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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현재 당면한 새로운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천노사민정의 

비전체계, 이행점검개선안을 수립하는 것임 이에 더하여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주요사업영역이며 최근 노사민정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일자리창출분야인 직업훈련-고용 연계 전략을 수립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천지역 노사민정의 관계자 

워크숍, 설문조사, 인터뷰, 세미나 등 연구방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음

○ 부천시 산업 및 고용노동 환경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내 기업수

와 일자리수 증가의 둔화, 서비스업(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여가 

관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 전통적인 노사관계의 안정화, 

현재 HRD사업에 대한 사용자측의 낮은 평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 필요성 인식, 지자체의 지역주체에 대한 참여독려 

약화 인식 등이 주된 환경변화 요인으로 도출되었음

<부천시 훈련수요 도출과정 및 방법>



○ 위의 환경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추진

해야할 전략방향으로 1) 지역 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노사전문가 공동위원회 활동, 2) 서비스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 및 고용문제에 대한 중장기 변화관리의 필요, 3) 새로운 

환경대응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범위확대 및 협력밀도 강화를 제시

하였음

○ 중장기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비전체계를 제시하였음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미션/비전 체계도(안)>

- 우선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존재이유인 미션은‘부천지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취약계층 보호, 노동인권 보장, 인적자원개발 및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실행지침 제공을 위한 파트너들 

간의 사회적 대회기구’ 



요  약 3

- 비전은‘노동․고용복지 거버넌스 실현을 기반한 노동자가 행복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부천 만들기’, 

- 핵심가치는‘사람희망’,‘연대와 상생’그리고‘사회적 책임’으로 

설정함 

- 또한, 전략목표로‘숙의를 통한 정책개발역량 강화’,‘네트워크 

확대 및 참여증진’,‘협력을 통한 정책실행역량 강화’로 구성. 

- 주요 고객은 노동자(안전하고 행복한 일자리와 일터 만들기 지원), 

기업(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 관련 기업맞춤형지원

패키지 제공), 취약계층(고용노동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및 중앙정부(중앙정부 고용노동정책을 상호보완하는 창의적 전달

체계로서 기능)로 설정함

○ 협약 및 선언이행 점검과정 개선안으로 5가지 해당조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5가지를 제안함

 1)지역단위 사회협약(social pact)은 중장기적인 전략사업영역에 대한 

공동선언과 1년 단위 사업실행을 위한 실천협약의 투트랙 방식을 

도입할 것, 

 2)공동선언 및 실천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이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하는 차원에서 협약체결과 함께 

각 파트너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행점검 절차를 개선, 

 3)이행점검 방식은 SMART 원칙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특히 사회적 대화의 지속가능성과 조직 학습역량을 제고하는 차원

에서 이행 점검이 차기년도 사업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등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것, 

 4)이행목표 설정방식은 최대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 

 5)협력적 거버넌스로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파트너들이 해당 

조직의 경계를 넘어 지역단위 새로운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음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협약이행점검 과정개선 제안내용 요약도>

전략실행방향 

이슈
현행방식(As-is) 제안방식(To-be) 제안 예시

1. 공동선언/
실천협약 설정
기간

⁃ 1년 단위로 비
전과 목표를 설
정하는 방식

⁃ 3-5년 단위 공동선언을 
통해 중기 이행사업영역
을 설정 ⁃ 공동선언은 

연 단위 액션
플랜수립⁃ 1년 단위 실천협약을 통

해 공동선언 이행 및 협
약당시 현안해결

2.실천협약의 
구체성

⁃ 사업영역만 설
정하고 구체적인 
이행사항은 협약
체결 후 
각 파트너별 이
행방식

⁃실천협약은 가능한 파트
너별 실천계획을 포함하
여 체결하도록 함

⁃ 실천협약 직
후 파트너별 
세부이행계획
서 제출

3. 이행점검 방
식

⁃구체적인 계획수
립없이 이행여부
만을 점검하는 
방식

⁃SMART 원칙에 부합하는 
이행계획수립과 계획대비 
이행수준을 평가

 ⁃ 균형성과표 
등을 적용하여 
연도별 측정가
능한 성과목표 
설정 및 이행
점검

⁃차기 사업에 대한 피드백
이 가능한 이행평가 실시

4. 협력적 목표
설정 

⁃파트너별 독립적 
사업이행이 대다
수를 차지함

⁃복수의 파트너들이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협력목표
를 개발하는 노력 

⁃노사공동위원
회를 통한 스
마트공장 도입

5. 협력적 거버
넌스 구축

⁃단순한 정보교환 
수준을 넘어서서 
함께 의사결정하
는 조정수준의 
거버넌스 성격

⁃파트너별 상호작용을 확
대하고, 기존의 조직경계
를 초월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모
델로 발전할 필요

⁃부천시 출연기
관을 실행협력
기구로 연계



요  약 5

○ 직업훈련-고용연계 전략에서는 현재 부천시 직업훈련-고용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이 파편화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함 이에

부천시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보호, 노동-고용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 

○ 즉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부천시 직업훈련-고용정책의 의결

기관이자 주요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함 또한 부천시의 주요산업

(5대 전략산업 포함)을 중심으로 청년, 여성, 중고령자 등 대상으로 

다양한 훈련과 취업을 유도하여 고용률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해서 

직업훈련-고용의 노사민정 주체들의 인식제고와 조례 등 법/제도적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취업취약계층에 맞는 직업훈련-고용 추진 내용>

구분 청년 여성 중장년

대상 신규자 신규자 , 재직자 신규자 , 재직자

업종
- 금형, 로봇, 세라믹 등 
==> 고숙련 필요 업종 

- 경영회계. 사무관련직, 
미용 음식서비스, 
사무자동화 등 ==> 서비스 
업종   

- 기계, 전기전자, 금형, 
조명 , 세라믹, 패키징 등 
==> 단순 생산․노무직 업종

기관

- 일드림센터
- 특성화고 
- 대학 (부천대, 폴리텍 등 )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 일드림센터
- 여성인력개발센터
- 민간직업훈련기관

- 일드림센터 
- 인천인력개발원 부천센터
- 폴리텍 대학

운영
방식

- 계약학과 혹은 취업연계 
학과
- 산학 공동 프로그램 개발 

- 기업과 공동 프로그램 
개발

- 기업과 공동 프로그램 
개발 

○ 결론부문에서는 향후 수립할 사업영역별 액션플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업영역 두 가지, 즉 노동4.0전략 및 훈련-고용 

연계전략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공하였음.



<연도별 부천 노동 4.0 전략 중장기 로드맵>

연도
부천 

노동 4.0전략
주요 내용 

2020년

부천노동 4.0 

의제개발 및 

협력필요인식 

공유

4차 산업혁명 부천지역 고용노동복지 대응 관련 의제 발

굴을 위한 토론회, 조사연구사업, 구성원 교육 등 실시

(안) 부천일터 4.0: 노사 갈등해결/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안) 부천노동복지 4.0: 플랫폼 노동자 복지사업

(안) 부천HRD 4.0: 교육지원청, 지역대학 등 협력사업

2021년 
추진 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

부천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분과위원회를 신설 또는 관련

의제 배정하여 의제별 액션플랜 및 파트너별 행동지침 

마련.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MOU체결 등)

(안) 부천일터 4.0: 노사발전재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

(안) 부천노동복지 4.0: 근로복지공단, 플랫폼노동조합 등

(안) 부천HRD 4.0: 대학, 중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등

2022년

관련조례개정 

등 사업실시를 

위한 행정적 

기반마련

사업별 재정마련을 위한 행정적 절차 이행

(안) 부천일터 4.0: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시범사업 참

여

(안) 부천노동복지 4.0: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등 관련 조례개정 추진

(안) 부천HRD 4.0: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재정지원사

업 근거 마련

2023년
시범사업 

실시
재정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시범사업 실시

2024년 본 사업 실시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보완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본사업 

실시



<연도별 직업훈련-고용 중장기 로드맵>

연도 훈련-고용 전략 주요 내용 

2020년

노사민정인식 개
선

- 노사민정 주체들의 상호의존성 인식 제고 
- 훈련-고용의 집단재 인식 제고 

광역 
일자리 확대

- 부천시를 포함하여 서울, 김포, 인천, 수도권 등
으로 일자리 확산 

2021년 

일드림센터 역할 
확대 

- 일드림센터에 훈련-고용 정보관리 역할 확대   

부천시 청년 기
본 조례 개정 

-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 청년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고용확대 및 일
자리 질 향상에 관한 내용 추가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개정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
- 부천지역노시만정협의회의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기능 부여 

2022년

청년센터 설립 
- 대학 외 청년 활동공간과 청년정책의 통합적     
관리
- 청년들에 대한 훈련 및 취업 지원 강화

노사민정협의회
조직 개편 

- 훈련-고용 관련 기관들간 연계성 강화 
- 지자체 유휴시설이나 폐교 활용 

2023년
취약계층을위한 
노사민정 공동훈
련-고용사업

- 청년: 계약학과 혹은 취업연계 학과 개설, 산학 
공동훈련 프로그램 개발
- 여성 및 중고령자: 기업과 공동훈련 프로그램 개
발

2024년
계층별 부천형 
내일채움공제 실
시 

청년 여성
중고령자

(50대 이상)

정부 1,800

기업 700 700 700

노동
자 

700 700 700

부천
시 

800(+1년 
근무시)

800
(+1년 

근무시)

800
(+1년 

근무시)

계 4,000+
α(이자수익)

2,200+
α(이자수익)

2,200+
α(이자수익)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 본 연구의 목적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립 후 20년간 발전

경로를 확인하고 새로운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천노사민정의 비전 체계, 이행점검개선안을 수립하는 

것임. 이에 더하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주요사업 영역이며 

최근 노사민정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분야인 

직업훈련-고용 연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2018년 12월 발간된 부천 노사민정 20년사에서는 2014년에 도출한

