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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부족한 농인력의 양  확보 차원을 넘어, 차 정보화, 고도화 되어가는 

경 환경에 효과 으로 응하고, 우리 농업을 국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한 

단계 성장하도록 하기 해서 농업분야 문성을 갖춘 고 인력의 농 분야 

유입이 실하다. 하지만 이와 련한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할 농업계 학

이 근래에는 제 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농업계 학생의 농 분야 신규 유입이 활성화되기 해

서는 기본 으로 농업계 학생들에게 농과 련한 보다 많고 다양한 농 

경험과 활동 기회를 제공해야함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학문 심

의 교육체제와는 별도로 농업 후계자 육성을 한 농 심의 교육체제 도입

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하에 연구자가 제시한 다양한 추진과제는 농림

수산식품부  지방정부의 정책 담당자, 농업계 학 교수들의 업무 개선에 있

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도입 기라 미흡한 이 많은 농

업계 학생을 한 각종 농업 정책과 농정착을 한 로그램들이 나갈 방

향을 검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가 되기를 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 농업계 학의 교수님들의 조와 도움

이 필수 이었다. 학생 조사와 연구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신 강원 학교 정근 

교수님, 공주 학교 김창호 교수님, 제주 학교 강훈 교수님, 경상 학교 정병

룡 교수님, 북 학교 류경선 교수님, 남 학교 안기완 교수님, 진주산업

학교 이철호, 식 교수님, 경북 학교 이인  교수님, 순천 학교 김병무 교

수님, 천안연암 학 심 석 교수님, 충북 학교 우선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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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iii

요    약

   이 연구의 목 은 농업계 학생의 농 분야 신규 유입을 활성화시키는 방

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농업계 학생의 직업선택

과 련한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 농업계 학  졸업생의 진로 황 분석, 농

업계 학생의 취농 의사결정과 련한 실태 분석 그리고 련 제도 분석  

사례 고찰을 하 다.

   농업계 학생의 직업선택 련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학시  

농과 련한 다양한 사건이나 경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학생의 발달이 진되

고, 궁극 으로는 농 분야 직업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농업계 학 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계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문 학과 

4년제 학은 많았지만, 실제 농학, 원 , 축산 등 농업 생산과 련한 학과는 

많지 않았다. 졸업생 진로 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계 학과 출신자의 30%가 

미취업이었고, 농업계 학 졸업생의 극히 일부만이 농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었다. 

  농 생의 농분야 유입을 한 제도에는 사실상 농  농정착교육과정이 

유일하 는데 아직 실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로그램을 운 하는데 모범이 

될 만한 표  모형이 없었다.

   농업계 학생의 취농 의사결정과 련하여 학생 조사를 통해 선행연구에

서와 마찬가지로 농업과 련한 과거 경험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농

분야 진로계획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 일부 농업계 

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정착교육과정은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농업계 학생들에게 기존의 학 교육과정이 제공하지 

못하는 농에 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의 농에 한 생각 

환, 나아가 진로 계획의 수정에 까지 향을 주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더불어 비농업분야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농업계 

학생의 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을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 어 



iv

제시하 다. 단기과제로 먼  ① 농정착교육과정의 개선․발 , ② 농 련 

교육자원 DB 구축  홍보, ③ 학과단  농 련 로그램 지원, ④ 농 동

아리 활동 지원, ⑤ 농업계 학생간 교류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 다. 농

정착교육과정 개선․발 과제에는 해외연수 확   운  개선, 다양한 농업분

야 문가 강좌개설  네트워크 강화, 로그램 운 모형 확립, 소식지 발간, 

학교간 로그램 교류, 학생 상담  컨설  강화, 로그램 인증제 도입, 장학

혜택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 다. 장기 과제로 재와 같은 학문 심 

교육체제 외에 농업계 학에 농업후계자 육성을 한 농 심 교육체제를 

운 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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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Induce Undergraduate Students of Agriculture into the 
Farming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trategies on inducing undergraduate stu-
dents of agriculture into pursuing careers in the farming sector. For this purpose, the 
study reviewed literatures, reassessed related systems, analyzed related statistics, sur-
veyed undergraduate students of agricultural colleges and conducted case studies.

The literature review showed that the students who were more exposed to 
farm related  experiences and events progressed more and were more likely to get 
a job in farming. The analysis of related statistic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under-
graduate departments providing curriculums specifically designed for agricultural pro-
duction such as agronomy, horticulture, and animal husbandry is not large even 
though there are many universities and colleges that have academic departments of 
agriculture; and only a small ratio of graduates take up their job in the farming 
sector. The reassessment of related systems found that there are barely a few pro-
grams to induce undergraduate students of agricultural colleges to the farming sector. 
In fact, only one special course for this purpose was introduced recently and there 
was not a single standardized model to follow. The survey results of the under-
graduates indicated that agriculture related experiences and activities in campus affect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the students; and the recently launched course(having 
students experienced farm related events including farm visit, farm internship, su-
pervised farm experience, farmer lecture, discussion with farmers, and visit of ad-
vanced foreign countries) is so effective that the perception on farming held by most 
students who have enrolled in the course has been changed; and quite a large number 
of students have changed their career plan from the non-farm sector to the farming 
sector.

These research results (with the help of comparable cases in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in non-agricultural sectors) led to develop five short-term measures and 
one mid- and long-term measure to induce undergraduate students of agricultural col-
leges to the farming sector. The short-term measures are ① to improve and expand 
the current special course; ② to build up a database on farm-related educational re-
sources and strengthen PR activities; ③ to assist the farm-related programs of de-
partments; ④ to provide non-curricular farm-related activities with financial ai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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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to strengthen exchanges among agricultural students. The mid- and long-term 
measure is to introduce a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n addition to the current aca-
demic education system, to agricultural colleges to foster young farmers.

Researchers: Ma Sang-Jin and Park Dae-Shik
Research period: 2008. 3. - 2008. 12.
E-mail address: msj@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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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

○ 우리나라 농업은 종사 인력의 격한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가 심각함. 농

업, 나아가 농 의 유지를 해서라도 은 신규 농업인의 확보가 실함.

○ 지난 십여 년간 농산물 수입 개방, 차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 

최근 변하는 기후 패턴과 그에 따른 각종 자연 재해는 우리 농가들의 농

업경 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경쟁력 유지를 해서는 다른 분야와 마

찬가지로 농업 분야도 문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함.

○ 고 문 인 역량을 갖춘 신규 농업인 확보 문제는 농업에 하여 체계

으로 교육을 받은 농업계 학의 졸업생1이 농 분야로 보다 많이 진출

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 하지만 농 인력 육성과 련하여 농업

1 일부에서 농인력 양성에 있어 농업계 고등학교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농

업분야의 격한 경 환경 변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고학력을 추구하는 사회 경향 등을 

고려할 때, 농업계 고교를 신규 농업인 확보의 주요 자원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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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학이 그 역할을 제 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 이 많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농  농정착교육과정은 매우 요한 제도임. 농

생들의 농 분야 유입을 진하기 하여 2005년부터 도입되어 재 11개 

농업계 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성공 으로 운 된다면 문성

을 갖춘 신규 인력의 안정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 농업계 

학의 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임.

○ 이 연구에서는 농업계 학생의 직업선택과 련한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 

농업계 학  졸업생의 진로 황 분석, 농업계 학생의 취농 의사결정

과 련한 실태 분석 그리고 련 제도 분석  사례 고찰을 토 로 농업계 

학생의 농 분야 신규 유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 음. 특히 이 

연구에서는 농업계 학생의 농 분야 신규 유입에 있어 농  농정착교

육과정의 요성을 감안하여 학생의 취농 의사결정 실태분석을 하면서 

농  농정착교육과정의 효과성을 검하 고, 신규 유입 활성화 방안도 

농  농정착교육과정을 보완․개선하는 방안을 심으로 다루었음. 이 

연구의 구체 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농업계 학 황과 졸업생의 진로 황을 분석함.

- 농업계 학생 농분야 유입 제도를 분석함.

- 농업계 학생의 취농 의사결정 실태를 분석함.

- 농업계 학생의 농분야 신규 유입 활성화의 방향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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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방법

○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 2장에서는 농업계 학생의 직업선택과 련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다루

었음. 

- 여러 직업선택 이론 에서도 학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이 학생발달

과 직업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고 있는 Krumboltz

의 사회학습이론과 Astin의 참여이론을 고찰하 고, 이와 련한 국내․

외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 음.

○ 제 3장에서는 농업계 학  졸업생의 진로 황을 다루었음. 

- 2007년 재 농업계 문 학과 4년제 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학과 

황  입학정원, 그리고 이들 학과에서 배출하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 

황을 한국교육개발원의 학통계  취업통계자료와 이들 통계에서 다

루지 않는 한국농업 학, 여주농업경 문학교의 내부통계 자료를 분석

하여 정리하 음.

○ 제 4장에서는 농업계 7 학생의 농분야 유입을 한 제도를 다루었음. 

- 재 농림수산식품부가 잠재  후계인력 육성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  농정착교육과정과 농업인턴제 등의 제도를 살펴보고 문제 을 

도출하 음.

○ 제 5장에서는 농업계 학생의 취농 의사결정 실태를 다루었음. 

- 농  농정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와 

면 조사를 실시하고, 어떤 학생들이 농분야로 진출하고, 어떤 경험이

나 활동이 이들의 농분야 진출에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농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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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교육과정은 효과가 있는지,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분석하 음.

○ 제 6장에서는 농업계 학생의 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을 다루었음. 

- 농업계 학생의 직업선택 이론  선행연구 고찰, 농업계 학  졸업

생 진로 황 분석, 련 제도 분석, 농업계 학생 취농 의사결정 실태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비농업분야  외국의 련 사례 검토를 통

해 도출한 시사 을 토 로 농업계 학생의 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을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나 어 제시하 음.

농업계 학생의

직업선택 련 이론  선행연구 고찰

농업계 학 

졸업생 진로 황

외국 /비농업 사례

농업계 학생

농분야 유입 제도

농업계 학생의

취농 의사결정 실태

농업계 학생의 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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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농업계 학생의 직업선택 련 이론  선행연구

○ 농업계 학생들은 어떤 요인에 향을 받아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지 련 

이론과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 음. 

○ 직업선택과 련한 이론에는 사회학습이론, 사회학 이론2, 직업 응이론3, 

사회인지진로이론4, 참여이론, 진로닻모형5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농

업계 학생의 직업선택과 련하여 학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직

업선택의 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 of Career Decision Making)과 Astin의 참여이론

(Theory of Involvement)을 살펴보았음. 

2 Blau(1956), Miller & Form(1951) 등이 주장

3 Theory of Work Adjustment (Dawis, Lofquist, & David 1968)

4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Lent, Brown & Hackett 1994)

5 Career Anchor(Schei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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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oumboltz의 사회학습이론

○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은 교육 ․직업  선호  기술이 어떻게 획득되

며, 교육 로그램, 직업, 일 경험 등이 어떻게 선택되어지는가를 설명하기 

한 이론임(Krumboltz, Mitchell & Jones 1976, Mitchell & Krumboltz 

1990).

○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독특한 학습경험에 의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고 가정하면서 진로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상호작용도 밝힘.

○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진로결정에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이 향을 미친다고 .

- 유  요인(genetic endowment)과 특별한 능력(special abilities): 개인의 

진로기회를 제한하는 타고난 특질과 교육 ․직업 인 선호나 기술에 

제한을  수 있는 자질을 말하는 것으로 인종, 성별, 신체 인 모습과 

특징, 지능, 술  재능 그리고 근육의 기능 등이 포함됨.

- 환경  조건과 사건(environmental conditions and events): 특정 사건이 

진로선호 등에 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취업 가능한 직종의 내

용, 교육훈련이 가능한 분야, 사회정책, 노동법, 천재지변, 자원의 공  

 이용가능 정도, 기술의 발달, 사회조직의 변화, 가정의 향, 교육제도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향 등이 포함됨.

- 학습경험(learning experiences): 개인이 과거에 학습한 경험은 재 는 

미래의 교육 ․직업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데, Krumboltz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학습경험을 가정함. ① 도구  학습경험(instrumental 

learning experiences)은 주로 어떤 행동이나 인지 인 활동에 한 정(+) 

는 부(-) 인 강화를 받을 때 나타남. 사람들은 정 인 강화를 받게 되

면 이와 련된 행동을 반복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을 반

복하는 과정에서 련된 기술을 더욱 잘 숙지하게 되고 행동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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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 흥미를 갖게 됨. 과거의 학습경험이 교육 ․직업  행동에 한 

도구로서 작용함. ② 연상  학습경험(associate learning experiences)은 

이 에 경험한 감정  립 사건이나 자극을 정서 으로 비 립 인 사

건이나 자극과 연결시킬 때 발생함.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의 치

료로 건강을 회복하 다면 그는 병원이라는 감정  립 자극이 그에게 

정 인 향을 미쳐 나 에 의사가 되길 희망함. 이러한 직  체험 외

에 간 경험과 리 학습경험도 개인의 교육 ․직업  행동에 향을 

미침.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찰하거나 책 혹은 TV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 수집으로도 새로운 행동이나 기술을 학습할 수 있음.

- 과제 근 기술(task approach skills):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처

하며 미래를 견하는 능력이나 경향으로 학습경험, 유  요인, 환경

인 조건이나 사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남. 과제 근 기술에는 문제해

결 기술, 일하는 습 , 정보수집 능력, 감성  반응, 인지  과정 등이 

포함됨.

○ 이러한 진로결정 요인들 에서 유  요인과 특별한 능력, 그리고 환경  

조건과 사건을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학습경험과 과제 근 기술을 심

리  요인이라고 정의함.

- 환경  요인은 개인에게 향을 미치나 일반 으로 개인이 통제할 수 있

는 역 외에 있는 것으로 어떤 개입을 통한 변화가 어려우며, 사회 , 

문화 , 정치 , 경제  조건을 포함 

- 학습경험과 과제 근기술의 심리  요인은 개인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을 결정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개입을 통해 변화가 가능

○ 진로결정 요인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유형의 결과로 나타남<그

림 2-1>.

- 자기 찰 일반화(self-observation generation): 자기 자신의 직․간  

수행이나 자신의 흥미나 가치를 평가하는 외 ․내면의 자기 진술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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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데, 선행 학습경험에 의해 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습

경험의 결과에 향을 미침.

O OO HH
… …

O HHH
…

OH

학습 경험

시  간

환경 조건과 사건

직업

활동

유

요인

과

특별한 

능력

H

…

O = 연상  학습경험

= 도구  학습경험

= 자신 찰 일반화

= 과제 근 기술

= 다음 단계로 진행

= 개인 인 안 선택

= 생략된 사건

그림 2-1.  Krumboltz의 직업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일반 모형

- 세계  일반화(world-view generalizations): 학습경험 결과 사람들은 자

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찰하고 이러한 일반화를  다른 환경에서 어

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측하는데 이용 

- 과제 근 기술(task approach skills): 환경에 처하여 자기 찰 일반화

나 세계  일반화와 련지어 그 환경을 해석하고, 미래 사건에 해 

견하는 인지능력, 수행능력 그리고 감정  성향을 의미함. 진로의사 결정

에서 매우 요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체 으로 요한 의사결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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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 과제에 한 실 인 악, 자기 찰 일반화와 세계  일반화

에 한 검토  평가, 다양한 안의 도출, 안에 한 필요 정보의 수

집, 매력 이지 못한 안의 제거 등의 능력을 포함함.

- 행 의 산출(action outcomes): 학습경험  에서 언 한 세 가지의 결

과에서 나오는데, 의사결정과 련된 특수한 행 로 구성됨. 를 들어 

어떤 직무 는 교육훈련에 지원하거나 학에서 공을 바꾸는 행  등

이 이에 속함.

2. Astin의 참여이론

○ Astin은 학생들의 발달과 련한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이 학 생활에 사

회 ․학문 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할수록 많은 것을 학습한다는 참여이론

(theory of involvement)을 제시함.

- Astin이 말하는 참여란 다양한 상에 한 물리 , 심리  에 지의 투

입을 의미함. 상은 학생의 경험과 같은 매우 일반 인 것부터, 화학시

험 비와 같은 매우 구체 인 것을 포함함. 

- 어떤 상에 한 선호(성향), 가치 지향 등과 같은 내 인(interior) 참여

의 과정보다는 실제 가시 인 참여 행동(behavior)이 요.

- 상에 계없이 참여의 수 은 연속 임(involvement occurs along a 

continuum). 다양한 학생이 주어진 상에 하여 다양한 참여 수 을 

보이고, 같은 학생 개인도 다른 시간에 다른 상에 다른 참여 수 을 

나타냄. 

○ 참여활동의 종류

- 학업(운동)

- 기숙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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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로그램

- 교수와 학생간 상호작용

- 학생회 활동

- 동아리 활동

- 교내 직업 활동

○ 학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캠퍼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생 

단체  활동에 능동 으로 참여하며 교수들과의 다양한 계를 유지하는 

학생이 참여 수 이 높은 학생임.

- 참여 수 이 높을수록 참여하는 학생들의 발달수 도 더 높아짐. 따라서 

강의실 안 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에서 제공하는 

로그램의 질이 학생들의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됨.

- 가정에 머물기(living at home), 통학하기(commuting), 시간제로 학교 다

니기, 교외 직업활동(시간제, 일제), TV 보기 등 동료 학생과의 격리, 

학교생활과 멀어지는 활동은 비참여(noninvolvement) 활동의 로 학습

과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음.

○ 학생들의 참여의 질과 양 모두가 학생들의 학습과 발달에 향을 . 

- 참여는 학업, 학교에서 교수 혹은 동료들과의 계  활동에 노력을 투

자하는 것으로 노력의 양은 학생들의 흥미와 목표뿐만 아니라 활동에 

한 몰입수 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음. 

-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는 곧 학생들이 투자하는 시간과 직결되며, 학생들

이 발달 과정에서 참여하는 범 는 학생들이 가족, 친구, 직업 활동, 기타 

활동들에 참여하는 방법에 의해 달라짐.

○ Astin은 교육학  최종 목표는 학생들의 참여와 학습을 최  수 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며, 수업상황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주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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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따라서 모든 교육 정책과 실천의 효과성은 학생들의 참여를 얼마나 끌

어올리는가에 비추어 평가되어져야한다고 주장함.

3. 선행 연구

○ 농업계 학생의 직업결정과 련한 국내․외 선행 연구는 많지 않음. 

- 국내연구로는 최민호․조성백(1995)이 한국 학생의 농취업의향을 종

합 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농업계 학생과 일반계 학생의 특성을 비

교한 연구가 유일함6.

- 농업계 학생 외에 농고생의 취농을 다룬 연구는 다소 많았는데, 주요 

연구로는 이무근(1977), 이용환(1979), 조완규 등(1984), 나승일․이무근

(1987), 정성 (1990), 정철 (1994), 강 구 등(1994), 이종범(2005) 등의 

연구가 있음. 

- 외국의 선행연구도 많지 않은데, 농업계 학교 졸업생들의 재 직업과 

농업계 학교에 다니던 시 의 다양한 경험과의 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음.

○ 여러 연구 에 농업계 학생의 직업결정과 련하여 참고할 만한 연구로 

조완규(1984), 최민호 등(1995), Fraze 등(1986), Baker 등(1991), Cartmell 

등(2000), 그리고 Esters 등(2005)의 연구를 살펴보았음.

○ 조완규 등(1984)은 농업고등학교 자 농과 학생의 진로를 조사하면서 

장실습, 농과제이수, 농학생회 활동과 같은 학교에서의 경험이 농분

6 이밖에 유범식(1986)이 농업 문 생의 진로, 정철  등(1994)이 서울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생의 진로에 하여 주로 황을 주로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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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진로와 계가 있음을 보고하 음. 이밖에 부모의 직업과 부모가 바라

는 직업, 부모의 농규모와 경제  지원 가능성 정도가 진로에 향을 미

친다고 함.

○ 최민호․조성백(1995)은 한국 학생들의 농취업의향에 한 조사연구에

서 농업 공자, 농업교육 이수연수가 많은 자, 농 거주자, 농가출신자가 

상 으로 농취업의향이 높음을 밝 냄.

○ Fraze와 Briers(1986)는 직업농업교육 로그램 이수생들의 직업선택과 FFA 

(Future Farmers of America) 활동 참여수  간의 계를 조사하 음. 

- FFA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농

업 련 직업을 갖는 경향이 많음.

- 한 학생들이 참여한 FFA 활동의 수 역시 농업분야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에 정 인 상 계가 있음.

- 일반 으로 FFA 활동이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요한 향을 

다는 과 농업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다는 인식이 강함.

-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 FFA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학에 진학한 경우, 

학에서의 농업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더 극 이며, 농업분야 직업에 

입직할 가능성도 더 큼.

○ Baker와 Hedges(1991)는 농학계 학을 졸업하고 농업 교사로 진로를 결정

한 학생들을 상으로 문농업교육 로그램 이수경험, 졸업성 , 자격취

득 여부 등의 향요인이 학 졸업생들의 직업선택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조사한 결과, 교사 취업자들은 농업계 학에서 문농업교육 로

그램을 이수한 경험이 진로에 요한 향을 미친 것을 확인함.

○ Cartmell II와 Garton(2000)은 농과 학을 졸업하고 농업분야로 진출한 학

생에 하여 학시 의 어떤 로그램이 진로에 도움을 주었는지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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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시 의 농업교육 로그램  인턴십 경험을 가장 좋게 평가

- 다음으로 교수진의 문성, 필수 교과, 동료 학생 교류 등을 좋게 인식

- 한편 진로 상담활동과 련하여 교수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상담자의 피

상담 학생에 한 심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 Esters와 Bowen(2005)은 도시지역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들의 농분야 

진로 결정에 한 향요인을 사람, 경험이나 사건으로 나 어 구명하 음.

- 농분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향을 미친 사람은 부

모나 주변 동료들인 것으로 나타났음, 상 으로 농업교사나 진로상담

자들에 의한 향은 었음.

- 농분야에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향을 미친 경험이나 

사건은 교육 경험, 진로 기회, 일 경험이었음.

- 반면에 농분야에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의 이유로는 진로 기회

의 부족과 흥미 부족 등이었음.

4. 이론  선행연구 고찰 요약

○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은 개인의 직업선택이 기본 으로 유  요인이

나 특별한 능력에 향을 받지만, 성장하면서 노출되는 환경 조건이나 사건 

그리고 개인의 학습 경험에도 향을 받음을 알려주고 있음.

○ Astin의 참여이론은 Krumblotz가 얘기한 개인이 노출되는 환경 조건이나 

사건, 그리고 학습 경험을 학 생활에 한정지어 바라보고 있음. 학업이나 

운동, 기숙사 생활, 학내 각종 특별 로그램, 교수와 학생의 면담 등 상호

작용,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교내 아르바이트 활동 등의 각종 참여활동

이 학생의 발달에 향을 미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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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구체 인 농업 는 농과 련한 개인의 과

거 경험이나 학창시 의 각종 활동이 농업 분야로의 직업 선택과 한 

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농업계 학생의 직업선택 련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농업계 학

생들에게 보다 많은 농 련 경험과 활동을 노출시킨다면, 학생들이 농업

에 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보다 정 으로 바 고, 나아가 이들의 진

로 계획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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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농업계 학  졸업생 진로 황

○ 우리나라 학 에 농업계 학과가 있는 문 학과 4년제 학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농업계 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매년 어느 정도이고 이들이 

농분야로 얼마나 진출하는지 련 통계자료를 분석하 음.

1. 농업계 학 황

○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센터(http://cesi.kedi.re.kr)의 학통계, 그리고 

한국농업 학, 여주농업경 문학교의 황자료를 활용하여 농업계 문

학, 농업계 4년제 학 황을 조사하 음.

1.1 농업계 전문대학

○ 2007년 재 농업계 학은 20개가 있음.

- 우리나라에는 총 148개 문 학이 있는데 국립 3개, 공립 8개, 사립 137

개임. 이  농업계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문 학은 18개7(한국교육개

발원 2007). 한국농업 학, 여주농업경 문학교8를 포함하면 총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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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유형
학 학과( 공)

정원(명)

체
생산

련

국립

한국농업 학
식량작물학과*, 특용작물학과*, 채소학과*, 과수학

과*, 화훼학과*, 가축학과*, 소가축학과*
300 300

여주농업경

문학교

원 계열(채소경 , 과수경 , 화훼경 )* 

동물자원계열(낙농한우경 , 양돈양계경 , 

축산식품경 )*

90 90

익산 학
농업경 과*, 동물자원과*, 환경원 디자인*,

특용작물가공, 녹지조경, 약재개발
220 110

표 3-1.  농업계 문 학 황 

의 농업계 문 학이 존재함. 

- 국립은 한국농업 학, 여주농업경 문학교 그리고 익산 학9 등 3개, 

사립은 경남정보 학, 경북과학 학, 경북 문 학, 계명문화 학, 공주

상 학, 주보건 학, 구미1 학, 김천 학, 나주 학, 농 학, 구

산업정보 학, 동남보건 학, 동아인재 학, 상지 서 학, 서라벌 학, 

서일 학, 신구 학, 우송정보 학, 남과학 학, 제주산업정보 학, 천

안연암 학, 혜 학, 혜천 학 등 17개. 

- 이들 농업계 문 학의 입학정원은 3,276명임.

○ 농업계 문 학 에서 농학, 원 , 축산학 등 농업생산 련학과를 개설

하고 있는 학교는 한국농업 학, 여주농업경 문학교, 익산 학, 구미1

학, 서라벌 학, 신구 학, 남과학 학, 천안연암 학 등 8개이고, 이들 

학 농업생산학과의 입학정원은 1,106명임.

7 여기서 농업계 학과란 농업 생산(농학, 원 , 축산) 학과, 농업 련 서비스(조경, 식품, 애

완동물 등) 련 학과를 의미함.

8 한국농업 학과, 여주농업경 문학교 련 통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련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음.

