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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항공·드론 디지털 신기술 분야 융‧복합인재 양성 교육을 위해 산업체 및 교수자에 대한 직무별 인력 수요, 역량, 기술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차이를 파악하여 컨소시엄 대학 간 교육과정 개발 및 공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

체 99명, 교수자 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항공·드론 분야의 초·중·고급 수준별, 직무별 교육과정 개

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교수학습 방법 제공, 실제 체험,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실감형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산업체 현장실습 교과목 개발, 신산업 분야의 현장 전문가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항공․드

론 분야의 융합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육방법, 공유교육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job duties, technical education, and convergence competency 
requirements between industry and instructors as well as examine the educational methods for sharing among consortium 
universities and ways to cooperate with universities and industries. We suggested implications for fostering convergence suitable 
to industry demand in the Aero-Drone. To this e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99 industrial companies and 
196 faculti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necessary to provide not only a curriculum considering each level, intermediate 
level, and advanced level in the Aero-Drone but also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at could lead to creative and innovative 
competency, develop and operate realistic convergence education contents for practical experience and simulation, develop field 
practice subjects for industries, and provide educational contents to field experts in the new industry fiel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convergence curriculum in the Aero-Drone field and the operation of 
shar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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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급증하는 

신산업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21년부터 지

역 간, 대학 간의 교육 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콘텐

츠, 교육장비, 전문교수인력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

하여 국가 수준의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COSS: 

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을 추진하고 있

다[1].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8개 신기술분야 

컨소시엄(대학)을 선정하여 각 신기술 분야별 융․복합 기반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존 전공과 유기적 결합이 

가능한 모듈형 과정 구성․운영, 대학 간 유연학사제도 진행, 

대학 간 자원공유 및 수업 공동운영, 컨소시엄 간 융‧복합 교

육콘텐츠 공동활용과 학생참여 확대 등을 진행하고 있다[1]. 

또한, 사업에서는 고도화되는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대학 간 

공유 가능한 콘텐츠를 온라인 형태의 강의로 개발하여 제공

하고 있다[2]. 

2023년부터는 대학․학과 간 협업을 통한 첨단분야 융‧복합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담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으

로 변경하여 항공·드론을 비롯한 신규 5개 분야의 추가 지원

을 계획하고 있다[1]. 특히,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항공·드론 분야를 5개 신산업 분야로 포함하였다[3].

항공·드론 산업은 항공 ICT, 센서,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첨단 신기술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제품 스펙트럼이 가능하며, 향후 교통 혁신을 가져올 

미래 항공 산업의 핵심이자 기반 산업이다[4]. 또한, 항공·드

론 분야는 운영 및 서비스 등의 후방 산업 창출과 타 산업과

의 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므로 다양한 융복합 교육이 가능하다[5].

하지만 항공·드론 분야별, 직무별 산업기술 인력 요구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었으나[4],[5] 아직까지 관련 역

량에 대한 요구도, 관련 융합 교육과정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연구들은 이루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

학․학과 간 협업을 통한 항공·드론 첨단 신기술 분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목 개발을 위해 현재 산업

체와 교수자 간에 직무별 인력 수요에 대한 인식, 융‧복합 인

재역량에 대한 인식, 기술교육에 대한 요구 차이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융‧복합 교육에 적합한 교육

방법,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력 활성화 방안 등 조사를 통해 

항공․드론 분야의 융합교육과정 및 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유

교육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항공·드론 분야 직무 및 기술교육

항공·드론 산업은 초기에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중심으로 범주화

되어왔으나 최근 2021년부터는 초연결성 및 지능화를 탑재

한 자율 비행 능력을 갖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가 포함되어 지상에서 관제·조종·통제하고 비행

체와 연결하는 전자장치 및 운용시스템을 개발 또는 생산, 활

용하는 산업으로 항공·드론 산업이 확장되었다[3],[6]. 

항공·드론 산업의 직무 분류는 연구개발, 설계·디자인, 시

험평가·검증, 생산기술·생산, 품질관리, 보증 및 정비(A/S), 

구매·영업 등의 7개 유형으로 구분한다[3]. 2021년부터 산

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 조사에서는 항공·드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조종‧운용 인력, 서비스 활용 인

력의 2개 직무를 포함하여 표 1과 같이 총 9개 직무로 분류하

였다. 