‘노동-고용복지 미래비전 2020’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기존의 조사

연구 결과물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부천 노사민정 

5개년 기본계획과 액션플랜을 설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현재 직업훈련분야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고용연계 전략을 

지역수준에서 추진하도록 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지자체의 직업훈련-고용연계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함께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됨

- 본 연구에서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계획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각 영역별 

연구 필요성은 아래와 같음



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부천 노사민정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협의회의 미션과 

비전 및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영역별 추진방향을 

마련할 필요

- 현재 협의회는 당해 연도별 노동현안을 중심으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향후 중장기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는 

협의회의 명확한 정체성 수립과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의제 발굴과 사업을 

진행한 경험은 발현적(emergent) 지역고용거버넌스(이상민·고현주, 

2018)로서 장점을 가지지만, 기존 방식은 현재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인물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크므로 협의회의 미션

(존재이유)과 비전(이상적 상태)을 설정하여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5년(2014-18)간의 연도별 핵심과제(20년사, p.289-299)를 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사례로 

택시업종 감정치유사업(2015년에는 노동실태 파악, 2016년에는 노

사민정 협약체결 및 시범사업 실시- 2017년에는 감정노동치유사업 

지속화의 사례) 및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시행(제안에서 

시행까지 약 5년 소요) 외에는 관찰이 어려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영역별 전략목표에 따른 핵심과제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20년사(p.285)에서는 「노동-고용복지 미래비전 2025:‘부천형 

노동고용거버넌스’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감대 확대와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과제 설정은 추후과제로 남겨

두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협의회의 미션, 비전, 전략, 추진과제 

등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할 영역과 

단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수립된 미션과 비전을 실행하는데 적합한 조직 및 네트워크 구조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조직구조는 필요다양성(requisite variety) 원리를 반영하여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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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환경과 미션 및 비전에 적합한 분화와 통합기제를 보유할 

필요가 있음 

- 협의회의 현재 조직구조는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확장되어 있어 

형식화가 우려되기도 함(20년사 p.289),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노동고용거버넌스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협의회의 경우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교류, 인력교류, 

물자 및 자금의 교류, 취업희망자 등 서비스수혜자 교류, 시설 및 

장비교류 등이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따라서 현재 협의회 

참여기관 외 추가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할 파트너들을 모색하고 

연계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행목표를 구체화하고 협약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협약 

이행점검 프로세스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부천 노사민정은 협약체결 및 이해, 실천선언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고 2013년 이후 이행점검 결과를 매년 공개

하고 있음

- 하지만 성과관리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① 매년 체결되는 실천선언

및 협약의 의미가 형식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② 당해 연도 

이행목표 및 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이행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③ 단기와 중장기 해결과제에 대한 단계적 이행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20년사, p.286)

-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의 차원

에서 협약체결의 형식, 이행과제 설정방식 및 이행점검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특히 기관별로 이행과제를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가능한 기관 간 협력과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부천지역 고유의 직업훈련-고용 연계 중장기 전략구축이 필요함

- 공급자(직업훈련기관) 중심의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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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한계로 인해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해 직업훈련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구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역량기반 직업훈련 

실시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해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의 역량과

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제고, 취업연계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고용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나영선 

외, 2017)1) 

- 정부는 지역균등발전을 위해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직업

훈련과 고용을 연계시켜야 하는 역할 증대가 시급함 

1) 나영선 외(2018),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 정부 인적자원개발 전략, 직업능력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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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 첫째, 제2장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서는 미션, 비전, 전략, 핵심

사업 영역(예: 거버넌스 구조, 노동, 고용, 훈련, 협의회 인프라)과 

영역별 성과요인, 장기 성과목표, 액션플랜, 영역별 담당조직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함.

○ 둘째, 제3장 협약이행점검과정 개선에서는 해외사례 분석결과 및 

수립된 전략체계 등을 바탕으로 기존의 이행점검 프로세스의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셋째, 제4장 직업훈련과 고용연계 전략에서는 산업기반 접근방식과 

장소기반 접근방식을 결합하여 산업이 발달된 지역은 산업-직업훈련

-고용 연계 방안,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은 복지-직업훈련-고용 

연계하는 방안 등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수립함  

○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전체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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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방법

1. 워크숍

○ 워크숍 개요

- 1999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립 이후 20년을 맞이하는 시점

에서 지난 20년 간의 발전 경로를 확인하고 새로운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정체성과 

비전 및 액션플랜 수립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함

○ 일정 및 장소: 2019년 8월 28일(수) ~ 30일(금)/2박 3일, 호텔 에어

시티제주

○ 인원: 노사민정 관계자 총 40명. 연구참여자 2명

○ 워크숍 강의 주요내용

- 미션 및 비전의 개념과 장단점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 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미션과 비전 유형

- 국내외 유사조직의 미션과 비전 체계

- 부천시 훈련 및 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부천시 훈련 및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 워크숍 분임토론 주요내용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선순위 정하기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사업 우선순위 정하기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새로운 사업영역 제안하기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참여하여야 할 새로운 파트너들은?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보완점 제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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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으며, 부천지역 고용노동 및 거버넌스 환경에 대한 인식, 노사

민정협의회의 중장기 노동고용거버넌스 전략에 대한 우선순위 등 

의견, 전략실행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의견조사를 목적으로 함 

설문조사 기간, 대상 및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설문조사 기간: 2019년 11월 10일 ~ 11월 20일

- 설문조사 대상: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련자( 44명 응답)

- 설문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및 설문지 수거방식 병행

○ 설문조사항목

- 고용노동 및 거버넌스 환경

- 산업환경: 기업증가, 기반시설 확충, 서비스업 전환

- 고용환경: 일자리 증가, 양극화 수준, 일자리/HRD 사업 중복

- 노사관계: 안정성

- 지자체의 의지: 지자체자의 의지, 지자체의 참여 독려

- 지역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거버넌스 역할 우선순위

- 지역주체의 관심과 참여증진

- 파트너들의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한 지역 정책입안

-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 파트너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정책사업의 직접실행

- 파트너별 구체적인 사업목표설정과 이행관리로 주체들의 책임성 

강화

- 본 협의회와 사무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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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뷰

○ 인터뷰 개요

- 인터뷰는 부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훈련 및 고용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함 

- 무엇보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인터뷰 기관 및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현재 부천지역 훈련 및 고용상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함 

-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청취함 

○ 인터뷰 대상자 

- 부천지역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주요 5개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 인터뷰 대상자들의 직책은 대부분 팀장급 이상으로 오랫동안 훈련/

고용업무 등을 수행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보유함 

<표 1-1> 인터뷰 대상자

기관 직책 기관 성격 사업 참여 주요 대상

○○훈련센터 센터장 훈련/취업기관 신규자/재직자

○○회의소 과장 사용자단체 신규자/재직자

○○대학 센터장 대학 대학생/청년

○○복지회관 부장 훈련/취업기관 취약계층

○○개발센터 총괄팀장 훈련/취업기관 여성(경단여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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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방식

- 인터뷰는 개별심층인터뷰 뿐 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표적집단심층

인터뷰(FGI)를 병행 실시함 예를 들면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기관경우 청년, 경단여성, 중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 따른 정책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여한 집단인터뷰가 

이루어짐

-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질문지를 설계하고 현장상황에 따라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반구조화 방식(semi-structure)을 채택함 

- 인터뷰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실시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  

○ 주요 인터뷰 내용 

- 각 기관의 훈련/고용을 위한 조직구성, 예산, 정책, 애로사항 등 

-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 노사민정의 역할과 기능, 문제점, 

개선사항 등 

- 부천지역 훈련/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책 등 

 

4. 세미나: 2019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20주년 기념 

고용노동컨퍼런스

○ 세미나 개요

- 일시: 2019년 12월 3일 (화) 오후 4:00

- 장소: 부천에스컨벤션웨딩홀

- 섹션 2: 부천 노사민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아트홀 1)

○ 세미나 참여자

- 좌장: 고현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 개회사: 박종현 한국노총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 발제: 김윤호 호인사노무법인 대표

- 토론1: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보완과 개선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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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2: 김제균 부천상공회의소 과장(노사현안과 쟁점)

- 토론3: 정근철 부천시노동복지회관 관장(노동복지)

- 토론4: 장해영 (사)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일드림센터장(포용적 

성장을 위한‘숙련’, 그리고 노사)

- 토론문은 <부록 4>를 참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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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본 장에서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러싼 지역 산업 및 고용

노동환경과 거버넌스와 관련한 환경을 분석, 비전과 미션 체계를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함

제1절 부천지역 산업 및 고용노동환경 분석

1. 부천시 업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부천시의 업종별 사업체수

- 기타업종이 14,235개(23.7%)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이 13,196

개(22.0%), 제조업이 10,657개(17.7%), 숙박 및 음식점업이 9,643개

(16.1%)순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6,378(10.6%)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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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2017년)

자료: 부천시, 2019.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

○ 부천시의 업종별 종사자수

- 제조업이 71,475명(24.5%)를 차지하여 업종 중에서는 종사자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28,981명(9.9%)로 

나타나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체 종사자수의 1/3을 넘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17.7%를 차지하고 있지만, 종사자수는 

24.5%로 약 1/4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고용 및 훈련사업의 

주요 대상 업종으로 설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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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업종별 종사자수 현황(2017년)

자료: 부천시, 2019.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

 

○ 부천시의 사업체수 증감현황

- 가장 최근 자료 2019년도 발표자료(2017년 기준)를 기준으로 보면

부천시 사업체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부천시 사업체수는 2016에 

비하여 2017에 0.41% 증가하여 증가추세가 정체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경기도 전체가 2.58% 증가한 것에 비하여 사업체수의 증가속도가 

낮은 편에 속하여, 경기도 사업체수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도 7.0%에서 

6.8%로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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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부천시 사업체수 증감 현황(2017년)