9 익산 학은 2008년 북 학교와 통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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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설립

유형
학 학과( 공)

정원(명)

체
생산

련

사립

경남정보 학 환경조경디자인, 식품과학계열 120

경북과학 학 애완동물, 발효건강식품, 약용식품, 바이오식품계열 40

경북 문 학 식품가공조리 70

계명문화 학 동물산업, 웰빙원 ․골 코스 리 160

공주 상 학 애완동물코디 -

주보건 학 식품생명과학 40

구미1 학 원 산업계열*(원 조경, 미래농 지도자지식농업인) 66

김천 학 식품계열, 애완동물뷰티패션계열 160

나주 학 한약자원개발 40

농 학 동조합계열 100

구산업정보 학 식품 양, 애완동물 리 80

동남보건 학 식품생명과학, 환경생명과학 160

동아인재 학 애완동물미용학부 340

상지 서 학 동물과학 100

서라벌 학 친환경농업기술과*, 애완동물보건 리 90 30

서일 학 식품가공 80

신구 학 식물응용과*, 자원동물과*, 환경조경 240 240

우송정보 학 애완동물계열, 라워코디조경 130

남과학 학 화훼원 과*, 통약재개발, 애완동물 리 60 30

제주산업정보 학 애완동물 리 40

천안연암 학
축산계열*, 친환경원 과*, 화훼장식, 환경조경, 
동물보호

360 240

혜 학 애완동물 리 40

혜천 학 식품과학계열, 애완동물 150

합계 2,686 1,106

*: 농업 생산 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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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계 4년제 대학 

○ 2007년 재 농업계 4년제 학은 37개가 있음.

- 우리나라에는 총 189개 4년제 학10이 있으며 이  산업 학이 14개, 일

반 학이 175개임(국립 29개, 공립 2개, 사립 158개). 농업계 련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4년제 학은 37개임(한국교육개발원 2007). 

- 국립으로 강릉 학교, 강원 학교, 경북 학교, 경상 학교, 공주 학교, 

부산 학교, 서울 학교, 순천 학교, 남 학교, 북 학교, 제주 학

교, 충남 학교, 충북 학교 등 일반 4년제 학은 13개와 서울산업 학

교, 상주 학교11, 우송 학교, 진주산업 학교, 충주 학교, 한경 학교 

등 산업 학교 6개12가 있음. 

- 사립에는 건국 학교, 경희 학교, 고려 학교, 국민 학교, 구가톨릭

학교, 단국 학교, 구 학교, 동국 학교, 동명 학교, 동아 학교, 

배재 학교, 삼육 학교, 상지 학교, 남 학교, 우석 학교, 원 학

교, 부 학교, 앙 학교 등 18개13가 있음. 

- 이  농업계 단과 학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국립 16개, 사립 12개 등 

총 28개임.

○ 4년제 농업계 학의 학생정원은 8,736명(국립 5,534 명, 사립 3,202명)이고 

이  농업생산(농학, 원 , 축산) 련 학과의 정원은 2,390명(국립 1,563명, 

사립 827명)임14.

10 교육 학 10개, 한국기술교육 학, 한국방송통신 학은 제외.

11 2008년 경북 학교와 통합함.

12 산업 학교 에는 상주 학교, 진주산업 학교, 한경 학교만이 농업계 단과 학이 있음.

13 이  건국 학교, 경희 학교, 고려 학교, 단국 학교, 구 학교, 동국 학교, 동아

학교, 삼육 학교, 상지 학교, 남 학교, 원 학교, 앙 학교가 농업계 단과 학을 

가지고 있음.

14 농업계 단과 학에 개설되어 있더라도 식품 양 련 공은 제외하 음. ) 공주 학교 

식품 양식품공학과군의 식품 양학과, 우송 학교 식품 양학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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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개설 학과( 공)
정원(명)

체
생산

련

강릉
학교

생명과학 학: 

식물응용과학과*, 식품과학과, 환경조경학과
132 36

강원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생물자원공학부(식물자원응용공학, 응용생물학 공)

농업공학부(지역기반공학, 생물산업공학)

원 ․자원생물환경학과군(원 학과*, 자원생물환경학과), 

농업자원경제학

228 33

동물생명과학 학: 

동물생명자원학부(동물자원과학 공*, 동물생명시스템 공) 

동물식품․동물생명공학과군(동물식품응용과학과, 동물생명공학과)

68 34

산림환경과학 학:

산림경 ․조경학부(산림경 학, 조경학)

산림자원학부(산림자원조성학, 산림자원보호학)

임산․제지공학과군(임산공학과, 제지공학과)

182

경북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응용생명과학부(식물생명과학*, 응용생물화학, 생명식품공학), 

농업토목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임학․임산공학과군(임학과, 임산공학과)

천연섬유학과, 조경학과, 농업경제학과

315 50

경상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농업경제학과, 

농생명학부(낙농학*, 축산학*, 농학*, 응용생물환경학, 원 학*, 

환경생명화학, 식품공학), 

환경산림과학부(산림환경자원학 공, 환경임산학 공)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지역환경기반공학과

384 120

공주
학교

산업과학 학: 

지역사회개발산업정보학군(지역사회개발학과, 산업정보학과)

식물자원원 학과군(식물자원학과*, 원 학과*), 

동물자원학과*, 

생물산업공학부(지역건설공학, 생물산업기계공학) 

산림자원조경학과군(산림자원학과, 조경학과), 

식품 양식품공학과군(식품 양학과, 식품공학과)

특수동물학과 

389 111

표 3-2.  4년제 국립 농업계 학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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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학 개설 학과( 공)
정원(명)

체
생산

련

부산
학교

생명자원과학 학:

생명자원과학부(식물생명*, 원 생명*, 동물생명자원*), 

생명응용과학부(식품공학, 생명환경화학, 바이오소재), 

바이오시스템공학부(바이오산업기계, 바이오정보 자, 

지역환경시스템), 조경학과, 산업토목학과, 산업건축학과, 

농업경제학과

420 90

서울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농경제사회학부 

식물생산․산림과학부군(식물생산과학부*, 산림과학부), 

농생명공학계열(응용생물화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바이오시스템․조경학계열(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96 50

순천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식물생산과학부(생명자원학*, 원 학*, 자원식물개발학*),

산림자원조경학부(산림자원학, 조경학)

동물자원과학과, 산업기계공학과, 생명환경과학부(생물환경, 

식물의학), 농업경제학

288 88

사범 학: 

농업교육과
19

남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식물생명과학부(응용식품학*, 원 생명공학*)

산림자원조경학부(임학, 임산공학, 조경학)

응용생물공학부(식품공학, 생물환경화학, 분자생명공학), 

동물자원학부*, 생물산업공학과(농공학, 생물산업기계), 

농업경제학과

417 158

북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산림과학부(산림자원학, 목재응용과학, 조경학)

생물자원과학부(농생물학, 작물생산공학*, 원 학*)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지역기반건설공학, 생물산업기계공학 공)

응용생물공학부(생물환경학, 식품공학)

농업경제학과, 동물자원과학과*

417 114

제주
학교

생명자원과학 학:

생물산업학부*(식물자원환경, 동물자원환경, 원 환경)

생명공학부(응용생명자원공학, 분자생명공학)

산업응용경제학과

13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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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학 개설 학과( 공)
정원(명)

체
생산

련

충남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식물자원학부(작물과학*, 원 학*)

환경임산자원학부(산림환경자원학, 임산공학)

동물자원과학부(동물자원생명 학*, 낙농산업과학*)

응용생물화학식품부(응용생물학, 생물환경화학, 식품공학)

생물자원공학부(지역환경토목, 생물산업기계), 

농업경제학과

364 124

충북
학교

농업생명환경 학: 

생물자원생산학부(식물자원학*, 특용식물학*, 바이오시스템공학)

산림과학․지역건설공학부(산림학, 목재․종이과학, 지역건설공학) 

응용생명환경학부(농화학, 식물의학, 원 과학*, 축산학*, 식품공학)

농업경제학

411 128

상주
학교

a

생명자원과학 학:

생물환경과학부(식물자원학*, 생물응용학, 환경원 학*)

생물응용학과, 축산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218 110

서울
산업
학교a

자연생명과학 학

 식품공학과
44

우송
학교

a 식품 양․식품과학부(식품과학 공) 80

진주
산업
학교a

생명자원과학 학:

작물생명과학과*, 동물생명과학과*, 산림자원학과, 원 학과*

식품과학과, 동물소재공학과

360 150

충주
학교

a
보건생명항공 학:

 식품생명공학부
85

한경
학교

a

농업생명과학 학:

식물생명환경과학부(식물생명자원*, 식물환경과학, 식물생의학, 

원 학*), 동물생명환경과학부(동물생명과학*, 낙농생명과학*, 

동물소재과학)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생명공학부(유 체공학, 생명공학)

280 100

합계 5,534 1,563

a: 산업 학교

*: 농업 생산 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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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개설 학과( 공)
정원(명)

체 생산

건국
학교

동물생명과학 학:

동물생명과학부(동물생명공학, 축산식품생물공학, 

동물생산․환경학*, 축산경 ․유통경제학)

171 40

자연과학 학: 

생명자원환경과학부(축산학*, 산림과학, 원 학*, 생물산업기계, 

생명자원경제학)

194 80

경희
학교

생명과학 학:

생명과학부(유 공학, 식품공학, 한방재료가공학, 생태시스템공학, 

원 생명공학*)

200 40

고려
학교

생명과학 학:

생명과학부*, 생명공학부, 식품공학부, 환경생태공학부

식품자원경제학과

364 105

국민
학교

산림과학 학

 산림자원학과, 임산공학과
97

단국
학교

생명자원과학 학:

생명산업과학부(식량자원학*, 동물자원학*)

상원 ․조경학부( 상원 학*, 환경조경학)

160 120

구
학교

생명환경 학:

생명환경학부(도시원 학 공*, 바이오산업학, 식품환경안 학)

동물자원학과*, 산림자원학과

200 80

구
가톨릭

학교

자연과학 학

 생명화학과, 조경학과, 식품․외식산업학부(식품공학, 

라워디자인과), 생명공학과

190

동국
학교

생명자원과학 학: 

식물생명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식품공학과
150 30

동명
학교

공과 학

 식품공학과
80

동아
학교

생명자원과학 학:

분자생명공학부(유 공학, 환경생명공학)

응용생명공학부(응용생물공학, 생명공학)

200 -

배재
학교

자연과학 학

  생명환경디자인학부(도시원 학*, 조경디자인학)
70 35

삼육
학교

과학기술 학:

동물과학부(동물자원학*, 동물생명공학)

환경원 디자인학부(원 학*, 환경원 디자인)

135 65

표 3-3.  4년제 사립 농업계 학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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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학 개설 학과( 공)
정원(명)

체 생산

상지
학교

생명자원과학 학:

친환경식물학부(유기농생태학*, 원 조경학*)

산림과학과

동물생명자원학부(동물자원학*, 생명공학, 식품가공유통학)

175 80

남
학교

자연자원 학:

식품산업경 학과, 원 학과*,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식품외식학부(식품가공학, 외식산업학)

198 36

우석
학교

과학기술 학

 식품생명공학과
30

원
학교

생명자원과학 학:

원 ․애완동식물학부(애완동식물학, 원 학*)

생명환경학부(식품․환경학, 환경조경학)

160 40

부
학교

보건 학: 한약자원학과, 애완동물자원학과

공과 학: 환경조경학과
120

앙
학교

산업과학 학:

생물자원과학계열(동물자원과학과*, 식물응용과학과*)

식품생물공학계열(식품공학과, 생명공학과)

산업정보계열(산업경제학과, 도시 지역계획학과, 정보시스템과)

308 76

합계 3,202 827

*: 농업 생산 련학과

2. 졸업생 진로 황

○ 한국교육개발원(2008) 취업통계와 한국농업 학(2008), 여주농업경 문

학교(2008)의 최근 3년간 졸업생 취업통계를 토 로 농업계 학생의 진로 

황을 분석함.

○ 매년 농업계 학을 졸업하는 학생은 1만 6천여명( 체 학생의 2.8%)이

며, 이들  약 600여명( 체 학생 졸업자 농분야 진출자의 5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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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이 농분야로 진출하고 있음<표 3-5><부록 1>.

- 2007년 기 으로 문 학과 4년제 학을 졸업한 학생은 560,632명

- 지난 3년간의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매년 15,980명( 문  4,137명, 4년

제 학 11,842명)의 학생이 농업계 학을 졸업하고 있음. 

- 이들  진학자와 입 자 2,049여명을 제외한 인원 의 70.9%( 문  

82.8%, 4년제 학 66.4%)가 취업함(미취업자 3,833명)15.

- 공분야로의 취업률은 43.6%( 문  56.9%, 4년제 학 38.5%)로 체 

학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 임16. 

- 농분야 취업자는 584명( 문  379명, 4년제 학 206명)으로 농분

야 취업률은 4.2%( 문  9.1%, 4년제 학 2.0%)임

- 한국표 직업분류상의 분류 ‘농림어업숙련노동자’로 분류된 학 졸

업생 취업자수17는 매년(최근 3년 평균) 1,161명 정도임<표 3-4>. 이를 

기 으로 보면 체 졸 농분야 취업자  50.3%가 농업계 학생 출

신임.18

문 학 4년제 학 체

2005년 532명 389명 921명

2006년 493명 927명 1,420명

2007년 594명 549명 1,143명

3년 평균 540명 622명 1,161명

표 3-4.  체 학 졸업자  ‘농림어업숙련노동자’ 분야로 취업한 학생 

15 2007년도 체 학 졸업생 취업률은 76.1%( 문 학 85.2%, 4년제 학 68.0%) 

16 2007년도 체 학 졸업생 공취업률은 53.0%( 문 학 61.1%, 4년제 학 46.4%) 

17 여기에는 어업 분야 숙련자는 포함되고, 한국농업 학, 여주농업경 문학교 졸업생의 

통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정확한 농분야 유입인력이라 할 수는 없음.

18 매년 농분야로 유입되는 인력이 7,514명(최근 5년간 평균)임을 감안할 때 체 농분

야 유입인력의 7.7%를 농업계 학이 감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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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 학과 여주농업경 문학교를 제외한 농업계 학의 련 학과 

에 농분야 취업자를 배출한 학과 비 은 20% 수 임.

- 농업 련학과는 매년(3년 평균) 378개( 문 학 74개, 4년제 학 304개)

으며, 이  농분야 취업자를 배출한 학과는 72개( 문 학 21개, 4년

제 학 51개)임<표 3-6>.

문 학 4년제 학 체

농업 련

학과

농취업

학과
a

농업 련

학과

농취업

학과

농업 련

학과

농취업

학과

2005년 70 22 274 52 344 74

2006년 81 22 324 49 405 71

2007년 72 20 314 52 386 72

3년 평균 74 21 304 51 378 72

표 3-6.  농업계 학의 학과와 농분야 취업자 배출 학과 황

a: 1명이라도 농분야 취업자가 있는 학과

- 농분야 취업자를 배출한 학과 에서도 매년 5명 이상 꾸 하게 배출

하고 있는 문 학, 4년제 학은 각각 10여개 정도( 체 학과수의 5% 

수 )로 이들 학과 부분은 축산계열과 원 계열의 학과 음<표 3-7>.

년도 문 학 4년제 학

2005

환경코디네이션ㆍ동물과학계열

축산계열

원 과

동물자원과

원 조경과

자원동물산업과

원 학과

축산학과

동물자원학과

동물소재공학과

작물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표 3-7.  농분야 취업자 배출 주요 학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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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년도 문 학 4년제 학

2005

동물산업과

농업경 과

약용자원원 개발과

생명자원과

낙농과학과

축산학 공

동물자원산업기계공학부

원 학 공

식물생산과학부

원 과학 공

동물생명과학과

2006

축산계열

동물산업과

환경원 디자인과

원 조경 공

약용자원원 개발과

농업경 과

원 과

동물보호계열

애완동물계열

생명자원과

약재개발과

축산학과

원 학과

원 학 공

작물생명과학과

농생물학 공

동물자원과학과

동물자원학과

동물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과

2007

축산계열

약용자원원 개발과

원 조경 공

화훼원 과

농업경 과

애완동물계열

약재개발과

특용작물가공과

동물자원과

친환경농업기술과

환경원 디자인과

원 생명산업계열

동물산업과

축산학과

원 학과

작물생명과학과

동물소재공학과

원 학 공

동물생명과학과

동물자원학과

식물생명자원 공

농업경제학과

산업응용경제학과

축산학 공

동물자원과학과

a: 5명이상 농분야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는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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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 분석 소결

○ 국에 농업계 련학과를 두고 있는 문 학은 20개, 4년제 학은 37개

임(2007년 기 ). 이들 학교의 학생 정원은 약 12,000명 정도임. 하지만 농

학, 원 , 축산 등 농업 생산과 직 으로 계된 학과의 학생 정원은 1/3 

정도임. 

○ 농업계 학에서 매년 배출되는 학생은 1만 6천여 명 규모로, 이들  진학

자와 입 자를 제외한 1만 4천여 명의 인원  70%가 취업하고 있으며, 

43%가 본인의 공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음. 농 분야 취업률은 4% 수

으로 매년 600여명 정도가 신규로 농 분야로 유입되고 있었음. 

○ 학과 기 으로는 378개 농업 련 학과가 있는데 이  농인력을 배출하

는 학과는 20% 수 임. 일정 인원 이상의 농인력을 꾸 히 배출하는 학

과는 5%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

○ 농업계 학  졸업생 진로 황 분석을 통해 재의 농업계 학 시스템

으로 문성 있는 농 인력을 지속 , 안정 으로 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음. 4천여명 가까운 미취업자의 취업 진을 해서라도 

농분야 유입을 활성화시키는 별도의 로그램 운 이 실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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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농업계 학생의 농 분야 유입 제도

○ 농업계 학생의 농분야 유입을 한 제도에는 농  농정착교육과정과 

농업인턴십 제도가 있음.

1. 농  농정착교육과정

○ 농  농정착교육과정은 농 생들의 농분야 진출을 진시키고자, 졸업 

후 농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상으로 창업교육과정을 운 하는 사업임19.

- 4년제 학의 경우 2학년부터 4학년까지 3년간 이수하며, 문 학의 경

우 1학년부터 2년간 이수함.

○ 참여 학  학생 규모: 총 11개 학 1,050명의 학생20<표 4-1>.

- 2006년: 강원 , 공주 , 제주

19 사업규모는 연 23억5천만원(2008년 기 )임.

20 2006년부터 운 하는 3개 학은 2, 3, 4학년, 2007년부터 운 하는 4개 학은 2, 3학년 

학생이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2008년부터 운 하는 학은 2학년 과정만 운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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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경상 , 남 , 북 , 진주산업

- 2008년:  순천 , 충북 , 경북 , 천안연암

교육기
학생인원

(명)
주요내용

천안연암 학 50

◦ 축산분야 특화(생산기술 + 경 )

 - 교육방법: 이론, 실습, 장견학 등

 - 교육내용: 실기체득실습, 성공사례, 우수산업체(농가) 

   인턴십교육, 지역내 농고생  산업체 연계교육

충북 50

◦ 4개트랙(식량작물, 원 , 축산, 농 어메니티)

 - 교육방법: 이론, 실습, 장견학 등

 - 교육내용: 생산 + 기술경  교육, 충북지역농업사업단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 , 성공사례, 창업동아리 활동 등

순천 50

◦ 4개트랙(식량작물, 원 특작, 축산, 농창업)

 - 교육방법: 이론, 실습, 장견학 등

 - 교육내용: 농업인 성공사례, 인턴십, 장체험  실습, 

   포인트제를 통한 학생평가

경북 50

◦ 4개트랙(식량작물, 시설원 , 과수, 산림)

 - 교육방법: 이론, 실습, 장견학 등

 - 교육내용: 농업인 성공사례, 인턴십, 장체험  실습, 

   장농업인과 과정생간 정기모임 등

진주산업 100

◦ 2개트랙(경종, 축산, + 공실헙실습)

 - 교육방법: 이론, 실습, 장견학 등

 - 교육내용: 미니농장운 , 국내(외)성공사례, 우수산업체

   (농가) 인턴십교육, 장농업인과 과정생간 정기모임 등

경상 100

◦ 6개트랙(식량, 원 , 축산, 동물생명, 산림, 친환경)

 - 교육방법: 이론, 실습, 장견학 등

 - 교육내용: Mini-MBA과정운 , 인턴십, 창업기 과정, 

   경남지역농업사업단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

북 100

◦ 3개트랙(작물생산, 원 , 축산)

 - 교육방법: 이론, 실습, 장견학 등

 - 교육내용: 지역 농특화교육, 인턴십, 성공사례, 

   농고·농 생과의 정기모임 등

표 4-1.  농  농정착교육과정 참여 학별 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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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교육기
학생인원

(명)
주요내용

남 100

◦ 4개 농트랙(친환경농업, 벤처원 , 특용임산, 명품축산)

 - 교육방법: 이론, 실습, 장견학 등

 - 교육내용: 경 ·유통, 장실습, 농업인 성공사례, 성공

   농업인과의 멘토링, 인턴십 등

강원 150

◦ 1+1(기본 공+Track 연계 공) 시스템 운

 - 교육방법: 이론, 실습, 장견학 등

 - 교육내용: 생산 + 기술경  교육, 성공사례, 인턴십

   장농업과 정기모임, 소형농기계 실습교육 등

공주 150

◦ 3개트랙(식량, 원 , 축산)

 - 교육방법: 이론, 실습, 장견학 등

 - 교육내용: 생산 + 기술경  교육, 선도농가 인턴십

   창업계획서 설계  세미나, 농고·농  정기모임 등

제주 150

◦ 4개 트랙(친환경, 원 , 축산, 경 ·유통 + 창업 공)

 - 교육방법: 이론, 실습, 장견학 등

 - 교육내용: 과정별 창업아이템 과정, 농고·농  정기

   모임, 미니농장 경 , 성공사례, 등

체 1,050

자료: 농림수산정보센터. 2008. 내부자료.

○ 교육과정은 공기 , 공심화, 장실무(특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됨.

- 공기 , 공심화는 기존의 학의 교육과정을 트랙 특성에 맞게 재편

성하여 운 함<표 4-2>.

- 장실무 교육과정은 각 학교에서 농정착교육과정을 해 추가 으로 

운 하는 것으로 인턴실습, 장실습, 국내견학/연수, 성공사례교육, 성

공농업인과의 만남, 미니농장, 해외연수 등으로 구성됨<표 4-3>.

- 각 학교에서는 이를 해 선도농업인, 농기업과 농과 학간 력 MOU 

체결  선도농업인을 겸임교수 등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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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트랙 개설강좌 필수이수

공

기

(공통)

친환경

경종

농업경제학

재배학원론

작물 양학  실습

작물보호학  실습 6학

(2개과목)

친환경

축산

동물 양학

양돈개발실습

축산경 학

사료학  실습

공

심화

친환경

경종

작물

생명

토양비료학  실험

종자학

식물육종학  실습

특용작물학  실습

농약학

식물 양학  실습

약용식물생산학  실습

농설계  실습

조직배양  실습

30학

(10개과목)
원

작물생리학  실험

화훼원 학 총론  실습

화훼원 학 각론  실습

과수원 학 총론  실습

과수원 학 각론  실습

채소원 학 총론  실습

채소원 학 각론  실습

종자학  실습

시설원 학  실습

종자생산학  실습

원 작물생장조 론

원 경 학

친환경

축산

동물

생명

동물발생공학  실험

유 학  실험

동물해부생리학  실험

단 동물 양학

동물번식생리학  실험

분자생물학  실험

표 4-2.  공기   공심화 교육과정( : 진주산업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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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과목 트랙 개설강좌 필수이수

반추동물 양학

공 생학

동물육종학

동물사양학  실습

동물

소재

생식공학

동물유 학

동물분자생물학

동물행동복지학

식육과학

동물성장발육학

동물유 체학

동물분자육종학

동물시설환경학

동물사양학

기능성식육가공학

로그램 명 이수시간 내용 비고

인턴실습
매년

1～2주
방학동안의 농가 실습

회당 35,000원 수당 

지

장실습
8일

64시간

학기  학교 농장실습 는 

선도농가 실습

회당

40,000원 수당 지

국내견학/연수
4회이상/

년32시간

성공농업인 농가, 농장, 

농업 련 시설 견학
매년

성공사례 교육
8회이상/

학기16시간
성공농업인 청 강연 매년

성공농업인과 

만남

4회 /

년 8시간

지역내 선도농업인과 

학생들간의 정기  만남, 토론 
매년

실습학기제 선택
한학기를 농가에서 연수를 

수행하면서 해당학과 학  이수
4학년 2학기

해외연수 선택
과정 우수자를 선발하여 선진 

농업국 연수

미니농장 선택
학교내 농장에서 2인 1조로 

농장 운
4학년

표 4-3.  장실무 교육과정( : 진주산업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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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농업국 해외연수 실시

- 참여 학생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연수 실시

- 2008년부터 학ㆍ학생간 네트워크 강화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해 

학교 자체 으로 소속 학생만을 상으로 하는 재의 운 방식에서 분

야별ㆍ학교별로 연수 상 학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

○ 참여학생에게는 ｢농 희망재단｣의 농장학  우선지원, 창업농선발시 우

지원

2. 농업인턴제

○ 농업인턴제는 농에 종사할 만한 잠재 인력에게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제

공함으로써, 농에 한 실감과 자신감을 확보하게 하고, 농정착의 동

기를 부여하고, 이후 농정착단계까지 신속한 정착을 유도하여 농정착 

지원 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만 18～44세의 미취업자 는 농고 3학년으로 재학 인 자 는 농업계 

학에 재학 인 학생이 신지식농업인, 업농, 후계농업경 인 농가 는 

농업법인 등 우수 문 농업경 체에 일정기간 연수를 받도록 함.

-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인턴의 희망시 

산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 최  24개월

까지 허용(다만, 12개월 과분은 익년도 산으로 약정 추진)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  지원(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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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산이 가능하면 7.2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연수과정 의 노동력 제공 등에 한 가를 보상

하되 정부 지원  이상의 액을 월보수로 지

○ 매년 20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업무 과다, 보수의 실

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05년 113명, 2006년 104명, 2007년 111명 등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3. 문제

○ 농 생의 농분야 유입을 한 제도는 아직 도입 기이다 보니 사업의 

수도 고, 각 사업에서 지원하는 상도 소함. 

