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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을 「국가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정과제로 설정, 다양한 정책적 노력 경주

직업능력개발 참여 저조,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격차와 형평성 문제 등 미해소

그간 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검토·논의한

결과를 보고 드림

대통령님께서 위원회 주관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토록 지시

※ ‘평생직업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검토’ 지시(’05.10.12,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위촉식)

※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종합대책’ 수립 지시(’06.1.16, 수보회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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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책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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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등 정보산업 급성장

고용 없는 성장

노동시장 양극화 가속

신성장산업·평생직업능력개발 강조

산·학·연·관의 연계 강화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지원 확대

2000년대

발전기

2000년대

발전기

직업능력개발 정책 이력직업능력개발 정책 이력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고도화

외환위기시 실업 대란

기능인력 � 전직종, 양성 � 향상

고용보험도입(’95), 훈련의무제 폐지(’98)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실업자 훈련)

1990년대

전환기

1990년대

전환기

노동집약 � 기술집약산업

대량생산 � 다품종소량 생산

다기능·다기술 인력양성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설립 (’81)

1980년대

성장기

1980년대

성장기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급속한 도시화 등

국가 주도 신규 기능인력 양성

직업훈련 의무제 도입 (’76)

1970년대

태동기

1970년대

태동기

경제·사회적 배경경제·사회적 배경 주요 정책주요 정책

I. 정책이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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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참여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 각 부처에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

※직업능력개발 재정투자(노동부) : 7,655억원('02) � 11,563억원('06)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 훈련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능력개발 사업과 고용안정사업 재정 통합('06.1), 폴리텍대학 출범('06.3)

- 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확대

- 노사공동훈련,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등 시범사업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수립('05.4), 수요자 밀착형 정책 추진

- 근로생애에 걸친

종합적 서비스는 아직 미흡

- 직업능력개발 양극화 현상도 지속

직업능력개발 참여자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

174

209

178

246

2002 2003 2004 2005

※ 고용보험 기준 (만명)

I. 정책이력 (2)



II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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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훈련기관 등

학 교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개념평생직업능력개발의 개념

경제활동기경제활동기 제2인생기제2인생기학령기학령기

학교교육학교교육

직업훈련직업훈련

입직 퇴직

평생직업능력개발

II. 개념과 필요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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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의 지속성장 견인

10

20

30

40

50

60

0

1인당 국민소득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폴란드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혁신주도형
성장동력의 기반

수평·수직적

이동 지원

성과 제고
핵심수단

잠재인력 개발

혁신주도형
성장동력 기반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II. 개념과 필요성 (2)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호주

노르웨이

한한한한 국국국국

스위스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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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도형
성장동력 기반

수평·수직적

이동 지원

성과 제고
핵심수단

잠재인력 개발

수평·수직적

이동 지원

근로자의 직업역량 제고와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고숙련 → 고생산성 → 고임금」

� 고용의 기회 확대와 질 제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II. 개념과 필요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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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도형
성장동력 기반

수평·수직적

이동 지원

성과 제고의
핵심수단

잠재인력 개발

성과 제고
핵심수단

훈련 참가에 따른 성과 격차 (’03, ’04 비교)

-21.0
-30.0

-40

-20

0

20

40

월평균임금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훈련참가자 비참가자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단위 : 만원, 점

II. 개념과 필요성 (4)

34.6 33

2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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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참가율

0

10

20

40

50

60

8580757065

직
업
능
력
개
발
참
여
율

30

70

혁신주도형
성장동력 기반

수평·수직적

이동 지원

성과 제고
핵심수단

잠재인력 개발잠재인력 개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탈리아

II. 개념과 필요성 (5)

폴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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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단계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강조

파트너십을 통한 수요자 밀착형, 분권형 서비스 제공

선진국의 동향선진국의 동향 II. 개념과 필요성 (6)

� 중앙, 지역, 산업 단위
다층적 파트너십 구축

� 숙련동맹(영국), 
지역기술협의체(프랑스)

�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 질
제고

� 저숙련 인력 신훈련시스템
(영국, 독일 등)

취약계층
숙련 향상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십

� 급속한 기술변화와 고용
유연화 대응

� OECD : Adult 
Lifelong Learning

능력개발
중심의

평생학습

� 훈련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미국 ITA, 네덜란드 ILA 등)