자료: 부천시, 2019.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

○ 부천시 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감현황

- 2016년 및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제조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모두에서 순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구성비도 

줄고 있음

- 제조업 경우 2016년 사업체가 10,780개(18.0%)에서 2017년 10.657개

(17.7%)로 123개의 제조업 사업체가 순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에서도 같은 기간내 72,470명에서 71,475명으로 995명이 

순감소가 나타남. 부천시의 5대 전략산업이 금형산업, 조명산업, 

세라믹산업, 로봇산업 등 주로 제조업 중심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제조업체수와 종사자수의 감소는 대책이 요구되는 변화로 판단됨

- 반면, 서비스업종 중에서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구성비가 증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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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의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통계치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임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노사민정 협의회 

사업운용을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표 2-2> 부천시 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감 현황(2017년)

자료: 부천시, 2019.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

○ 부천시의 임금근로자 피보험자 변동현황

- 고용정보원의 2019년 2분기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부천시는 

경기도 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2.5-5.0% 증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음

- 주변지역인 광명시와 김포시는 5.1~9.9% 증가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부천시는 주변지역에 비하여 임금근로자 증가속도가 약한 것

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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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부천시의 임금근로 피보험자 변동현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2019. 지역고용동향브리프. 가을호

[그림 2-4] 부천시의 신규구인인원 변동현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2019. 지역고용동향브리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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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 신규구인인원 변동현황(소재지 기준, 지역분류불능 제외)

-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년 2분기 신규구인인원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전년 동기 대비 신규구인(-15.5%), 취업건수(-8.1%)는 감소, 신규구직

(+5.9%)증가하여 일자리 환경이 악화된 트렌드를 볼 수 있음

- 부천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경기지역과 같이 신규구인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0%이상이 감소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노동수요의 

감소가 뚜렷이 나타남

2. 부천지역 산업, 고용노동환경 및 거버넌스 관련 인식

[그림 2-5] 부천지역의 노사민정 관계자의 산업 및 고용노동환경 인식(2019년)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1-5점 리커트 척도 평균점수

○ 부천지역 노사민정 관계자의 산업 및 고용노동환경 인식

- 기업수와 일자리수의 증가 둔화에 대한 지역구성원의 위기의식이 

존재함이 확인됨

- 지역이 서비스업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이나 남용이 없어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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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노사관계는 매우 안정적인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노사민정

협의회의 역할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평화적 노사관계구축 관련

사업의 수요는 매우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6] 부천지역 노사민정 관계자의 산업 및 고용노동환경 인식(2014 / 2019

년 비교)

자료: 2014년 설문조사 및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1-5점 리커트 척도 평균점수

 ○ 부천지역 노사민정 관계자의 산업 및 고용노동환경 인식(2014 / 

2019년 비교)

- 동일한 설문항목을 사용한 2014년도 설문조사와 2019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기업수 증가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와 관련한 

구성원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기업수 증가는 2014년 2.37에서 2019년 1.79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역에서 기업수의 정체 또는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평가하고 있음

- 또한, 지역산업이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는 2014년 

3.24에서 2019년 3.79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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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부천지역의 노사민정 주체별 산업 및 고용노동환경 인식(2019년)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1-5점 리커트 척도 평균점수

* 지방노동관서는 1명만 설문에 참여하여 집단비교시 불포함

○ 부천지역 노사민정 주체별 산업 및 고용노동환경 인식

- 기업수 증가와 관련하여 노사 모두 낮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 일자리 증가와 관련해서는 사측과 민간 전문가가 낮게 평가하고 

있음

- 양극화 심화는 노사간 인식격차가 심하며, 노측이 사측에 비하여 

긍정적 평가

- 서비스업종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노사민정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

- HRD사업의 적재적소성에 대해서 사측의 평가가 낮게 나타남. 훈련

수요자인 사측의 평가가 낮은 것을 보면, 훈련수요와 공급의 미스

매치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결과임

- 노사관계 안정은 노사민정 평가가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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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지역 노사민정 거버넌스 환경 인식(지자체 의지)

- 지자체는 지역 주제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적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중간점수(3점) 이상의 평가를 득하고 있음

- 반면 지자체장의 적극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8] 부천지역의 노사민정 거버넌스 환경 인식(2019년, 지자체 의지)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1-5점 리커트 척도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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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부천지역의 노사민정 거버넌스 환경 인식(2014/2019년 비교, 지자체 

의지)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1-5점 리커트 척도 평균점수

○ 부천지역 노사민정 거버넌스 환경 인식(2014/2019년 비교, 지자체 

의지)

- 지자체의 의지와 관련하여 2014년 설문조사와 비교해보면 다른 

문항은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지자체의 지역주체의 

참여 독려 문항이 3.47에서 3.05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지역주체들의 추가적인 참여를 제고하는 동시에 민-관협치의 

재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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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천지역 4차 산업혁명 대응수준과 타지역 사례

○ 4차 산업혁명과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이슈, 노동

조합 결성이슈 등 다양한 변화양상들이 관찰되고 있음

- 정부의 스마트공장 확산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무노조기업의 경우 근로자대표기구가 

미활성화되어 변화관리의 주체가 필요함

- 지역 노동고용거버넌스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단계로 판단됨

[그림 2-10] 부천지역의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수준(2019년)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1-5점 리커트 척도 평균점수

○ 부천지역 4차 산업혁명 대응수준

-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한 지역의 대응수준을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중간수준(2.5점)의 평가가 있었음

- 지역경제단체 및 기업(사측)의 응답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환경변화에 대한 노사민정 간 온도차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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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노동 4.0 사례

- 독일은「산업4.0」이란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에 대하여, 

사회적 대화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좋은 노동”의 방향성을 제시

하는「노동4.0」개념을 백서로 제시

- 독일의 연방노동사회부는 산업4.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4.0을 

사회적 대화의 주제로 제시하며 노사는 물론 전문가, 중소기업인, 

학생, 견습생, 언론 등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노동친화적인 변화

관리를 시도함

-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발간된 노동4.0백서에서는 임금체계와 사회적 

안정성, 좋은 노동 시스템(고용복지 확충 등)에 통합, 다양한 노동

형태를‘정상’으로 인정, 노동의 질 보장, 공동결정/노동자 참여/

기업 문화의 동시고려라는 5가지 조건을 제시함

[그림 2-11] 독일 노동4.0백서의 "좋은 노동＂의 다섯 가지 조건

자료: 황기돈. 2017, 독일의 노동4.0 백서: 디지털시대의 '좋은 노동＇에 대한 청사
진. 경상논총. 35(4):85-105.

○ 국내 지자체의 4차 산업혁명 대응사례

- 의정부시의 경우 지자체 행정혁신위원회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모색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각종 전문가 토론회, 4차 산업혁명 규제

개혁 교육실시, 지역 교육청 교직원 교육, 평생학습포럼 등을 통한 

각종 지역 거버넌스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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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인력의 융복합 인력화 전환, 의정부시 일자리 4.0 수립, 교육

훈련제도 전환, 임금/복지제도 도입, 신규일자리 창출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지역거버넌스 구축 등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참고할 만한 영역임

[그림 2-12] 지자체 수준 4차 산업혁명 대응사례

자료: 김경우,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지역사회 대응전략. 의정부시 제38차 행정혁
신위원회(보건복지분과) 조찬포럼

4. 부결: 부천지역 산업 및 고용노동환경 분석

○ 부천지역 산업 및 고용․노동환경 분석의 결과 도출된 주요 환경요인

- 기업수 및 일자리수 증가 둔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여가)으로 산업구조 변화, 전통적 노사관계의 안정화, 

HRD사업에 대한 사측의 낮은 평가, 4차 산업혁명 지역대응에 대한 

낮은 평가(노사전), 지자체의 지역주체 참여 독려 약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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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부천지역 산업 및 고용노동 환경분석과 전략방향

○ 환경분석 단계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전략방향은 아래와 같음

○ 지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맞춤형 노사전문가 공동

위원회 활동 필요

- 업종 및 주력제품 전환, 스마트공장 도입, 인력개발, 일터혁신 고용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지자체, 부천산업진흥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기업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 노사전문가가 함께 패키지 구성과 혁신활동 및 지원사업 행정업무 

과정에 대한 토탈 서비스 제공

○ 서비스업 및 4차 산업혁명관련 노동/고용문제에 대한 중장기 변화

관리 필요

- 새로운 취약계층(플랫폼 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보호사업

- 플랫폼업체-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 간 갈등해소 관련 지역 공론화

사업



26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무노조사업체 노사갈등해소를 위한 노사협의회 활성화 모델 개발 

및 확산

- 업종 및 주력제품 전환 및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인력양성/향상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지역 교육지원청 등과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진로 및 역량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등 지역 단위 평생학습체계 재구축

○ 새로운 환경대응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범위 확대 및 협력밀도 

강화

- 민-관협치(co-governance)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환경

대응역량 제고

- 부천산업진흥원, 플랫폼노동조합 및 준노조, 소상공인협의회 등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노사민정의 지역 대표성을 격상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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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략내용: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1.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현재 비전 체계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현재 비전체계

- 현재 설정되어 있는 비전은 ‘부천형 노동고용거버넌스‘ 실현임

-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로 연도별 실행목표 명확화, 협의회 재구조화, 

의제확장, 책무성 강화, 사회적 연대강화 등이 설정되어 있음

- 문제는 노동고용거버넌스는 비전이라기보다는 협의회 존재이유를 

표현하는 미션의 개념에 해당한다는 것임 따라서 협의회의 미션을 

별도로 설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추구해야할 비전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목표는 추상적인 성격이 강하여 좀더 한 단계 

구체화된 목표설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그림 2-14]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현재 비전체계

자료: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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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타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비전체계 유형분류

자료: 각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조사

○ 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비전체계 유형 분류

- 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들도 명확히 미션과 비전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었음 부천의 경우 협의회의 미션을 비전과 구분

하여 별도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비전/미션의 유형은 크게 거버넌스형, 노사평화형, 지자체슬로건형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사평화형이 가장 다수임

- 노사평화형 비전/미션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의 근거법률인“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도모’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타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와의 비교

- 목적: 부천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 노사협력증진 – 고용 및 인적

자원개발을 설정. 광주광역시는 지역 일자리창출 – 산업평화 정착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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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부천지역은 각 경제주체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사명을 

설정하는데 초점을 두어 지역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광주지역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기업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줌.