- 농업인턴제는 학생 보다는 일반인을 한 제도로 학생들의 참여가 

음. 사실상 농업계 학생 농분야 신규 유입을 한 제도는 농  

농정착교육과정이 유일함.

○ 농  농정착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학문 심의 공분야 이외에 성공 

농업인 강의, 농장 장실습, 해외 연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농 장을 

경험하게 해주고 있지만, 아직 로그램을 운 하는데 모범이 될 만한 표  

모형이 없다보니 학교마다 부분 기존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농 

장 련 체험활동을 추가 으로 제공하는 수 에서 운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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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농업계 학생의 취농 의사결정 실태

○ 농업계 학생을 상으로 설문  면  조사를 통해 농업계 학생의 취

농과 련한 의사결정에 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학생들의 취

농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서 최근 도입된 농  농정착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검하고, 개선 련 요구를 분석하 음.

1. 조사 개요

1.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 조사 상

- 농 (강원 , 공주 , 제주 , 경상 , 북 , 남 , 진주산업 , 경북

, 순천 , 천안연암 , 충북 )에서 농정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1,050여명21

21 조사 상이 상 으로 농에 한 의지가 강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연구결과를 

농업계 학생 체에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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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2008. 7. 1～9. 15. 

○ 조사방법: KREI 웹 서베이 시스템을 이용한 조사

○ 조사내용

- 일반특성(개인특성, 학교특성, 이수과정특성, 출신배경), 진로계획, 진로

비, 농정착교육과정의 효과 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표 5-1>.

구분 세부항목

일

반

특

성

개인 
특성

․성별 ․연령

․군복무

학교 
특성

․학교 ․학년

․ 공(부 공)

과정 
특성

․과정 ․이수년차

출신 
배경

․농가출신 여부 ․가정의 경제수

․출신지(농 출신 여부) ․출신고교(농고출신여부)

․농업 련 학생회 활동 ․지난학기 학

․농 입학동기 ․ 농정착과정 선택 동기

․작물재배 는 가축사육 경험

진로

계획

․졸업후 진로계획 ․진로희망분야

․ 농분야 선택이유 ․ 농종사를 해 보완해야할 것

․ 농분야 미선택이유 ․진로 확신정도

․ 농종사 의향 ․진로 비정도

진로

비

․추가과목 이수

․ 장 실습

․자원 사

․교내상담

․ 문가 방문

․인터넷 검색

․서 , 잡지 탐독

․ 련 행사 참석

농

정착

과정

효과

․과정이수 이  생각하는 진로 희망 분야

․과정이수를 통해 농업에 한 생각 환

․과정이수를 통해 농업 비  발견

․과정이수를 통해 계획 진로의 변화

․가장 만족스러운 로그램

요구 ․ 농분야 유입 진을 한 요구(개방형 질문)

표 5-1.  농업계 학생 진로실태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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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419명(응답률 40.0%)

- 강원  27명, 공주  14명, 제주  21명, 경상  56명, 북  70명, 남

 52명, 진주산업  62명, 경북  18명, 순천  23, 천안연암  26명, 충

북  39명

1.2. 응답자 일반 특성22

○ 성별: 남 52.7%

○ 학 공: 농학계열 32.8%, 축산계열 29.2%, 원 계열 20.8%, 임학계열 

11.0%, 기타 6.2%(농경제 3.3%, 농 련학과 2.4%, 기타학과 0.5%)

○ 학년: 1학년 6.2%, 2학년 45.3%, 3학년 37.9%, 4학년 10.6%

○ 이수 인 농정착교육과정 코스: 축산 29.2%, 농학 23.4%, 원  21.8%,  

임학(산림/특용) 10.8%, 친환경 9.6%, 기타(농산물유통 3.6%, 농  

1.7%)

○ 이수기간: 1년차 70.6%, 2년차 25.1%, 3년차 4.3%

○ 군복무: 복무 정 8.4%, 제  40.6%, 해당없음 51.0%

○ 부 공 분야: 농업분야 22.1%, 비농업분야 5.0%, 부 공없음 72.8%

○ 농가 출신: 42.5%

○ 가정 형편: 하 8.1%, 하 25.5%,  56.3%, 상 8.8%, 상 1.2%

22 학별로 학생들의 자세한 응답결과는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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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지 유형

- 도시 18.7%, 소도시 38.8%, 읍지역 13.6%, 면지역 28.9%

- 도시 44.4%, 농  55.6%

○ 출신고교 유형: 비농업계 90.9%, 농고 9.1%

○ 농업학생회 경험: 경험 없음 78.8%, 농학생회 10.8%, 학생4-H 7.2%, 기

타 학생회 3.1%

○ 학 평균: 2.5 미만 5.0%, 2.5～2.9 18.0%, 3.0～3.4 32.2%, 3.5～3.9 26.7%, 

4.0 이상 18.0%

○ 농 입학이유: 성 상의 이유 48.2%, 성(진로)에 맞았기 때문에 51.8%

○ 작물재배/가축사육경험:  없음 31.6%, 조  있음 54.5%, 많이 있음 

13.9%

1.3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 조사자료 분석을 해 네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 음.

○ 연구문제 1: 어떤 학생들이 농 분야로 진출하려 하는가?

- 이 연구문제의 해결을 해 우선 학생들의 진로계획 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진로와 련된 일반특성(개인특성, 학교특성, 과정특성, 출신배경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 음.

○ 연구문제 2: 어떤 경험이나 활동이 학생들의 농 분야 진로에 향을 미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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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특성을 통제한 다음 학에서의 경험과 활동들이 계획한 진로와 어

떻게 련되는지를 분석함. 

○ 연구문제 3: 농  농정착교육과정은 성공 이라고 할 수 있는가?

- 농정착교육과정 이수 후 농업․농업인에 한 생각이 환하 는지, 

농업에 한 비 을 발견하 는지,  이수 의 진로와 이수 후의 진로가 

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함.

 

○ 연구문제 4: 농  농정착교육과정은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 농정착교육과정 이수후 농업․농업인에 한 생각이 환하 는지, 농

업에 한 비 을 발견하 는지, 교육 이 의 진로와 이후의 진로가 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함.

- 농 생의 농분야 유입 진을 한 방안에 한 개방형 질문  학생들

과의 면담을 통한 요구조사 실시결과를 분석하 음.

○ 통계 분석 기법  로그램

- 통계 기법: 빈도, 백분율, χ2, Binary Logistic Regression

- 통계  유의미성 단기 : p < 0.05

- 통계 패키지: SPSS 15.0

2. 취농 련 변인

○ 연구문제 1(일반특성에 따른 농분야 진출 황)과 연구문제 2( 농분야 

진출 련 경험이나 활동)를 분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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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어떤 학생들이 영농 분야로 진출하려 하는가?

○ 응답자의 졸업 후 진로희망분야를 보면 농이외 공분야가 44.6%로, 

농분야 40.0%보다 많았음. 그밖에 비 공분야 13.4%, 부 공 련분야 

1.9% 음.

○ 일반특성에 따른 진로희망분야를 보면 <표 5-2>와 같음.

- 학 에는 천안연암 (84.6%), 진주산업 (58.1%), 제주 (57.1%), 순

천 (52.2%) 등의 학교가 이수생  과반수 이상 학생이 농분야를 미래 

진로로 희망하고 있지만, 이밖의 학은 40% 미만이었음. 

- 고학년 보다는 학년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농분야 희망비율이 높음.

- 축산 공 학생의 농분야 희망비율이 상 으로 높음.

- 축산, 농학, 원  코스 학생의 농분야 희망비율이 높음.

-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농분야 희망비율이 높음.

- 부 공으로 농업분야를 이수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농분야 희망비율이 

높음.

-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농분야 희망비율이 높음.

- 농가출신, 농 출신일수록 농업경험(가축사육/작물재배 경험)이 있는 학

생일수록 농분야 희망비율이 높음.

- 농업 련 학생회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농분야 희망비율이 높음.

- 농 입학이유가 성 보다는 성에 있을수록 농분야 희망비율이 높음.

- 이수기간, 출신고교유형, 학 평균에 따라서는 진로희망분야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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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성
진로희망분야

 체 χ2
비 농 농

소속

학교

강원 29 (78.4%) 8 (21.6%) 37 (100.0%)

54.44***

공주 10 (71.4%) 4 (28.6%) 14 (100.0%)

제주 9 (42.9%) 12 (57.1%) 21 (100.0%)

경상 34 (61.8%) 21 (38.2%) 55 (100.0%)

북 52 (75.4%) 17 (24.6%) 69 (100.0%)

남 32 (61.5%) 20 (38.5%) 52 (100.0%)

진주산업 26 (41.9%) 36 (58.1%) 62 (100.0%)

경북 17 (89.5%) 2 (10.5%) 19 (100.0%)

순천 11 (47.8%) 12 (52.2%) 23 (100.0%)

천안연암 4 (15.4%) 22 (84.6%) 26 (100.0%)

충북 26 (66.7%) 13 (33.3%) 39 (100.0%)

학년

1 4 (15.4%) 22 (84.6%) 26 (100.0%)

21.11***
2 123 (65.4%) 65 (34.6%) 188 (100.0%)

3 94 (59.9%) 63 (40.1%) 157 (100.0%)

4 28 (63.6%) 16 (36.4%) 44 (100.0%)

연령

18～19세 23 (54.8%) 19 (45.2%) 42 (100.0%)

42.18***

20～21세 124 (72.9%) 46 (27.1%) 170 (100.0%)

22～23세 58 (59.2%) 40 (40.8%) 98 (100.0%)

24～25세 39 (50.0%) 39 (50.0%) 78 (100.0%)

26세 이상 5 (17.9%) 23 (82.1%) 28 (100.0%)

공

농학 계열 87 (64.0%) 49 (36.0%) 136 (100.0%)

25.24***

원  계열 58 (66.7%) 29 (33.3%) 87 (100.0%)

축산 계열 51 (42.1%) 70 (57.9%) 121 (100.0%)

임학 계열 36 (78.3%) 10 (21.7%) 46 (100.0%)

기타 17 (65.4%) 9 (34.6%) 26 (100.0%)

과정

농학 58 (59.8%) 39 (40.2%) 97 (100.0%)

27.69***

원 60 (65.9%) 31 (34.1%) 91 (100.0%)

친환경 28 (70.0%) 12 (30.0%) 40 (100.0%)

임학(산림, 특용) 35 (77.8%) 10 (22.2%) 45 (100.0%)

축산 51 (42.1%) 70 (57.9%) 121 (100.0%)

기타: , 유통 17 (77.3%) 5 (22.7%) 22 (100.0%)

이수

기간

1년차 171 (58.6%) 121 (41.4%) 292 (100.0%)

2.62년차 61 (59.2%) 42 (40.8%) 103 (100.0%)

3년차 14 (77.8%) 4 (22.2%) 18 (100.0%)

표 5-2.  일반특성별 진로희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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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일반특성
진로희망분야

 체 χ2
비 농 농

성별
남 95 (43.4%) 124 (56.6%) 219 (100.0%)

52.76***
여 155 (78.3%) 43 (21.7%) 198 (100.0%)

부

공

분야

농업분야 39 (42.4%) 53 (57.6%) 92 (100.0%)

15.09***비농업분야 15 (71.4%) 6 (28.6%) 21 (100.0%)

부 공없음 193 (64.1%) 108 (35.9%) 301 (100.0%)

농가

출신

비농가 177 (73.8%) 63 (26.3%) 240 (100.0%)
44.83***

농가 73 (41.2%) 104 (58.8%) 177 (100.0%)

가정

형편

하 20 (58.8%) 14 (41.2%) 34 (100.0%)

10.34*

하 71 (66.4%) 36 (33.6%) 107 (100.0%)

143 (61.1%) 91 (38.9%) 234 (100.0%)

상 14 (37.8%) 23 (62.2%) 37 (100.0%)

상 2 (40.0%) 3 (60.0%) 5 (100.0%)

농

출신

도시 131 (71.6%) 52 (28.4%) 183 (100.0%)
20.06***

농 114 (49.8%) 115 (50.2%) 229 (100.0%)

출신

고교

비농업계 226 (59.8%) 152 (40.2%) 378 (100.0%)
0.01

농고 23 (60.5%) 15 (39.5%) 38 (100.0%)

농업

학생

회

경험 없음 207 (63.3%) 120 (36.7%) 327 (100.0%)

11.95**
농학생회 26 (57.8%) 19 (42.2%) 45 (100.0%)

학생 4-H 10 (34.5%) 19 (65.5%) 29 (100.0%)

기타 학생회 5 (38.5%) 8 (61.5%) 13 (100.0%)

학

평균

2.5 미만 9 (42.9%) 12 (57.1%) 21 (100.0%)

3.10

2.5～2.9 47 (63.5%) 27 (36.5%) 74 (100.0%)

3.0～3.4 81 (60.4%) 53 (39.6%) 134 (100.0%)

3.5～3.9 67 (60.4%) 44 (39.6%) 111 (100.0%)

4.0 이상 46 (62.2%) 28 (37.8%) 74 (100.0%)

농

입학

이유

성 154 (76.6%) 47 (23.4%) 201 (100.0%)
44.88***

성 96 (44.4%) 120 (55.6%) 216 (100.0%)

농업
경험

없음 99 (75.0%) 33 (25.0%) 132 (100.0%)

42.15***조 있음 136 (59.9%) 91 (40.1%) 227 (100.0%)

많이있음 14 (24.6%) 43 (75.4%) 57 (100.0%)

체 249 (59.9%) 167 (40.1%) 416 (100.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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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떤 경험이나 활동이 학생들의 영농 분야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즉 일반특성을 통제한 다음 농과 련한 어떤 경험이나 활동

이 농분야로의 진로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해 계  Binary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 음<표 5-3>.

○ 일반특성 에는 이수과정, 성별, 연령, 농가출신, 농 입학이유, 농업경험

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농분야 진로에 향을 미침(Model 1). 이

에서도 농 입학이유, 농업경험, 농가출신, 연령 등의 한계효과가 큼. 즉 농

입학을 성 에 맞춰서 입학한 것이 아니라 성에 따라 하 고, 작물 재

배 는 가축 사육 경험을 가지고 있고, 농가 출신이고, 나이를 많이 먹은 

학생일수록 농분야에 진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임.

○ 일반특성변인을 통제한 직업 련 활동이나 경험들의 향을 보면, 직업

장경험, 인터넷탐색(부 향), 서 탐독 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 음

(Model 2). 이  직업 장경험, 서 탐독의 한계효과가 상 으로 큼. 즉 

농업과 련한 장 경험을 많이 하고, 련 서  등을 스스로 많이 찾아보

는 학생일수록 농분야에 진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임. 

변인
Model 1 Model 2

추정치 한계효과 추정치 한계효과

일

반

특

성

학a

공주  0.044 1.045  0.348 1.417

제주  0.494 1.638  0.337 1.401

경상  0.344 1.410  0.282 1.326

북 -0.768 0.464 -0.607 0.545

남  0.669 1.952  0.584 1.793

진주산업  0.436 1.547  0.095 1.100

표 5-3.  농분야 진로 련 변인에 한 Binary Logistic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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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변인
Model 1 Model 2

추정치 한계효과 추정치 한계효과

경북 -0.262 0.770 -0.546 0.579

순천  0.306 1.358  0.603 1.827

천안연암  1.321 3.747  1.027 2.793

충북 -0.178 0.837  0.418 1.519

공
b

원 -0.729 0.482 -1.000 0.368

축산 -0.503 0.605 -0.44 0.644

임학 -0.529 0.589 -0.876 0.417

기타  0.961 2.613  0.970 2.637

학년 -0.276 0.759 -0.506 0.603

이수

과정c

원 과정  0.168 1.183  0.629 1.876

친환경과정 -1.307* 0.271 -1.208 0.299

임학(산림/특용) -0.487 0.615 -0.053 0.948

기타(유통/ ) -1.823* 0.162 -1.904 0.149

성별(여=1) -0.966** 0.381 -1.066** 0.344

연령  0.175* 1.191  0.176* 1.193

부 공(농업=1)  0.381 1.464  0.271 1.311

농가출신(농가=1)  0.421* 1.523  0.588 1.800

가정형편  0.347 1.415  0.316 1.372

농 출신(농 =1) -0.111 0.895 -0.114 0.892

농업학생회(경험=1) -0.009 0.991 -0.275 0.760

농 입학이유( 성=1)  0.948*** 2.581  0.737* 2.090

농업경험(있음=1)  0.543* 1.721  0.218 1.243

련

경험

(활동)

추가과목이수  0.058 1.060

직업 장실습  1.046*** 2.845

자원 사  0.064 1.067

교수 상담  0.022 1.022

문가 상담 -0.107 0.899

인터넷 탐색 -0.555* 0.574

서  탐독  0.546* 1.727

행사 참여  0.113 1.120

상수항 -4.512* 0.011 -6.492* 0.002

Chi Square 147.4*** (df=28) 182.9*** (df=36)

Log Likelihood 379.11 343.5

a: 학 더미변인에서 강원 가 제외

b: 공 더미변인에서 농학과가 제외

c: 코스 더미변인에서 농학계열이 제외

*: p <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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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  농정착교육과정의 효과와 개선 요구

3.1. 교육의 효과

○ 농정착교육과정 이수 후 농업․농업인에 한 생각을 환하 는지, 농

업에 한 비 을 발견하 는지, 교육 이 의 진로와 이후의 진로가 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연구문제 3을 분석하 음.

○ 농정착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다수 학생의 농업․농업인에 한 생각

이 환되었음.

- 환이 없는 학생은 14.7%(  아니다 4.3%, 거의 아니다 10.4%)인 반면, 

환이 있었다는 학생은 85.7%(조  그 다 58.2%, 아주 그 다 27.1%).

94.4%

90.5%

71.4%

78.6%

87.1% 88.3%

91.8%

79.0%

72.8%

80.7%

84.2%

강
원

공
주

제
주

경
상 북 남

진
주
산
업

경
북

순
천

천
안
연
암

충
북

그림 5-1.  과정이수를 통해 농업에 한 생각이 환된 학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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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두 70%이상 학생의 생각이 환되었음

<그림 5-1>.

○ 농정착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다수 학생이 농업에 한 비 을 발견하

고 있었음.

- 농업이 한번 도 해볼만한 분야임을 알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92.4%

(조  그 다 61.2%, 아주 그 다 31.2%)로 그 지 않은 학생(  아니

다 2.0%, 거의 아니다 5.6%) 보다 월등히 많음. 

- 학교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두 75% 이상 학생의 생각이 비 을 발

견하고 있음<그림 5-2>. 일부 학교(순천 , 천안연암 )는 응답한 모든 

학생이 농업에 한 비 을 발견한 경우도 있음.

97.2%
95.2%

76.9%

89.1%
91.2%

96.1% 95.0%

79.0%

100.0% 100.0%

86.8%

강
원

공
주

제
주

경
상 북 남

진
주
산
업

경
북

순
천

천
안
연
암

충
북

그림 5-2.  과정이수를 통해 농업에 한 비 을 발견한 학생 비율

○ 농정착교육과정 이수 후 계획하던 진로가 비 농분야에서 농분야로 

변한 학생이 1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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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착교육과정 이 에 생각하던 진로와 농정착교육 이후에 생각하

던 진로를 모두 조사하여 그 변화를 조사하 음<표 5-4>.

- 과정  희망진로가 농분야인 경우는 29.1% 는데, 과정 후 희망진로

가 농분야인 경우는 농분야 40.0% 음.

- 교육이  계획하던 진로가 농분야이던 사람이 비 농분야로 환된 

경우는 5.1%있지만, 비 농분야 던 진로가 농분야로 바  경우는 

16.2% 음.

과정이수 후 진로변경
체

농→ 농 비 농→ 농 농→비 농 비 농→비 농

강원
2

5.4%

6

16.2%

3

8.1%

26

70.3%

37

100.0%

공주
4

28.6%

0

0.0%

1

7.1%

9

64.3%

14

100.0%

제주
5

23.8%

7

33.3%

2

9.5%

7

33.3%

21

100.0%

경상
17

30.9%

4

7.3%

2

3.6%

32

58.2%

55

100.0%

북
5

7.2%

12

17.4%

9

13.0%

43

62.3%

69

100.0%

남
13

25.5%

7

13.7%

0

0.0%

31

60.8%

51

100.0%

진주산업
26

41.9%

10

16.1%

0

0.0%

26

41.9%

62

100.0%

경북
1

5.6%

1

5.6%

1

5.6%

15

83.3%

18

100.0%

순천
8

34.8%

4

17.4%

1

4.3%

10

43.5%

23

100.0%

천안연암
10

38.5%

12

46.2%

0

0.0%

4

15.4%

26

100.0%

충북
8

21.1%

4

10.5%

2

5.3%

24

63.2%

38

100.0%

체
99

23.9%

67

16.2%

21

5.1%

227

54.8%

414

100.0%

표 5-4.  농정착교육과정 이수 후 계획하던 진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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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선 요구

○ 농분야 진로희망자들이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인지, 농업계 

학생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로그램은 무엇인지에 한 조사 그리고 

그밖의 학생들에 한 면담 조사를 통해 연구문제 4를 분석하 음.

○ 농분야를 진로로 선택한 학생들을 상으로 농 종사를 해 앞으로 보

완해야할 분야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문지식과 기술 49.5%, 농기반 

24.7%, 구체  농계획 16.0% 등의 순이었음. 그밖에 농품목/지역 선정 

6.2%, 주변 사람의 지지확보 2.6%, 철학 무장(사명감) 1.0% 등도 있었음.

○ 농정착교육과정에서 운 되는 로그램 에 선호하는 로그램을 조사

한 결과 농분야 진로선택자와 그 지 않은 학생간에 차이가 있었음<표 

5-5>.

선호 로그램
진로희망분야( 농여부)

체
비 농 농

해외연수 137 (55.0%) 75 (44.9%) 212 (51.0%)

학기  농가실습 106 (42.6%) 79 (47.3%) 185 (44.0%)

농민강의(성공사례) 74 (29.7%) 49 (29.3%) 123 (29.9%)

방학  인턴십 62 (24.9%) 42 (25.1%) 104 (24.9%)

공실습 52 (20.9%) 45 (26.9%) 97 (23.2%)

공이론 24 (9.6%) 22 (13.2%) 46 (11.0%)

미니농장실습 15 (6.0%) 7 (4.2%) 22 (5.3%)

농고생과 교류 5 (2.0%) 4 (2.4%) 9  (2.2%)

249 (100.0%) 167 (100.0%) 416 (100%)

표 5-5.  진로희망분야별 선호하는 로그램a 

a: 다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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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51.0%), 농가실습(44.0%), 농민강의(성공사례) (29.9%), 방학  

인턴십(24.9%) 등 기존 농업계 학의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로그램에 

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공실습(23.2%), 공이론(11.0%)에 한 선

호도는 상 으로 낮음.

※ 미니농장실습 5.3%, 농고생과 교류 2.2%는 일부 학교에서만 실시

- 희망진로에 따라 선호 로그램이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비 농분야 진

로희망자는 해외연수를 가장 선호하 지만, 농분야 진로희망자는 학

기  농가실습을 가장 선호하 음.

○ 이밖에 농 생들의 농분야 유입 진에 한 생각을 개방형 질문과 면

조사를 통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외 연수 확 : 재 해외연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체 이수생

의 15% 수 임. 학생들 유인효과, 해외 연수의 교육  효과에 비추어 볼 

때 해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범 를 확 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연수 로그램 내실화: 연수 로그램의 기획을 학교에서 하지 않

다보니 방문지역과 기 에 한 사  비 측면에서 문성이 떨어짐. 

그러다 보니 방문 며칠 에 방문지에 한 안내가 나와 학생들이 비

할 시간( 찰하고, 질문하고 논의할 것)이 거의 없음. 

- 농정착교육과정 운  학교간 로그램 연계 강화: 각 학교에서 과정별

로 보면 매우 은 학생이 이수하는 과정의 경우 직 으로 계하지 

않는 다른 과정에 편입되어 운 이 되는 경우가 많아 문 인 교육이 

되고 있지 못함. 타 학교의 로그램에 한 정보 개방이 되고, 한 필

요시 이수과정이 개방이 된다면 본인이 원하는 품목의 기 , 문 교육

이 보다 효과 으로 학습될 것임.

- 농정착교육과정 이수생간 교류: 학교간 해외 연수 공동 추진을 통해 

타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많을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 학교간 이수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회를 조직하여 서로 교류할 필요가 있음.

- 강좌 구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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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와 더불어 실패사례에 한 소개 필요

․농민들의 강의뿐만 아니라 농업 련 분야 연구자, 공무원, 농 직원, 

유통 련회사 직원 등의 강의 필요→ 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문가

와의 네트워크 형성

․자신의 책임 하에 직  작물을 계획, 재배, 매해보는 미니 농장 확

․수업간 연계성 제고

4. 소결

○ 농업계 학생에 한 설문  면  조사를 통해 어떤 학생들이 농분야

에 한 진로를 희망하며, 어떤 경험이나 활동이 이들의 취농과 련한 의

사결정에 향을 주며, 농업계 학생들의 취농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경험 요인의 하나로서 최근 도입된 농  농정착교육과정의 효과성을 

검하고, 개선 련 요구를 분석하 음.

○ 농 를 성 보다는 자신의 성에 따라 입학을 하고, 농사 경험이 있고, 농

 출신이고, 연령이 상 으로 많은 학생일수록 농 분야 진로를 희망하

고 있었음.

○ 농업과 련한 직업 장 경험 그리고 련 서 에 한 탐독 등의 경험이 

농 분야 진로에 향을 미치고 있음.

○ 농정착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다수 학생이 농업․농업인에 한 생각이 

환되었고, 농업에 한 비 을 발견하고 있었음. 한 상당수의 학생이 

교육 이후 그 에 계획하던 진로를 농분야로 바꾸고 있었음. 아직 실제 

농 종사자를 본격 으로 배출하지는 않았지만(2009년부터 배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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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생들의 진로에 향을 미치는 체계  경험과 활동으로 농  농정착

교육과정은 성공 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학생들의 요구 조사 결과 농  농정착교육과정 로그램 에서도 기존 

학교 교육과정과 차별성 있는 새로운 교육 로그램에 하여 높은 선호도

를 보 고, 문 인 지식과 기술에 한 요구가 높았음. 이론이나 강의 

심의 기존 교육과는 차별화되면서도 장과 하게 계된 문 농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해주는 로그램 모형의 정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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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농업계 학생의 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

○ 농업계 학생의 직업선택이론과 선행연구 고찰, 농업계 학 황과 졸업

생 진로 황 분석, 농업계 학생 농분야 유입 제도 분석, 그리고 농업계 

학생에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련 비농업분야와 외국의 

사례 고찰을 토 로 농업계 학생의 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하 음.

