정 개발, 교수설계,

교육훈련 평가방법, NCS 검정형 과정평가형 시험방식, NCS 신자격제도,

직무능력평가, 직무수행 평가방법, NCS 평생경력개발 경로,

국가역량체계(NQF), 산업 지역사회, 기업의 HRD와 HRM

국가직무능력표

활용 련

기술

교육훈련 수요 요구 분석, NCS 기반 교수설계,

NCS 기반 교재개발, NCS 기반 평가도구 개발,

교재 지침서 집필, 동기부여, 학습 이 진

국가직무능력표

활용 과정에서의

수행 련 능력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능력, NCS 수업운 능력,

NCS 교육훈련결과 평가 능력, 진로설계 안내 능력,

진로지도 코칭 능력, 직무수행 평가능력, 직무수행에 따른 인사 리 능력

<표 7> 국가직무능력표 교육 문가의 필요역량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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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개발하며, 능력을 평가 인증하는 체계 인 역량 기반 사회로 발 하고 있기는 하지만, 

NCS가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장에서 NCS의 실행을 지원하는 문 인력이 반드

시 필요하며 기존에 유사한 일을 하던 인력들은 NCS 활용을 해 추가 인 역할과 역량을 요

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NCS 교육 문가라는 새로운 문 인력의 필요성을 제안하면

서 이들의 구체 인 역할과 함께 필요한 역량을 련 문가들을 상으로 도출하 다. 이상

에서 논의된 NCS 교육 문가의 역할과 필요역량에 한 3차에 걸친 델 이 연구 결과를 종합

하면, NCS 교육 문가의 역량 모형은 [그림 4]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사 통
능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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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CS 교육 문가의 역할 역량 모형

NCS 교육 문가는 두 가지 활동 역인 학교 교육훈련 기 과 기업 산업체로 구분하

여 그 역할이 규정되었다. 학교 교육훈련 기 에서는 NCS 교육과정 개발자, NCS 교수설계

자, NCS 교재개발자, NCS 교수자, NCS 교육훈련 평가자, NCS 직무능력 평가자, NCS 직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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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도자의 7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산업체에서는 NCS 

교수설계자, NCS 교육훈련 평가자, NCS 직무능력 평가자, NCS 경력‧인사 리자의 4가지 역할

로 활동해야 한다. 각 역할 수행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역량으로 28개가 도출되었는데 이들 필

요역량은 국가직무능력표 활용 련 지식, 국가직무능력표 활용 련 기술, 국가직무능력

표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실제 수행 련 능력으로 구성되었다.

한 국가직무능력표 교육 문가의 기 역량으로 력과 네트워킹능력(지역사회 산업

체의 장 실무 문가와 력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NCS 기반 수업운 , 직무능력 평

가 등을 수행하며 산업체 교육훈련기 과의 지속 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고용

재교육과 연계시키는 능력), 의사소통능력(교육훈련 상자, NCS 교육과정 개발자, 교수설계자, 

교수자, 교재개발자, 산업체 장 문가, 교육훈련기 계자 등과 정보교환 상호작용, 의

사결정을 원활히 수행하는 능력), 자기개발능력(자기개발 교육 산업체, 기 연수 등에 극

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NCS 활용에 반

하는 능력), 문제해결능력(NCS를 교육 장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논리

・비 사고를 통하여 해결책을 구안하여 용하는 능력)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이

시사하는 이론 , 실용 함의를 다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NCS 교육 문가의 역할과 역량은 기존 연구(송 수, 2010; 이

성아, 엄우용, 2013; 최명란, 윤 식, 2011; De Blignieres-Legeraud & Debaty, 2000; IBSTI, 

2003; O*NET, 2014)에서 제시된 바 있었던 교사, 교수자, 교수설계자, 평가자 등의 일반 인

교육 문가의 역할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 교육훈련기 에서의 NCS 

교육 문가의 역할로 NCS 교육훈련 평가자, NCS 직무능력 평가자, NCS 진로‧직업 지도자 등

의 새로운 역할이 규명된 바, 새롭게 요구되는 NCS 교육 문가의 역할은 교육훈련 개발

달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효과성 평가, 직무수행 평가 리 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

겠다. 다시 말해, NCS의 목 과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개발된 수업을 통해 효과

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학습자들이 수행 거별 성취도를 달성했는지 단하고

직무능력수행 수 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과 향후 진로를 조언해주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

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업 산업체에서의 NCS 교육 문가의 역할은 이러한 경향을 더 드러

내고 있다. 기존의 HRD 문가와 비교할 때, NCS 교육 문가는 교육훈련을 달하고 운 하

는 통 인역할(Poell, Pluijmen & Van der Krogt, 2003; Nijhof, 2004)에서채용, 배치, 승진에

NCS를 활용하고 경력개발 경로를 설계해 주는 등 그 역할의 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이

들의 역할이 직무성과 향상을 추구하는 보다 략 인 역할로 확 되고 있음을 보여 다.