� 실업자 직업훈련 의무 부과
(덴마크 등)

훈련 선택권과
책무성 강화



III 현황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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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관공급기관

학 교학 교

� 실업고 : 713개

� 전문대 : 158개

� 대 학 : 173개 등

훈련기관훈련기관

�공공:폴리텍대학

등 51개

�민간:학원 등 3,121개

기 업기 업

� 사내 훈련원, 협회,

� 컨소시엄 등

개 관개 관

전체 480만명(’04) 

재 직 자 : 340만명

(중소기업 245만명)

훈련참여자훈련참여자

청 년 : 133만명

고 령 자 : 61만명

비정규직 : 43만명

여 성 : 159만명

실 업 자 : 25만명

재 원재 원

총계: 5조 3,495억

정 부정 부

기 업기 업기 업

개 인개 인

� 예 산 : 5,502억
� 기 금 : 1조 1,127억
� 지자체 : 236억 (’05)

� 3조 6,630억 (’03)

III. 현황과 진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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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하

청 년 4,026억원 (24.2%)청 년 4,026억원 (24.2%)

전문대졸이상

여대생

•기능사 양성훈련

•중간 기술인력 양성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커리어 개발센터 지원

여 성

고령자

잠재인력 789억원 (4.7%)잠재인력 789억원 (4.7%)

장애인

•여성 가장훈련
•지역사회 맞춤형

•단기적응 훈련

•직업재활훈련

재직근로자 기업훈련비 지원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훈련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계좌제

취업자 6,367억원 (38.3%)취업자 6,367억원 (38.3%)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실업자 3,059억원 (18.4%) 실업자 3,059억원 (18.4%) 

•고용촉진 훈련

•재취업 훈련

•신규실업자 훈련

III. 현황과 진단 (2)주요 대상별 프로그램주요 대상별 프로그램

1조 6,630억원1조 6,6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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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전달체계

청 년
(133만)

여 성
(159만)

재직자
(340만)

고령자
(61만)

실업자
(25만)

노동부, 교육부, 산자부 등노동부노동부, , 교육부교육부, , 산자부산자부 등등

실업고, 전문대, 대학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인력양성

기업내 훈련기관

민간·공공훈련기관

대학·전문대학 등

재직자 향상

민간훈련기관

공공훈련기관

재취업

•직접운영

•재정지원(운영비+훈련비)

•훈련기관 공모 선정

•표준 훈련비 지원

•훈련과정 인·지정

•훈련비용 환급

III. 현황과 진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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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향상

미래대비

취업

창업

자격증 취득

기타

43.2

27.1

15.1

6.2

5.4

3.0

(단위 : %)
훈련 희망 이유훈련 희망 이유

'04

12.7

9.9

'00

연도별 참여율연도별 참여율 (단위 : %)

※ 15세 이상

비용부담 주체비용부담 주체 (단위 : %)

기 업 71.9

본 인 7.7

정 부 16.5

기 타 3.9

100

III. 현황과 진단 (4)참여실태참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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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재정 규모는 1조 6,630억원으로, 일반회계 5,502억원, 

기금 11,127억원

- 노동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산자부, 복지부 등에서 개별적 추진

※ 노동부는 일반 재직자, 실업자 및 취약계층, 

산자� 정통부는 관련 산업 분야 기술 인력, 교육부는 인프라에 집중 투자

III. 현황과 진단 (5)

교육부교육부교육부교육부 12.8%

산자부산자부산자부산자부 5.5%

복지부복지부복지부복지부 2.3%

중기청중기청중기청중기청 1.9%

정통부정통부정통부정통부 1.9%

기기기기 타타타타 1.9%

100%100%100%100% 노동부노동부노동부노동부 73.6%

정부 재정 지원 현황정부 재정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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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낮은 참여율과 큰 격차문제점 낮은 참여율과 큰 격차

능력개발 참여율 OECD 국가 중 최하위

미국

51

40

영국

45

40

네덜란드

36

24

한국

23

14

덴마크

56

49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평생학습

※ 25~64세 기준

III. 현황과 진단 (6)

EU15

한국

대·중소기업간 투자 격차

※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 비중

1000인
이상

2.6

1.7

1000인
미만

2.7

0.8

100인
미만

1.5

0.5

200인
미만

2.5

0.6

500인
미만

2.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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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고용형태별, 성별 격차문제점 고용형태별, 성별 격차