1. 분석 종합

○ 농업계 학생의 직업선택 련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학시  

농과 련한 다양한 사건이나 경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학생의 발달이 진

되고, 궁극 으로는 농 분야 직업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 음.

○ 농업계 학 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계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문 학과 

4년제 학은 많았지만, 실제 농학, 원 , 축산 등 농업 생산과 련한 학과

는 많지가 않았음. 졸업생 진로 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계 학과 출신자의 

30%가 미취업이었고, 농업계 학 졸업생의 극히 일부(4% 정도)만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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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었음. 농업계 학의 취업률 제고  농 분야 문 

인력 확보를 해서 기존 교육과정과는 다른 별도의 로그램이 필요하 음.

○ 농 생의 농분야 유입을 한 제도는 아직 도입 기이다 보니 사업의 

수도 고, 각 사업에서 지원하는 상도 소하 음. 사실상 농업계 학

생 농분야 신규 유입을 한 제도는 농  농정착교육과정이 유일하

는데, 아직 로그램을 운 하는데 모범이 될 만한 표  모형이 없었음.

○ 농업계 학생의 취농 의사결정과 련하여 학생 조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와 마찬가지로 농업과 련한 과거 경험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농

분야 진로계획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재 일부 농업계 

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정착교육과정은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

아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농업계 학생들에게 기존의 학 교육과정이 제

공하지 못하는 농에 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의 농에 

한 생각 환, 나아가 진로 계획의 수정에 까지 향을 주고 있었음.

2. 활성화 방안

○ 단순히 농인력의 확보 차원을 넘어, 차 정보화, 고도화 되어가는 경

환경에 효과 으로 응하고, 우리 농업을 국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한 

단계 성장하도록 하기 해서 농업분야 문성을 갖춘 고 인력의 농 분

야 유입이 실함.

○ 농업계 학생들의 농분야 유입이 진되기 해서는 기본 으로 농업계 

학이 농과 련한 다양한 농 경험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한 학생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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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농업계 학생의 농분야 유입 진을 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입

한 농  농정착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이 제공해주

지 못하던 다양한 농 련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농업에 한 인

식 환과 더불어 실제 인 진로 계획의 변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매

우 효과 인 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농업계 학생의 농분야 신규 유입 활성화 방안으로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를 제시하 음.

- 단기 과제는 재 시행되고 있는 농  농정착교육과정을 개선·발 시

키고, 더불어 농 생들의 다양한 농 활동과 경험에의 참여를 진하기 

한 과제를 제시하 음.

- 장기 과제로 재 농업계 학 내에 학문 심의 교육과정체제와는 별

도로 농인력 육성을 한 농 심 교육체제를 운 하는 것을 제안하

음.

2.1. 단기 과제

과제 1. 농정착교육과정의 개선·발

○ 해외연수 확   운  개선

- 농업계 학생들에 있어 농정착교육과정으로의 가장 큰 유인책은 해

외연수임( 농에 별 심이 없는 학생일수록 더욱 그러함). 

- 재 이수생의 15% 정도만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데, 지자체의 지원, 

련 농기업체  련 농업 단체의 후원을 유도하여 보다 수혜 범 를 

확 할 필요가 있음. 

- 과정으로의 유인책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효과가 배가되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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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해외연수 로그램이 보다 내실 있게 운 될 필요가 있음. 

- 세부 품목별로 충분한 비기간을 갖고 각 학교가 해외연수를 비할 수 

있도록 학기  해외연수 비 강좌를 운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농업분야 문가 강좌 개설  네트워크 강화

- 재는 농학, 원 , 축산 등과 련한 교수진들에 의해 로그램이 구성

되다 보니 무 생산기술 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이 

농 장에서 하게 될 다양한 환경 요인에 한 비가 상 으로 소홀

할 수 있음. 

- 성공농업인 강좌 외에도 농 환경(농지, 융, 시장)과 련한 다양한 분

야의 문가의 강좌를 보강하고 이들과 학생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함. 

○ 로그램 운  모형 확립

- 농  농정착교육과정에 특별 로그램으로 운 되는 부분의 로그

램이 체험 심의 비정형 인 로그램이 많은 데 아직 련자들의 운  

미숙과 더불어 각 로그램을 구체 으로 어떤 식으로 효과 으로 운

할 수 있는지에 한 본받을 만한 모델이 없음. 

- 우수 사례 발굴, 외국  비농업분야의 사례에 한 벤치마킹을 통해 표

본이 될 만한 운  모형을 확립하고, 련자들의 운  문성을 개발하

도록 지원해 주어야 함.

○ 소식지 발간

- 농정착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최근의 농업  농정 변화에 

한 최근 소식, 그리고 타 학교 정보, 우수 교육 로그램 사례 등을 서

로 공유하도록 하는 정기 인 소식지를 발간함. 

- 농  농정착교육과정 의회 차원에서 주무 학을 정하고 학생들 

심으로 소식지를 기획, 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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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농업에 한 거시  안목 획득의 기회 부여뿐만 아니라 학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동료 의식을 고취함. 

○ 학교간 로그램 교류

- 학교별로는 학생들이 심 있는 품목이나 문분야 강좌를 모두 개설하

기 힘든 상황이므로 일부 학생의 경우 자신이 심 있는 품목과 계가 

없는 강좌를 듣고 있음. 이수인원이 무 어 과정을 폐쇄하는 경우도 

생김. 

- 각 학교가 개설하고 있는 로그램을 상호 개방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

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학생들 간의 교류도 자

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임.

○ 학생 상담  컨설  강화

- 학생 개별 으로 담당교수 상담  취농 환경 련 문가와의 컨설 을 

의무 으로 실시

- 학생들의 학업 수행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취농과 련한 각종 여건 마련

을 한 실 인 문제 해결 지원

○ 로그램 인증제 도입

- 농정착교육과정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운 의 모형이 확립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특히 농정착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로그램들과 련 공 이론과 

실습 강좌와의 연계가 미흡함. 

- 품목별로 능력 표 을 구명하여 이와 련한 표  강좌를 제시하고 반드

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험을 통해 일정 수 이상 획득 시에만 이

수를 인정하는 체제로 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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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제도

공학교육인증제도는 학의 공학  련 교육을 한 교육 로그램 기

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 교육의 

발 을 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함을 목

으로 미국의 공학교육인증제도인 ABET을 모델로 해 1999년 도입되었다. 

이를 이수한 학부생들은 ‘검증받은 엔지니어’로 인정해 산업 장에서 바로 

뛸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이다. 를 들어 기계공학과 학생이라면 ‘기계

공학 문 로그램’의 지정 필수 과목 108학 을 이수하면 된다. 2001년 

동국 와 남 를 시작으로 2008년 4월 재 국 42개 학의 334개 

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학교 별 인증 로그램의 선정과 평가, 기  제정

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www.abeek.or.kr)이 담당한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은 한국공학한림원과 공과 학학장 의회,  교육인 자원부,  정보통

신부 등의 정부기 이 모여 1999년 8월 설립되었다. 기업체에서도 공학교

육인증에 심을 보여 삼성 자는 공학교육인증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2006년부터 면 에서 최  10%의 가산 을 주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이를 

 계열사로 확 했다. 한 외국 공학교육인증제도와의 교류를 통해 외국 

학과의 학 교류에도 활용이 된다.

○ 장학혜택 강화:  로그램 이수 기 을 강화하는 신 이수자에 한 장학

혜택과 이수 후 취농시 각종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제 2. 농 련 교육 자원 DB 구축  홍보

○ 앙  지방단 의 다양한 공공기 에서 농과 련한 교육자원(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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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연구물, 성공사례모음집, 홍보책자)이 생산되고 있음. 

- 통합농업교육정보센터(www.agriedu.net), 천안연암 학 귀농지원센터

(www.uiturn.com), 신지식농업인 홈페이지(www.farmig.com), 국귀농

운동본부(www.refarm.org), 한국농 공사 도농교류홈페이지

(www.welchon.com) 등 신규 취농을 비한 사람들에게 종합 으로 도

움이 되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

- 농림수산식품부, 농 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한국농 경제연구

원,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 공사 등의 농업 련 앙 기 과 각 지

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각종 농 련 정보 자료

- 재 농 정보문화센터를 통해 발간되고 있는 다양한 농 련 성공사

례, 실패사례, 귀농 차 등과 취농 비와 련하여 구체 인 도움을 주

는 책자

○이와 같은 농 련 교육자원을 농업계 학생들이 효과 으로 할 수 있

도록 DB를 구축하고 각 학교의 학생진로 담당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극

으로 홍보를 해야 함.

과제 3. 학과단  취농 련 로그램 지원 

○ 재 농  농정착교육과정은 학교 단 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외

에도 다양한 학에서 학과 단 로 취농 련 로그램을 운 하는 것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성공 농업인에 한 강좌, 농 장을 탐방하는 강좌, 농승계 정인 

학생들과 부모를 한 강좌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가 있으면 이를 

극지원해  필요가 있음.

○ 이와 련하여 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학생 소기업 체험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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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련 강좌 개설 지원은 시사하는 바가 많음.

- 소기업청은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한 청년창업 진  

소기업 인식개선을 한 창업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음. 학에서는 

학 내 정규 교과과정 운 (학  인정), 성공기업 CEO 특강, 창업 문

가 강의  구성  소기업 장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학기당 8백만원

까지 지원을 받음.

- 한 학생들이 우수 소기업 견학 등을 통하여 소기업에 한 인식

제고  취업을 진하기 하여 4년제 이공계 학생이 방학기간  3

주간 신형 소기업을 연수하는 것을 지원함. 연수학생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원되고, 학생을 보내는 학에게는 운 비로 220만원이 지

됨. 연수업체에게는 각종 사업선정시 혜택(산업기능요원 선정, 기술 신

개발사업 참여시 가 )과 더불어 장 지도요원에게 최고 100만원의 수

당을 지 해 .

미국 아이오와 주립 학의 Ag Link23

Ag Link는 아이오와 주립 학(Iowa State University)이 재학생  졸업후 

부모님 농장을 승계할 계획이 있는 3～4학년을 상으로 제공하는 세미나 

로그램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농장경 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 역시 참여

가 가능하다. 세미나 주제로는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목표설정(goal 

setting), 경 분석(business analysis), 농장계획과 리(farm planning and 

management) 등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농 분

야에 한 것들을 다룬다.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학에서 학 을 부여한다.

23 http://www.extension.iastate.edu/bfc/Ag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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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 농 동아리 활동 지원

○ 농  농정착교육과정 이수생뿐만 아니라 일반 농 생들이 자발 인 농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 사업계획을 받고 타당할 경우 경비를 지원해  필

요가 있음. 이들이 해외연수를 추진할 시 심사를 통해 지원해  수도 있음.

○ 소기업청에서는 학내 창업분 기 조성을 통한 사업화 역량을 갖춘 창

업동아리의 우수 창업아이템을 발굴·지원하여 청년 창업을 진하고 미래 

성장 가능 사업을 육성·발굴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는 산학 력단장이 추천한 창업동아리에게는 동아리당 

운 비 400만원 이내로 지원이 이루어짐.

과제 5. 농업계 학생간 교류 강화

○ 농  농정착교육과정 이수생들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농에 심이 있

는 학생간의 교류를 진할 필요가 있음.

○ 같은 심사를 가진 학생들 간의 교류 기회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기회

를 제공하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힘을 키워나가는 기회를 제공함.

○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간에는 이미 농학생 진 회를 통해 서로간의 교

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외국의 농 생, 청년농업인 단체와의 교류 확

- 세계 농업계 학 학생 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tudents in 

Agricultural and Related Sciences: IAA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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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청년 농업인 교육 회(National Young Farmer Education Association: 

NYFEA)25 

- 유럽 청년 농업인 회(Conseil European des Jeunes Agriculeurs: CEJA)26

2.2. 중장기 과제

○ 농업계 학의 상 으로 낮은 취업률을 제고시키고, 학의 설립목 에 

맞게 농업 인력을 배출시키기 해서는 농업생산인력과 거리가 먼 농업

련 산업의 인력, 생명과학(BT) 심의 인력 양성 체제와는 별도의 후계 농

업인 양성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재 운 되고 있는 농  농정착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필수로 학문 심

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이수해야함. 많은 학생들은 이

론 심의 공 강의나 실습, 농정착교육과정을 통해 특화되어 제공되는 

각종 장 심의 교육간의 연계성을 찾지 못하고 있음. 재와 같은 기존 

교육과정의 테두리에서 운 되는 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장 농업인력에

게 필요한 역량을 체계 으로 육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24 1957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재 40개국의 나라(우리나라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음)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 의 농업계 학생 연합체로, 세계 농업계 학 학생들이 농업과 환

경, 임업, 식품, 조경 등 농업 련 분야에 하여 학생들 간의 지식, 정보, 아이디어를 교

환하고, 서로 국가와 문화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다양한 활동(세미나, 캠 , 국

제 미 , 국제교환 로그램 등)을 하고 있음(http://www.iaasworld.org)

25 http://www.nyfea.org

26 유럽 청년 농업인들의 권익 신장을 해 1958년에 로마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재 22개 

EU 회원국의 27개 기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백만 명의 청년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있

음. 유럽의 청년 농업인들의 교육, 훈련, 조직  표조직으로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유럽의 청년 농업인들 간의 커뮤니 이션을 한 포럼 개최, 농업과 

농  지역의 개발 진, 농업의 역할에 한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함(http://www.cej-

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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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계 학생의 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를 한 장기 과제로 농업계 

학에 재와 같은 생명과학 분야의 학문 는 취업 희망자들을 육성하는 

과정과 분리하여 농업계 학에서 농업후계자를 육성하는 과정을 운 하는 

방안을 제안함<표 6-1>.

- 생명과학 분야의 학문 는 취업 희망자들은 기존의 학과 심, 학문 

심 교육과정을 그 로 운 함.

- 농업후계자 육성을 한 과정은 학생 선발 체제에서부터 로그램 운

에 있어 학과 통합 인 실무 심의 교육과정을 운 함.

- 학생선발에서부터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를 우 하거나 농 련 배

경과 역량에 을 둠. 특히 지역 농업계 고등학교의 우수 학생을 상

으로 농업의 요성 그리고 농업  생명과학의 최근 동향 등과 련한 

내용을 교육하고,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생은 신입생 형에 가 치를 

반 함. 이를 통해 지역 농업계 고등학교와의 인  교류가 확 되고, 농

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농학에 한 심이 증가되어 나아가 우수한 학

생들은 농  신입생으로 유치할 수 있음.

학문 심 교육체제 농 심 교육체제

운  목

- 련 공 분야의 학문  발

- 농업 ( 후방) 련 분야 인력 

육성

- 농업 생산 분야 종사 인력 육성

- 지역의 농업 유지·발 에 기여

신입생 

자원
-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 취농을 비 인 일반 성인

교육 내용 

 방법

- 기  학문, 이론에 한 강의와 

실험 심 교육

- 장의 문제해결을 한 과제, 

실습 심 교육

교육운  

단
- 학과 심 - 공간 통합교육

졸업생 

진로

- 련 공 학원 는 생명공학 

등 련 산업분야 직장

- 문 농업인 는 장 심의 

농업 컨설턴트

표 6-1.  농업계 학의 이원화된 교육체제 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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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후계자 과정은 특정 학과의 공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통합 교육을 실시함. 를 들어 졸업 후 경종 작물 경 을 희망하

는 학생들에게는 작물 련 과목뿐만 아니라 토양, 농기계, 병해충, 환경, 

경 , 유통 등 인  학문을 수강함으로써 종합 인 소양을 쌓게 함.

- 한 재 농  농정착교육과정에서와 같이 다양한 농업인 강좌, 농가 

인턴실습, 그리고 해외연수 등의 농 장 경험을 강조하는 로그램을 

운 하고 이를 정식 학 으로 인정하도록 함.

- 농 심 교육체제를 졸업한 학생은 지역의 농 에서 농업 생산분야에 

종사하는 문 농업인이 되거나, 장 실무 능력을 갖춘 농 컨설턴트

로 활약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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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농업계 학 학과별 졸업생 진로 황27

1. 문 학

- 2005년

- 2006년

- 2007년

2. 4년제 학

- 2005년

- 2006년

- 2007년

27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하는 취업통계를 근거로 하 는데, 여기에는 한국농업 학, 여주

농업경 문학교 취업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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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졸업생
취업

진학 입 미취업 미상
계 농 농업 공

농업경 과 25 14 6 6 7 0 4 5 2 

녹지조경과 39 30 0 0 22 7 1 1 0 

도시원 과 102 53 1 24 26 4 0 38 7 

도시환경조경과 41 36 0 1 30 2 2 1 0 

조경과 36 25 2 2 22 4 1 6 0 

환경조경과 110 94 3 2 72 4 1 9 2 

도시원 조경과 0 0 0 0 0 0 0 0 0 

조경인테리어과 0 0 0 0 0 0 0 0 0 

축산계열 82 45 24 27 41 6 18 13 0 

동조합계열 104 102 0 0 102 0 0 2 0 

친환경농업기술과 0 0 0 0 0 0 0 0 0 

특용작물가공과 17 13 1 2 6 1 0 3 0 

원 과 54 24 15 17 19 5 5 20 0 

원 조경과 117 102 14 6 49 7 2 6 0 

화훼디자인과 36 23 0 1 16 0 0 13 0 

화훼원 과 43 39 2 16 26 1 0 3 0 

화훼장식 34 16 0 0 15 1 1 16 0 

환경원 과 34 21 3 12 12 3 0 9 1 

원 조경과 0 0 0 0 0 0 0 0 0 

동물과학과 52 33 2 8 26 5 2 10 2 

동물산업과 72 57 8 5 35 3 1 11 0 

애완동물간호과 58 30 0 0 25 5 5 18 0 

애완동물과 30 28 3 2 21 2 0 0 0 

애완동물 리과 129 85 0 0 64 4 9 21 10 

애완동물보건 리 공 47 44 3 4 35 0 1 0 2 

애완동물뷰티패션과 60 58 1 1 39 1 1 0 0 

동물보호계열 0 0 0 0 0 0 0 0 0 

애견뷰티과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계열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미용과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뷰티과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뷰티 공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뷰티패션계열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자원과 0 0 0 0 0 0 0 0 0 

1. 전문대학

□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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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졸업생
취업

진학 입 미취업 미상
계 농 농업 공

애완동물코디과 0 0 0 0 0 0 0 0 0 

식물응용산업과 0 0 0 0 0 0 0 0 0 

애견미용 공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건강 리 공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미용 리 공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뷰티패션디자인 공 0 0 0 0 0 0 0 0 0 

애완뷰티과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미용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자원과 13 10 5 0 10 0 0 3 0 

동물자원과 89 56 14 12 32 5 2 23 3 

자원동물산업과 101 71 10 0 59 1 0 29 0 

통약재개발과 126 96 4 4 32 11 3 16 0 

한약자원개발과 39 30 0 0 28 7 2 0 0 

약재개발과 19 12 0 1 3 4 0 3 0 

통약재 리과 0 0 0 0 0 0 0 0 0 

약용자원원 개발과 23 21 6 6 11 1 1 0 0 

통약재과 0 0 0 0 0 0 0 0 0 

약재자원개발과 0 0 0 0 0 0 0 0 0 

통건강자원개발과 0 0 0 0 0 0 0 0 0 

환경코디네이션ㆍ동물과학계열 135 107 32 6 80 11 2 15 0 

환경생명과학과 48 26 0 0 12 6 0 16 0 

발효건강식품 공 15 10 0 0 7 1 0 4 0 

식품가공·조리과 0 0 0 0 0 0 0 0 0 

식품가공과 375 266 0 0 180 5 4 93 7 

식품가공제과제빵과 69 63 0 0 43 2 0 4 0 

식품가공조리계열 139 86 0 0 37 47 0 6 0 

식품가공조리과 50 37 0 0 29 3 7 3 0 

식품과학계열 431 371 0 1 202 17 4 39 0 

식품과학과 330 235 1 1 111 13 1 66 15 

식품과학부 112 104 0 0 65 0 0 8 0 

식품생명과학계열 148 92 0 0 45 40 2 14 0 

식품생명과학과 204 154 0 0 90 5 3 42 0 

약용식품과 0 0 0 0 0 0 0 0 0 

약용식품 공 31 5 0 0 1 1 0 25 0 

발효건강식품과 0 0 0 0 0 0 0 0 0 

환경조경디자인과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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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졸업생
취업

진학 입 미취업 미상
계 농 농업 공

농업경 과 20 13 6 6 7 1 0 5 1 

녹지조경과 35 29 0 0 23 3 3 0 0 

도시원 과 103 73 0 28 36 0 0 23 7 

도시환경조경과 47 34 2 2 27 8 3 2 0 

조경과 28 21 1 4 14 4 1 2 0 

환경조경과 161 145 0 2 125 3 1 12 0 

도시원 조경과 25 22 0 0 13 1 1 1 0 

조경인테리어과 39 29 0 0 26 2 0 7 1 

환경조경계열 0 0 0 0 0 0 0 0 0 

축산계열 77 60 38 38 56 7 3 7 0 

동조합계열 105 90 0 0 90 0 0 15 0 

친환경농업기술과 0 0 0 0 0 0 0 0 0 

특용작물가공과 14 12 1 2 6 0 0 2 0 

미래농 지도자지식농업

인 공
0 0 0 0 0 0 0 0 0 

원 과 53 19 6 9 13 6 4 22 2 

원 조경과 0 0 0 0 0 0 0 0 0 

화훼디자인과 57 25 0 0 21 1 0 31 0 

화훼원 과 35 34 2 2 19 0 0 1 0 

원 조경과 0 0 0 0 0 0 0 0 0 

화훼장식과 33 25 1 14 18 2 0 6 0 

웰빙원 ㆍ골 코스

리과
0 0 0 0 0 0 0 0 0 

환경원 디자인과 37 22 12 12 14 2 0 7 6 

화훼장식계열 0 0 0 0 0 0 0 0 0 

원 생명산업계열 0 0 0 0 0 0 0 0 0 

원 조경 공 33 31 11 2 11 1 1 0 0 

동물과학과 52 21 0 6 13 11 3 17 0 

동물산업과 53 42 20 6 29 2 0 9 0 

애완동물간호과 1 0 0 0 0 0 0 1 0 

애완동물과 89 85 0 0 65 1 2 1 0 

□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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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졸업생
취업

진학 입 미취업 미상
계 농 농업 공

애완동물 리과 334 301 1 2 162 2 3 18 10 

애완동물뷰티패션과 1 0 0 0 0 0 0 1 0 

동물보호계열 25 23 6 3 20 1 0 1 0 

애견미용 리과 15 11 0 0 5 2 0 2 0 

애견뷰티과 34 31 0 0 21 0 1 0 2 

애완동물계열 71 62 5 0 49 1 1 7 0 

애완동물미용과 28 20 0 2 17 1 0 7 0 

애완동물뷰티과 93 60 0 3 31 1 0 28 4 

애완동물뷰티 공 22 15 0 0 4 1 0 5 1 

애완동물자원과 31 29 1 0 10 2 0 0 0 

애완동물코디과 10 8 0 0 7 0 0 1 1 

애완동물패션뷰티과 8 8 0 0 4 0 0 0 0 

식물응용산업과 0 0 0 0 0 0 0 0 0 

애견미용 공 41 38 0 0 26 0 2 1 0 

애완동물보건학부

애완동물보건학부
59 51 3 5 46 1 0 0 7 

애완동물뷰티패션

디자인 공
14 13 0 0 2 0 1 0 0 

애완동물 공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미용학부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보건 리과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 리 공 52 31 0 0 26 0 7 14 0 

애완동물미용패션 공 31 22 0 0 21 1 0 8 0 

식물응용과 0 0 0 0 0 0 0 0 0 

생명자원과 10 9 5 4 9 0 0 1 0 

동물자원과 76 48 2 1 28 8 0 13 7 

자원동물산업과 102 80 0 7 52 0 0 22 0 

통약재개발과 106 83 0 1 48 11 1 10 1 

한약자원개발과 47 0 0 0 0 0 0 0 47 

약재개발과 121 77 5 5 31 17 2 24 1 

통약재 리과 23 20 0 0 15 0 1 2 0 

약용자원원 개발과 45 45 9 10 22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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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졸업생
취업

진학 입 미취업 미상
계 농 농업 공

통약재과 0 0 0 0 0 0 0 0 0 

약재자원개발과 0 0 0 0 0 0 0 0 0 

통건강자원개발과 0 0 0 0 0 0 0 0 0 

자원동물과 0 0 0 0 0 0 0 0 0 

약재자원 리과 0 0 0 0 0 0 0 0 0 

한약재개발과 0 0 0 0 0 0 0 0 0 

환경코디네이션ㆍ동물과

학계열
6 6 0 0 2 0 0 0 0 

환경생명과학과 105 57 0 0 38 7 3 38 0 

바이오식품계열 0 0 0 0 0 0 0 0 0 

식품가공·조리과 93 56 0 0 33 0 0 37 0 

식품가공과 330 255 0 0 136 6 3 62 4 

식품가공제과제빵과 56 52 0 0 26 2 0 2 0 

식품가공조리과 63 57 0 0 44 0 0 6 0 

식품과학계열 322 290 0 0 232 5 4 23 0 

식품과학과 188 137 2 2 79 9 0 42 0 

식품과학부 113 94 0 0 72 3 0 14 2 

식품생명과학계열 131 86 0 0 48 26 0 19 0 

식품생명과학과 136 99 0 0 73 2 1 32 2 

약용식품과 21 10 0 0 7 0 0 11 0 

발효건강식품과 17 6 1 1 4 0 0 11 0 

바이오식품생명과학과 0 0 0 0 0 0 0 0 0 

환경조경디자인과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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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졸업생
취업