- 부천은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협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그 

사업범위를 확대할 여지를 두고 있음

[그림 2-15] 부천지역과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비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자치법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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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유사조직 미션체계 사례 연구

[그림 2-1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미션과 비전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브로셔

○ 국내조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미션과 비전체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거버넌스 기구로서 매우 간단명료한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여 조직의 목적과 지향점을 정확히 전달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션과 비전에 연계된 핵심가치와 전략목표 및 고객을 설정하여 

미션과 비전의 달성을 위한 실행방향도 제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에 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 고용, HRD,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특징을 가지는 차이점이 있음

 - 미션 및 비전체계의 틀은 부천지역 비전체계 수립 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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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미국 일리노이주 사우스쇼어 인력위원회의 비전과 미션체계

자료: Organization Strategic Plan 2019 - 2021, South Shore Workforce Board.

○ 해외조직: 미국 일리노이주 사우스쇼어 인력위원회의 비전과 미션

체계

- 사우스쇼어 인력위원회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주/시 등 행정

구역 인력위원회는 3-5년 단위로 전략계획을 발표, 지역 주체들간의 

협력과 사업우선순위 결정을 진행하고 하고 있음

- 사우스쇼어 인력위원회는 위원회의 5가지 기능으로 1)회합, 2)의사

소통, 3)정책개발, 4)성과관리(감독), 5)지원을 설정하고 있음

- 이 지역의 미션은 전략적 정책개발과 해당 정책들의 실행을 위해 

파트너들이 준수해야할 지침제공을 조직의 존재이유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정책입안중심의 기관이 

될지 아니면 정책실행을 병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참고할 만한 사례하고 판단됨

○ 해외조직: 텍사스 인력투자위원회 사례 (※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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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거버넌스 역할 수립

<표 2-4> 거버넌스 역할별 부천지역의 대표적 활동

거버넌스 역할관련 항목 부천지역의 대표적인 활동 대표적 활동의 특이 사항

1) 지역주체의 관심과 
참여증진

노사화합 부택 체육대회 
등 

택시업종 7개 업체 노사참여 
500명(한국노총/민주노총 
전체참여), 이후 다른 논의에서도 
논의 주체 및 대상의 확대를 
이끌어 냄

2) 파트너들의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한 지역 
정책입안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시행

11 한국노총 부천지부 제안, 
'12-13 추진휘 7차 회의, '14년 
전국최초 생활임금조례 제정 및 
시행(제안부터 시행까지 5년 소요)

3)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안)

17 부천시 고용노동정책 기본과제 
제안내용 중 

4) 파트너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정책사업의 
직접실행

노사공동훈련사업

03 무분규지역화 이후 새로운 
협력의제 모색중 지역일자리 
HRD의제 확대'05 직업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 결성,    
'06 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 
개소(노동부 지원) (모색단계 부터 
센터개소까지 4년 소요),
'11 부천시 지원 시작,
'13 사단법인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출범

5) 파트너별 구체적인 
사업목표설정과 
이행관리로 주체들의 
책임성 강화

이행점검보고서 작성 및 
공개

13부터 이행점검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6) 본협의와 사무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

전담 사무국 설치 
03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집행기구로서 전담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개시

○ 거버넌스 역할별 부천지역의 대표적 활동 특성

- 부천 노사민정의 경우 지역 거버넌스가 보유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양한 활동 중에서 숙의과정을 통한 지역단위 정책입안은 3-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 계획과 1년 단위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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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때, 1년 단위 

계획은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액션플랜을 포함하되 각 시기별 현안을 

유연하게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음

- 숙의과정을 통한 정책입안 후 실제 정책사업 실행은 독립된 연계

조직(예: 생활임금위원회,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에게 부여하는 

방식은 매우 건설적인 사례로 판단됨

[그림 2-18] 비전실현을 위한 거버넌스의 중점적 역할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점수산출방법: 1순위->6점부여 ~ 6순위->1점부여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점수로 역코

딩한 값을 평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1순위에 가깝게 응답될수록 높은 점수가 산출

됨

○ 비전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의 우선순위 조사결과

- 비전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의 역할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1) 토론/숙의과정을 통한 정책입안

2) 지역주체 참여증진

3) 자원배분 결정

4) 정책사업 직접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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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관리

6) 조직기반 제도강화

- 우선순위가 높은 비전달성 거버넌스 역할 및 활동들을 활용하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미션/비전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임

[그림 2-19] 노사민정 주체별 비전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의 중점적 역할 의견조사 

결과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점수산출방법: 1순위->6점부여 ~ 6순위->1점부여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점수로 역코

딩한 값을 평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1순위에 가깝게 응답될수록 높은 점수가 산출

됨

* 지방노동관서는 1명만 설문에 참여하여 집단비교시 불포함하였음

○ 노사민정 주체별 비전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 우선순위 조사

결과

- 노사는 지역주체들의 참여증진을 거버넌스의 주요역할로 평가

- 민정은 토론/숙의를 통한 정책입안을 강조

- 노동조합은 자원배분 결정을 중시 

- 사와 정은 정책사업의 직접실행 역할도 주문

- 이행관리와 조직기반 관련 제도화는 노사민정 모두가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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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실현을 위해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신규 파트너 

조사결과

- 노사민정 관계자들은 새로운 비전실현을 위해 [그림 2-20] 와 같이 

파트너들과의 신규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노동조합 중에서는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민주노총의 참여가 요구

된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산업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천산업진흥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 또한, 소상공인 

단체, 업종별 사업주단체 및 개별사업체 등 사용자단체와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지자체와 관련해서는 부천시 기업지원과 및 산업별 연계 행정부서의 

유기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이러한 의견은 최근 

고용노동복지 관련 정책집행시에 관련부처와 부서들의 유기적인 

연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임

- 민간부문과 관련해서 청년고용문제 당사자들의 참여를 위해 지역 

대학인 부천대학교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최근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 및 

노동복지사업 협력을 위해 요양보호사협회 등과의 연계, 사회보장

네트워크 협업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연계, 인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연계, 

일자리사업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들과의 연계,

- 마지막으로 지역현안 논의확대를 위해 지역시민단체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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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비전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파트너 참여증진 관련) 의견조사 결과

 

* (        )안은 응답자들이 추가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유로 언급한 내용임

4.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전략사업 분야 수립

○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분야 설정 의견조사 결과(시급성)

- 향후 5년간 시급하게 수행해야할 사업영역을 1-5순위까지 선정한 

결과 아래와 같은 순위가 형성됨

1) 일자리창출

2) 기업경쟁력 강화

3) 노동인권 보장

4) 고용취약계층 보호

5) 산업안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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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분야 설정 의견조사 결과(시급성)

10개 항목에 대해 1순위->5점부여 ~ 5순위->1점부여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점수로 

역코딩한 값을 평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 1순위에 가깝게 응답될수록 높은 점수가 산출됨

○ 노사민정 주체별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분야 설정 의견조사 결과

(시급성)

- 소속을 노사민정을 구분하여 사업영역의 시급성 순위를 살펴보면,

- 일자리창출은 노사민정이 모두 가장 시급한 사업영역으로 선정

- 2순위인 기업경쟁력 강화는 사민정 주체들이 선정(노측도 중요성 

인정)

- 3순위인 노동인권 보장과 5순위인 산업안전 제고는 노측이 주로 

선정

- 특히, 산업안전 제고 분야는 노측의 시급성 인식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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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노사민정 주체별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분야 설정 의견조사 결과(시급성)

10개 항목에 대해 1순위->5점부여 ~ 5순위->1점부여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점수로 

역코딩한 값을 평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 1순위에 가깝게 응답될수록 높은 점수가 산출됨

* 지방노동관서는 1명만 설문에 참여하여 집단비교시 불포함 하였음

○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분야 설정 의견조사 결과(실행가능성)

- 향후 5년간 기존역량을 고려 실행 가능한 사업영역을 1-5순위까지 

선정한 결과 아래와 같은 순위가 형성됨

1) 일자리창출

2) 고용취약계층 보호

3) 노사갈등예방 조정

4) 인적자원개발

5) 고용평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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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분야 설정 의견조사 결과(실행가능성)

10개 항목에 대해 1순위->5점부여 ~ 5순위->1점부여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점수로 

역코딩한 값을 평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 1순위에 가깝게 응답될수록 높은 점수가 산출됨

[그림 2-24] 노사민정 주체별 비전 실현 위한 사업분야 설정 의견조사 결과(실행

가능성)

10개 항목에 대해 1순위->5점부여 ~ 5순위->1점부여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점수로 

역코딩한 값을 평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 1순위에 가깝게 응답될수록 높은 점수가 산출됨

* 지방노동관서는 1명만 설문에 참여하여 집단비교시 불포함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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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분야 설정 의견조사 결과(실행가능성)

- 소속을 노사민정을 구분하여 사업영역별 실행가능성 순위를 보면,

- 일자리창출은 노사민정이 모두 가장 실행가능한 사업영역으로 선정

- 2순위인 고용취약계층 보호도 노사민정이 공통으로 선정

- 3순위인 노사갈등예방 조정은 민정이 주로 선정

- 4순위인 인적자원개발은 지자체에서 주로 선정

- 기업경쟁력 강화는 낮은 순위지만 노사는 실행가능성을 높게 평가

○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분야 설정 의견조사 결과(시급성+실행가능성)