8.2

여성

17.6

남성

여성은 남성의 절반 수준

36.2

상용직

10.7

임시직

10.4

자영업자

2.6

일용직

임시·일용직 등의 낮은 참여율

III. 현황과 진단 (7)



23

문제점 수요와 괴리된 교육훈련 프로그램문제점 수요와 괴리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희망하는 분야 및 훈련 받은 분야
(단위 : %)

실제훈련

희망훈련

III. 현황과 진단 (8)

사무관리 43.0

23.9

교육, 법률,

의료,금융 10.8

7.1

서비스 9.1
8.7

정보통신
14.9

25.8

어학분야 3.9

15.8

기계, 장비,건설 14.3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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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고용보험 지원의 대기업 편중문제점 고용보험 지원의 대기업 편중

80

0

10

20

30

40

50

60

70

비중(%)

기업규모(명)

90
지원금근로자수

III. 현황과 진단 (9)

150인 미만

65.2

17.7

300인 미만

8.7
6.8

500인 미만

4.8 4.5

1000인 미만

6.2
7.3

1000인 이상

15.1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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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

장애요인 분석

기업의 투자

장애요인 분석

원인 기업의 투자 감소원인 기업의 투자 감소

생산차질 42.5

(단위 : %)

31.3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의 어려움

9.5적합한 위탁훈련기관이 없음

8.1시설·장비 구입 부담

5.2강사 확보의 어려움

3.2교육과정 정보수집의 애로

노동비용 대비 훈련 투자비중

2.092.09 1.241.24 1.721.72 1.471.47

(‘96) (‘98) (‘02) (‘03)

III. 현황과 진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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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낮은 재정투자와 조정 미흡원인 낮은 재정투자와 조정 미흡

GDP 대비 직업능력개발 공공 지출 : 0.20% (’06)

학령기 투자에 비해 경제활동기 투자 미흡

높은 기금 의존 비율(68%, ’06년),  낮은 일반회계 부담

R&D(’06)

8조 9천억8조 9천억

대학재정지원(’05)

4조 4천억4조 4천억

초·중등교육(’06)

3조 1천억3조 1천억

직업능력개발(’06)

1조 6천억1조 6천억

III. 현황과 진단 (11)

� 부처별 개별적 사업 추진 � 재정투자 효율성 저하

� 종합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미흡
부처간 조정 미흡



27

원인 표준훈련비 제도의 경직성원인 표준훈련비 제도의 경직성 III. 현황과 진단 (12)

품질

가격

※ 표준화된 중급 수준의 훈련공급에 기여, 고품질 훈련공급 제약

표준훈련비

초과공급

과소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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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산업ㆍ지역 수요와의 연계 부족원인 산업ㆍ지역 수요와의 연계 부족 III. 현황과 진단 (12)

재직자 향상훈련, 취약계층 등 지역 수요 대응 부족

※폴리텍대학(’05) : 기능인력 양성 82%, 향상훈련 등 18%
공공훈련기관

사무관리 등 일부직종 편중

(실업자 훈련의 54.1%)
민간훈련기관

산업 현장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등

※대졸 신입 실무 투입 소요기간 20.3개월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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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시설·장비 낙후율 : 46%

민간훈련기관 : 종사자 10인 미만 48.3%, 자본금 5억원 이하 52.7%

장비·시설의 낙후 및 훈련 담당자의 전문성 취약

원인 교육훈련시장의 낙후 (1)원인 교육훈련시장의 낙후 (1)

직업능력개발 관련 개선사항

교육훈련 정보제공 미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미흡

취업연계성 부족

강사자질 부족

내용·방법 미흡

시설·장비 노후

기타

42.5

31.3

9.5

8.1

5.2

3.2

0.2

III. 현황과 진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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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교육훈련시장의 낙후 (2)원인 교육훈련시장의 낙후 (2)

참여 vs 희망 훈련기관 괴리

III. 현황과 진단 (14)

(단위 : %)

21.16.6공공훈련기관

8.210.0기업부설기관

11.624.2사내훈련

18.63.3대 학

18.211.2산업교육전문기관

7.127.5기 타

15.317.1민간훈련기관

희망 훈련기관’05년 훈련받은 기관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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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받을 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 %)