No. Job Definition

1 R&D

Personnel who research to develop new 
products or parts related to the field of 
aviation and drones or to improve 
performance

2 Design
Personnel who design and design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aviation and 
drone-related products or parts

3
Test Evaluation
· Certification

Personnel who evaluate and verify 
developments or prototypes related to 
aviation and drones using test equipment

4
Production 
Technique

Personnel with skills to directly produce 
aviation/drone-related products or parts

5
Quality 

Management
ersonnel with skills to directly produce 
aviation/drone-related products or parts

6
Warranty/

Maintenance

Personnel who provide technical guidance 
to customers using expertise in how to use 
or repair (A/S) technology for 
aviation/drone-related products or parts

7
Sales/

Purchase·sales

Sales and purchase of related 
equipment/facility, etc. using expertise in 
aviation/drone-related products or parts

8
Operations such 
as Piloting and 
Ground Control

Professional pilots, ground control 
personnel and operation support personnel 
who perform air and drone operation

9
Service Analysis 
and Utilization

Personnel who provide services by 
analyzing and utilizing data such as mission 
data and images acquired through aviation 
and drones

표 1. 항공·드론 산업분야의 9개 직무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in the aero-drone 
industry

항공·드론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교육으로는 IT산업과 연관

성이 높은 기술들을 중심으로 비행체, 통제장비, 데이터링크, 

임무장비 등이 있다[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6대 무인이

동체 분야(탐지/인식, 자율지능, 통신 네트워크, HMI, 동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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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시스템 통합) 내 3대 무인이동체 공통 적용 기술 개발, 

유망 플랫폼 중 차세대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무인이동체를 

활용 용도에 따라 구분한 차세대플랫폼, 기존의 실물 기반 시

험장치에 가상 시뮬레이터를 결합한 가상-실물 연동 테스트

베드 구축을 주요 기술 내용을 주축으로 기술로드맵을 제안

하였다[8]. 드론의 핵심 기술로는 비행제어시스템, 탑재장비·

센서 기술, 자율비행 및 충돌회피 기술, 데이터링크 기술 등이 

있다[9]. 최근에는 첨단기술로 자율주행과 AI 및 오픈 데이

터를 이용해 서로 다른 형태의 이동 수단에 공유 서비스를 결

합한 '통합교통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가 주

목받고 있어 MaaS와 연계될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스마

트 물류에 관련된 기술들이 각광받고 있다[6]. 이러한 관련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항공·드론 분야에 필요한 기술교육에 대

한 항목을 정리하여 요구도를 실시하였다.

2-2 역량에 대한 산업체 인식 관련 연구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인력 수급 요구에 맞물려 

대학생 역량은 산업체와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강구되고 있다[10]. 본 연구에서 산업체와 교수자

가 인식하는 항공‧드론 분야의 융‧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

한 역량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문헌 [10]에서는 공학융합역량으로 새로운 지식창출, 창의

적 사고, 지식 활용, 소통 및 협력, 인문학적 소양, 미래 지향적 

안목 등 8개 역량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산업체와 학습자 인

식 차이를 통해 현 공학교육 분야의 중점 개선 방향과 교육 프

로그램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

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10]. 문헌 [11]에서는 공학계

열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 요구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설계 및 

문제해결, 대인관계 기술, 전문가 태도와 능력, 리더십, 공동체 

이해, , 글로벌 능력 등의 공학역량 척도를 활용하여 산업체 

임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6가지 하위영역을 분석하였다

[11]. 문헌 [12]에서는 공학계열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 533

명, 졸업생 730명과 산업체 인사담당자 106명을 대상으로 국

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직업기초능력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의 중요도, 현재 자신의 수

준에 대해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인사담당자는 자기개발

능력, 문제 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

았으며, 자원관리 능력, 기술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직

업윤리, 수리능력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다[1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항공·드론 분야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13].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공학계열과 관련된 역량으

로 항공·드론 분야에 맞는 역량의 요구도 설문 구성을 위해 4

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살펴보았

다. ‘ATC21S’ 프로젝트(The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project)에서 21세기의 인재가 갖추

어야 할 역량으로 ‘사고방식’(창의성·혁신능력, 비판적 사고

력·문제해결력·의사결정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직무(업무)

방식’(의사소통력, 협동능력), ‘직무(업무)수단’(정보분석력, 

ICT문해력), ‘사회성’(지역/글로벌 시민의식, 인생 및 진로 개

척 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을 제안하였다[14]. 우리

나라 교육에서 본격적으로 핵심역량을 도입한 교육부(2015)

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6개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

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안하였다[15]. 문헌

[16]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역량으로 7가

지 역량(컴퓨팅 사고력, 과학·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커뮤니

케이션, 세계화, 인성, 직업 전략)을 제시하였다[16].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인재를 위해 필요한 역량과 공학계

열 관련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항공·드론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역량 요구도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항공·드론 분야 산업체 관계자들과 

관련 대학 교수자를 대상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구글 폼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 먼저 

산업체 설문조사는 총 103부가 회수되었지만 불성실한 응답

지를 제외하고 99부만 분석에 활용되었다. 한편, 교수자 설문

조사는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총 198부가 회수되

었고 불성실한 응답지 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산업체와 교수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Division Variable N %