- 비전실현을 위한 사업분야 선정을 위해 부천 노사민정이 향후 5년간 

반드시 실행해야할 ①시급성과 노사민정협의회의 역량수준을 고려한 

②실행가능성이 모두 높은 6개 영역 선정

1) 일자리창출

2) 고용취약계층 보호

3) 기업경쟁력 강화

4) 노동인권 보장

5) 인적자원개발

6) 고용평등 확립

[그림 2-25] 비전 실현 위한 사업분야 설정 의견조사 결과(시급성과 실행가능성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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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분야 설정 주관식 의견조사 결과

설문항목: 향후 5년간 반드시 수행해야할 사업의 제안내용을 현안문제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분야 설정 의견조사 결과(주관식)

- 응답자들이 향후 5년간 반드시 수행해야할 사업으로 제안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유치와 이직방지 지원

2) 미래노동환경에 적합한 지역맞춤형 고숙련 HRD로 하이로드 산업/

기업 경쟁력 강화

3) 새로운 형태의 취약근로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4) 위 사업들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및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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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지역 노사민정의 사업영역별 대표사업과 제안사업 비교

<표 2-5> 부천지역 노사민정의 사업영역별 대표사업과 제안사업 비교

사업영역
부천지역의 
대표적인 
기존사업

향후 사업 제안내용

1) 일자리 창출
- 부천인재취업육
성재단(진행중)

- 통합적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한 재단설립을 시장
공약사항으로 이행 중, 노사민정 숙의를 통한 재단 
사업모델 개발

2) 고용평등 
확립

- 차별개선네트워
크

- 업종별 노사전문가공동위원회를 통한   직장내 성
별/비정규직 차별 이슈 개선 활동

3)인적자원개발
- 부천노사공동직
업훈련지원센터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직업, 직업기초역량, 취업교
육프로그램 등 

4)고용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 고용취약계층종
합지원시스템(EAP)

- 감정노동근로자 심리치유, 근무환경 개선
- 미조직근로자 고용안정,및 노동권 보장(조례)
- 지역내 산업단지/공공자산활용 고용복지 확충  

5)노사갈등예방
/조정

- 공공/지역 갈등 
등 예방 공론화

- 2004년 이후 무분규 지역화되어 전통적인   노사
분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관
련 환경변화에 대한 노동친화적  변화관리 주체로서 
노사민정 협의회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예: 
플랫폼노동자 노사민갈등조정 등)

6)노동인권보장
- 청소년 노동인
권 보호교육

- 부천교육지원청과의 MOU체결 등 노동인권교육 
체계화

7)산업안전제고
- 산업안전우수사
례 전파(세미나, 
견학 등)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새로운 제도변화 관리

8) 
작업장혁신활
동

　
- 노사전문가공동위원회를 통한 스마트공장   도입 
등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대응  

9)기업경쟁력 
강화

- 브랜드콜 ‘환
타지아 콜‘ 도입

-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부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활성화 사업

10) 노동복지 
확충

- 행복일터지원센
터 - 지역 내 산업단지별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을 고

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추진
- 생활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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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고객 설정

○ 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고객 설정 의견조사 결과

- 비전실현을 위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주요 고객을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가 형성되었음

1)  사업체 노사

2)  취약계층

3)  구직자

4)  중앙정부 및 지자체

5)  일반주민

[그림 2-27] 비전실현을 위한 주요고객 설정 의견조사 결과

1순위->5점부여 ~ 5순위->1점부여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점수로 역코딩한 값을 평

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1순위에 가깝게 응답될수록 높은 점수가 산출됨

○ 노사민정 주체별 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고객 설정 의견조사 결과

- 응답자의 소속기준으로 주요 고객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 사업체 노사에 대해서는 노사민정 모두 가장 중요한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노와 민 그룹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음

- 구직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간수준의 우선순위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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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노사민정 주체별 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고객 설정 의견조사 결과

1순위->5점부여 ~ 5순위->1점부여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점수로 역코딩한 값을 평균

점수로 산출한 결과, 1순위에 가깝게 응답될수록 높은 점수가 산출됨

* 지방노동관서는 1명만 설문에 참여하여 집단비교시 불포함 하였음

6. 전략내용 소결: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거버넌스 역할, 전략 사업분야 및 주요고객 

등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션/비전 체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미션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미션은 부천이라는 지역적 범위의 고용

노동정책을 선도하는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음

- 협의회가 다루어야할 내용적 범위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취약

계층 보호, 노동인권 보장, 인적자원개발 및 경제 활성화로 설정하였음 

특히, 부천 노사민정 관계자들의 설문조사결과에 도출된 전략사업

분야의 우선순위와‘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내용을 포함하였음

- 또한, 거버넌스의 다양한 역할 중 참여 파트너들의 숙의과정을 통한 

지역 정책입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계자들 의견반영, 정책개발과 

개발 정책을 노사민정 파트너들이 협력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실행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조직의 존재이유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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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 비전은 노동-고용복지 거버넌스 실현이라는 기존의 비전을 포함하되, 

거버넌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해야할 이상적 상태를 노동자의 

행복과 기업성장으로 설정하였음 이는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상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 핵심가치

- 핵심가치에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20년 간 추구해온 주요 

가치들을 포함하였음 사람의 인권과 성장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근본적인 가치, 파트너들의 연대와 상생의 윤리적 가치,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가치를 표현하였음 

이 가치들을 협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전략목표

- 전략목표는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해야할 조직역량 

차원에서 설정했으며,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에 대한 

노사민정 관계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였음 

- 추후, 숙의과정을 통한 정책개발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업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연구 및 파트너들 간의 

토론과 정책수립을 위한 숙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네트워크 확대와 참여증진을 위해서도 본 연구에서 도출된 

네트워크 범위 확대와 파트너들과의 협의가 요구되며, 구성원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등 노력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협력을 

통한 정책실행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행점검 절차에서 협력적 

성과지표 마련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고객

- 노사민정협의회를 일종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으로 바라보면, 

협의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 즉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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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노사민정 관계자들의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 기업, 취약계층 및 중앙정부를 주요

고객으로 설정하였음

- 따라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자리와 일터 

만들기를 지원하고, 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 

관련 기업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이 고용노동관련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상호 보완하는 창의적 전달체계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미션/미션 체계도(안)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인식조사결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션/비전 체계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29]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미션/비전 체계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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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략실행: 협약이행점검과정 개선

1. 공동선언/실천협약 설정기간

[그림 3-1] 사회적 대화의 일반적 순환과정 ILO모델

자료:  Ishikawa, J. 2003. Key Features of National Social Dialogue: a Social 

Dialogue Resource Book (Geneva, ILO).

○ 사회적 대화의 일반적 순환과정

-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서 발간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회적 대화의 일반적 순환과정을 설명하면, 사회적 

대화는 참여 파트너들 간의 사회협약 도출을 위한 상호작용(토론, 

조율, 교섭 등)을 통해 협약을 체결, 파트너들 간의 약속인 협약을 



48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이행하는 과정을 거친 후, 협약이행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침. 

- 이 전체 과정은 파트너들이 속하는 지역단위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되는 

것이 필요. 또한, 협약이행점검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사항이나 

이슈들은 다음 회차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활용되는 

피드백 과정을 거침. 

- 위와 같은 선순환 과정이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대화의 모든 과정에는 모든 파트너들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함

- 본 보고서에서는 협약이행점검과정을 중심으로 부천지역노사민정

협의회의 사회적 대화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비전실현을 위한 전략실행방향 설정 의견조사 결과

<표 3-1> 비전실현을 위한 전략실행방향 설정 의견조사 결과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의미분별척도로 양쪽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까운 
쪽에 응답하는 방식을 적용한 결과임 응답결과의 평균점수를 표시.



제3장 전략실행: 협약이행점검과정 개선 49
- 아래와 같은 운영방향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결과가 도출됨

- 협의회 비전은 매년 설정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예: 5년 주기)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천협약은 큰 틀의 노력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세부적인 

활동과 성과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이행결과도 큰 틀의 결과를 점검하는 것보다는 구체적 실천계획을 

성과지표화하여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취합됨

- 파트너들 간의 개별적인 노력보다는 협력적 활동이 필요한 목표 

설정이 제안되었음

- 또한 노사민정협의회는 단순한 정보교환 채널보다는 파트너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특히, 이러한 전략실행 방향에 대한 노사민정 관계자들의 의견은 

노사민정 각 주체별 분석에서도 주체별로 큰 차별성을 보여주지 

않고 수렴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기존 비전설정방식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기존 비전설정방식은 매년마다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음 

- 2016-2018년 비전과 목표를 살펴보면, 2016년에 노동고용복지 협업

강화와 노사민정 협업 시스템의 구축과 효율화 추진, 2017년에는 

미래세대 고용희망과 노동인권 보호 실천선언 정신 계승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 보호 노사민정 협역, 공유체계 강화’, 2018년 다시 

시작하다 부천 노사민정 2019년 ‘사람희망’ 등으로 연도별 중점

사업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비전 설정방식은 해마다 추진되는 고용노동부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사업계획 제출과 사업평가를 염두해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1년 단위 비전설정과 미션은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사업목표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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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기존 비전설정방식(2015-2018년)

○ 해외사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인력개발위원회 중장기 전략 

액션플랜

- 피닉스시 인력개발위원회(PBWDB, The Phoenix Business and 

Workforce Development Board)는 애리조나주의 승인을 받고 연방/

주/지역 인력개발 펀드 및 프로그램의 지침을 준수하는 지역단위 

인력개발위원회임

- 이 위원회는 공공 및 민간파트너들의 네트워크를 감독하며 시 단위 

인력개발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을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함

- 위원회에서는 3-4년 주기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연 단위 액션

플랜을 수립하여 전략을 실행하고 있음. 2014년에는 3년 단위 전략

계획을 수립, 2017년에는 2020년까지 4년 단위 전략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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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략계획은 미국 인력혁신기회법(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의 도입 후 기존 법과의 변화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 법에서는 소비자 중심 서비스 설계, 주요 고객인 