진학 입 미취업 미상
계 농 농업 공

농업경 과 30 26 19 19 21 1 0 3 0 

녹지조경과 32 17 0 3 9 3 0 12 0 

도시원 과 4 4 0 2 2 0 0 0 0 

도시환경조경과 22 20 0 1 17 2 0 0 0 

환경조경과 102 86 0 0 76 5 1 4 6 

도시원 조경과 40 34 0 0 12 3 1 2 0 

조경인테리어과 38 25 1 1 20 2 0 11 0 

환경조경계열 33 29 0 10 16 3 1 0 0 

라워코디·조경과 0 0 0 0 0 0 0 0 0 

축산계열 85 73 51 53 67 8 2 2 0 

동조합계열 174 157 0 0 157 0 0 17 0 

친환경농업기술과 30 29 7 25 27 0 0 0 1 

특용작물가공과 24 22 9 9 14 0 0 2 0 

미래농 지도자지식

농업인 공
0 0 0 0 0 0 0 0 0 

화훼디자인과 72 26 0 0 22 5 0 40 1 

화훼원 과 54 49 20 19 34 3 0 2 0 

원 조경과 55 44 0 11 29 5 0 0 6 

웰빙원 ㆍ골 코스

리과
0 0 0 0 0 0 0 0 0 

환경원 디자인과 22 15 5 7 10 2 0 5 0 

화훼장식계열 46 34 0 0 32 4 0 8 0 

원 생명산업계열 32 25 5 5 17 1 4 2 0 

원 조경 공 77 75 28 20 29 2 0 0 0 

동물과학과 37 25 3 5 15 4 0 8 0 

동물산업과 38 30 5 3 17 1 2 1 4 

애완동물과 75 72 1 0 50 0 0 3 0 

애완동물 리과 257 230 5 1 140 3 4 15 5 

애완동물뷰티패션과 0 0 0 0 0 0 0 0 0 

동물보호계열 27 24 1 1 22 3 0 0 0 

애견뷰티과 16 16 0 0 16 0 0 0 0 

애완동물계열 84 76 15 0 48 2 0 6 0 

애완동물뷰티과 45 40 0 0 30 0 0 5 0 

애완동물자원과 2 2 0 0 0 0 0 0 0 

애완동물코디과 11 4 0 0 4 0 1 4 2 

식물응용산업과 109 79 0 4 57 9 0 14 7 

□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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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졸업생
취업

진학 입 미취업 미상
계 농 농업 공

애견미용 공 31 30 1 1 21 0 1 0 0 

애완동물 공 35 30 0 0 23 3 0 2 0 

애완동물미용학부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보건 리과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 리 공 31 21 0 0 16 1 2 7 0 

애완동물미용패션 공 8 7 0 0 6 1 0 0 0 

식물응용과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보건학부 38 22 0 0 16 1 1 14 0 

애완동물매개복지과 0 0 0 0 0 0 0 0 0 

동물자원과 75 48 9 13 27 1 1 18 7 

자원동물산업과 91 65 0 0 52 0 1 25 0 

통약재개발과 80 56 0 0 34 7 0 12 5 

한약자원개발과 27 18 0 0 15 8 1 0 0 

약재개발과 120 91 13 18 50 9 0 20 0 

통약재 리과 0 0 0 0 0 0 0 0 0 

약용자원원 개발과 40 37 34 35 36 0 0 3 0 

통약재과 5 3 0 0 3 2 0 0 0 

약재자원개발과 17 7 0 0 4 10 0 0 0 

통건강자원개발과 4 3 0 0 2 0 0 1 0 

자원동물과 0 0 0 0 0 0 0 0 0 

약재자원 리과 0 0 0 0 0 0 0 0 0 

한약재개발과 0 0 0 0 0 0 0 0 0 

환경생명과학과 104 67 0 0 22 10 3 24 0 

친환경생명산업과 0 0 0 0 0 0 0 0 0 

발효건강식품 공 0 0 0 0 0 0 0 0 0 

식품가공·조리과 74 57 0 0 35 3 0 14 0 

식품가공과 285 236 0 0 136 3 1 43 2 

식품가공제과제빵과 20 12 0 0 1 2 0 6 0 

식품가공조리과 42 35 0 0 28 2 0 5 0 

식품과학계열 381 328 0 0 267 11 3 39 0 

식품과학과 171 121 0 0 63 2 0 43 5 

식품과학부 116 105 0 2 75 0 0 11 0 

식품생명과학계열 2 1 0 0 0 0 0 1 0 

식품생명과학과 219 156 0 4 101 15 0 46 2 

약용식품과 9 7 2 2 6 1 0 1 0 

발효건강식품과 9 6 0 0 3 1 0 2 0 

바이오식품생명과학과 0 0 0 0 0 0 0 0 0 

환경조경디자인과 69 63 0 0 55 3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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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 ㆍ유통경제학

공
0 0 0 0 0 0 0 0 

축산경 학 공 25 15 0 0 5 1 0 9 0 

식품산업경 학과 0 0 0 0 0 0 0 0 0 

농경제사회학부 55 22 0 1 4 7 3 19 4 

농업경제학과 191 86 2 3 25 14 1 87 3 

산업경제학과 176 130 0 0 107 6 0 39 1 

도시 지역계획학과 13 8 0 0 0 2 0 3 0 

지역사회개발산업정보

학과군
0 0 0 0 0 0 0 0 0 

지역사회개발학과 34 20 0 0 13 3 0 11 0 

지역사회개발학부 35 27 0 0 3 2 0 6 0 

농산업교육과 14 5 0 0 1 4 0 5 0 

농업교육과 23 13 0 0 8 0 0 10 0 

녹지조경학과 10 7 0 0 3 1 0 2 0 

조경학과 369 252 2 0 195 18 3 90 6 

조경학 공 203 118 0 0 95 9 0 76 0 

원 ·조경학부

(조경학 공)
48 38 0 0 30 2 0 8 0 

농업토목공학과 25 14 0 0 11 1 0 10 0 

농업토목공학 공 15 11 0 0 7 2 0 2 0 

농업토목 공 3 2 0 0 2 0 0 1 0 

지역건설환경공학 공 0 0 0 0 0 0 0 0 0 

토목조경학부 0 0 0 0 0 0 0 0 0 

지역건설공학과 0 0 0 0 0 0 0 0 0 

지역건설ㆍ바이오시스템

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지역시스템공학 공 0 0 0 0 0 0 0 0 0 

농공ㆍ농기계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농업기계공학과 11 7 0 0 2 3 0 1 0 

농업기계공학 공 18 12 0 1 10 3 0 3 0 

농업기계 공 1 1 0 0 0 0 0 0 0 

바이오소재공학 공 0 0 0 0 0 0 0 0 0 

정보시스템학과 53 35 0 0 26 9 1 8 0 

산업기계공학과 0 0 0 0 0 0 0 0 0 

산업정보학과 98 66 0 0 36 8 2 22 0 

2. 4년제 대학

□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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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입 미취업 미상
계 농 농업 공

임산제지공학과군 33 23 0 1 1 3 0 7 0 

제지공학과 14 8 0 0 0 3 0 3 0 

목재ㆍ종이과학 공 0 0 0 0 0 0 0 0 0 

낙농과학과 55 42 8 8 26 4 1 8 0 

낙농학과 10 7 0 0 6 3 0 0 0 

낙농학 공 49 13 0 0 7 7 1 25 3 

농공학과 16 7 0 0 6 2 0 7 0 

농공학 공 59 46 0 0 43 2 0 10 1 

농업공학부 20 8 0 0 2 3 0 9 0 

농업시스템공학부 0 0 0 0 0 0 0 0 0 

농학과 29 10 1 4 6 4 0 15 0 

농학 공 41 15 0 0 5 3 0 23 0 

사료생산공학·축산가공학·

농업자원경제학과군
0 0 0 0 0 0 0 0 0 

사료생산공학과 13 6 0 2 6 5 0 2 0 

사료생산공학ㆍ축산식품과학

ㆍ농업자원경제학과군
0 0 0 0 0 0 0 0 0 

연 학과 0 0 0 0 0 0 0 0 0 

연 학 공 19 11 0 0 6 0 0 8 0 

천연섬유학과 23 14 1 1 6 1 0 8 0 

축산가공학과 16 8 0 0 5 3 0 5 0 

축산가공학 공 46 21 0 0 13 12 0 11 2 

축산농화학식품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축산식품생물공학 공 0 0 0 0 0 0 0 0 0 

축산학과 75 59 27 34 40 6 0 10 0 

축산학 공 174 114 8 28 76 26 2 31 1 

환경농업과학부 28 21 0 2 11 0 0 6 1 

농생명과학계열 0 0 0 0 0 0 0 0 0 

사료생산공학.축산식품

과학과군
0 0 0 0 0 0 0 0 0 

작물생산공학 공 18 6 0 0 5 3 2 7 0 

지역기반건설공학 공 30 22 0 0 18 1 0 7 0 

상원 학 공 26 12 1 2 6 4 0 10 0 

산림경 ·조경학부 0 0 0 0 0 0 0 0 0 

산림과학과 38 21 0 0 13 3 0 12 2 

산림과학부 42 9 0 0 4 17 2 14 0 

산림과학 공 33 18 0 1 7 1 0 14 0 

산림환경과학 공 25 12 0 0 6 4 0 8 1 

원 과학과 24 21 1 1 10 1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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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과학 공 90 46 6 7 19 9 0 33 2 

원 식물생명공학 공 0 0 0 0 0 0 0 0 0 

원 식품가공학 공군 0 0 0 0 0 0 0 0 0 

원 육종학과 13 11 0 1 5 0 0 2 0 

원 육종학 공 10 9 2 2 5 1 0 0 0 

원 조경학부 0 0 0 0 0 0 0 0 0 

원 학과 391 245 56 78 147 27 3 102 14 

원 학 공 206 117 7 17 72 15 0 73 1 

임산공학과 125 58 0 1 12 9 0 58 0 

임산공학 공 55 31 2 0 17 3 2 19 0 

임학·임산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임학과 30 12 0 0 5 1 0 17 0 

임학 공 24 14 0 1 14 0 0 8 2 

화훼원 학 공 37 16 4 0 5 2 0 19 0 

환경원 디자인학 공 42 26 0 0 18 4 0 12 0 

환경원 학과 28 17 0 2 7 7 0 4 0 

환경원 학 공 25 14 0 1 1 0 1 10 0 

환경임산자원학부 46 22 0 0 10 4 1 19 0 

환경임산학 공 24 8 0 0 1 0 0 16 0 

산림학 공 0 0 0 0 0 0 0 0 0 

원 ㆍ애완동식물학부 0 0 0 0 0 0 0 0 0 

라워디자인학과 0 0 0 0 0 0 0 0 0 

화훼원 학과 0 0 0 0 0 0 0 0 0 

목재응용과학 공 15 6 0 0 2 0 0 9 0 

산림환경학 공 0 0 0 0 0 0 0 0 0 

원 ·조경학부(원 학 공) 33 16 0 1 3 1 0 16 0 

환경원 디자인학과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공학 공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과학부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과학 공 50 28 1 1 14 4 0 18 0 

생명공학과 205 105 1 3 45 48 1 50 1 

생명공학부 66 26 0 0 11 27 0 4 9 

생명공학 공 273 106 0 0 57 71 4 91 1 

생명과학부 924 350 1 2 185 327 8 230 9 

생명산업과학부 43 23 0 0 6 10 0 9 1 

생명산업학과 14 8 0 0 4 3 1 2 0 

생명산업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식품과학부 53 11 0 0 7 27 1 9 5 

생명유 공학부 40 17 0 0 6 18 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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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자원산업유통학 공 19 9 0 0 3 0 0 10 0 

생명환경과학계열 0 0 0 0 0 0 0 0 0 

생명환경과학 학 0 0 0 0 0 0 0 0 0 

생명환경과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환경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산업공학과 34 15 0 0 13 2 1 16 0 

생물산업공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산업기계공학과 20 10 0 0 10 2 1 7 0 

생물산업기계공학 공 67 43 2 2 24 4 1 19 0 

생물산업생명공학부 7 1 0 0 0 0 0 0 6 

생물산업학부 0 0 0 0 0 0 0 0 0 

시스템화학생명공학학과 0 0 0 0 0 0 0 0 0 

식물생명과학부 0 0 0 0 0 0 0 0 0 

식물유 공학 공 39 17 0 0 4 8 0 13 1 

원 생명과학부 0 0 0 0 0 0 0 0 0 

유 공학과 189 62 0 0 34 70 0 51 6 

유 공학 공 112 50 0 0 32 42 1 19 0 

응용생명공학부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과학부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과학 공군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환경화학과 20 14 0 0 8 3 0 3 0 

작물생명과학과 40 27 12 14 18 1 0 12 0 

환경생명공학부 0 0 0 0 0 0 0 0 0 

환경생명공학 공 13 7 0 0 2 3 0 3 0 

환경ㆍ생명공학부 0 0 0 0 0 0 0 0 0 

분자생명공학 공 0 0 0 0 0 0 0 0 0 

생명화학부 0 0 0 0 0 0 0 0 0 

식물환경생명공학 공 30 19 0 1 6 5 0 5 1 

응용생물산업학과 0 0 0 0 0 0 0 0 0 

분자생명공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식품공학부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산업학부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과학과 60 38 6 6 15 7 0 15 0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화학 공 39 21 0 0 15 9 0 8 1 

식물유 공학과 0 0 0 0 0 0 0 0 0 

환경바이오시스템학부 0 0 0 0 0 0 0 0 0 

농생명공학계열 0 0 0 0 0 0 0 0 0 

바이오시스템·조경학계열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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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스템공학부 0 0 0 0 0 0 0 0 0 

자연과학부(유 공학 공) 29 6 0 0 2 3 0 20 0 

바이오시스템공학 공 0 0 0 0 0 0 0 0 0 

환경생명공학과 0 0 0 0 0 0 0 0 0 

식물생명공학과 0 0 0 0 0 0 0 0 0 

농생물학과 46 15 0 1 5 11 0 20 0 

농생물학 공 63 30 0 5 21 10 1 19 3 

생물공학 공 71 30 0 0 9 14 0 27 0 

생물환경과학부 44 32 1 5 17 4 0 8 0 

생물환경학부 0 0 0 0 0 0 0 0 0 

식물생산과학부 104 67 7 14 24 15 1 20 1 

식물응용과학과 4 3 1 1 1 0 0 1 0 

식물응용과학부 81 43 1 2 10 10 0 28 0 

식물응용과학환경조경

학과군
0 0 0 0 0 0 0 0 0 

응용생물공학부 92 17 0 1 11 27 3 43 2 

응용생물학 공 36 17 0 0 5 2 1 16 0 

응용생물화학부 77 22 1 1 13 26 4 21 4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67 20 0 0 10 11 2 34 0 

응용생물화학 공 48 28 0 1 16 11 0 8 1 

응용생물환경학 공 28 16 0 2 9 1 0 11 0 

응용식물학부 57 19 1 1 5 4 1 32 1 

생물산업기계 공 15 6 0 0 4 1 0 8 0 

식물의학과 0 0 0 0 0 0 0 0 0 

응용생물공학 공 0 0 0 0 0 0 0 0 0 

생물응용학과 12 4 1 2 1 3 0 5 0 

생물환경과학학과군 0 0 0 0 0 0 0 0 0 

식물의학ㆍ원 과학과군 0 0 0 0 0 0 0 0 0 

생물환경학 공 11 2 0 0 1 4 1 3 1 

식물생산·산림과학부군 0 0 0 0 0 0 0 0 0 

생명환경학부

(생물환경학 공)
17 12 0 0 6 1 0 4 0 

동물공학과 32 12 0 2 7 10 0 10 0 

응용동물과학과 14 9 0 0 5 3 0 2 0 

응용동물학과 44 24 1 0 13 4 1 13 2 

특수동물학과 0 0 0 0 0 0 0 0 0 

농업자원경제학과 41 26 3 3 15 5 0 10 0 

동물생명자원낙농과학과군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자원학과 25 13 1 2 8 5 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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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ㆍ환경학 공 0 0 0 0 0 0 0 0 0 

동물 양자원공학·축산가공학·

농업자원경제학과군
46 27 1 1 13 4 0 15 0 

동물자원과학과 80 52 3 14 36 14 0 14 0 

동물자원산업기계공학부 49 34 8 12 25 4 1 6 4 

동물자원학과 128 78 14 15 41 19 3 25 3 

동물자원학부 89 42 0 12 26 14 1 32 0 

동물자원학 공 20 9 1 2 6 4 0 7 0 

산림자원조경학과군 0 0 0 0 0 0 0 0 0 

산림자원조경학부 133 60 1 0 45 3 1 69 0 

산림자원학과 131 83 2 2 30 10 0 36 2 

산림자원학부 40 24 0 2 12 3 0 13 0 

산림자원학 공 121 69 0 1 33 13 0 37 2 

산림자원환경학과 19 11 0 0 5 5 0 2 1 

생명자원경제학과 1 1 0 0 1 0 0 0 0 

생명자원경제학 공 23 13 0 1 1 2 1 7 0 

생명자원과학 학 0 0 0 0 0 0 0 0 0 

생명자원과학부 40 16 0 1 7 0 0 0 24 

생명자원과학학과군 0 0 0 0 0 0 0 0 0 

생명자원환경과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경 학 공 36 18 1 1 6 0 0 17 1 

생물자원공학부 97 44 1 1 31 22 1 29 1 

생물자원공학 공 33 15 0 0 7 11 0 7 0 

생물자원과학계열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과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과학 공 26 17 0 0 3 2 0 7 0 

생물자원기계지역자원

시스템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기계학과 28 13 0 0 7 0 1 10 4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학 공 43 20 0 0 7 3 1 15 4 

식량자원학과 21 13 0 0 7 5 0 2 1 

식량자원학 공 45 27 0 1 9 10 0 7 1 

식물자원과학과 76 48 1 3 18 6 0 20 2 

식물자원과학부 28 19 1 2 7 6 0 3 0 

식물자원과학 공 25 9 0 0 2 2 0 12 2 

식물자원원 학과군 0 0 0 0 0 0 0 0 0 

식물자원학과 82 52 3 6 23 8 1 21 0 

식물자원학부 50 21 0 4 13 7 0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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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자원학 공 70 40 1 1 11 12 0 18 0 

식물자원환경학부 0 0 0 0 0 0 0 0 0 

식품자원경제학과 54 39 0 0 23 6 0 7 2 

양자원학 공 33 19 0 0 8 8 0 4 2 

자연자원학부 0 0 0 0 0 0 0 0 0 

자원생물환경학부 55 26 0 2 11 13 0 16 0 

자원식물학과 39 19 0 0 9 6 0 11 3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23 13 0 0 5 1 0 8 1 

한약자원학과 65 50 0 0 41 10 0 5 0 

동물자원과학부 36 18 1 4 12 5 0 13 0 

애완동물자원학과 15 10 1 0 5 2 0 3 0 

동물소재공학과 33 24 13 15 17 5 0 4 0 

식품자원경제학 공 0 0 0 0 0 0 0 0 0 

산림환경자원학과 40 28 0 1 13 0 0 12 0 

원 ･자원생물환경화학과군 0 0 0 0 0 0 0 0 0 

동물자원·조경학과군 0 0 0 0 0 0 0 0 0 

식물자원ㆍ특용식물학과군 0 0 0 0 0 0 0 0 0 

생명자원학부

(동물자원학 공)
24 15 4 5 11 1 0 8 0 

생명자원학부

(식량자원학 공)
13 6 0 1 3 3 0 4 0 

생명환경학부

(산림자원학 공)
24 13 0 1 6 0 0 11 0 

농화학과 24 11 0 0 9 1 0 11 1 

농화학 공 46 30 2 3 11 6 0 10 0 

응용생명화학 공 0 0 0 0 0 0 0 0 0 

환경 생명공학부 0 0 0 0 0 0 0 0 0 

환경생명식품공학부 0 0 0 0 0 0 0 0 0 

환경생명화학 공 37 16 0 0 10 2 0 19 0 

환경생물공학부 84 32 0 0 14 14 0 38 0 

환경생물원 학부 0 0 0 0 0 0 0 0 0 

환경식물공학과 27 12 0 0 2 4 0 11 0 

환경조경 공 44 26 0 1 22 13 0 5 0 

환경조경학과 73 56 1 1 48 3 1 13 0 

환경조경학 공 167 99 0 1 79 5 3 60 0 

식품공학과 344 190 0 2 120 36 3 112 3 

식품공학 양학부 0 0 0 0 0 0 0 0 0 

식품공학 공 485 250 1 3 165 44 4 182 5 

식품과학(식품학) 공 48 26 0 0 10 1 0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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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학과 180 102 0 1 60 5 0 72 1 

식품과학부 174 94 0 2 57 25 0 54 1 

식품과학 공 83 50 0 0 13 4 0 25 4 

식품생명공학과 171 106 9 9 72 20 0 44 1 

식품생명공학부 65 31 0 1 12 11 0 23 0 

식품생명공학 공 74 50 0 0 38 15 0 9 0 

식품생명과학과 0 0 0 0 0 0 0 0 0 

식품생명과학부 0 0 0 0 0 0 0 0 0 

식품생명과학 공 64 55 0 0 41 2 0 7 0 

식품생명화학공학부 0 0 0 0 0 0 0 0 0 

식품생물공학계열 0 0 0 0 0 0 0 0 0 

식품생물공학과 116 85 0 0 50 3 0 24 4 

식품생물공학 공 161 107 0 0 70 14 0 40 0 

식품 양식품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식품 양식품공학부 65 24 0 0 17 7 0 1 33 

식품환경공학부 0 0 0 0 0 0 0 0 0 

식품생물과학 공 0 0 0 0 0 0 0 0 0 

식품·생명·화학공학부

(식품공학 공)
70 35 0 0 10 0 0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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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 ㆍ유통경제학 공 32 25 0 2 14 3 0 4 0 

축산경 학 공 5 3 0 0 2 1 0 1 0 

식품산업경 학과 0 0 0 0 0 0 0 0 0 

농경제사회학부 38 25 0 0 5 2 1 6 4 

농업경제학과 211 84 1 6 29 15 2 109 1 

산업경제학과 146 128 0 0 96 1 0 17 0 

산업응용경제학과 0 0 0 0 0 0 0 0 0 

도시 지역계획학과 25 22 0 1 9 2 0 1 0 

지역사회개발산업정보학과군 0 0 0 0 0 0 0 0 0 

지역사회개발학과 40 28 3 3 23 1 0 11 0 

지역사회개발학부 0 0 0 0 0 0 0 0 0 

지역사회개발학 공 1 1 0 0 0 0 0 0 0 

지역기반공학 공 37 31 0 0 28 3 0 3 0 

농산업교육과 12 5 0 0 0 3 0 4 0 

농업교육과 17 12 0 0 7 1 0 4 0 

산업건축학과 0 0 0 0 0 0 0 0 0 

녹지조경학과 0 0 0 0 0 0 0 0 0 

조경학과 297 200 0 0 151 13 1 83 0 

조경학 공 225 136 0 1 107 23 1 62 3 

자연과학 학 조경학과 45 36 0 0 34 0 0 9 0 

생명환경 학 조경학과 59 44 0 0 35 0 0 15 0 

농업토목공학과 24 18 0 0 18 2 0 4 0 

농업토목공학 공 32 22 0 0 18 1 1 8 0 

농업토목 공 0 0 0 0 0 0 0 0 0 

지역건설환경공학 공 38 21 0 0 10 10 0 7 0 

토목조경학부 0 0 0 0 0 0 0 0 0 

지역건설공학과 0 0 0 0 0 0 0 0 0 

지역환경기반공학과 0 0 0 0 0 0 0 0 0 

환경조경토목공학부 0 0 0 0 0 0 0 0 0 

산업토목학과 0 0 0 0 0 0 0 0 0 

산림과학·지역건설공학부 0 0 0 0 0 0 0 0 0 

농업기계공학과 0 0 0 0 0 0 0 0 0 

농업기계공학 공 28 20 0 3 3 4 0 4 0 

농업기계 공 0 0 0 0 0 0 0 0 0 

정보시스템학과 45 25 0 0 11 5 0 15 0 

산업기계공학과 0 0 0 0 0 0 0 0 0 

산업정보학과 47 34 1 1 18 2 0 11 0 

임산제지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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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공학과 36 14 0 0 3 5 0 17 0 

목재ㆍ종이과학 공 0 0 0 0 0 0 0 0 0 

낙농과학과 50 42 4 8 21 3 0 5 0 

낙농학 공 29 18 0 2 6 1 0 9 1 

농공학과 0 0 0 0 0 0 0 0 0 

농공학 공 81 58 0 0 44 5 0 16 2 

농업공학부 0 0 0 0 0 0 0 0 0 

농업시스템공학부 0 0 0 0 0 0 0 0 0 

농학과 3 2 0 0 1 0 0 1 0 

농학 공 23 12 0 3 5 4 0 7 0 

사료생산공학·축산가공학·농

업자원경제학과군
0 0 0 0 0 0 0 0 0 

사료생산공학과 28 19 0 0 5 3 0 6 0 

사료생산공학ㆍ축산식품과학ㆍ

농업자원경제학과군
0 0 0 0 0 0 0 0 0 

연 학과 0 0 0 0 0 0 0 0 0 

연 학 공 26 17 0 0 5 2 0 7 0 

천연섬유학과 25 11 0 0 6 4 0 10 0 

축산가공학과 0 0 0 0 0 0 0 0 0 

축산가공학 공 8 5 0 0 3 1 0 2 0 

축산농화학식품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축산식품생물공학 공 56 37 0 2 15 4 0 15 0 