Industry

Sex
Male 78 78.8

Female 21 21.2

Sector

Industry 59 59.6

Labetory 16 16.2

Etc 24 24.2

Size

less than 10 44 44.4

between 10 and 30 people 19 19.2

between 31 and 50 people 8 8.1

more than 50 28 28.3

Rank

Employee 21 21.2

Deputy 8 8.1

Exaggeration 5 5.1

Conductor 4 4.0

Director 11 11.1

Executives 50 50.5

Total 99 100.0

표 2. 설문에 응답한 산업체 및 교수자 일반적인 특성

Table 2. Demograph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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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산업체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각 설

문지를 구성하였다. 산업체의 경우 주요 배경정보 문항(성별, 

업종, 규모, 직급)과 항공·드론 분야에 대한 9개 직무별로 향

후 요구될 인력 수요도,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직

무, 항공·드론 분야의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측정하였

다. 또한, 항공·드론 분야 기술교육에 대한 중요도와 충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교수자 설문지는 개인정보 

문항(성별, 연력, 경력, 전공계열)과 직무별 인력수요, 필요역

량, 기술교육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고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항공·드론 분야에서 융·복합 교육에 적합한 교

육 운영방법이 무엇이고, 산업현장의 실무형 교육과정과 콘텐

츠 개발을 위한 대학에서 대학-산업체 간의 협력 활성화 방

안 등의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였다. 전체적인 설문 문항은 교

육학 및 항공·드론 분야 전문가 3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먼저, 문헌 [3]에서 제시한 항공·드론의 9개 직무(연구개

발, 설계· 디자인, 시험평가· 인증, 생산기술, 품질관리, 보증· 

정비, 판매· 구매· 영업, 조종·운용, 서비스 분석·활용)를 토대

로 각 직무별로 향후 요구될 인력 수요나 필요성이 높아질 것

으로 예상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항공·드론 분야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공학계열 역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 등

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선정하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최

종적으로 1) 디지털 및 정보통신 관련 역량, 2) 미디어 및 정

보활용 역량, 3) 변화 대응 및 적응 역량, 4) 창의성 및 혁신 

역량, 5)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 역량, 6) 융·복합 역량, 7) 

대인관계 역량, 8) 외국어 역량 9) 자원관리 역량, 10) 자원관

리 역량, 11) 신기술 활용 및 제작 역량, 12) 운영 및 관리 역

량, 13) 분석 및 지식 활용 역량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항

공 · 드론 분야의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한 산업체

와 교수자의 인식을 알아보고 분석하였다. 

또한, 기술교육은 항공·드론 분야 기술 및 직무를 바탕으로 

항공·드론 분야 교수자(경력 5년 이상) 및 산업체 전문가 10

명에게 검토를 받아 1) 항공 유·무인 이동체 플랫폼 기체 설

계·디자인 기술, 2) 항공 유·무인 이동체 배터리, 동력원

(eVTOL) 및 소음진동 기술, 3) 항공 유·무인이동체 센서 및 

IOT 기술(동력원 이외), 4) 항공 유·무인 이동체 운용 S/W 

및 응용 기술, 5) 항공 유·무인 이동체 통신/항법/교통관리 기

술(교통관제, 가상 디지털 투윈 등), 6) 항공 유·무인 이동체 

제어 및 탐지/회피기술(자율비행), 7) UAM 이동체 버티포트 

기술, 8) 항공 유·무인 이동체  인증·시험평가 기술, 9) 항공 

유·무인 이동체 정비· 생산기술(부품생산) ·품질관리 기술, 

10) 항공 유·무인 이동체 물류로 기술을 구분하여 설문을 실

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Excel 2018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

고, SPSS 24.0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체와 교수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산업체와 교수자가 인식하는 항공·드론 분야 직무별로 향

후 요구될 인력 수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 추가적으

로 각 산업체에서 향후 채용할 의향이 있거나 필요성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하는 직무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

(M; Mean)과 표준편차(SD; Standard Deviation)를 구하고,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산업체와 교수자가 인식하는 항공·드론 분야 미

래인재에 대한 역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 검

증을 실시하였다. 현재 항공·드론 분야 기술교육에 대한 산업

체와 교수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

하였다. 추가적으로 산업체가 인식한 항공·드론 분야 기술교

육에 대한 중요도(Importance)와 충족도(Performance)를 

IPA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통해 산

포도를 그려서 결과를 분석하였다. IPA 분석은 보통 해당 요

인에 대하여 중요도 인식과 수행 수준의 차이를 측정하여 비

교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는 중요도(y축)와 실행도(x축)를 측

정하여 2차원에 도표에 표시하고 그 위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 사분면은 각각 1) 집중

(Concentrate Here), 2) 유지(Keep up the Good Work), 

3) 과잉(Potential Overkill), 4) 저순위(Low Priority)로 의

미를 부여한다[17]. IPA 분석방법은 간편하고 해당 결과 해

석이 쉬우며, 결과를 시각적으로 우선순위 항목을 도출해 낼 

수 있어 유용한 평가도구로 활용되고 있다[18].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기술교육의 중요도와 충족도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개방형으로 진행된 설문 문항은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를 통해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워드클라우드는 글 또

는 데이터에서 언급된 핵심 단어를 각 단어가 출현한 빈도에 

따라 크기나 색의 형태로 시각화해준다[19].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구조화된 텍스트 속에서 키워드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가시화 기법이다[20].