기업의 수요기반 시스템 운영, 미국식 일학습병행제(earn and 

learn)제도 활성화, 지역단위 인력개발위원회의 주도적 역할강화가 

주요한 변화내용임

- 피닉스시 인력개발위원회는 적극적이고 고품질의 고객중심 서비스, 

지역단위 파트너들의 참여와 인력개발 관련 선도기관으로서 위상

확립, 전략실행 성공을 위한 조직력 강화의 3가지 전략축에 9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로 연도별(4개년) 액션플랜을 구축하고 있음

- 아래 그림은 이 위원회의 1년 단위 액션플랜의 일부인데, 전략목표 

1(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공급을 위한 기업체 참여의 증진)의 

실행을 위하여 1) 위원회와 기업체의 협업 및 통합 서비스를 위한 

파트너들 간의 협력, 그리고 2) 일학습병행제 기회를 신속하게 연

계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모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각 회합의 시행일자, 담당자별 미션, 그리고 진행사항을 파악

하기 위한 척도를 포함하고 있음 

<표 3-3> 미국 피닉스시 인력개발위윈회 2017. 7.-2018.6 1년 단위 액션플랜사례

자료: Phoenix Business and Workforce Development Board:Strategic Plan 
20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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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실천협약 설정기간 제안

- 위에서 살펴본 부천 노사민정 관계자들의 의견 조사결과,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의 인력개발위원회 전략계획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에서는 공동선언을 통해 3-5년 단위 중기비전(전략체계)을 설정하고 

실천협약을 통해 1년 단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음

- 각 년도 실천협약에서는 1) 부천 노사민정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천사업과 2) 협약당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2]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실천협약 설정기간 제안

2. 실천협약의 구체성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의 구체성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실천협약 사례(아래 그림 참조)를 살펴

보면, 노사정 각 주체들이 해당 연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노력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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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공동실천선언문을 보면, 고용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와 

일생활 균형 실현을 선언의 주제로 정하고 있고, 노사정 각 주체별로 

실행해야할 노력방향을 설정한 후 시무국을 중심으로 노사민정이 

협력해야할 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그림 3-3]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공동실천 선언문 예시(2018년)

자료: 2018.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이행점검보고서

- 문제는 실천 및 협약의 실천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공동선언 또는 실천협약 체결이후 분과위원회별로 강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아래 표 이행절차 예시 참조), 실제 이행하는 실천

사업과 실천협약의 내용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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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천협약의 내용을 작성할 

당시 선언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각 파트너별로 실천사항과 목표에 대한 이행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그림 3-4]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이행점검보고서 이행절차 예시(2018년)

자료: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이행점검보고서

○ 실천협약과 이행점검내용의 적합성 

- 2018년도 한국노총부천김포지역지부가 이행기관인 이행계획 대비 

이행실적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실천선언의 내용인 고용취약계층 

노동인권보호 및 일생활균형 관련한 기존 사업들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사업실적을 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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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일생활 균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동아리 지원사업 

정도이고, 다른 취약계층 관련 사업들의 경우 노사민정 협약실천을 

위한 별도 사업인지 아니면 해당기관의 기존사업인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음

- 현재의 이행계획은 구체적인 목표설정대비 실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파트너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수준을 

파악할 필요

- 검토의견은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

<표 3-4>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이행점검보고서 이행점검 예시(2018년)

자료: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이행점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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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점검방식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이행점검 작성 원칙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이행점검 보고서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작성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선정의제 및 

실천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술, 2) 구체적인 원칙이나 기준을 

제시, 3) 실적 및 성과 의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4) 

이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 프로세스 및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등임

- 위와 같은 이행점검 원칙이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2018년도 이행

점검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목표대비 이행실적의 구체적인 원칙

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실적 및 성과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나 요소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이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 

프로세스 및 의견도 생략되어 있는 상태임

[그림 3-5]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이행점검보고서 이행점검 작성원칙(2018년)

자료: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이행점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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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례: 이행점검 성과지표 설정방식

- 피닉스시 인력개발위원회는 파트너별 계량화된 목표설정 및 연도별 

이행수준 점검과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를 운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세 가지 전략축 중에서 첫 번째인 적극적이고 고품질의 

고객중심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사용자 참여의 확대’라는 목표1의 세 가지 성과척도는 

다음과 같음 

- 성과척도는 1)사업체 참여횟수와 반복참여의 비중, 2)새로운 사업체의 

서비스 활동횟수, 3)일학습병행제의 사업체 참여횟수 세 가지이며,  

목표(target)-연초대비 증감률(YTD, Year To Date)-상태(달성여부)-

검토의견(comments)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부천의 경우에도 이 사례를 참조하여 모든 지표를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사전적으로 세부목표를 설정, 이행점검을 실시할 

필요

<표 3-5> 피닉스시 인력개발위원회 성과지표 설정 사례 (2017-2020)

자료: Phoenix Business and Workforce Development Board:Strategic Plan 20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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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부천지역 노사민정 이행점검 프로세스 제안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이행점검 프로세스 제안

- 부천 노사민정의 경우 이행점검 절차와 성과지표 구성을 아래와 

같이 설정할 것을 제안함

- 실천협약 체결단계: 실천협약 체결 이전에 노사민정 각 파트너별 

주요 실천내용을 포함하여, 실천협약서와는 별도로 각 파트너들은 

세부 이행계획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되 계획서에는 사업내용별로 

성과목표를 SMART원칙(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적절성, 

시간적 계획성)에 부합하게 작성하도록 함

- 단, 모든 성과목표에 대하여 SMART원칙을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님. 

실질적으로 이행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한 파트너들 간의 

협의 및 합의가 이루질 필요

- 이행계획 확정단계: 이행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파트너별로 

제출된 세부 이행계획서가 실천협약의 취지와 SMART원칙에 부합

하는지를 평가, 평가결과를 각 파트너들에게 통보하여 세부 이행

계획서의 수정보완을 통해 이행계획을 확정함 이때 사업내용 중 

파트너별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공동목표와 성과지표를 재설정하는 과정을 거침



제3장 전략실행: 협약이행점검과정 개선 59
- 이행점검단계: 확정된 이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취합하여 이행점검

위원회에서 중간점검을 실시, 중간점검시에 도출된 이슈들에 대한 

파트너들 간의 상호 지원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최종 이행점검

에서는 계획대비 이행수준을 최종평가하고, 최종 평가시 향후 보완

사업, 지속사업 등에 대한 피드백 포함하여 차기 본 협의회에 이행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4. 목표설정방식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협력적 목표설정 방향

- 전략실행방향과 관련한 노사민정 관계자 설문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사업목표설정 과정에서 각 파트너들이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보다는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와 관련하여

‘협력적 목표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그림 3-7] 부천지역 노사민정 협력적 목표설정분야 예시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8.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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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의 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노동친화형 

스마트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협동로봇 지원,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환경

개선, 그리고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스마트공장을 위해 직무 재개발과 

배치전환 등을 포함하는 노동친화형 스마트 공장 도입, 노사가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공장을 위해 노사 간의 협력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 내 

사업체에 노사전문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도입의 선도적 사례를 개발하거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파트너십 

기반 변화관리를 위한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노사전문가 공동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가 협의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도입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 공정혁신에 따른 현장인력 감소 

또는 근무시간 감소 가능성, 현장인력과 공정변화에 따른 조직구조 

및 고용형태 변화가능성,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수준 저하 가능성, 

고용유지를 위한 재교육 및 전환배치 가능성 등이 있음

[그림 3-8] 부천지역 노사민정 협력적 목표설정분야 예시(변화관리 대상 예시)

자료: 노사발전재단. 2019. 사람중심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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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례: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 협력적 목표설정 예시와 관련하여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래 그림과 같이 초기 인더스트리 4.0의 경우 산업협회 등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미래첨단기술전략 10개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플랫폼 인더스트리는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산업계, 노동조합 및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 핵심추진과

제도, ① 플랫폼 및 표준, ② 연구 및 혁신, ③ 사이버 보안, ④ 법

/제도적 조건, ⑤ 인력양성 및 교육의 5개 핵심 분야별 적용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변화관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3-6>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발전 사례

자료: 이상현 외, 2018. 독일 인더스트리 4.0 전략의 확산·발전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 협력적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인력양성 

작업그룹에서 내놓은 행동지침을 참고할 만함 이 작업그룹은 4차 

사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기업 내 적용될 디지털화된 작업에 대한 

행동지침과 우수사례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노사의 동등한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결과물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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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파트너들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행동지침을 제시하였음

- 첫째, 노동자 지향적인 노동정책과 자격부여정책의 관점에서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기회와 위험요소에 대한 시사점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서화함 부천 노사민정에서도 앞서 제시했던 스마트공장 변화관리 

대상예시와 같이, 공정혁신에 따른 인력감소, 근무시간 감소, 고용

형태 변화, 임금수준 저하, 재교육/전환배치의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조사와 지역 노사간 또는 노사전문가간 협의를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 둘째,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안내와 지원, 그리고 사회-기술체계 관점과 

이에 상응하는 시범적 프로젝트를 실행함 부천지역의 경우 기존에 

작동하던 지역 내 직업훈련 시스템을 어떻게 4차 산업혁명 관련 

변화관리와 연계하여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장 내

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공장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정혁신과 관련한 

기술적 변화가 노동과정 등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 및

노사 전문가가 공동으로 조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셋째. 노동자 참여적 직무설계와 생애주기형 자격부여 정책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장려한다. 이런 접근방법은 나이, 성별, 자격

수준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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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행동지침

자료: 최동석. 2016. 독일 인더스트리 4.0이 인사조직에 끼치는 영향. 한국ICT융합 
네트워크

5. 거버넌스 성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조정(coordination)에서 진정한 협력(collaboration)으로 