능력개발 필요성 인지 부족

근로자의 73.7%가 직업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음

원인 교육훈련시장의 낙후 (3)원인 교육훈련시장의 낙후 (3)

52.2

필요성을
못 느낌

14.8

실효성
없음

11.4

시간낭비

11.1

가사부담

9.2

비용부담

III. 현황과 진단 (15)



IV 비전·목표·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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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재정투자 확대 시장친화적 지원체제 구축

능력개발 참여 인식제고 훈련시장 활성화
추진전략

비 전

비전과 목표비전과 목표

•청년층

•재직근로자

•실업자

•고령자

•여성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시장 수요 반영

지원체제

•추진체제 정비

•능력중심 문화 확산

중점과제
경쟁력있는 지식근로자보편적권리로서의 능력개발 전달체계·인프라 혁신경쟁력있는 지식근로자

IV.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1)

수요자

선택권 확대

서비스의

질적 제고

인프라 조성
시장실패 부문

정부 개입 시장 친화적
혁신

수요·공급

자율적 선순환 총체적 학습사회경쟁력있는
기업과 근로자



V 정 책 과 제

1. 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2. 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3. 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지원체제 구축

4. 직업능력개발 추진·전달체제 정비

5. 능력중심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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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1)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1)

ITA (개인훈련계좌제) 대상확대

비정규직 대상 시범사업 (’06) 단계적 대상확대
돈 부족

특성별 훈련 프로그램 다양화

e-Learning 게이트웨이 구축

※ 단기 모듈형 과정, 주말·야간과정, e-Learning 등시간 부족

직업능력개발 Metro 발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 확대
정보 부족

V. 정책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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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고학력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경력단절 여성 능력개발 지원경력단절 여성 능력개발 지원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

(Home to Work)개발·보급 확대

주부취업지원센터 운영, 

경력단절여성 인턴사업 실시

단기적응훈련, 주부특별반 운영 등

여성친화적 훈련 실시

사회서비스 부문의

전문능력개발과정 운영지원

※장애아통합교사, 문화가이드 등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

재취업지원교육, 자격과정, 

전문능력과정 개설

기업내 훈련 성별격차 해소방안 강구

여 성
특화대책

여 성
특화대책

여성: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

V. 정책과제 (2)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2)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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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충

V. 정책과제 (3)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3)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3)

「근로자훈련계좌제」도입

4/4분기 시범 실시, '07. 3 본격 시행 ('07년 446억원)

※ 1년 1인당 100만원(5년 300만원) 한도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등 확대 추진 ('07년 하반기)

비정규직 친화적 전달체계

노사단체의 비정규직 등에 대한 훈련지원

※ 노사 공동훈련 시범사업 실시 (’06), 9개 단체

대학, 사회복지 시설, NGO등을 통한 지역적합형 훈련 확대

기업의 비정규직 훈련 우대 지원

훈련비외 임금 추가 지원

비정규직
특화 대책
비정규직
특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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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 고부가가치화영세자영업 고부가가치화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현장연수 지원

※지자체, 사업주 단체 등 참여

취업율 높은 직종 훈련과정 확대

주말.야간 등 훈련방식 다양화

경영컨설팅, 사업 Know-How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실시 지원

(중기청)

- 소상공인협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관련 단체 대상

영세
자영업자
특화대책

영세
자영업자
특화대책

매년 40만 자영업자 폐업,약 20만명 임금근로자 편입

� 이 중 10% 직업능력개발 실시 필요

영세 자영업자: 임금근로자화 / 고부가가치화

V. 정책과제 (4)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4)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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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훈련과정, 인원 등 약정

※ CJ 텔레닉스(75명) : 재택상담원
삼성전자(117명) : CAD/CAM, 전자회로설계 등

장애 유형별 직무개발 및 직업훈련실시

※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방송자막 입력, 청각장애인: 메카트로닉스.