Instructor

Sex
Male 156 79.6

Female 40 20.4

Age

30's 18 9.2

40’s 56 28.6

50’s 79 40.3

60’s + 43 21.9

Career

1~5 year 25 12.8

6~10 year 57 29.1

11~20 year 44 22.4

20 years + 70 35.7

Major

Science and Engineering 117 59.7

Non-Science and 
Engineering

79 40.3

Total 19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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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4-1  항공·드론 분야 직무별 인력수요

1) 직무별 인력 수요에 대한 산업체와 교수자의 인식비교

항공·드론 분야의 직무별로 요구되는 인력 수요에 대한 산

업체와 교수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산업체와 교수자는 연구

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설계·디자인

(Design), 조종·지상관제 등 운용(Operations such as 

Piloting and Ground Control)에 대한 인력 수요가 표 3처

럼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직무별 인력수요에 대해 산업체

보다 교수자가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험평가·인증

(t=-2.601, p<.05), 품질관리(t=-2.489, p<.05), 보증·정비

(t=-2.431, p<.05), 조종·지상관제 등 운용(t=-2.245, 

p<.05), 서비스 분석·활용(t=-2.437, p<.05) 등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Job
Industry Instructor

t
M SD M SD

R&D 4.09 .938 4.14 .857 -.429

Design 3.96 .968 4.00 .859 -.365

Test Evaluation
· Certification

3.66 .981 3.96 .864 -2.601*

Production Technique 3.69 .955 3.78 .852 -.857

Quality Management 3.54 .896 3.81 .855 -2.489*

Warranty/Maintenance 3.63 1.009 3.92 .819 -2.431*

Sales/Purchase·sales 3.29 .952 3.48 .880 -1.778

Operations such as 
Piloting and Ground 
Control

3.77 1.018 4.03 .797 -2.245*

Service Analysis and 
Utilization

3.70 1.015 3.96 .882 -2.187*

*p < .05

표 3. 항공·드론 직무별 인력 수요에 대한 산업체와 교수자 인식

Table 3. Demand for human resources and willingness to 
hire according to job duties

2) 직무별 인력 수요와 향후 채용의향에 대한 산업체 인식 

항공·드론 분야의 직무별로 요구될 인력 수요도와 향후 채

용할 의향이 있거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직무

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그림 1과 같이 연구개발, 설계·디

자인, 서비스 분석·활용 등에 대한 인력 수요가 많으며, 채용

할 의향이 높은 직무로 나타났다. 

그림 1. 항공·드론 분야의 직무별 인력 요구도 

Fig. 1. Suitability of duties in aviation and drone field

표 4와 같이 항공·드론 분야 직무별로 향후 요구될 인력 수

요가 많은 직무로는 연구개발(M=4.09, SD=.938) 분야가 가

장 많았으며, 설계·디자인(M=3.96, SD=.968), 조종·지상관제 

등 운용(M=3.77, SD=1.018), 서비스 분석·활용(M=3.70, 

SD=1.015), 생산기술(M=3.69, SD=.955), 시험평가·인증, 보

증·정비(M=3.63, SD=1.009), 품질관리(M=3.54, SD=.896), 

판매·구매·영업(M=3.29, SD=.952)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채용할 의향이 있거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

는 직무로는 연구개발(M=4.07, SD=.895), 설계·디자인

(M=3.96, SD=.868), 서비스 분석·활용(M=3.74, SD=1.130), 

보증·정비(M=3.55, SD=1.027), 시험평가·인증(M=3.51, 

SD=1.024), 품질관리(M=3.47, SD=.967), 조종·지상관제 등 

운용(M=3.44, SD=1.118), 생산기술(M=3.49, SD=1.024), 판

매·구매·영업(M=3.45, SD=1.047), 판매·구매·영업(M=3.45, 

SD=1.047) 순으로 나타났다.