- 전략실행방향과 관련하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고용노동 

관련 기관들의 컨트롤타워 또는 협력체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검토해보면, 현재의 조정모형에서 진정한 

의미의 협력모형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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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또는 사회 파트너십의 모형은 파트너들 간 관계의 수준에 

따라 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및 협동(collaboration)

으로 구분할 수 있음(조성옥 외, 2015 참조)

- 공공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트너십을 분류하는 개념을 기준으로 

보면, 협력단계는 낮은 수준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볼 수 있으며, 

주로 파트너들 간 정보교환, 현안에 대한 토론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함 조정모형은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정책영역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파트너십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임 현재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조정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파트너들이 기존의 조직적 경계를 초월

하여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출하며, 공동으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전략을 실행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노사민 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정책지원과 공공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천시 출연기관들을 실행 협력기구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를 통해 새로운 공공가치의 창출과 실행력 제고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3-8> 거버넌스 성격의 개념적 구분

구분
협동

(cooperation)

조정

(coordination)

협력

(collaboration)

거버넌스 
성격

상호이익을 위하여 아
이디어와 자원을 공유
하는 것

참여자와 조직들 상호
간의 집합적인 의사결
정

자율적인 행위자와 조
직들 사이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기존의 조
직적 경계와 정책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것

파트너십 
목적

정보교환

현안토론

인적교류

공동으로 정책영역 개
발

공동으로 문제 해결

파트너십의 발전 모색

전략적 계획수립 및 
정책실행

공동의 책임 하에 체
계적 변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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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산업진흥원은 부천 관내 강소기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및 지능형 로봇 인력양성사업 등 

고용인력양성사업을 포괄하고 있어 고용노동복지 통합거버넌스를 

추구하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의 주요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그림 3-9]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조직도 제안

-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부천을 여성과 청소년 친화도시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성평등, 일가정양립 등을 

주요사업으로 시민 참여형의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중점 

추진방향과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어 그 내용과 과정에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할 정합성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영상콘텐츠 산업의 중심기지로서 한국

만화의 가치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사업중 

인력양성 및 인프라 육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화창조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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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인력 양성 및 교재개발, 청년장애인 웹툰 직업교육, 웹툰

시니어 멘토링 등 고용노동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파트너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됨

- 마지막으로, 부천문화재단은 부전시민들에게 즐거운 관심, 소통과 

공유의 문화를 전달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문화기본권 확대, 문화

민주권 확대, 문화평등권 확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기관임 

이 기관의 경우 최근 일생활양립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활문화기반의 

자생적 지역문화공동체 조성 및 다양화된 문화 공간 제공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어, 노동문화 형성 및 노동복지 실현 차원에서 부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연계사업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전략실행 소결: 협약이행점검 과정 개선

 <표 3-9>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협약이행점검 과정 개선 제안내용 요약

전략실행방향 이슈 현행방식(As-is)
제안방식
(To-be)

제안 예시

1. 공동선언/
실천협약 설정기간

•1년 단위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방
식

•3-5년 단위 공동선
언을 통해 중기 이
행사업영역을 설정 • 공동 선언은 연단

위 액션플랜수립•1년 단위 실천협약
틍 통해 공동선언 
이행 및 협약당시 
현안해결

2.실천협약 구체성

•사업영역만 설정하
고 구체적인 이행사
항은 협약체결 후 
각 파트너별 이행방
식

•실천협약은 가능한 
파트너별 실천계획
을 포함하여 체결하
도록 함

• 실천협약 직후 파
트너별 세부 이행계
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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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실행을 위한 협약이행점검 과정개선을 위한 요소들을 정리하면 

<표 3-10>과 같음

- 우선, 지역단위 사회협약(social pact)은 중장기적 전략사업영역에 

대한 공동선언과 1년 단위의 사업실행을 위한 실천협약의 투트랙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공동선언 내용은 선언 이행 기간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설정하고 각 년도 액션플랜 내용을 1년 단위 

실천협약 이행계획서에 포함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둘째, 공동선언 및 실천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고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이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실천협약 체결과 동시에 각 파트너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행점검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함

전략실행방향 이슈 현행방식(As-is)
제안방식
(To-be)

제안 예시

3. 이행점검 방식
•구체적인 계획수립
없이 이행여부만을 
점검하는 방식

•SMART 원칙에 부
합하는 이행계획수
립과 계획대비 이
행수준을 평가

• 균형성과표 등을 
적용하여 연도별 측
정 가능한 성과목표 
설정 및 이행점검

•차기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한 
이행평가 실시

4. 협력적 목표설정 
•파트너별 독립적 
사업이행이 대다수
를 차지함

•복수의 파트너들이 
함께 달성할 수 있
는 협력목표를 개
발하는 노력 

•노사전공동위원회
를 통한 스마트공장 
도입

5.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단순한 정보교환 
수준을 넘어서서 
함께 의사결정하는 
조정수준의 거버넌
스 성격

•파트너별 상호작용
을 확대하고, 기존
의 조직경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출하
는 협력모델로 발
전할 필요

•부천시 출연기관을 
실행협력기구로 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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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이행점검방식은 SMART원칙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특히 사회적 대화의 지속가능성과 조직학습역량을 제고하는 차원

에서 이행점검이 차기 년도 사업을 위한 개선의견을 제안하는 등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이행목표 설정방식은 최대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파트너들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진행방식과 성과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을 제안함 이러한 방식은 

아래의 협력적 거번넌스 구축의 핵심요소가 됨 

- 다섯째,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파트너들이 

해당 조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 중 하나로 기존의 부천시 

출연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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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직업훈련과 고용 연계 전략

제1절 서론

1. 연구배경

○ 취업연계 직업훈련 필요

- 공급자(직업훈련기관) 중심의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구인-구직 

정보의 한계로 인해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해 직업훈련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구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역량기반 직업훈련 

실시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해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의 역량 및 

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 제고, 취업연계에 대한 정보제공 

등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고용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나영선 

외, 2017)1) 

- 정부는 지역균등발전을 위해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직업

훈련과 고용을 연계시켜야 하는 역할 증대가 시급함 

1) 나영선 외(2018),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 정부 인적자원개발 전략, 직업능력

개발원



70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2. 이론적 논의 

○ 산업-기반접근 방식(sector-based approach) 논의

- 신규자들을 고용할 산업 혹은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 방식임

- 특정산업을 타겟으로 삼고 설계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산업을 선택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정교화시킬 수 있음 

무엇보다 산업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노사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커리큘럼과 평가도구(tool) 개발이 가능함. 

- 산업기반접근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위스컨신주의 

WIRED (Workforce Innov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임 

위스컨신주는 새로운 거버넌스(운영위원회)를 구축한 후 지역 노동

시장을 분석하여 가장 필요한 산업을 선정, 지역의 고용 주체들이 

참여하여 연구사업 및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성공한 사례임

- 그러나 산업기반접근방식의 문제점은 첫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숙련 수준과 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 수준 간에 차이가 클 경우 

저숙련 집단을 직업훈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둘째 산업의 기술 

변화가 클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이를 따라잡기가 어려우며, 

셋째 전반적인 훈련수준이 낮은 지역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술직업훈련을 가르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접근 방식은 산업 혹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직업훈련을 기반으로 고용을 연계하는 고용

-산업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장소-기반접근 방식(place-based approach) 논의

- 장소기반접근 방식은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지역의 노동력 

특성을 반영하여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공급자 중심 

방식임 

- 따라서 실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숙련 수준의 제고

뿐 만 아니라 지역(community) 전반의 역량이나 고용 환경 등을 

개선하는 프로그램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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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기반 접근방식은 지역 빈곤이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선택될 수 있는 접근법이 될 수 있음

- 대표적인 사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임. 이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취업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중/장년 등에게 기초수준의 직업훈련을 

시켜 취업을 연계하고 있음 

- 그러나 생계를 위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고령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저숙련 취약계층과 고용을 연계시키기 때문에 일자리 

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장소기반 접근방식은 지역 노동력 특성을 반영하는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기반으로 고용을 연계하는 고용-복지 전략으로 

볼 수 있음 

3. 연구목적 

○ 지역 직업훈련과 고용 연계 전략 필요

- 지역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수준에서 직업훈련-

고용이 연계된 발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지역수준에서 지역 인재 양성과 고용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기반 접근방식과 장소기반 접근방식을 결합

하여 산업이 발달된 지역은 산업-직업훈련-고용 연계 방안,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은 복지-직업훈련-고용 연계 방안 등 투 트랙

(two-track) 전략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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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천시 현황 

1. 부천시 산업구조 

○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부천시에 소재하는 총 사업체는 60,076개로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를 보면 5인 미만 업체가 78.6%로 가장 많고 

이어 5-9명 13.5%, 10-19명 4.7% 순으로 나타남. 20인 미만 사업체가 

96.8%로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291,822명으로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를 보면 5인 미만 업체 종사자수가 86,175명(29.5%)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5-9명 업체 52,526명(18.0%), 20-49명 업체 

39,367명(13.5%), 10-19명 업체 37,474명(12.8%) 순으로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2017년)

(단위: 개소, 명, %)

　 사업체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계 60,076 100.0 291,822 100

1-4명 47,248 78.6 86,175 29.5
5-9명 8,105 13.5 52,526 18.0
10-19명 2,842 4.7 37,474 12.8
20-49명 1,325 2.2 39,367 13.5
50-99명 378 0.6 25,610 8.8
100-299명 146 0.2 21,584 7.4
300명 이상 32 0.1 29,086 10.0

자료: 자료: 부천시 통계 사이트(stat.bucheon.go.kr)

○ 부가가치 

- 경기도에 소재한 10인 이상 제조업체들의 연 평균 부가가치를 보면 

수원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안성시, 부천시는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천시 경우 2016년 기준 2,474백만원으로 산업이 발달된 경기도의 

주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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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016년 경기도 10인 이상 제조업체 평균 부가가치

자료: 부천시 일자리공시제(2018)

○ 경기도 지역 내총생산(GRDP)

- 경기도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 부천의 경우 2015년 현재 경기도 

지역 내 총생산의 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5.3%, 2013년 5.0%, 2015년 4.6%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반면 경기도에서 사업체 수가 많은 성남, 수원, 안산, 화성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부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경기도 지역 내

총생산의 비중은 점자 높아지고 있어 부천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4-2] 2015년 경기도 시․군단위 GRDP 구성비

자료: 부천시 일자리공시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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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취업자수 현황

- 부천시의 산업별 총 취업자 수는 2017년(하반기) 현재 418.6천명으로 

2016년(하반기)에 비해 10.4천명 감소하였으나, 2015년(하반기)와 

큰 차이가 없음 

-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2017년(하반기) 현재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산업이 143.5천명(34.3%)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이 각각 94.4천명(22.6%), 92.1천명

(22.0%)로 비슷한 규모를 보임

<표 4-2> 산업별 취업자수 현황

(단위: 천명, %)

　
2015 하반기 2016 하반기 2017 하반기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소계 419.4 100.0 429.0 100.0 418.6 100.0

농림어업 0.7 0.2 1.5 0.3 0.7 0.2

광공업 93.3 22.2 84.7 19.7 94.4 22.6

건설업 30.7 7.3 27.7 6.5 35.3 8.4

도소매음식숙

박업
89.1 21.2 93.1 21.7 92.1 22.0

전기. 