창업희망 장애인 창업스쿨 개설, e-Learning 과정 확대

(사이버 공무원, 재직 장애인 직무능력향상 과정 등)

기업연계 맞춤훈련 확대

장애 특성별 훈련서비스 제공

장애인
특성화

프로그램

장애인
특성화

프로그램

장애인: 특성화된 프로그램 제공

V. 정책과제 (5)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5)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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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기능인력 양성

� 다양화·특성화 인력양성

- 전문대-산업체와 컨소시엄 (협약학과)

산학협력 중심 대학 집중 육성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 산업인력 양성

1년 3학기제 등 학사 제도 유연화

기업 직장 연수 등 직장체험 확대

기간산업·인력부족직종 기능인력화

(폴리텍대학 등)
- 우선선정직종 훈련 확대

- 수업 연한 다양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핵심인력 양성

- 다학제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 (과기) 

- 업종별 핵심인력 양성(산자)

- IT융합기술센터 지원 (정통)

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1)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1)

청년층: 학교에서의 직업능력개발 내실화

핵심인력 대 학

비진학청소년실 업 고

V. 정책과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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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지원

-훈련프로그램 개발, HRD컨설팅,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CEO 연수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움 확대

-컨소시엄 참여 대기업 시설·장비 투자금액 인센티브 부여

-산업별·지역별 컨소시엄 체제 구축 (폴리텍대학, 테크노파크 등)

-지원대상에 e-Learning 포함

‘구조화된 현장훈련 모델’ 도입 지원

※ 싱가포르 ‘OJT21’ 벤치마킹

근로자 핵심직무능력 개발 지원

-우수 훈련기관 고급과정 선정� 훈련실비 및 임금지원

※ 전략경영, 인사·조직, 마케팅·유통, 리더쉽, 재무회계 분야

재직근로자(1) :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V. 정책과제 (7)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2)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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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특별과정 확대

- IT·BT 등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인력 양성 (교육·과기·정통·산자)

지식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 금융, 물류, e-비즈, 문화 전문인력 양성 (산자·문화·정통)

제조업 혁신 리더 양성

- 현장기술인력 재교육 (산자·정통)

재직근로자(2) : 신성장산업 핵심 근로자 양성

장기 근속자 등에 대한 개인훈련 휴가권 부여 검토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확대 (’06년 170억)

※ 집체훈련 중심 →→→→ e-Learning 및 Blended Learning 확대

※ 정보화․외국어 중심 →→→→ 기본소양 과정 확대(갈등관리, 리더십 등)

재직근로자(3) :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

V. 정책과제 (8)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2)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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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재도약 기회로의 활용실업자: 재도약 기회로의 활용

훈련연장급여 활성화훈련연장급여 활성화수요자 중심 훈련체계수요자 중심 훈련체계

지역별 인력·훈련수요 조사 정기 실시

- 실수요 반영 훈련과정 편성

집체 장기훈련 과정 중심 � 단기과정, 

Blended Learning 등 다양화

※ 현행 실업자 훈련기간 : 5.6개월

복지기관, NGO 등 훈련기관 다양화

(공모방식 기관 선정)

구직급여액

70% � 100%까지 상향 조정

※ 훈련기간 동안의 생계 부담 경감

(지원기간 2년)

훈련상담 내실화

- 개인별 훈련계획 수립, 심층 상담 등

V. 정책과제 (9)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3)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3)

실업자
대책

실업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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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재직자재직자재직자재직자

이·전직 준비자

중고령자: 활동적 고령화

V. 정책과제 (10)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4)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4)

기업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임금 피크제와 연계한 생산성 유지 프로그램 등

경력개발 컨설팅 지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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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재직자

이·전직 준비자

중고령자: 활동적 고령화

이·전직 준비자이이··전직전직 준비자준비자

V. 정책과제 (11)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4)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4)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 전직지원장려금을 고용조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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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도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중소기업 등에 OJT 실시

Career Path 개발 (고학력 중고령자)

※사회복지 매니저, 노인건강 트레이너, 문화재 해설가 등

능력개발과 연계한 일자리 (시니어클럽 등)

실업자

재직자

이·전직 준비자

중고령자: 활동적 고령화

실업자실업자실업자

V. 정책과제 (12)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4)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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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정책과제 (13)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지원체제 구축 (1)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지원체제 구축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품질 연계

지원 방식

품질 연계

지원 방식

표준훈련비

현실화

표준훈련비

현실화

다양한 방식 도입

훈련비 지원방식 혁신

표준훈련비 : 직종별 단가에 의한 일률적 지원현 행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지원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지원

개 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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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중장기 인력수급인력수급 전망전망

훈련훈련 수요수요 조사조사

HRDHRD--NetNet

HRD IndexHRD Index

“고용-훈련-자격” 종합정보 사이트

(’07년)