Job Division M SD　 t

R&D
Manpower Demand 4.09 .938

.838
Recruitment Intention 4.07 .895

Design
Manpower Demand 3.96 .968

1.000
Recruitment Intention 3.96 .868

Test Evaluation
· Certification

Manpower Demand 3.66 .981
.152

Recruitment Intention 3.51 1.014

Production 
Technique

Manpower Demand 3.69 .955
.084

Recruitment Intention 3.49 1.024

Quality 
Management

Manpower Demand 3.54 .896
.515

Recruitment Intention 3.47 .962

Warranty/
Maintenance

Manpower Demand 3.63 1.009
.453

Recruitment Intention 3.55 1.027

Sales/
Purchase·sales

Manpower Demand 3.29 .952
.070

Recruitment Intention 3.45 1.047

Operations such 
as Piloting and 
Ground Control

Manpower Demand 3.77 1.018
.003**

Recruitment Intention 3.44 1.118

Service Analysis 
and Utilization

Manpower Demand 3.70 1.015
.728

Recruitment Intention 3.74 1.130

표 4. 산업체와 교수자 간 항공·드론 채용의향에 관한 인식 차이

Table 4. Demand for human resources and willingness to 
hire according to job duties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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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3]에 따르면, 현재 항공·드론 분야의 직무별 산업기

술인력 구성에서 생산기술 인력이 높으나, 설계·디자인 등에 

대한 인력 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는 분석 결과에서 

연구개발 및 설계·디자인 직무에 대한 인력 수요가 높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미 관련 분야에서 유사한 

생산기술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첨

단·신기술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선도할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술인력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기술

을 결합한 통합적 설계 및 전략영역에 종사하는 고급인력 수

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1].

4-2  산업체와 교수자 간 항공·드론 분야 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

산업체와 교수자가 인식하는 항공·드론 분야 융합역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역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체의 경우 창의 

및 혁신 역량(M=4.31, SD=.68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신기술 활용 및 제작 역량(M=4.25, SD=.800), 융·복

합 역량(M=4.21, SD=.760), 분석 및 지식 활용 역량

(M=4.17, SD=.756, 디지털 및 정보통신 관련 역량(M=4.12, 

SD=.736), 변화 대응 및 적응 역량(M=4.16, SD=.696), 분

석 및 지식 활용 역량(M=4.12, SD=.884),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 역량(M=4.03, SD=.788), 운영 및 관리 역량

(M=3.88, SD=.907), 외국어 역량(M=3.86, .742), 대인관계 

역량(M=3.86, SD=.857), 미디어 및 정보 활용역량(M=3.78, 

SD=.840), 자원관리 역량(M=3.73, SD=.767) 순으로 나타

났다.

교수자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창의 및 혁신 역량

(M=4.31, SD=.68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신

기술 활용 및 제작 역량(M=4.25, SD=.733), 변화 대응 및 

적응 역량(M=4.21, SD=.673), 디지털 및 정보통신 관련 역

량(M=4.18, SD=.682), 융·복합 역량(M=4.15, SD=.733),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 역량(M=4.06, SD=.766), 자원관리 

역량(M=4.08, SD=.751), 운영 및 관리 역량(M=4.02, 

SD=.716), 대인관계역량(M=3.94, SD=.746), 미디어 및 정

보 활용역량(M=3.90, SD=.788), 외국어 역량(M=3.88, 

SD=.734), 분석 및 지식 활용 역량(M=3.86, SD=.737) 순으

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체와 교수자 모두 창의 및 혁신 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신기술 활용 및 제작 역량, 융·복합 역량 등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창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융·복합을 통한 가

치를 창출하는 융합인재의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분석 및 지식 활용 역량(t=3.430, p<.001)과 자원관리 

역량(t=-3.746,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산업체의 경우 분석 및 지식 활용 역량이 평균 4.17

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교수자는 3.86점으로 낮게 나타났

다. 또한, 자원관리 역량은 교수자는 4.08점으로 높게 나타났

으나 산업체는 3.73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Competency
Industry Instructor

t
M SD　 M SD　

Change Response and 
Adaptation 

4.16 .696 4.21 .673 -.567

Creativity and Innovation 4.31 .680 4.33 .721 -.212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 

4.03 .788 4.06 .766 -.271

Analysis and Knowledge 
Application Skill

4.17 .756 3.86 .737 3.430**

Interpersonal Skill 3.86 .857 3.94 .746 -.882

Foreign Language 3.86 .742 3.88 .734 -.209

Resource Management 3.73 .767 4.08 .751 -3.746***

Digital and ICT-related 
Competencies

4.12 .736 4.18 .682 -.648

Media and
Information Utilization 

3.78 .840 3.90 .788 -1.261

Convergence 4.21 .760 4.15 .733 .701

New technology Utilization 
and Manufacturing 

4.25 .800 4.25 .733 .027

Operational and 
Management

3.88 .907 4.02 .716 -1.355

*p < .05, ** p < .01, *** p < .001 

표 5. 산업체와 교수자 간 항공·드론 분야 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

Table 5.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competency

이는 교수자의 경우 기본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산업

체에서는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강조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4-3  항공·드론 분야 기술교육에 대한 인식

1) 산업체와 교수자가 인식한 항공·드론 분야 기술교육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

먼저, 항공·드론 분야 기술교육에 대해 산업체와 교수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2개 분야

에 대한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산업체가 인식하는 분야별 기술교육에 대한 중요