축산학과 55 43 23 26 40 1 0 11 0 

축산학 공 111 75 3 9 56 15 0 20 1 

환경농업과학부 32 19 3 4 9 4 0 8 1 

농생명과학계열 0 0 0 0 0 0 0 0 0 

사료생산공학･축산식품과

학과군
0 0 0 0 0 0 0 0 0 

바이오시스템공학과 0 0 0 0 0 0 0 0 0 

작물생산공학 공 22 8 2 4 4 2 0 12 0 

지역기반건설공학 공 26 14 0 0 12 0 0 12 0 

생명과학 학 

생명공학 공
9 5 0 0 3 0 0 4 0 

축산식품과학과 33 21 0 1 8 3 0 9 0 

식물생명과학부 농학 공 0 0 0 0 0 0 0 0 0 

응용생물화학부 

농화학 공
0 0 0 0 0 0 0 0 0 

상원 학 공 23 17 1 3 8 3 0 3 0 

산림경 ·조경학부 0 0 0 0 0 0 0 0 0 



85

학과명 졸업생
취업

진학 입 미취업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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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과 37 24 0 0 14 4 0 9 0 

산림과학부 38 10 0 0 3 13 4 11 0 

산림과학 공 46 26 0 0 8 4 1 15 0 

산림환경과학 공 22 13 0 0 4 4 0 5 0 

원 과학과 26 18 1 1 10 6 0 2 0 

원 과학 공 153 100 4 16 48 13 0 40 0 

원 식물생명공학 공 0 0 0 0 0 0 0 0 0 

원 식품가공학 공군 0 0 0 0 0 0 0 0 0 

원 육종학과 6 5 0 0 1 1 0 0 0 

원 육종학 공 32 30 4 9 23 0 0 2 0 

원 학과 257 150 17 29 63 13 1 91 2 

원 학 공 171 100 14 16 58 10 0 61 0 

임산공학과 89 52 0 0 27 12 0 25 0 

임산공학 공 53 30 0 0 19 2 1 20 0 

임학·임산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임학과 20 10 0 0 10 5 0 5 0 

임학 공 21 18 0 1 13 1 0 2 0 

화훼원 학 공 46 20 0 0 9 6 0 20 0 

환경원 디자인학 공 0 0 0 0 0 0 0 0 0 

환경원 학과 66 48 2 17 29 11 0 7 0 

환경원 학 공 14 8 0 0 1 0 0 6 0 

환경임산자원학부 57 28 1 1 21 5 1 23 0 

환경임산학 공 0 0 0 0 0 0 0 0 0 

산림학 공 0 0 0 0 0 0 0 0 0 

원 ㆍ애완동식물학부 0 0 0 0 0 0 0 0 0 

라워디자인학과 0 0 0 0 0 0 0 0 0 

화훼원 학과 0 0 0 0 0 0 0 0 0 

목재응용과학 공 16 7 0 0 2 1 0 8 0 

환경원 디자인학과 36 26 0 0 18 2 0 8 0 

상원 조경학부 0 0 0 0 0 0 0 0 0 

라워디자인과 0 0 0 0 0 0 0 0 0 

도시원 학 공 0 0 0 0 0 0 0 0 0 

환경산림과학부 0 0 0 0 0 0 0 0 0 

바이오산업학과 0 0 0 0 0 0 0 0 0 

환경원 디자인학부 0 0 0 0 0 0 0 0 0 

이공 학 

환경원 디자인학 공
8 5 0 0 4 0 0 3 0 

이공 학 환경임산학 공 6 2 0 0 2 0 0 4 0 

산림경 학 공 28 23 0 0 14 0 0 5 0 



86

학과명 졸업생
취업

진학 입 미취업 미상
계 농 농업 공

식물생명과학부 

원 학 공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공학 공 38 20 1 0 10 15 0 3 0 

동물생명과학부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과학 공 85 60 1 7 32 5 0 19 1 

생명공학과 224 110 0 0 57 58 0 51 5 

생명공학부 139 61 1 2 32 51 0 27 0 

생명공학 공 325 144 0 1 73 103 1 76 1 

생명과학부 773 312 1 1 158 242 6 204 9 

생명산업과학부 41 22 0 1 8 12 0 7 0 

생명산업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식품과학부 49 5 0 0 3 31 1 12 0 

생명유 공학부 57 24 0 0 3 26 1 5 1 

생명자원산업유통학 공 23 12 0 1 8 1 0 10 0 

생명환경과학계열 0 0 0 0 0 0 0 0 0 

생명환경과학 학 0 0 0 0 0 0 0 0 0 

생명환경과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환경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산업공학과 60 28 0 0 22 3 2 26 1 

생물산업공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산업기계공학과 19 9 0 0 9 2 0 8 0 

생물산업기계공학 공 94 59 1 2 30 5 0 23 7 

생물산업생명공학부 10 7 1 1 3 1 0 2 0 

생물산업학부 0 0 0 0 0 0 0 0 0 

시스템화학생명공학학과 27 24 0 0 15 1 0 2 0 

식물생명공학부 0 0 0 0 0 0 0 0 0 

식물생명과학부 38 8 0 0 4 6 0 24 0 

식물유 공학 공 37 19 1 1 5 12 0 6 0 

원 생명과학부 0 0 0 0 0 0 0 0 0 

유 공학과 126 51 0 1 12 29 0 44 2 

유 공학 공 140 94 0 0 70 25 1 20 0 

응용생명공학부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과학부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과학 공군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환경화학과 9 6 0 0 2 1 0 2 0 

작물생명과학과 49 35 12 14 25 4 0 10 0 

환경생명공학부 35 19 0 0 2 10 0 6 0 

환경생명공학 공 24 14 2 4 10 3 0 7 0 

분자생명공학 공 26 6 0 0 2 14 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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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화학부 0 0 0 0 0 0 0 0 0 

응용생물산업학과 4 1 0 0 0 2 1 0 0 

분자생명공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식품공학부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과학과 47 29 4 5 13 3 0 15 0 

식품·동물생명공학부 54 21 0 1 12 18 4 10 1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37 10 0 0 5 11 2 14 0 

생명화학 공 51 27 0 0 19 8 0 15 1 

식물유 공학과 0 0 0 0 0 0 0 0 0 

농생명공학계열 0 0 0 0 0 0 0 0 0 

바이오시스템·조경학계열 0 0 0 0 0 0 0 0 0 

바이오시스템공학부 0 0 0 0 0 0 0 0 0 

환경생명공학과 71 35 0 0 17 11 0 25 0 

식물생명공학과 0 0 0 0 0 0 0 0 0 

생명응용과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화학과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환경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유 공학과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산업학부

(생명산업학 공)
13 8 0 1 3 4 0 1 0 

바이오산업 공 0 0 0 0 0 0 0 0 0 

응용화학생명공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응용과학과 0 0 0 0 0 0 0 0 0 

식물생명환경과학부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환경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산업공학 공 26 16 0 0 11 3 0 7 0 

식물생명공학 공 24 12 0 0 5 8 0 4 0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 공
0 0 0 0 0 0 0 0 0 

BT특성화학부( 학) 

생명공학부
0 0 0 0 0 0 0 0 0 

동물식품·동물생명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식물생명자원 공 0 0 0 0 0 0 0 0 0 

농생물학과 7 4 0 1 1 1 0 2 0 

농생물학 공 67 33 8 8 25 6 0 28 0 

생물공학 공 111 53 0 0 15 23 0 35 0 

생물환경과학부 48 38 0 0 21 1 0 9 0 

생물환경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환경화학 공 24 12 0 0 9 5 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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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생산과학부 96 59 3 17 29 10 4 23 0 

식물응용과학과 8 4 0 0 3 0 0 4 0 

식물응용과학부 0 0 0 0 0 0 0 0 0 

식물응용과학환경조경학과군 0 0 0 0 0 0 0 0 0 

응용생물공학부 96 20 0 3 14 15 0 61 0 

응용생물학 공 87 37 0 0 12 19 0 31 0 

응용생물화학부 93 26 0 3 15 30 4 32 1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76 29 0 2 13 18 0 29 0 

응용생물화학 공 54 32 0 2 17 14 0 8 0 

응용생물환경학 공 23 9 0 0 7 1 0 11 2 

응용식물학부 73 26 2 2 18 16 1 30 0 

식물의학과 1 0 0 0 0 1 0 0 0 

응용생물공학 공 0 0 0 0 0 0 0 0 0 

생물응용학과 21 19 3 5 8 0 0 2 0 

미생물･유 공학 공 32 15 0 0 8 11 0 6 0 

생물환경학 공 29 12 0 0 6 5 0 12 0 

식물생산･산림과학부군 0 0 0 0 0 0 0 0 0 

생명환경학부

(생물환경학 공)
16 12 0 0 3 1 0 3 0 

생명환경학부

(바이오산업학 공)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산업학부

(원 학 공)
25 19 2 1 5 0 1 5 0 

친환경식물학부 0 0 0 0 0 0 0 0 0 

응용생물화학부 

농생물학 공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물화학 공
0 0 0 0 0 0 0 0 0 

동물공학과 12 5 0 0 3 1 0 6 0 

응용동물과학과 6 4 0 0 1 0 0 2 0 

응용동물학과 31 18 2 1 11 0 0 12 1 

특수동물학과 15 9 0 2 3 3 0 3 0 

동물건강 리학과 0 0 0 0 0 0 0 0 0 

동물과학부 0 0 0 0 0 0 0 0 0 

농업자원경제학과 42 21 3 5 12 9 1 11 0 

동물생명자원낙농과학과군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자원학과 39 21 2 5 13 1 0 17 0 

동물생산･환경학 공 30 20 0 2 14 5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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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양자원공학･축산가공학

･농업자원경제학과군
0 0 0 0 0 0 0 0 0 

동물자원과학과 71 33 7 9 29 15 2 19 2 

동물자원산업기계공학부 33 25 0 7 14 1 0 6 1 

동물자원학과 153 114 7 24 93 8 1 30 0 

동물자원학부 70 35 3 13 24 8 0 27 0 

동물자원학 공 27 12 0 2 5 4 1 9 1 

산림자원조경학과군 0 0 0 0 0 0 0 0 0 

산림자원조경학부 162 64 3 3 33 4 1 93 0 

산림자원학과 138 85 5 5 38 12 2 39 0 

산림자원학부 0 0 0 0 0 0 0 0 0 

산림자원학 공 114 68 0 0 38 10 0 35 1 

산림자원환경학과 6 3 0 0 1 2 0 1 0 

산림환경자원학 공 0 0 0 0 0 0 0 0 0 

생명자원경제학 공 30 18 0 0 4 1 0 11 0 

생명자원과학부 30 24 1 1 10 2 0 4 0 

생명자원과학학과군 0 0 0 0 0 0 0 0 0 

생명자원환경과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경 학 공 27 17 0 0 5 3 0 7 0 

생물자원공학과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공학부 63 33 0 0 26 7 0 23 0 

생물자원공학 공 67 36 1 1 22 7 2 22 0 

생물자원과학계열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과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과학 공 20 11 0 0 2 0 0 9 0 

생물자원기계지역자원

시스템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학 공 44 19 0 0 3 12 0 13 0 

식량자원학과 4 3 0 0 0 0 0 1 0 

식량자원학 공 39 26 0 6 11 6 0 7 0 

식물자원과학과 57 36 2 7 16 6 0 2 13 

식물자원과학부 40 27 2 6 17 1 1 11 0 

식물자원과학 공 31 11 0 0 3 0 0 19 1 

식물자원원 학과군 0 0 0 0 0 0 0 0 0 

식물자원학과 80 61 1 11 32 2 0 17 0 

식물자원학부 55 25 0 4 12 13 0 17 0 

식물자원학 공 85 47 1 3 26 19 0 19 0 

식물자원환경학부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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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원경제학과 63 44 0 0 15 7 1 11 0 

양자원학 공 1 1 0 0 1 0 0 0 0 

자연자원학부 0 0 0 0 0 0 0 0 0 

자원생물환경학부 0 0 0 0 0 0 0 0 0 

자원식물학과 25 18 0 0 1 2 0 5 0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26 11 0 0 3 7 0 6 2 

한약자원학과 46 25 0 0 23 5 0 15 1 

동물자원과학부 58 37 4 7 29 7 1 13 0 

애완동물자원학과 0 0 0 0 0 0 0 0 0 

동물소재공학과 37 24 7 7 11 1 1 11 0 

식품자원경제학 공 0 0 0 0 0 0 0 0 0 

산림환경자원학과 41 28 2 5 11 1 0 11 1 

원 ･자원생물환경화학과군 0 0 0 0 0 0 0 0 0 

생명환경학부(산림자원학 공) 24 19 0 0 11 0 0 4 1 

동물생명자원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생산학부 0 0 0 0 0 0 0 0 0 

특용식물학 공 0 0 0 0 0 0 0 0 0 

생명환경학부(도시원 학 공)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기계공학 공 0 0 0 0 0 0 0 0 0 

이공 학 

애완동물자원학과
24 13 0 0 8 2 0 9 0 

이공 학 한약자원학과 40 40 0 0 31 0 0 0 0 

낙농자원과학 공 24 18 0 8 12 2 0 4 0 

산림자원보호학 공 27 18 0 0 6 1 0 8 0 

산림자원조성학 공 17 10 0 0 2 2 0 5 0 

동물생명과학 학 

농업자원경제학과
0 0 0 0 0 0 0 0 0 

농화학과 6 3 0 0 0 0 0 3 0 

농화학 공 34 24 0 3 10 4 0 6 0 

환경 생명공학부 1 1 0 0 0 0 0 0 0 

환경생명식품공학부 0 0 0 0 0 0 0 0 0 

환경생명화학 공 35 15 0 2 8 13 0 7 0 

환경생물공학부 0 0 0 0 0 0 0 0 0 

환경식물공학과 37 19 0 4 8 1 0 16 1 

환경조경학과 125 97 0 1 78 8 0 20 0 

환경조경학 공 139 101 0 0 54 11 0 27 0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45 24 0 1 17 17 0 4 0 

이공 학 환경조경학과 29 24 0 0 22 0 0 5 0 

환경·식품공학부 0 0 0 0 0 0 0 0 0 



91

학과명 졸업생
취업

진학 입 미취업 미상
계 농 농업 공

식품공학과 327 198 1 0 126 35 4 90 0 

식품공학 공 530 267 0 2 164 62 3 196 2 

식품과학(식품학) 공 30 17 0 0 11 3 0 10 0 

식품과학과 139 89 0 0 60 10 0 40 0 

식품과학부 221 137 0 1 91 30 0 53 1 

식품과학 공 102 66 0 0 38 1 0 31 4 

식품생명공학과 181 121 0 0 77 11 2 46 1 

식품생명공학부 0 0 0 0 0 0 0 0 0 

식품생명공학 공 187 142 0 2 107 8 1 33 3 

식품생명과학부 0 0 0 0 0 0 0 0 0 

식품생명과학 공 16 8 0 0 3 4 0 4 0 

식품생물공학계열 0 0 0 0 0 0 0 0 0 

식품생물공학과 142 109 0 1 73 5 0 15 13 

식품생물공학 공 83 61 0 0 32 7 1 14 0 

식품 양식품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식품 양식품공학부 82 58 0 0 33 5 0 19 0 

식품환경공학부 55 23 0 0 10 6 0 26 0 

식품환경보건학과군 15 13 0 0 6 0 0 2 0 

식품환경보건학부 2 2 0 0 2 0 0 0 0 

식품환경화공학부 67 42 0 0 21 0 0 25 0 

외식조리학과 52 47 0 0 46 0 0 5 0 

식품생물과학 공 0 0 0 0 0 0 0 0 0 

식품·생명·화학공학부

(식품공학 공)
76 39 0 1 19 3 0 34 0 

식품공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공학부 식품공학 공 19 5 0 0 2 4 0 10 0 

생명과학 학 

식품공학 공
8 4 0 0 2 2 0 2 0 

식품 양·식품과학부 0 0 0 0 0 0 0 0 0 

이공 학 식품생명공학과 26 15 0 0 8 1 0 10 0 

이공 학 식품 양학과 92 76 0 0 41 0 0 16 0 

농업생명과학 학 

식품생명공학 공
29 18 0 0 16 5 0 6 0 

생명환경학부

(식품환경안 학 공)
0 0 0 0 0 0 0 0 0 

식품공학· 양학부 0 0 0 0 0 0 0 0 0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공)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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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 ･유통경제학 공 25 19 0 0 8 3 0 3 0 

식품산업경 학과 0 0 0 0 0 0 0 0 0 

농경제사회학부 37 17 0 0 0 4 0 15 1 

농업경제학과 183 105 5 7 50 13 0 64 1 

산업경제학과 138 124 0 0 110 3 0 11 0 

산업응용경제학과 26 20 5 8 12 2 0 4 0 

도시 지역계획학과 44 37 0 0 14 6 0 1 0 

지역사회개발산업정보학과군 0 0 0 0 0 0 0 0 0 

지역사회개발학과 18 13 0 2 4 0 0 5 0 

지역사회개발학부 0 0 0 0 0 0 0 0 0 

지역사회개발학 공 52 36 0 0 7 0 0 12 4 

농산업교육과 7 4 0 0 4 2 0 1 0 

농업교육과 21 19 0 0 7 0 0 2 0 

산업건축학과 0 0 0 0 0 0 0 0 0 

녹지조경학과 0 0 0 0 0 0 0 0 0 

조경학과 369 253 0 0 219 22 0 91 3 

조경학 공 174 120 2 3 94 14 1 32 7 

조경디자인학 공 20 16 0 0 11 1 0 3 0 

자연과학 학 조경학과 50 36 0 0 32 1 0 13 0 

이공 학 조경학과 19 5 0 1 4 0 0 13 1 

농업토목공학과 18 12 0 0 12 0 0 6 0 

농업토목공학 공 2 0 0 0 0 1 0 1 0 

지역건설환경공학 공 41 25 0 0 7 8 0 8 0 

토목조경학부 1 1 0 0 1 0 0 0 0 

지역건설공학과 0 0 0 0 0 0 0 0 0 

지역환경토목 공 27 17 1 1 14 1 1 8 0 

지역건설공학 공 30 21 1 1 16 1 0 8 0 

지역환경기반공학과 0 0 0 0 0 0 0 0 0 

환경조경토목공학부 0 0 0 0 0 0 0 0 0 

산업토목학과 0 0 0 0 0 0 0 0 0 

지역시스템공학 공 28 16 0 0 16 3 4 5 0 

산림과학·지역건설공학부 0 0 0 0 0 0 0 0 0 

농업기계공학과 24 11 2 2 7 2 0 11 0 

바이오소재공학 공 24 8 0 0 1 10 0 6 0 

바이오소재 공 0 0 0 0 0 0 0 0 0 

정보시스템학과 55 36 0 0 19 0 2 17 0 

산업기계공학과 19 15 0 3 9 1 0 3 0 

산업정보학과 34 27 0 0 14 1 0 6 0 

□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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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계열 0 0 0 0 0 0 0 0 0 

임산제지공학과군 69 30 0 1 10 12 3 24 0 

제지공학과 3 1 0 0 0 0 0 2 0 

목재･종이과학 공 0 0 0 0 0 0 0 0 0 

낙농학과 1 1 0 0 0 0 0 0 0 

낙농학 공 29 16 1 1 7 3 1 9 0 

농공학과 36 29 0 2 19 3 1 3 0 

농공학 공 27 16 0 0 13 2 0 9 0 

농업공학부 63 45 0 2 31 8 1 9 0 

농업시스템공학부 0 0 0 0 0 0 0 0 0 

농학과 1 1 0 0 1 0 0 0 0 

농학 공 26 13 0 3 6 2 0 11 0 

사료생산공학･축산가공학･

농업자원경제학과군
16 7 1 0 6 1 1 7 0 

사료생산공학ㆍ축산식품과학ㆍ

농업자원경제학과군
31 16 0 1 9 2 4 9 0 

연 학과 28 20 0 0 11 2 0 5 1 

작물생산과학 공 31 13 0 1 5 5 0 9 4 

천연섬유학과 33 13 0 0 1 6 0 14 0 

축산가공학과 5 5 0 0 3 0 0 0 0 

축산식품생물공학 공 46 38 0 0 21 4 0 4 0 

축산학과 93 83 35 38 72 5 0 5 0 

축산학 공 69 52 5 12 38 4 0 13 0 

환경농업과학부 0 0 0 0 0 0 0 0 0 

사료생산공학.축산식품과

학과군
0 0 0 0 0 0 0 0 0 

낙농산업과학 공 24 13 0 0 10 5 0 6 0 

바이오시스템공학과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과학부(작물생산공학) 20 9 2 2 6 2 1 8 0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

(지역기반건설공학)
19 11 0 0 5 2 0 6 0 

식물생명과학부 농학 공 0 0 0 0 0 0 0 0 0 

응용생물화학부 

농화학 공
0 0 0 0 0 0 0 0 0 

낙농생명과학 공 47 31 0 6 19 10 0 6 0 

상원 학 공 21 3 0 0 1 2 0 16 0 

산림경 ·조경학부 28 20 0 0 12 0 0 8 0 

산림과학과 23 15 0 0 13 3 0 5 0 

산림과학부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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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 공 24 13 1 1 7 4 0 7 0 

산림환경과학 공 19 10 0 0 3 0 0 9 0 

원 과학과 27 19 2 6 13 7 0 1 0 

원 과학 공 54 41 1 3 26 3 0 10 0 

원 식물생명공학 공 30 17 1 1 7 3 0 10 0 

원 육종학과 1 1 0 0 0 0 0 0 0 

원 육종학 공 38 17 0 2 7 0 0 16 5 

원 학과 219 141 32 42 78 9 0 69 0 

원 학 공 228 132 9 30 80 23 2 66 5 

임산공학과 78 54 0 0 19 10 0 14 0 

임산공학 공 54 31 0 0 21 10 0 13 0 

임학·임산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임학과 28 14 0 0 11 3 0 11 0 

임학 공 22 16 2 0 10 3 1 2 0 

화훼원 학 공 36 21 1 0 5 1 0 12 2 

환경원 디자인학 공 3 2 0 0 1 0 0 1 0 

환경원 학과 43 32 0 6 17 5 0 6 0 

환경원 학 공 44 28 0 0 15 1 0 12 3 

환경임산자원학부 0 0 0 0 0 0 0 0 0 

환경임산학 공 46 26 0 0 4 3 0 17 0 

산림학 공 0 0 0 0 0 0 0 0 0 

원 ㆍ애완동식물학부 0 0 0 0 0 0 0 0 0 

라워디자인학과 0 0 0 0 0 0 0 0 0 

화훼원 학과 0 0 0 0 0 0 0 0 0 

원 환경 공 0 0 0 0 0 0 0 0 0 

산림과학부(목재응용과학) 19 10 0 0 8 0 0 9 0 

산림환경학 공 19 9 0 0 3 4 0 6 0 

환경원 디자인학과 34 18 1 1 16 1 0 15 0 

원 생명 공 0 0 0 0 0 0 0 0 0 

상원 조경학부 0 0 0 0 0 0 0 0 0 

라워디자인과 0 0 0 0 0 0 0 0 0 

도시원 학 공 14 5 0 2 2 0 0 9 0 

환경산림과학부 0 0 0 0 0 0 0 0 0 

환경원 디자인학부 0 0 0 0 0 0 0 0 0 

식물생명과학부 

원 학 공
0 0 0 0 0 0 0 0 0 

원 조경학 공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공학 공 77 40 0 0 22 28 0 9 0 

동물생명과학부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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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명과학 공 83 48 1 4 30 7 0 24 4 

바이오산업공학부 13 5 0 0 1 6 0 2 0 

생명공학과 255 138 0 0 62 63 0 49 5 

생명공학부 198 69 0 0 31 77 0 52 0 

생명공학 공 494 207 0 0 93 155 2 130 0 

생명과학부 689 277 1 0 149 255 7 145 5 

생명산업과학부 60 36 0 0 16 15 1 8 0 

생명산업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식품과학부 43 5 0 0 2 22 0 16 0 

생명유 공학부 70 26 0 0 13 38 0 6 0 

생명환경과학 학 0 0 0 0 0 0 0 0 0 

생명환경과학부 29 19 0 1 11 0 0 10 0 

생명환경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산업공학과 34 17 0 0 11 5 0 11 1 

생물산업공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산업기계공학과 21 9 0 0 8 3 0 9 0 

생물산업기계공학 공 81 57 1 5 33 2 0 22 0 

생물산업생명공학부 5 4 0 0 2 0 0 1 0 

생물산업학부 0 0 0 0 0 0 0 0 0 

시스템화학생명공학학과 27 24 0 0 19 1 0 1 1 

식물생명공학부 0 0 0 0 0 0 0 0 0 

식물생명과학부 51 22 0 0 13 6 0 23 0 

식물유 공학 공 82 41 0 3 7 22 0 19 0 

원 생명과학부 0 0 0 0 0 0 0 0 0 

유 공학과 46 14 0 0 10 15 0 16 1 

유 공학 공 172 89 1 0 53 36 4 43 0 

응용생명공학부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과학부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과학 공군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환경화학과 2 2 0 0 1 0 0 0 0 

작물생명과학과 45 34 14 14 27 2 0 9 0 

환경생명공학부 9 5 0 0 3 1 0 2 1 

환경생명공학 공 14 10 1 1 5 1 0 3 0 

분자생명공학 공 0 0 0 0 0 0 0 0 0 

응용생물산업학과 3 1 0 1 1 1 0 1 0 

분자생명공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식품공학부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과학과 60 47 7 7 27 2 0 11 0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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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졸업생
취업

진학 입 미취업 미상
계 농 농업 공

생명화학 공 52 26 0 0 13 9 0 17 0 

바이오산업공학과 24 13 0 0 7 4 0 7 0 

농생명공학계열 0 0 0 0 0 0 0 0 0 

바이오시스템·조경학계열 0 0 0 0 0 0 0 0 0 

바이오시스템공학부 0 0 0 0 0 0 0 0 0 

바이오시스템공학 공 22 12 0 0 8 7 0 3 0 

환경생명공학과 110 56 0 0 30 30 0 24 0 

식물생명공학과 0 0 0 0 0 0 0 0 0 

식물생명 공 0 0 0 0 0 0 0 0 0 

생명응용과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환경화학 공 0 0 0 0 0 0 0 0 0 

생명화학과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환경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유 공학과 0 0 0 0 0 0 0 0 0 

바이오산업 공 0 0 0 0 0 0 0 0 0 

응용화학생명공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응용과학과 0 0 0 0 0 0 0 0 0 

식물생명환경과학부 0 0 0 0 0 0 0 0 0 

바이오정보 자 공 0 0 0 0 0 0 0 0 0 

바이오산업기계 공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 공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과학부 