둘째, NCS 교육 문가의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필요역량으로 NCS, 국가역량체계, 검정형

과정평가형 시험방식, 신자격제도, 교수설계, 교육훈련 평가방법, 직무수행 평가방법 등의 역량

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지식 차원의 역량과 기술/수행 차원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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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합되는 총체 역량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 다. 즉, NCS와 련된 새로운 이론

지식에 한 이해가 제되고, 이를 활용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실천 지식과 더불어 기술

차원 여러 수행 련 능력이 NCS 교육 문가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으로 도출된 것은

백순근 외(2007)에서의 이론 역량과 실천 역량의 포 , 총체 능력이 이들에게 요구됨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기존의 유사한 직군 수행과 성과에 을 맞춘 역량 모형

(송 수, 2010; 이성아, 엄우용, 2013; 최명란, 윤 식, 2011; IBSTI, 2003; O*NET, 2014)과는다

소 차이가 있는 것이며, NCS가 도입된 기이기에 이에 한 이론 지식의 부족이 NCS의 효

과 실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가들의 단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셋째, 역량모델링 연구의 에서 NCS 교육 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기 역량과 필요

역량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은 역량모델링에 한 최근의 선행연구들(박지혜, 정은정, 

2014; 송윤희, 남민우, 엄미리, 2014)과 한 NCS 자체의 구성과 괘를 같이 한다. 즉, 도출된

역량들을 역량의 정의에 비추어 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하 요소로 구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기 역량과 필요역량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해당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업무 특수

인 역량과 기본 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역량의 유형 차이를 보여 다. 이러한 구분은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 독립된 교과목으로 해당 역량을 키울 것인지(standalone approach), 수업 방

법 과제 등의 방식으로 해당 역량을 키울 것인지(integrated approach)에 한 단에 도움

을 수 있다(Zhou, 2012).

앞서 언 한 로 학교 교육훈련기 , 기업 산업 장에서의 NCS의 도입 활용은

아직 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해 NCS의 활용 련 경험을 가진 최고의

장 문가들이 참여하 고, 문헌에서 델 이 연구로 권고하는 문가 수를 넘긴 했지만, 교

육훈련, 경력개발, 자격검정의 NCS 활용 역 별 문가들의 참여가 제한 이었던 것이 사실이

다. 향후 연구는 문가 집단 선정 방법을 추천, 설문조사, 심층면담 등으로 다각화하여 학교

교육훈련기 , 기업 산업체에서의 련 경험이 풍부한 문가를 보다 많이 포함시켜

NCS 활용 역 별 인원수를 동등하게 구성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역할 역량 모형에

한 양 , 질 타당화를 수행하여 역량 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완성할 필요성이 있다. NCS 

교육 문가의 활동 역에 따라 상 으로 요한 역할이나 특정 역할 수행을 해 특히 더

갖추어야 할 역량을 구체 으로 규명하는 후속 연구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NCS 교육

문가의 활동 역을 학교 교육훈련기 , 기업 산업체의 두 역으로 제시하 지만 이들

역은 교육목 이나 설립유형에 따라 다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NCS 

교육 문가의 역할에 한 인식과 요성을 환기시켜 체 교육 사회시스템에서 역할을 수

행하는 교육 문가의 수가 확 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궁극 으로 NCS의 효과 인 활용에 기

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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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phi Study on the Roles and Competencies

of NCS Education Professionals

Kim, Yeonkyoung (Chung-Ang University)

Song, Hae-Deok (Chung-Ang University)

Lee, Jihyun* (Chung-Ang University)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sought to implement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for developing competencies required in industry,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CS 

urgently calls for professional supports to guide practitioners in the fields. This study 

proposed a need for NCS education professionals who will play a crucial part in implementing 

NCS, and aimed to fill the gap in a lack of prior research on their requisite roles and 

competencies. Three rounds of Delphi surveys were carried out with 11 panelists who 

included NCS researchers, NCS policy experts, and NCS university professors. The results 

identified eight types of roles for NCS education professionals: NCS curriculum developer; 

NCS instructional designer; NCS material developer; NCS instructor; NCS training assessor; 

NCS competency assessor; NCS career consultant; and NCS career manager. The results 

revealed 28 essential competencies and 4 basic competencies related to the roles, which were 

found to exist in two different types of settings: schools/training institutes and 

corporations/industries. Comparisons to research on education professionals in general contexts 

are drawn, an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addition, 

suggestions for developing identified competencies and further research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The study provides insights that can be used to develop training programs for 

NCS education professionals as a newly emerging subfield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ultimately to contribut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CS into practice.

[Key Word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education professionals, roles,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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