도는 평균값 3.42~4.25점인데 반해 교수자의 경우, 평균값이 

3.68~4.26점으로 산업체보다 교수자가 현재 기술교육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나눠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체 경우, 운용S/W 및 응용 기술

(M=4.25, SD=.849)을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제어 및 탐지/회

피 기술(자율비행)(M=4.10, SD=.931), 센서 및 IOT 기술(동

력원이외)(M=4.10, SD=.938), 배터리, 동력원(eVTOL) 및 

소음진동기술(M=4.08, SD=.888), 통신/항법/교통관리 기술

(교통관제, 디지털 투윈 등)(M=4.05, SD=.885), 플랫폼기체

설계·디자인 기술(M=4.01, SD=.763), 핵심부품이나 주요부

품 개발(M=3.95, SD=.873), MaaS(Mobility as a Service) 

정보활용기술(M=3.74, SD=.985), 정비·생산기술(부품생산)·

품질 관리기술(M=3.69, SD=.965), 버티포트관련 인프라 구

축(구성, 운영) 기술(M=3.67, SD=1.020), 인증·시험평가 기

술(M=3.64, SD=1.035), 물류관련 기술(M=3.42, SD=1.031)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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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ndustry Instructor

t
M SD　 M SD　

Platform Body Design and 
Design Technology

4.01 .763 4.06 .795 -.529

Battery, Power Source and 
Noise/Vibration Technology

4.08 .888 4.19 .837 -1.073

Sensor and IOT Technology 4.09 .938 4.14 .795 -.449

Operation S/W and Application 
Technology

4.25 .849 4.26 .775 -.026

Communication/Navigation/
Traffic Management Technology

4.05 .885 4.14 .823 -.887

Control and Detection/ 
Avoidance Technology

4.10 .931 4.22 .811 -1.174

Development of Key parts or Key 
parts

3.95 .873 4.09 .818 -1.380

Certification and Test Evaluation 
Technology

3.64 1.035 3.98 .826 -2.914**

Maintenance/Production 
Technology/Quality Control 
Technology

3.69 .965 3.96 .803 -2.417**

Vertiport-relate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echnology

3.67 1.020 3.90 .791 -1.976*

MaaS Information Utilization 
Technology

3.74 .985 4.01 .768 -2.365*

Logistics related Technology 3.42 1.031 3.68 .830 -2.332*

*p < .05, ** p < .01

표 6. 기술교육의 인식 차이 결과

Table 6.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echnical education

교수자도 운용S/W 및 응용 기술(M=4.26, SD=.795)이 가

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어 

및 탐지/회피 기술(자율비행)(M=4.22, SD=.811), 배터리, 동

력원(eVTOL) 및 소음진동 기술(M=4.19, SD=.837), 센서IOT 

기술(동력원이외)(M=4.14, SD=.795, SD=.823), 통신/항법/

교통관리기술(교통관제, 디지털 투윈 등)(M=4.14, SD=.823), 

핵심부품이나 주요부품 개발(M=4.09, SD=.818), 플랫폼기체

설계·디자인 기술(M=4.06, SD=.795), MaaS(Mobility as a 

Service) 정보활용 기술(M=4.01, SD=.768), 정비·생산 기술

(부품생산)·품질관리기술(M=3.96, SD=.803), 인증·시험평가 

기술(M=3.98, SD=.826), 버티포트관련 인프라구축(구성, 운

영) 기술(M=3.90, SD=.791), 물류관련 기술(M=3.68, 

SD=.830)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드론 분야 기술교육에 대해 산업체가 인식하는 중요

도와 교수자가 인식하는 중요도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산업체와 교수자

가 인식하는 기술교육에 대한 중요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 6에서 나타났다. 산업체와 교수자 모두가 중요하게 인식하

고 있는 운용S/W 및 응용 기술과 제어 및 탐지/회피 기술(자

율비행)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인증·시험

평가 기술(t=-2.914, p<.01), 정비·생산 기술(부품생산)·품

질관리 기술(t=-2.417, p<.01), 버티포트관련 인프라구축(구

성, 운영) 기술(t=-1.976, p<.05), MaaS(Mobility as a 

Service) 정보활용 기술(t=-2.365, p<.05), 물류관련 기술

(t=-2.332, p<.05)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으며, 교수자가 산업체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산

업체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면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써 기초적인 기술교육

에 대한 부분도 산업체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산업체가 인식한 항공·드론 분야 기술교육에 대한 중요

도와 충족도

항공·드론 분야 기술교육에 대해 각 기술별로 산업체가 인

식하고 있는 기술교육의 중요도와 충족도 수준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7과 같이, 하