생명식품공학 공
0 0 0 0 0 0 0 0 0 

BT특성화학부( 학) 

생명공학부
35 15 0 0 9 9 0 11 0 

동물식품·동물생명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식물생명자원 공 56 35 6 7 21 1 0 19 1 

생명유 공학 공 30 12 0 1 6 8 0 10 0 

농생명학부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환경과학부 0 0 0 0 0 0 0 0 0 

식물환경과학 공 0 0 0 0 0 0 0 0 0 

유 체공학 공 0 0 0 0 0 0 0 0 0 

식품생명·생명화학공학학과군 0 0 0 0 0 0 0 0 0 

생명식품공학부 

생명공학 공
0 0 0 0 0 0 0 0 0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 공)
0 0 0 0 0 0 0 0 0 

농생물학과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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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졸업생
취업

진학 입 미취업 미상
계 농 농업 공

생물자원과학부(농생물학) 82 37 1 1 25 23 0 22 0 

생물공학 공 21 7 0 0 1 7 0 7 0 

생물환경과학부 39 27 0 4 14 0 0 12 0 

생물환경학부 32 15 0 2 5 5 0 12 0 

생물환경화학 공 27 13 0 0 10 8 0 6 0 

식물생산과학부 72 40 3 8 15 10 2 20 0 

식물응용과학과 7 3 0 0 2 1 0 3 0 

식물응용과학부 66 37 0 3 12 5 0 24 0 

응용생물공학부 80 28 0 0 10 21 0 31 0 

응용생물학 공 93 41 0 0 20 26 3 23 0 

응용생물화학부 62 20 0 0 11 11 0 31 0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0 0 0 0 0 0 0 0 0 

응용생물화학 공 42 23 0 0 7 10 0 9 0 

응용생물환경학 공 27 14 0 0 5 7 0 6 0 

응용식물학부 62 24 2 3 13 16 0 20 2 

생물산업기계 공 25 12 1 1 9 3 1 9 0 

식물의학과 0 0 0 0 0 0 0 0 0 

응용생물공학 공 27 16 0 2 2 2 0 9 0 

생물응용학과 9 6 2 2 5 0 0 3 0 

미생물·유 공학 공 38 22 0 0 6 8 0 8 0 

응용생물공학부(생물환경학) 27 9 0 0 4 5 0 13 0 

식물생산･산림과학부군 0 0 0 0 0 0 0 0 0 

생명환경학부

(바이오산업학 공)
6 4 0 0 0 0 0 2 0 

친환경식물학부 0 0 0 0 0 0 0 0 0 

응용생물화학부 

농생물학 공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물화학 공
0 0 0 0 0 0 0 0 0 

생물응용학 공 11 7 0 0 0 2 0 1 1 

친환경식물자원학과 0 0 0 0 0 0 0 0 0 

생명과학부 미생물학 공 41 11 0 0 6 25 0 5 0 

생명과학부 생물학 공 53 14 0 0 6 21 0 18 0 

식물생의약 공 0 0 0 0 0 0 0 0 0 

동물소재과학 공 0 0 0 0 0 0 0 0 0 

동물공학과 23 9 0 0 0 5 0 9 0 

응용동물학과 33 21 0 0 12 1 0 11 0 

특수동물학과 22 16 1 0 14 1 0 5 0 

동물건강 리학과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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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졸업생
취업

진학 입 미취업 미상
계 농 농업 공

동물과학부 0 0 0 0 0 0 0 0 0 

농업자원경제학과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자원낙농과학과군 0 0 0 0 0 0 0 0 0 

동물생산･환경학 공 28 20 1 1 18 6 0 2 0 

동물 양자원공학･축산가

공학･농업자원경제학과군
28 14 0 2 12 3 0 11 0 

동물자원과학과 124 73 5 21 57 17 0 33 1 

동물자원산업기계공학부 0 0 0 0 0 0 0 0 0 

동물자원학과 150 112 7 10 61 6 0 32 0 

동물자원학부 110 51 2 9 26 27 1 30 1 

동물자원학 공 34 17 1 1 5 7 0 9 1 

산림자원조경학과군 0 0 0 0 0 0 0 0 0 

산림자원조경학부 152 83 1 1 59 14 1 54 0 

산림자원학과 169 108 3 2 50 14 0 47 0 

산림자원학부 60 42 1 0 28 7 0 11 0 

산림과학부(산림자원학) 68 44 0 0 31 4 0 20 0 

산림자원환경학과 4 2 0 0 0 1 0 1 0 

산림환경자원학 공 68 41 1 0 25 7 0 19 1 

생명자원경제학 공 18 12 0 0 6 1 0 5 0 

생명자원과학부 27 24 2 4 13 1 0 2 0 

생명자원환경과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경 학 공 42 29 0 0 6 1 0 10 2 

생물자원공학과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공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공학 공 45 20 0 0 6 11 0 14 0 

생물자원과학계열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과학부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과학 공 20 12 0 0 2 1 1 5 1 

생물자원기계지역자원

시스템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 0 0 0 0 0 0 0 0 0 

식량자원학과 3 1 0 0 1 1 0 1 0 

식량자원학 공 43 24 0 0 12 9 0 10 0 

식물자원과학과 23 19 0 5 9 1 0 3 0 

식물자원과학부 32 25 1 7 10 1 0 6 0 

식물자원과학 공 20 11 0 1 2 1 0 6 2 

식물자원원 학과군 0 0 0 0 0 0 0 0 0 

식물자원학과 93 58 1 6 26 14 0 21 0 

식물자원학부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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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졸업생
취업

진학 입 미취업 미상
계 농 농업 공

식물자원학 공 42 24 0 1 13 7 0 11 0 

식품자원경제학과 73 52 0 0 27 5 1 14 1 

자원생물환경학부 17 4 1 3 3 11 0 2 0 

자원식물학과 18 6 0 0 5 4 1 7 0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21 10 0 0 3 2 0 9 0 

한약자원학과 58 44 0 1 31 5 0 8 1 

동물자원과학부 0 0 0 0 0 0 0 0 0 

애완동물자원학과 25 16 3 3 10 1 0 8 0 

동물소재공학과 35 29 10 11 21 2 0 4 0 

산림환경자원학과 45 33 1 1 18 1 1 10 0 

원 ･자원생물환경화학과군 0 0 0 0 0 0 0 0 0 

동물자원과학 공 0 0 0 0 0 0 0 0 0 

동물자원생명과학 공 37 20 0 0 12 4 1 12 0 

식물자원환경 공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자원공학 공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자원학부 0 0 0 0 0 0 0 0 0 

동물생명자원 공 0 0 0 0 0 0 0 0 0 

생물자원생산학부 0 0 0 0 0 0 0 0 0 

특용식물학 공 0 0 0 0 0 0 0 0 0 

생명환경학부

(도시원 학 공)
21 17 1 6 10 0 0 4 0 

동물생명과학 학 

농업자원경제학과
3 1 0 0 0 0 0 2 0 

농화학과 33 25 0 8 23 3 0 5 0 

농화학 공 0 0 0 0 0 0 0 0 0 

응용생명화학 공 33 6 0 0 4 9 4 14 0 

환경생명화학 공 24 14 0 1 9 6 0 4 0 

환경생물공학부 52 16 0 0 11 14 0 22 0 

환경식물공학과 30 16 0 0 6 2 1 10 1 

환경조경학과 120 84 0 1 73 13 0 23 0 

환경조경학 공 142 90 0 0 67 9 1 41 1 

지역환경시스템 공 0 0 0 0 0 0 0 0 0 

환경·식품공학부 0 0 0 0 0 0 0 0 0 

식품공학과 381 233 0 3 164 48 2 95 3 

식품공학 공 422 233 0 1 152 66 2 115 6 

식품과학(식품학) 공 39 20 0 0 15 8 0 11 0 

식품과학과 120 73 0 0 43 12 0 35 0 

식품과학부 213 162 3 3 115 26 0 25 0 

식품과학 공 100 61 0 0 31 2 0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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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졸업생
취업

진학 입 미취업 미상
계 농 농업 공

식품생명공학과 125 90 0 0 49 13 0 22 0 

식품생명공학부 6 2 0 0 1 1 0 3 0 

식품생명공학 공 239 175 0 0 105 26 1 37 0 

식품생명과학부 59 29 0 0 21 16 0 14 0 

식품생명과학 공 0 0 0 0 0 0 0 0 0 

식품생물공학계열 0 0 0 0 0 0 0 0 0 

식품생물공학과 202 139 0 1 105 22 1 34 6 

식품생물공학 공 64 32 0 0 16 4 0 28 0 

식품 양식품공학과군 0 0 0 0 0 0 0 0 0 

식품 양식품공학부 42 30 0 0 15 2 0 10 0 

식품환경공학부 37 18 0 0 7 0 0 19 0 

식품환경보건학과군 11 8 0 0 4 1 0 2 0 

식품환경화공학부 49 30 0 0 22 1 0 18 0 

식품생물과학 공 0 0 0 0 0 0 0 0 0 

식품공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공학부 식품공학 공 35 17 0 0 8 8 0 10 0 

식품 양·식품과학부 0 0 0 0 0 0 0 0 0 

생명환경학부

(식품환경안 학 공)
9 6 0 0 4 2 0 1 0 

식품공학· 양학부 52 36 0 0 17 2 0 14 0 

식품공학부(식품공학 공) 41 22 0 0 13 5 0 11 3 

생명식품공학부 

식품공학 공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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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업계 학생 진로실태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농업계 학생의 진로 실태를 조사하기 한 것입니다. 본 조사

에 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조사에 

극 참여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단히 고맙겠습니다.

응답  궁 한 사항이 있으면 연구자(한국농 경제연구원 마상진 박사, 

02-3299-4258, msj@krei.re.kr)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2008. 6.

국 농 농정착교육과정 운 의회장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Ⅰ. 개인특성 

1.  귀하의 소속 학교는?

① 강원

⑤ 북

⑨ 순천

② 공주

⑥ 남

⑩ 천안연암

③ 제주

⑦ 진주산업

⑪ 충북

④ 경상

⑧ 경북

2.  귀하의 공은 무엇입니까? 

① 농학(식량･특용) 계열  ② 원 (채소, 과수, 화훼) 계열  

③ 축산 계열 ④ 임학 계열  

⑤ 기타(직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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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는 몇 학년 이십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귀하가 이수하고 있는 농정착과정은 다음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농학(식량작물) 과정  ② 원 (채소, 과수, 화훼) 과정  

③ 친환경 과정   ④ 임학(산림, 특용) 과정  

⑤ 축산 과정  ⑥ 농  과정  

⑦ 농산물 유통 과정  

  

5.  귀하는 재 농정착과정을 몇년 째 이수하고 있습니까?  

① 1년째  ② 2년째  ③ 3년째  

  

6.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7.  귀하의 연령은? (만   세)

8.  귀하는 군(공익) 복무를 하셨습니까?  

① 복무 정  ② 제   ③ 해당없음  

 

9.  귀하의 부 공은 어느 분야 입니까? 

① 농업분야  ② 비농업분야  ③ 부 공 없음  

10. 귀하의 부모님은 농업에 종사하셨습니까(하시고 계십니까)? 

①   ② 아니오  

11. 귀하의 가정 경제형편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상  ② 상  ③   

④ 하  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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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하의 출신지 주소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도시( 역시 이상)  ② 소도시  ③ 읍지역  ④ 면지역  

 

13. 귀하의 고향은 농 지역 입니까? 

①   ② 아니오  

14. 귀하의 출신 고교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계 고등학교 ② 비농업계(인문계, 상·공업계) 고등학교

15. 귀하가 경험한 농업 련 학생회는 무엇입니까? 

① 없음  ② 농학생회  

③ 학생 4-H    ④ 기타(                 ) 

  

16. 귀하의 지난학기 학  평균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2.5 미만  ② 2.50-2.99  ③ 3.00-3.49  

④ 3.50-3.99  ⑤ 4.0 이상  

 

17. 귀하가 농 에 입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성(진로)에 맞았기 때문에 ② 성 상의 이유  

18. 귀하께서 농정착 과정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농에 종사하기 해  

② 해외 연수 등 각종 혜택이 맘에 들어서  

③ 진로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④ 기타(직  기입:                            )

 

19. 귀하는 작물 재배 는 가축 사육을 직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없음  ② 조  있음  ③ 많이 있음



104

Ⅱ. 진로 계획  비

20. 귀하의 졸업 후 진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① 취업/창업 ② 학원 진학  

21. 귀하의 구체 인 진로희망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농분야   

② 농 이외 공 련 분야(문 24번으로)  

③ 부 공 련 분야(문 24번으로)  

④ 비 공(문 24번으로)  

22. 귀하가 졸업 후 진로 분야로 농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농 승계를 해  

② 돈을 벌기 해  

③ 도시보다는 농  생활이 좋아서  

④ 농이 내 성에 맞아서  

⑤ 개인 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23. 귀하가 농에 종사하기 해서 재 가장 많이 보완해야 할 분야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철학  무장(사명감)  

② 농 련 문 지식과 기술 습득  

③ 주변 사람(가족, 친지, 친구)들의 지지 확보  

④ 농 품목과 농할 지역 선정  

⑤ 농 기반(토지, 자 )의 마련  

⑥ 구체 인 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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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귀하가 농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인지도/이미지  ② 장래성  

③ 여(수입) 수   ④ 안정성  

⑤ 근로환경(근로시간, 복지후생)  ⑥ 흥미/ 성  

⑦ 련 경험과 기반(토지, 자 )의 부족  

 

25. 귀하가 재 희망하는 진로에 해 어느 정도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① 아직 확실하지 않음  ② 어느 정도 확실함  

③ 매우 확실함  

26. 귀하가 재 농에 종사할 의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조  있다  ④ 매우 많다  

 

27. 귀하가 계획한 진로와 련하여 재 어느 정도로 비되어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비 안됨  ② 거의 비 안됨  

③ 조  비 됨  ④ 거의 다 비됨  

28. 귀하가 생각하는 진로에 한 비와 련하여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않함
거의 
않함

조
함

많이
함

∙필수과목 이외의 련 과목 추가 이수 □ □ □ □

∙ 련 분야 직업 장 실습 □ □ □ □

∙동아리 등을 통한 련 분야 자원 사 활동 □ □ □ □

∙교수님이나 교내 련 기  방문 상담 □ □ □ □

∙ 문기 ( 문가) 방문 상담 □ □ □ □

∙인터넷 등 매체 탐색 □ □ □ □

∙서 , 잡지 탐독 □ □ □ □

∙행사(박람회, 컨퍼런스, 워크샵) 참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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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안됨

거의 
도움
안됨

약간
도움
됨

많이
도움
됨

∙ 공 이론강의 □ □ □ □

∙ 공 실험실습 □ □ □ □

∙농민 강의 □ □ □ □

∙농가 실습 □ □ □ □

∙미니 농장실습 □ □ □ □

∙해외연수 □ □ □ □

∙부 공과목 □ □ □ □

∙교양과목 □ □ □ □

∙학과 교수 상담 □ □ □ □

∙ 학 진로정보센터 상담 □ □ □ □

Ⅲ. 교육 효과

29. 계획한 진로 비와 련하여 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진로 지도가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30. 농정착교육 과정이수 이 에 학생이 생각하던 진로 희망 분야는 무엇입

니까? 

① 농(농산물 생산) 분야  ② 농이외 공 련 분야  

③ 부 공 련 분야  ④ 비 공 분야  

 

31. 농정착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기존에 가졌던 농업·농업인에 한 생각이 

바 었습니까? 

①  아니다   ② 거의 아니다  ③ 조  그 다  ④ 아주 그 다  

 

32. 농정착과정 이수를 통해 농업이 한번 도 해볼만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

었습니까? 

①  아니다  ② 거의 아니다  ③ 조  그 다  ④ 아주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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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정착교육 과정이 학생이 생각했던 진로에 향을 주었습니까? 

①  아니다  ② 거의 아니다  ③ 조  그 다  ④ 아주 그 다   

34. 농정착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 에 가장 만족스러운 것

을 두개만 선택해주십시오(2개 이하).

① 공 이론 강의  

② 공 실험 실습  

③ 농민 강의(성공사례)  

④ 학기  농가 장 실습(체험)  

⑤ 방학  농가 인턴십  

⑥ 미니 농장 실습  

⑦ 해외 연수  

⑧ 농고생들과의 교류  

 

35. 농 생의 농분야 진출을 진하기 한 방안과 련하여 견해가 있으시

면 어주십시오.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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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공주 제주 경상 북 남
진주
산업

경북 순천
천안
연암

충북 체

학

공

농학계열
21 7 12 17 22 12 28 1 4 0 13 137

56.8% 50.0% 57.1% 30.4% 31.4% 23.1% 45.2% 5.3% 18.2% 0.0% 33.3% 32.8%

원 계열
8 0 9 11 23 1 8 11 6 1 9 87

21.6% 0.0% 42.9% 19.6% 32.9% 1.9% 12.9% 57.9% 27.3% 3.8% 23.1% 20.8%

축산계열
0 7 0 9 23 18 26 0 4 25 10 122

0.0% 50.0% 0.0% 16.1% 32.9% 34.6% 41.9% 0.0% 18.2% 96.2% 25.6% 29.2%

임학계열
1 0 0 12 0 21 0 7 0 0 5 46

2.7% 0.0% 0.0% 21.4% 0.0% 40.4% 0.0% 36.8% 0.0% 0.0% 12.8% 11.0%

농경제
6 0 0 0 0 0 0 0 8 0 0 14

16.2% 0.0% 0.0% 0.0% 0.0% 0.0% 0.0% 0.0% 36.4% 0.0% 0.0% 3.3%

농 련
학과

1 0 0 7 0 0 0 0 0 0 2 10

2.7% 0.0% 0.0% 12.5% 0.0% 0.0% 0.0% 0.0% 0.0% 0.0% 5.1% 2.4%

기타학과
0 0 0 0 2 0 0 0 0 0 0 2

0.0% 0.0% 0.0% 0.0% 2.9% 0.0% 0.0% 0.0% 0.0% 0.0% 0.0% 0.5%

학년

1학년
0 0 0 0 0 1 0 0 0 25 0 26

0.0% 0.0% 0.0% 0.0% 0.0% 1.9% 0.0% 0.0% 0.0% 96.2% 0.0% 6.2%

2학년
12 6 3 23 31 28 27 19 16 0 24 189

32.4% 42.9% 14.3% 41.1% 45.6% 53.8% 43.5% 100% 69.6% 0.0% 61.5% 45.3%

3학년
15 5 10 29 21 22 35 0 7 0 14 158

40.5% 35.7% 47.6% 51.8% 30.9% 42.3% 56.5% 0.0% 30.4% 0.0% 35.9% 37.9%

4학년
10 3 8 4 16 1 0 0 0 1 1 44

27.0% 21.4% 38.1% 7.1% 23.5% 1.9% 0.0% 0.0% 0.0% 3.8% 2.6% 10.6%

연령

18～19세
4 2 0 3 4 4 2 9 0 13 1 42

10.8% 14.3% 0.0% 5.4% 5.7% 7.7% 3.3% 47.4% 0.0% 50.0% 2.6% 10.0%

20～21세
22 7 4 29 25 20 24 8 8 6 17 170

59.5% 50.0% 19.0% 51.8% 35.7% 38.5% 39.3% 42.1% 34.8% 23.1% 43.6% 40.7%

22～23세
10 5 5 9 16 15 19 2 5 3 10 99

27.0% 35.7% 23.8% 16.1% 22.9% 28.8% 31.1% 10.5% 21.7% 11.5% 25.6% 23.7%

24～25세
1 0 7 10 19 9 13 0 8 2 10 79

2.7% 0.0% 33.3% 17.9% 27.1% 17.3% 21.3% 0.0% 34.8% 7.7% 25.6% 18.9%

26세 이상
0 0 5 5 6 4 3 0 2 2 1 28

0.0% 0.0% 23.8% 8.9% 8.6% 7.7% 4.9% 0.0% 8.7% 7.7% 2.6% 6.7%

부록 3

농업계 학생 진로실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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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공주 제주 경상 북 남
진주
산업

경북 순천
천안
연암

충북 체

코스

농학
13 7 0 15 20 0 28 1 3 0 11 98

36.1% 50.0% 0.0% 26.8% 28.6% 0.0% 45.2% 5.3% 13.0% 0.0% 28.2% 23.4%

원
11 0 8 11 25 1 8 11 6 1 9 91

30.6% 0.0% 38.1% 19.6% 35.7% 1.9% 12.9% 57.9% 26.1% 3.8% 23.1% 21.8%

친환경
3 0 13 9 2 12 0 0 1 0 0 40

8.3% 0.0% 61.9% 16.1% 2.9% 23.1% 0.0% 0.0% 4.3% 0.0% 0.0% 9.6%

임학
(산림/특용)

0 0 0 12 0 21 0 7 0 0 5 45

0.0% 0.0% 0.0% 21.4% 0.0% 40.4% 0.0% 36.8% 0.0% 0.0% 12.8% 10.8%

축산
0 7 0 9 23 18 26 0 4 25 10 122

0.0% 50.0% 0.0% 16.1% 32.9% 34.6% 41.9% 0.0% 17.4% 96.2% 25.6% 29.2%

농
2 0 0 0 0 0 0 0 1 0 4 7

5.6% 0.0% 0.0% 0.0% 0.0% 0.0% 0.0% 0.0% 4.3% 0.0% 10.3% 1.7%

농산물유통
7 0 0 0 0 0 0 0 8 0 0 15

19.4% 0.0% 0.0% 0.0% 0.0% 0.0% 0.0% 0.0% 34.8% 0.0% 0.0% 3.6%

이수

기간

1년차
15 9 5 39 45 37 37 19 23 25 39 293

42.9% 69.2% 23.8% 70.9% 64.3% 71.2% 59.7% 100% 100% 96.2% 100% 70.6%

2년차
9 1 13 16 25 15 25 0 0 0 0 104

25.7% 7.7% 61.9% 29.1% 35.7% 28.8% 40.3% 0.0% 0.0% 0.0% 0.0% 25.1%

3년차
11 3 3 0 0 0 0 0 0 1 0 18

31.4% 23.1% 14.3% 0.0% 0.0% 0.0% 0.0% 0.0% 0.0% 3.8% 0.0% 4.3%

성별

남
9 2 16 23 38 29 41 1 17 24 21 221

24.3% 14.3% 76.2% 41.1% 54.3% 55.8% 66.1% 5.3% 73.9% 92.3% 53.8% 52.7%

여
28 12 5 33 32 23 21 18 6 2 18 198

75.7% 85.7% 23.8% 58.9% 45.7% 44.2% 33.9% 94.7% 26.1% 7.7% 46.2% 47.3%

군복무

복무 정
7 0 0 2 6 4 2 0 3 10 1 35

18.9% 0.0% 0.0% 3.7% 8.6% 7.7% 3.2% 0.0% 13.0% 38.5% 2.6% 8.4%

제
1 2 16 20 31 24 33 1 14 7 20 169

2.7% 15.4% 76.2% 37.0% 44.3% 46.2% 53.2% 5.3% 60.9% 26.9% 51.3% 40.6%

해당없음
29 11 5 32 33 24 27 18 6 9 18 212

78.4% 84.6% 23.8% 59.3% 47.1% 46.2% 43.5% 94.7% 26.1% 34.6% 46.2% 51.0%

부 공

분야

농업분야
10 6 6 7 7 5 27 2 5 10 7 92

27.0% 42.9% 28.6% 12.7% 10.0% 9.8% 43.5% 11.1% 21.7% 38.5% 17.9% 22.1%

비농업분야
0 1 2 2 3 3 2 3 3 1 1 21

0.0% 7.1% 9.5% 3.6% 4.3% 5.9% 3.2% 16.7% 13.0% 3.8% 2.6% 5.0%

부 공없음
27 7 13 46 60 43 33 13 15 15 31 303

73.0% 50.0% 61.9% 83.6% 85.7% 84.3% 53.2% 72.2% 65.2% 57.7% 79.5% 72.8%

농가

출신

비농가
30 9 6 25 47 33 32 19 12 2 26 241

81.1% 64.3% 28.6% 44.6% 67.1% 63.5% 51.6% 100% 52.2% 7.7% 66.7% 57.5%

농가
7 5 15 31 23 19 30 0 11 24 13 178

18.9% 35.7% 71.4% 55.4% 32.9% 36.5% 48.4% 0.0% 47.8% 92.3% 33.3%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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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공주 제주 경상 북 남
진주
산업