훈련기관·과정 정보 제공 확대

산업·직종별 수요 전망

(양적수급·질적 숙련) 체계 구축

전국․지역별 HRD-Index 개발

※직업훈련 참여율, 학교 교육 성과,   

기업의 HRD 투자 수준 등

지역·산업별 훈련수요 조사(매년)

- 직업훈련 공급과 연계

훈련정보 유통 원활화

On/Off-line

통합 정보

On/Off-line

통합 정보

V. 정책과제 (14)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지원체제 구축 (2)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지원체제 구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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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정책과제 (15)

중앙단위
고용정책심의회(노동부 장관 주재, 각부처 차관)

NHRD, RHRD 차원 종합 연계, 지속 점검

※ 정책연구개발 기능 강화 (직업능력개발원)

범정부적 추진체제 재정비

정책 조정·통합, 인프라 구축지원, 평가

고용안정센터-고용정보원-산업인력공단-대학·폴리텍-훈련기관

지방고용심의회(위원장 : 시‧도지사) 적극 활용

지역단위

지자체의 역량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인적자원개발체제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인력수급 전망, 공학교육 기여도 평가, 국가기술자격 운영 참여

산업혁신클러스터를 활용한 파트너십 구축

산업단위

현장수요 반영 구심체 역할 강화

직업능력개발 추진·전달체제 정비 (1)직업능력개발 추진·전달체제 정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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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체계 혁신

전문직무, 단기과정 등

능력개발과정 개설 확대

수업연한, 재학연한, 학점이수 등

탄력적 운영

� 일과 학업 병행 촉진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고급화 지원

성과 중심 평가

� 경쟁체제 조성, 지원 차등화

산업별 협회·단체의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

※ e-Learning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 등

시설·장비 현대화

재직자.실업자 훈련 대폭 확대

현장 HRD 전문가 육성 및 재교육

기 업 : 중소기업 참여 촉진기 업 : 중소기업 참여 촉진

공공 : 시장실패부문 역할강화공공 : 시장실패부문 역할강화민간 : 다양성, 내실화민간 : 다양성, 내실화

대 학 : 특화된 고급 과정대 학 : 특화된 고급 과정

V. 정책과제 (16)

서비스

질적 제고

서비스

질적 제고

직업능력개발 추진·전달체제 정비 (2)직업능력개발 추진·전달체제 정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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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중심 문화 확산 (1)능력중심 문화 확산 (1)

고성과고성과고성과고성과 작업장작업장작업장작업장

모델모델모델모델 확산확산확산확산

고성과고성과고성과고성과 작업장작업장작업장작업장

모델모델모델모델 확산확산확산확산

작업조직 개편
(교대제/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능력개발
투자 확대

고숙련·다기능
근로자성과 배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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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HRD활성화 유인기업의 HRD활성화 유인

HRD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한

모범모델의 사회적 확산

- 우수사례(Best Practice) 공유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기업신용평가에 ‘인적자원개발’

요소 반영 유도

산업수요 변화 반영

� 자격종목 및 등급체계 개편

사업주·단체와 컨소시엄 구성

� 자격 검정 민간 위탁 확대

검정 인프라 확충
� 현장 직무능력 평가 강화

※ 출제방식 개선, 검정수당·

시험장 임차료 현실화 (’06년 46억)

자격제도 혁신자격제도 혁신

능력중심 문화 확산 (2)능력중심 문화 확산 (2)

능력중심

문화 확산

능력중심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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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GDP 대비 0.25% 투자

재정 투자재정 투자

16,600

‘06‘04

12,600

GDP 대비 (%)

재정투자 (억원)

‘10

28,400

0.16

0.20

0.25

중소기업 근로자의 참여 집중 확대

취약계층 참여인원 2배 이상 상향

직업능력개발 목표 인원직업능력개발 목표 인원

참여인원 확대

※단위 : 만명

참여율 제고

※ 15세 이상

※단위 : %

12.7

‘04

25.0

‘10

480

‘04

900

‘10

목표 인원 및 재정소요목표 인원 및 재정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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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기대효과

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능력중심
문화 확산

직업능력개발
추진체제 정비

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지원체제 구축

국가경쟁력 제고

2010년2010년

재정투자(GDP 대비) 0.25% 투입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25% 달성
양극화

해소

성장동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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