위 3개 영역(센서 및 IOT 기술(동력원이외), 인증·시험평가 

기술, 물류관련 기술)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술의 영역에서 

유의도 수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산업체가 판단하기에 3개 영역 

기술만이 산업체의 요구수준에 도달한 반면에 다른 모든 영

역에 대한 기술교육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아직 이

르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대

학에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부족한 영역에 대해 기술교

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Category Division M SD　 t

Platform Body Design 
and Design Technology

Importance 4.01 .763
2.328

Performance 3.80 1.000

Battery, Power Source 
and Noise/Vibration 
Technology

Importance 4.08 .888
4.605***

Performance 3.70 .942

Sensor and IOT 
Technology

Importance 4.09 .938
1.845

Performance 3.92 .888

Operation S/W and 
Application Technology

Importance 4.25 .849
4.538***

Performance 3.87 .900

Communication/
Navigation/Traffic 
Management 
Technology

Importance 4.05 .885
3.855***

Performance 3.68 .998

Control and 
Detection/Avoidance 
Technology

Importance 4.10 .931
4.364***

Performance 3.73 .977

Development of Key 
parts or Key parts

Importance 3.95 .873
3.481**

Performance 3.63 1.103

Certification and Test 
Evaluation Technology

Importance 3.64 1.035
1.901

Performance 3.45 1.043

Maintenance/
Production 
Technology/Quality 
Control Technology

Importance 3.69 .965

2.642*

Performance 3.47 .941

Vertiport-relate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echnology

Importance 3.67 1.020
2.837**

Performance 3.39 1.048

MaaS Information 
Utilization Technology

Importance 3.74 .985
3.038**

Performance 3.45 1.013

Logistics related 
Technology

Importance 3.42 1.031
.522

Performance 3.37 .985
*p < .05, ** p < .01, *** p < .001

표 7. 항공·드론 분야 기술교육에 대한 중요도와 충족도

Table 7.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echnical 
education in the Aero-Dron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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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산업체가 인식하는 항공·드론 분야의 기술교육에 

대한 중요도와 충족도를 바탕으로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를 위해 산업체가 인식하는 중요도는 y축으로, 충족도를 x축

으로 교육중요도 수준의 전체 평균 3.90점과 현재 교육 충족

도 수준의 전체 평균 3.63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하위영역을 

각 점수에 따라 4사분면 매트릭스에 위치시켰다.

IPA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유지에 해당하는 제 1사분

면에 해당하는 기술교육은 운용S/W 및 응용 기술, 센서 및 

IOT 기술, 제어 및 탐지/회피 기술, 배터리, 동력원(eVTOL) 

및 소음진동 기술, 플랫폼기체설계·디자인 기술, 통신/항법/

교통관리 기술(교통관제, 디지털 투윈 등)이다. 현재 중요도

와 충족도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 비교적 기술교육이 잘 이루

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집중에 해당하는 제 2사분면은 핵심부품이나 주요부품개

발 분야로 중요도는 높으나 기술교육에 대한 충족도가 비교

적 낮아 향후 교육이 필요한 부분임을 의미하고 있다. 즉 산

업체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이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시급하게 기술교육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저수준에 해당하는 제 3사분면은 MaaS(Mobility as a 

Service) 정보활용 기술, 버티포트관련 인프라구축(구성, 운

영) 기술, 정비· 생산 기술(부품생산)·품질관리 기술, 인증·시

험평가 기술, 물류관련 기술로 현재 중요도나 충족도가 모두 

낮은 수준으로 긴급하게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과잉에 해당하는 제 4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현재 충족도가 높은 부분으로 불필요하게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지만, 분석 결과, 이러

한 교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산업체가 인식하는 기술교육은 현재 충족도보

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핵심부

품이나 주요 부품개발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항공·드론 분야 기술교육의 IPA 결과

Fig. 2. IPA of technical training in the Aero-Drone field

4-4  항공·드론 분야 교수학습 방법

1) 항공·드론 분야에 적합한 교육방법

산업체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항공·드론 분야에 컨소시엄 

간 공유할 수 있는 융복합 교육에 적합한 교육방법에 대한 설

문을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먼저, 

‘하이브리드’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뒤를 이어 ‘AR교육’, 

‘VR’, ‘메타버스’, ‘실습’ 등의 순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항공·드론 분야에서 이론 

중심의 수업보다는 실제 체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향후 대학에서는 항공·드론 분

야서 실재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및 메타버스 활용 

환경 구축, 관련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 개발, 메타버스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한 항공·드론 분야에 적합한 

교육방법

Fig. 3. Teaching method using Word Cloud

2)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력 활성화 방안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서 노력해

야 할 부분에 대해 산업체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방

형 설문을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 그림 4에서처럼 ‘산

업체 요구파악’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어서 ‘실무위주 교

과목’, ‘유연한 학사제도’, ‘산업체 필요 인력’, ‘현장실습’, ‘산

학공동 프로젝트’, ‘우수한 교수진’ 등의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체의 

요구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

는 실무위주의 교육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학사제도의 유연

함이 필요하다.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항공‧드론 디지털 신기술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산업체와 교수자 인식 비교 연구