경북 순천
천안
연암

충북 체

가정

형편

하
1 0 1 7 5 5 5 0 2 6 2 34

2.7% 0.0% 4.8% 12.5% 7.1% 9.6% 8.1% 0.0% 8.7% 23.1% 5.1% 8.1%

하
13 3 5 20 16 9 12 7 7 5 10 107

35.1% 21.4% 23.8% 35.7% 22.9% 17.3% 19.4% 36.8% 30.4% 19.2% 25.6% 25.5%

21 9 10 26 45 32 40 11 11 11 20 236

56.8% 64.3% 47.6% 46.4% 64.3% 61.5% 64.5% 57.9% 47.8% 42.3% 51.3% 56.3%

상
2 2 5 3 3 5 4 1 3 4 5 37

5.4% 14.3% 23.8% 5.4% 4.3% 9.6% 6.5% 5.3% 13.0% 15.4% 12.8% 8.8%

상
0 0 0 0 1 1 1 0 0 0 2 5

0.0% 0.0% 0.0% 0.0% 1.4% 1.9% 1.6% 0.0% 0.0% 0.0% 5.1% 1.2%

출신

주소

도시
8 3 0 7 10 25 6 11 5 2 1 78

21.6% 21.4% 0.0% 12.5% 14.3% 48.1% 9.8% 57.9% 21.7% 7.7% 2.6% 18.7%

소도시
20 6 11 17 33 8 26 4 9 5 23 162

54.1% 42.9% 52.4% 30.4% 47.1% 15.4% 42.6% 21.1% 39.1% 19.2% 59.0% 38.8%

읍지역
4 0 6 9 8 8 4 2 3 3 10 57

10.8% 0.0% 28.6% 16.1% 11.4% 15.4% 6.6% 10.5% 13.0% 11.5% 25.6% 13.6%

면지역
5 5 4 23 19 11 25 2 6 16 5 121

13.5% 35.7% 19.0% 41.1% 27.1% 21.2% 41.0% 10.5% 26.1% 61.5% 12.8% 28.9%

농

출신

도시
24 8 5 18 31 25 29 16 12 1 15 184

64.9% 57.1% 23.8% 32.7% 45.6% 48.1% 46.8% 84.2% 54.5% 3.8% 39.5% 44.4%

농
13 6 16 37 37 27 33 3 10 25 23 230

35.1% 42.9% 76.2% 67.3% 54.4% 51.9% 53.2% 15.8% 45.5% 96.2% 60.5% 55.6%

출신

고교

유형

비농업계
37 11 18 53 60 51 56 18 20 24 32 380

100% 78.6% 85.7% 94.6% 87.0% 98.1% 90.3% 94.7% 87.0% 92.3% 82.1% 90.9%

농고
0 3 3 3 9 1 6 1 3 2 7 38

0.0% 21.4% 14.3% 5.4% 13.0% 1.9% 9.7% 5.3% 13.0% 7.7% 17.9% 9.1%

농업

학생회

경험

없음
34 13 16 44 61 42 32 18 20 20 28 328

91.9% 92.9% 76.2% 78.6% 87.1% 82.4% 51.6% 94.7% 87.0% 80.0% 73.7% 78.8%

농학생회
0 0 3 8 7 5 15 1 3 0 3 45

0.0% 0.0% 14.3% 14.3% 10.0% 9.8% 24.2% 5.3% 13.0% 0.0% 7.9% 10.8%

학생4-H
1 1 1 3 2 1 11 0 0 5 5 30

2.7% 7.1% 4.8% 5.4% 2.9% 2.0% 17.7% 0.0% 0.0% 20.0% 13.2% 7.2%

기타 학생회
2 0 1 1 0 3 4 0 0 0 2 13

5.4% 0.0% 4.8% 1.8% 0.0% 5.9% 6.5% 0.0% 0.0% 0.0% 5.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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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공주 제주 경상 북 남
진주
산업

경북 순천
천안
연암

충북 체

학

평균

2.5 미만
0 0 3 0 3 2 4 1 5 0 3 21

0.0% 0.0% 14.3% 0.0% 4.3% 3.8% 6.6% 5.3% 21.7% 0.0% 7.7% 5.0%

2.5～2.9
11 0 7 10 12 10 10 2 2 0 11 75

29.7% 0.0% 33.3% 18.2% 17.1% 19.2% 16.4% 10.5% 8.7% 0.0% 28.2% 18.0%

3.0～3.4
14 2 7 13 21 14 13 10 8 22 10 134

37.8% 14.3% 33.3% 23.6% 30.0% 26.9% 21.3% 52.6% 34.8% 88.0% 25.6% 32.2%

3.5～3.9
8 6 2 22 21 15 16 5 5 2 9 111

21.6% 42.9% 9.5% 40.0% 30.0% 28.8% 26.2% 26.3% 21.7% 8.0% 23.1% 26.7%

4.0 이상
4 6 2 10 13 11 18 1 3 1 6 75

10.8% 42.9% 9.5% 18.2% 18.6% 21.2% 29.5% 5.3% 13.0% 4.0% 15.4% 18.0%

농

입학

이유

성
21 8 8 23 37 29 27 13 10 3 23 202

56.8% 57.1% 38.1% 41.1% 52.9% 55.8% 43.5% 68.4% 43.5% 11.5% 59.0% 48.2%

성
16 6 13 33 33 23 35 6 13 23 16 217

43.2% 42.9% 61.9% 58.9% 47.1% 44.2% 56.5% 31.6% 56.5% 88.5% 41.0% 51.8%

농

정착

과정

선택

이유

농종사
4 1 8 14 13 11 15 1 6 17 1 91

10.8% 7.1% 38.1% 25.0% 18.6% 21.2% 24.2% 5.3% 26.1% 65.4% 2.6% 21.7%

해외연수 등 
혜택

11 4 3 16 13 11 18 6 4 3 8 97

29.7% 28.6% 14.3% 28.6% 18.6% 21.2% 29.0% 31.6% 17.4% 11.5% 20.5% 23.2%

진로선택의 
폭이 넓어짐

22 9 9 26 43 29 29 8 13 6 30 224

59.5% 64.3% 42.9% 46.4% 61.4% 55.8% 46.8% 42.1% 56.5% 23.1% 76.9% 53.5%

타인권유
/어쩔수없이

0 0 1 0 1 1 0 4 0 0 0 7

0.0% 0.0% 4.8% 0.0% 1.4% 1.9% 0.0% 21.1% 0.0% 0.0% 0.0% 1.7%

작물

재배/

가축

사육

경험

없음
9 6 1 16 33 20 14 10 7 4 12 132

24.3% 42.9% 4.8% 28.6% 47.8% 38.5% 22.6% 52.6% 30.4% 15.4% 30.8% 31.6%

조 있음
25 7 16 32 27 29 33 8 12 16 23 228

67.6% 50.0% 76.2% 57.1% 39.1% 55.8% 53.2% 42.1% 52.2% 61.5% 59.0% 54.5%

많이있음
3 1 4 8 9 3 15 1 4 6 4 58

8.1% 7.1% 19.0% 14.3% 13.0% 5.8% 24.2% 5.3% 17.4% 23.1% 10.3% 13.9%

졸업후 

진로

계획

취업/창업
32 13 19 46 59 40 53 16 21 24 32 355

86.5% 92.9% 90.5% 82.1% 84.3% 76.9% 85.5% 84.2% 91.3% 92.3% 82.1% 84.7%

학원
5 1 2 10 11 12 9 3 2 2 7 64

13.5% 7.1% 9.5% 17.9% 15.7% 23.1% 14.5% 15.8% 8.7% 7.7% 17.9% 15.3%

진로

희망

분야

농분야
8 4 12 21 17 20 36 2 12 22 13 167

21.6% 28.6% 57.1% 38.2% 24.6% 38.5% 58.1% 10.5% 52.2% 84.6% 33.3% 40.0%

농이외 
공분야

22 7 5 27 38 26 16 13 8 3 21 186

59.5% 50.0% 23.8% 49.1% 55.1% 50.0% 25.8% 68.4% 34.8% 11.5% 53.8% 44.6%

부 공 
련분야

0 2 0 0 1 1 1 1 1 0 1 8

0.0% 14.3% 0.0% 0.0% 1.4% 1.9% 1.6% 5.3% 4.3% 0.0% 2.6% 1.9%

비 공분야
7 1 4 7 13 5 9 3 2 1 4 56

18.9% 7.1% 19.0% 12.7% 18.8% 9.6% 14.5% 15.8% 8.7% 3.8% 10.3%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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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공주 제주 경상 북 남
진주
산업

경북 순천
천안
연암

충북 체

농

선택

이유

농승계
0 1 2 4 5 3 7 0 3 8 1 34

0.0% 25.0% 14.3% 15.4% 20.0% 14.3% 18.9% 0.0% 23.1% 32.0% 7.1% 17.8%

돈을 
벌기 해

4 0 4 2 6 3 7 1 0 6 5 38

40.0% 0.0% 28.6% 7.7% 24.0% 14.3% 18.9% 50.0% 0.0% 24.0% 35.7% 19.9%

농 생활이 
좋아

1 0 1 4 1 4 3 0 0 1 0 15

10.0% 0.0% 7.1% 15.4% 4.0% 19.0% 8.1% 0.0% 0.0% 4.0% 0.0% 7.9%

성이 맞아
1 0 0 6 1 4 4 0 1 7 0 24

10.0% 0.0% 0.0% 23.1% 4.0% 19.0% 10.8% 0.0% 7.7% 28.0% 0.0% 12.6%

개인 추구 
가치

4 3 7 10 12 7 16 1 9 3 8 80

40.0% 75.0% 50.0% 38.5% 48.0% 33.3% 43.2% 50.0% 69.2% 12.0% 57.1% 41.9%

농 

해 

보완할 

분야

철학무장
(사명감)

0 0 1 0 0 0 1 0 0 0 0 2

0.0% 0.0% 7.1% 0.0% 0.0% 0.0% 2.7% 0.0% 0.0% 0.0% 0.0% 1.0%

문지식과 
기술

3 2 6 18 14 9 11 1 9 17 6 96

27.3% 50.0% 42.9% 69.2% 53.8% 40.9% 29.7% 50.0% 69.2% 68.0% 42.9% 49.5%

주변사람의 
지지확보

0 0 0 0 1 1 3 0 0 0 0 5

0.0% 0.0% 0.0% 0.0% 3.8% 4.5% 8.1% 0.0% 0.0% 0.0% 0.0% 2.6%

농품목/지
역 선정

2 0 2 2 1 1 3 0 1 0 0 12

18.2% 0.0% 14.3% 7.7% 3.8% 4.5% 8.1% 0.0% 7.7% 0.0% 0.0% 6.2%

농기반
3 1 3 3 7 6 12 0 2 5 6 48

27.3% 25.0% 21.4% 11.5% 26.9% 27.3% 32.4% 0.0% 15.4% 20.0% 42.9% 24.7%

구체  
농계획

3 1 2 3 3 5 7 1 1 3 2 31

27.3% 25.0% 14.3% 11.5% 11.5% 22.7% 18.9% 50.0% 7.7% 12.0% 14.3% 16.0%

농

비선택

이유

인지도
/이미지

1 1 1 2 3 1 3 1 1 0 0 14

3.4% 8.3% 7.1% 4.3% 5.7% 2.6% 8.1% 5.9% 5.6% 0.0% 0.0% 4.6%

장래성
2 0 2 6 7 2 4 3 2 2 3 33

6.9% 0.0% 14.3% 13.0% 13.2% 5.1% 10.8% 17.6% 11.1% 20.0% 9.4% 10.7%

수입수
2 1 1 2 2 5 6 2 1 0 2 24

6.9% 8.3% 7.1% 4.3% 3.8% 12.8% 16.2% 11.8% 5.6% 0.0% 6.3% 7.8%

안정성
3 3 0 6 5 4 4 1 2 2 1 31

10.3% 25.0% 0.0% 13.0% 9.4% 10.3% 10.8% 5.9% 11.1% 20.0% 3.1% 10.1%

근로환경
7 0 1 6 7 6 3 1 2 2 7 42

24.1% 0.0% 7.1% 13.0% 13.2% 15.4% 8.1% 5.9% 11.1% 20.0% 21.9% 13.7%

흥미/ 성
6 6 5 11 9 12 9 7 3 2 11 81

20.7% 50.0% 35.7% 23.9% 17.0% 30.8% 24.3% 41.2% 16.7% 20.0% 34.4% 26.4%

련 경험, 
기반 부족

8 1 4 13 20 9 8 2 7 2 8 82

27.6% 8.3% 28.6% 28.3% 37.7% 23.1% 21.6% 11.8% 38.9% 20.0% 25.0% 26.7%

진로

확신

정도

아직불확실
20 7 9 21 35 23 25 11 11 3 24 189

54.1% 50.0% 42.9% 37.5% 50.0% 45.1% 40.3% 57.9% 47.8% 12.0% 63.2% 45.4%

어느정도 
확실

15 6 10 28 30 26 28 6 10 12 13 184

40.5% 42.9% 47.6% 50.0% 42.9% 51.0% 45.2% 31.6% 43.5% 48.0% 34.2% 44.2%

매우 확실
2 1 2 7 5 2 9 2 2 10 1 43

5.4% 7.1% 9.5% 12.5% 7.1% 3.9% 14.5% 10.5% 8.7% 40.0% 2.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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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공주 제주 경상 북 남
진주
산업

경북 순천
천안
연암

충북 체

재 

농

종사

의향

없음
1 2 1 0 4 4 0 3 1 0 0 16

2.7% 14.3% 4.8% 0.0% 5.8% 7.7% 0.0% 15.8% 4.3% 0.0% 0.0% 3.8%

거의없음
7 3 2 14 14 8 7 6 2 0 5 68

18.9% 21.4% 9.5% 25.0% 20.3% 15.4% 11.3% 31.6% 8.7% 0.0% 13.2% 16.3%

조 있음
27 8 12 33 45 32 42 9 16 7 33 264

73.0% 57.1% 57.1% 58.9% 65.2% 61.5% 67.7% 47.4% 69.6% 26.9% 86.8% 63.3%

매우많음
2 1 6 9 6 8 13 1 4 19 0 69

5.4% 7.1% 28.6% 16.1% 8.7% 15.4% 21.0% 5.3% 17.4% 73.1% 0.0% 16.5%

재

비

정도

비
안됨

6 0 2 4 12 5 3 2 3 1 7 45

16.2% 0.0% 9.5% 7.1% 17.1% 9.6% 4.9% 10.5% 13.6% 3.8% 18.4% 10.8%

거의 비
안됨

18 9 9 28 35 25 23 9 9 4 19 188

48.6% 64.3% 42.9% 50.0% 50.0% 48.1% 37.7% 47.4% 40.9% 15.4% 50.0% 45.2%

조 비됨
13 5 10 23 23 22 28 8 8 16 12 168

35.1% 35.7% 47.6% 41.1% 32.9% 42.3% 45.9% 42.1% 36.4% 61.5% 31.6% 40.4%

거의다
비됨

0 0 0 1 0 0 7 0 2 5 0 15

0.0% 0.0% 0.0% 1.8% 0.0% 0.0% 11.5% 0.0% 9.1% 19.2% 0.0% 3.6%

련

과목

이수

하지
않음

5 0 1 4 8 3 4 3 3 2 9 42

13.5% 0.0% 5.0% 7.1% 11.4% 5.8% 6.6% 15.8% 13.0% 7.7% 23.7% 10.1%

거의하지
않음

7 2 4 13 12 16 7 5 8 7 7 88

18.9% 14.3% 20.0% 23.2% 17.1% 30.8% 11.5% 26.3% 34.8% 26.9% 18.4% 21.2%

조 함
16 9 12 33 40 27 22 8 10 13 19 209

43.2% 64.3% 60.0% 58.9% 57.1% 51.9% 36.1% 42.1% 43.5% 50.0% 50.0% 50.2%

많이함
9 3 3 6 10 6 28 3 2 4 3 77

24.3% 21.4% 15.0% 10.7% 14.3% 11.5% 45.9% 15.8% 8.7% 15.4% 7.9% 18.5%

련

분야

실습

하지
않음

3 0 0 2 6 4 1 1 2 0 9 28

8.1% 0.0% 0.0% 3.6% 8.6% 7.7% 1.6% 5.3% 8.7% 0.0% 23.7% 6.7%

거의하지
않음

7 2 1 9 19 10 6 9 5 2 9 79

18.9% 14.3% 5.0% 16.1% 27.1% 19.2% 9.8% 47.4% 21.7% 7.7% 23.7% 19.0%

조 함
19 11 12 32 35 29 24 6 11 17 14 210

51.4% 78.6% 60.0% 57.1% 50.0% 55.8% 39.3% 31.6% 47.8% 65.4% 36.8% 50.5%

많이함
8 1 7 13 10 9 30 3 5 7 6 99

21.6% 7.1% 35.0% 23.2% 14.3% 17.3% 49.2% 15.8% 21.7% 26.9% 15.8% 23.8%

동아

리

자원

사

하지
않음

11 5 4 17 18 20 8 6 10 4 16 119

29.7% 35.7% 20.0% 30.4% 25.7% 38.5% 13.1% 31.6% 43.5% 15.4% 42.1% 28.6%

거의하지
않음

20 6 8 21 27 17 14 8 7 7 16 151

54.1% 42.9% 40.0% 37.5% 38.6% 32.7% 23.0% 42.1% 30.4% 26.9% 42.1% 36.3%

조 함
5 3 6 15 23 13 16 5 5 13 4 108

13.5% 21.4% 30.0% 26.8% 32.9% 25.0% 26.2% 26.3% 21.7% 50.0% 10.5% 26.0%

많이함
1 0 2 3 2 2 23 0 1 2 2 38

2.7% 0.0% 10.0% 5.4% 2.9% 3.8% 37.7% 0.0% 4.3% 7.7% 5.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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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공주 제주 경상 북 남
진주
산업

경북 순천
천안
연암

충북 체

교수

상담

하지
않음

7 0 3 13 2 9 1 6 6 0 7 54

18.9% 0.0% 15.0% 23.2% 2.9% 17.3% 1.6% 31.6% 26.1% 0.0% 18.4% 13.0%

거의하지
않음

15 6 11 16 12 21 4 8 4 10 16 123

40.5% 42.9% 55.0% 28.6% 17.1% 40.4% 6.6% 42.1% 17.4% 38.5% 42.1% 29.6%

조 함
12 6 4 23 49 16 30 5 12 15 12 184

32.4% 42.9% 20.0% 41.1% 70.0% 30.8% 49.2% 26.3% 52.2% 57.7% 31.6% 44.2%

많이함
3 2 2 4 7 6 26 0 1 1 3 55

8.1% 14.3% 10.0% 7.1% 10.0% 11.5% 42.6% 0.0% 4.3% 3.8% 7.9% 13.2%

문

기

상담

하지
않음

9 4 1 13 15 15 5 9 5 4 12 92

24.3% 28.6% 5.0% 23.6% 21.4% 29.4% 8.2% 47.4% 21.7% 15.4% 31.6% 22.2%

거의하지
않음

16 4 13 20 24 20 12 4 10 7 17 147

43.2% 28.6% 65.0% 36.4% 34.3% 39.2% 19.7% 21.1% 43.5% 26.9% 44.7% 35.5%

조 함
8 6 4 14 25 13 23 6 7 13 8 127

21.6% 42.9% 20.0% 25.5% 35.7% 25.5% 37.7% 31.6% 30.4% 50.0% 21.1% 30.7%

많이함
4 0 2 8 6 3 21 0 1 2 1 48

10.8% 0.0% 10.0% 14.5% 8.6% 5.9% 34.4% 0.0% 4.3% 7.7% 2.6% 11.6%

련

자료

탐색

하지
않음

2 0 0 4 2 2 2 2 1 0 8 23

5.4% 0.0% 0.0% 7.3% 2.9% 3.9% 3.3% 10.5% 4.3% 0.0% 21.1% 5.6%

거의하지
않음

7 3 7 9 12 14 2 2 3 6 5 70

18.9% 21.4% 35.0% 16.4% 17.1% 27.5% 3.3% 10.5% 13.0% 23.1% 13.2% 16.9%

조 함
23 10 8 31 45 30 35 12 12 15 17 238

62.2% 71.4% 40.0% 56.4% 64.3% 58.8% 57.4% 63.2% 52.2% 57.7% 44.7% 57.5%

많이함
5 1 5 11 11 5 22 3 7 5 8 83

13.5% 7.1% 25.0% 20.0% 15.7% 9.8% 36.1% 15.8% 30.4% 19.2% 21.1% 20.0%

련

서

탐독

하지
않음

3 3 0 6 7 4 1 2 2 1 6 35

8.1% 21.4% 0.0% 10.9% 10.0% 7.8% 1.6% 10.5% 8.7% 3.8% 15.8% 8.5%

거의하지
않음

9 3 8 13 20 18 8 4 6 8 9 106

24.3% 21.4% 40.0% 23.6% 28.6% 35.3% 13.1% 21.1% 26.1% 30.8% 23.7% 25.6%

조 함
21 8 8 24 36 24 30 9 10 14 21 205

56.8% 57.1% 40.0% 43.6% 51.4% 47.1% 49.2% 47.4% 43.5% 53.8% 55.3% 49.5%

많이함
4 0 4 12 7 5 22 4 5 3 2 68

10.8% 0.0% 20.0% 21.8% 10.0% 9.8% 36.1% 21.1% 21.7% 11.5% 5.3% 16.4%

련

행사

참석

하지
않음

5 5 0 6 17 6 1 6 7 4 10 67

13.5% 35.7% 0.0% 11.1% 24.3% 12.5% 1.7% 31.6% 31.8% 15.4% 26.3% 16.5%

거의하지
않음

10 2 3 20 27 19 10 7 7 10 17 132

27.0% 14.3% 15.8% 37.0% 38.6% 39.6% 16.7% 36.8% 31.8% 38.5% 44.7% 32.4%

조 함
15 7 13 21 22 21 27 4 7 11 10 158

40.5% 50.0% 68.4% 38.9% 31.4% 43.8% 45.0% 21.1% 31.8% 42.3% 26.3% 38.8%

많이함
7 0 3 7 4 2 22 2 1 1 1 50

18.9% 0.0% 15.8% 13.0% 5.7% 4.2% 36.7% 10.5% 4.5% 3.8% 2.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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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산업

경북 순천
천안
연암

충북 체

과정

 희망

진로

농분야
5 5 7 20 14 13 26 2 9 10 10 121

13.5% 35.7% 33.3% 35.7% 20.0% 25.5% 41.9% 11.1% 39.1% 38.5% 26.3% 29.1%

농이외 
공분야

17 6 9 28 35 30 21 8 11 12 22 199

45.9% 42.9% 42.9% 50.0% 50.0% 58.8% 33.9% 44.4% 47.8% 46.2% 57.9% 47.8%

부 공 
련분야

1 1 0 0 4 0 2 2 1 1 1 13

2.7% 7.1% 0.0% 0.0% 5.7% 0.0% 3.2% 11.1% 4.3% 3.8% 2.6% 3.1%

비 공분야
14 2 5 8 17 8 13 6 2 3 5 83

37.8% 14.3% 23.8% 14.3% 24.3% 15.7% 21.0% 33.3% 8.7% 11.5% 13.2% 20.0%

농업에

한

생각

환

아니다
0 2 0 5 2 0 1 0 2 3 3 18

0.0% 14.3% 0.0% 8.9% 2.9% 0.0% 1.6% 0.0% 9.1% 11.5% 7.9% 4.3%

거의아니다
2 2 2 7 7 6 4 4 4 2 3 43

5.6% 14.3% 9.5% 12.5% 10.0% 11.8% 6.6% 21.1% 18.2% 7.7% 7.9% 10.4%

조 그 다
21 8 13 34 42 31 28 14 10 14 26 241

58.3% 57.1% 61.9% 60.7% 60.0% 60.8% 45.9% 73.7% 45.5% 53.8% 68.4% 58.2%

아주그 다
13 2 6 10 19 14 28 1 6 7 6 112

36.1% 14.3% 28.6% 17.9% 27.1% 27.5% 45.9% 5.3% 27.3% 26.9% 15.8% 27.1%

농업 

비

발견

아니다
1 3 0 1 1 0 0 0 0 0 2 8

2.8% 23.1% 0.0% 1.8% 1.5% 0.0% 0.0% 0.0% 0.0% 0.0% 5.3% 2.0%

거의아니다
0 0 1 5 5 2 3 4 0 0 3 23

0.0% 0.0% 4.8% 9.1% 7.4% 3.9% 5.0% 21.1% 0.0% 0.0% 7.9% 5.6%

조 그 다
21 8 13 36 41 31 34 14 17 13 23 251

58.3% 61.5% 61.9% 65.5% 60.3% 60.8% 56.7% 73.7% 73.9% 50.0% 60.5% 61.2%

아주그 다
14 2 7 13 21 18 23 1 6 13 10 128

38.9% 15.4% 33.3% 23.6% 30.9% 35.3% 38.3% 5.3% 26.1% 50.0% 26.3% 31.2%

진로

향

정도

아니다
3 5 1 10 3 5 2 6 1 1 7 44

8.1% 35.7% 4.8% 17.9% 4.3% 9.6% 3.2% 31.6% 4.8% 3.8% 18.4% 10.6%

거의아니다
3 0 1 5 5 5 4 2 4 1 4 34

8.1% 0.0% 4.8% 8.9% 7.1% 9.6% 6.5% 10.5% 19.0% 3.8% 10.5% 8.2%

조 그 다
26 9 15 38 52 35 37 11 14 14 24 275

70.3% 64.3% 71.4% 67.9% 74.3% 67.3% 59.7% 57.9% 66.7% 53.8% 63.2% 66.1%

아주그 다
5 0 4 3 10 7 19 0 2 10 3 63

13.5% 0.0% 19.0% 5.4% 14.3% 13.5% 30.6% 0.0% 9.5% 38.5% 7.9%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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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산업

경북 순천
천안
연암

충북 체

만족

스런

과정

공이론
4 0 0 10 6 7 5 4 1 6 3 46

10.8% 0.0% 0.0% 17.9% 8.6% 13.5% 8.1% 22.2% 4.3% 23.1% 7.7% 11.0%

공실습
0 3 2 11 15 23 17 4 3 13 6 97

0.0% 21.4% 9.5% 19.6% 21.4% 44.2% 27.4% 22.2% 13.0% 50.0% 15.4% 23.2%

농민강의
(성공사례)

16 1 9 8 32 13 27 5 8 3 3 125

43.2% 7.1% 42.9% 14.3% 45.7% 25.0% 43.5% 27.8% 34.8% 11.5% 7.7% 29.9%

학기  
농가실습

16 8 13 27 33 24 26 9 9 6 15 186

43.2% 57.1% 61.9% 48.2% 47.1% 46.2% 41.9% 50.0% 39.1% 23.1% 38.5% 44.0%

방  인턴십
9 3 7 13 17 6 15 0 14 5 15 104

24.3% 21.4% 33.3% 23.2% 24.3% 11.5% 24.2% 0.0% 60.9% 19.2% 38.5% 24.9%

미니농장
실습

0 1 0 8 3 2 2 3 0 1 2 22

0.0% 7.1% 0.0% 14.3% 4.3% 3.8% 3.2% 16.7% 0.0% 3.8% 5.1% 5.3%

해외연수
26 10 11 32 25 21 30 8 8 16 26 213

70.3% 71.4% 52.4% 57.1% 35.7% 40.4% 48.4% 44.4% 34.8% 61.5% 66.7% 51.0%

농고생과 
교류

0 1 0 0 0 2 1 0 1 1 3 9

0.0% 7.1% 0.0% 0.0% 0.0% 3.8% 1.6% 0.0% 4.3% 3.8% 7.7% 2.2%

체
37 14 21 56 70 52 62 18 23 26 39 41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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