2201 http://www.dcs.or.kr

그림 4.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한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 방안

Fig. 4. Ways to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industries using Word Cloud

Ⅴ. 결  론 

본 연구는 항공·드론 분야에 대한 융·복합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인력 수요 및 채용의향 직무, 융복합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 및 기술교육에 대한 산업체와 교수자의 인식 차이를 

통해 향후 항공·드론 분야 융복합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위한 어떤 분야의 기술교육에 중점

을 두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컨소시엄 간 공유를 

위한 교육방법과 항공·드론 분야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력 활

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

점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체와 교수자가 항공·드론 분야에서 앞으로 인력

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 직무는 연구개발, 설계·디자인, 

조종·지상관제 등 운용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직무는 

판매·구매·영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항공·드론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새롭게 기획하거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개발,  설계·디자인 직무의 고급인력이 매우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혁신융합대학에서는 항공·드론 신기술 

디지털 분야의 융복합 전공의 고급인력을 양성을 위한 초급-

중급-고급 수준별, 직무별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제공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석박사연계 과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드론 분야 융합역량에 대한 산업체와 교수자 차

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창의 및 혁신 역량을 가장 중

요한 역량이라고 하였다. 이는 산업체 및 교수자 모두 창의 

및 혁신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융합 교육과정이 시급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항공·드론 분야에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고 혁

신적인 아이디어를 이끌 수 있는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문제중심 기반의 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 혹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jBL: Project Based 

Learning) 등의 다양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방법이 교

육과정과 교과목 개발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체와 

교수자 모두 그다음으로 신기술 활용 및 제작 역량이 높게 나

타났다. 항공·드론 분야는 ICT, 소프트웨어, 센서 등 첨단 신

기술 융합산업으로 창의적 제작이 가능한 메이커스페이스 및 

최첨단 실습실을 활용한 다양한 항공·드론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실습을 제공하고 컨소시엄 간에도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업체의 경우에는 분석 및 지식 활용 역량은 평균 

4.1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교수자는 3.86점으로 낮게 나타

났다. 자원관리 역량의 경우에는 교수자는 4.08점으로 높았

으나 반면에 산업체는 3.73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 지식이나 실제 관

련 자료를 가지고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

는 역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혁신융합대학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 등 개발을 통해 교육시키고 실무 능력이 부

족한 부분을 사전에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개발, 운영할 필요

가 있다.

셋째, 기술교육에 대한 IPA 결과, 핵심부품이나 주요 부품

개발에 대한 기술교육이 시급하게 이루어야 함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항공, IC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어 

항공‧드론 분야의 핵심부품이나 주요 부품 개발이 한창이지만 

신기술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외, 운용S/W 및 응용 기술, 센서 및 IOT 기술, 

제어 및 탐지/회피기술, 배터리, 동력원(eVTOL) 및 소음진

동 기술, 플랫폼 기체설계·디자인 기술, 통신/항법/교통관리 

기술(교통관제, 디지털 투윈 등)은 현재 중요도와 충족도가 

모두 높아 비교적 기술교육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로 영

역에 대한 기술교육이 지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핵심부품이나 주요 부품 개발 등에 기술교육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습득하고 중요도와 충족도가 모두 높은 기술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에서 교육과정 개발 및 콘텐

츠 공유를 위한 교육방법으로 ‘하이브리드’와 ‘VR’과 ‘메타버

스’ 등과 같은 가상 교육을 선호하였다. 이는 원거리에 있는 

참여 대학 간 거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

여 서로 공유하며 강의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비대면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블렌디드 등 다양하고 혁신적 유형별 교

수법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VR, 메타버스 등

의 선호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항공·드론 분야에서 이론 중심

의 수업보다는 실제 체험,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항공·드론 

분야에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한 실감형 융합형 콘

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메타

버스와 VR·AR 기술을 활용한 항공·드론 분야 실험·실습환경 

구축하여 혁신융합대학의 참여 대학 간 시공간의 제약을 넘

을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드론 분야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력 활성

화 방안으로 ‘실무위주 교과목’, ‘유연한 학사제도’,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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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인력’, ‘현장실습’, ‘산학공동 프로젝트’를 언급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항공·드론 분야의 산학협력과 연계된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체

와 연계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뿐만 아니라, 산학연계 

캡스톤디자인, 리빙랩 프로젝트, 산업체 현장실습 등의 교과

목을 개발하고 신산업 분야의 현장 전문가와 협업하여 역량

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줄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항공·드론 분야 혁신융합대학이 교

육과정을 개발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근거로 삼아야 

할 혁신적인 교육과제와 연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항공·드론 분야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살펴보았다. 추후 항공·드론 분야

에 적합한 핵심역량과 전공 역량을 도출하고 도출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간 ․ 대학 간의 교육 역량 차이를 해소하고 융․
복합 기반의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가 항공·드론 분야의 혁신융합대학의 교육

과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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