운수.통신. 

금융

58.0 13.8 62.2 14.5 52.6 12.6

사업. 

개인.공공서비

스 및 기타

147.6 35.2 159.8 37.2 143.5 34.3

자료: 부천시 통계 사이트(stat.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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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전략산업

- 부천시는 지역 내 주요산업 중에서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만화․
영상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부천의 최대 강점인 지역 거버넌스의 각 주체들과 5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현재 5대 전략산업의 경우 집적도가 높으며 만화․영상 산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선정되어 만화․
애니메이션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음

[그림 4-3] 부천시 5대 전략산업 

☈ 첨단 고부가 5개 특화산업 전략적 지원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 금형산업 스마트 첨단화
   ㆍ한국금형센터 등 국가금형 인프라 구축
   ㆍ스마트형 금형기술 플랫폼 개발사업 등 첨단화
☈ 조명산업 신성장 동력화 
   ㆍLED융합조명기술지원, 글로벌 시험인증 및 표준 인프라 구축 등
☈ 로봇산업 고도화 
   ㆍ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 및 연구장비 등 인프라 구축
   ㆍ로봇부품 성능 평가 및 신뢰성 검증, 로봇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 패키징산업 허브화 
   ㆍ산학연 지식산업 네트워크 구축
   ㆍ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전시·국제 심포지움
☈ 세라믹 산업 육성 기반 구축 
   ㆍ세라믹 인프라 구축 및 기술지원, 인력 양성 등
   ㆍ부천 기업성장지원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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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부천시 5대 전략산업 추진 지역(경제발전 기본구상)

자료: 부천시 통계 사이트(stat.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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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천시 고용구조

○ 부천시 경제활동 인구 

- 2018년 6월 기준 부천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733천명, 취업자는 

428천명으로 부천시의 고용률은 58.5%로 경기도의 고용률 62.7%에 

비해서 낮음

- 또한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고용률 모두 경기도의 평균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생산가능인구는 총 인구의 증가와 비슷하게 2016년을 최저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다른 지표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 부천의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4-3> 부천시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단위: 천명,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5세이상 인구(천명) 724.9 725.4 724.4 724.3 729.0 733.0

경제활동인구(천명) 433.9 429.2 432.3 432.4 445.3 448.9

취업자(천명) 415.7 411.5 414.2 411.9 425.3 428.8

비경제활동인구(천명) 291.0 296.2 292.1 291.9 283.7 284.1

경제활동참가율(%) 59.9 59.2 59.7 59.7 61.1 61.2

고용률(%) 57.3 56.7 57.2 56.9 58.3 58.5

15세～64세 고용률(%) 62.2 61.2 62.1 61.3 63.2 64.0

자료: 부천시 일자리공시제(2018)

 ○ 연령별 취업자 수

-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2014년 32.7%에서 2018년 6월 기준 41.1%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청년 고용률 42.7%에는 미치지 못함

- 반면 50세~64세 장년층의 경우 2013년 85.2%에서 2018년 6월 기준 

80.1%로 고용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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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부천의 연령별 고용률의 변화

자료: 부천시 일자리공시제(2018). 

 

 ○ 산업별 취업자 수

- 부천시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40%, 제조업이 27%로 두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산업들의 

경우 2014년 대비 비중이 증가하였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함

- 2014년 6월 기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6%, 제조업 23%, 도소매․
음식숙박업 2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4%, 건설업 6.64%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 부천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2018년 6월 기준)

자료: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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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역 통근 취업자 수

-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으로 통근하고 있는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50.0%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수원시가 267천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261천명, 

고양시 234천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7] 경기도 지역별 거주지 외 타지역 통근 취업자(2018년 6월 기준)

(단위: 천명)

자료: 부천노사민정협의회(2018)

○ 취업자 고용형태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2018년 6월 기준 임금노동자의 수는 

340,400명으로 취업자의 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등의 

비임금 노동자 비중은 20.6%로 임금노동자 비율이 비임금 노동자

보다 3배 정도 높음

- 임시․일용노동자 등 비정규직들은 96,1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4%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부천시의 상용직은 57.0%는 경기도 평균 54.7%에 비해 

약간 높지만 임시․일용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 비중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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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부천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추이(임시일용노동자) 

(단위: 천명, %)

자료: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2018)

2015 2016 2017 2018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취업자 414.2 100.0 411.9 100.0 425.3 100.0 428.8 100.0

임금노동자 322.5 77.9 328.8 79.8 334.3 78.6 340.4 79.4

상용노동자 231.0 55.8 232.0 56.3 226.2 53.2 244.3 57.0

임시·일용
노동자

91.5 22.1 96.9 23.5 108.0

⑬일자
리
안정자
금

■ 노
동 자 
수 가 
3 0 명 
미만이
고 월
평 균 
보수액
이 210
만 원 
이하인 
노동자
를 고
용하고 
있 는 
사업주
- 공동
주 택 
경비·
청 소
원, 사
회적기
업 등
은 기
업규모
와 무
관
- 만 
5 5 세 
이 상 
고령자
를 고
용 한 
3 0 0인 
미 만 
사업주
도 지
원

■ 노
동자 1
인 당 
월 13
만 원 
지원(5
인 미
민 사
업장은 
월 15
만원)
- 입·
퇴 사
자, 단
시간노
동 자 
등 은 
근로일
수 ( 시
간 ) 에 
비례해
서 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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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부천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추이(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단위: 천명, %)

자료: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2018)

3. 정부 및 지자체 고용 지원 사업 현황 

○ 고용노동부(부천지청) 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 

- 현재 고용노동부(부천지청)의 고용관련 지원사업을 보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신중년 

2015 2016 2017 2018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취업자 414.2 100.0 411.9 100.0 425.3 100.0 428.8 100.0

임금노동자 322.5 77.9 328.8 79.8 334.3 78.6 340.4 79.4

상용노동자 231.0 55.8 232.0 56.3 226.2 53.2 244.3 57.0

⑭두루누리사
회보험지원사
업

■ 노
동 자 
수 가 
1 0 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노동자 
중 월
평 균 
보수액
이 210
만 원 
미만인 
노동자
와 그 
사업주

■ 사
회보험
료 ( 고
용 보
험·국
민 연
금 ) 를 
최 대 
9 0 % 
지원
- 신규
가 입
자: (5
인 미
만 ) 
90%
       
(5인∼
1 0 인 
미 만 ) 
80%
- 기존
가 입
자: (10
인 미
만 ) 
40% 

83.0 20.2 91.1 21.4 88.5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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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직무 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대체인력 채용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취업을 지원함

<표 4-5>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사업 내용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①
청 년 
추 가
고 용 
장 려
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단,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1인 
이상 가능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추가) 채용

기업규모
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
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기업전체 노동자(피보험자)수 증가

■ 청년 신규 채용 1인당 연 900만원 한
도로 3년간 지원

② 일
자리
함 께
하기
지 원 
확
대 ·
개편
(일부 
공 모
승인)

■ 주근로시간단축, ■ 실근로시간단축, ■ 
교대제 도입·확대하고 실업자를 정규직으
로 고용함으로써 노동자 수 증가한 경우 
지원
-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노동자수보다 
증가해야 함

■ [300인 미만 기업]
 - (인건비) 월 40∼100만원, 1∼3년
 - (임금감소액보전) 월 10∼40만원, 1∼
3년
■ [300인 이상 기업] 
 - (인건비) 월 40∼80만원, 1∼2년
 - (임금감소액보전) 월 10∼40만원, 1∼
2년 

③ 고
용 촉
진 장
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
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구
직등록(직업안정기관 등)이 유효한 실업자
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 제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
는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
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련사업주 등

■ [인건비] 신규고용 1인당

구 분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④ 시
간 선
택제
신 규
고 용 
지 원
(공모 
승 인
사업)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노동자 
신규 채용
■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노동자로 신규고용하여 3개월
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
급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근로 
■ 4대 사회보험 가입 ■ 전일제 노동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원칙) ■ 전자․기계
적 방법에 의한 출퇴근 관리 

■ [인건비] 신규고용 1인당

구 분 3개월 단위 연간총액

모든 기업 180만원 72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중견기
업 신규고용 1인당 월 10만원(1년간)
■ 초과근로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출
퇴근기록 월5일 이상 누락된 달은 장려
금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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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⑤ 신
중 년 
적 합
직 무 
고 용 
지원
(공모
승 인
사업)

■ 실업자를 신중년적합직무에 고용한 경
우 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
월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인건비] 신규고용 1인당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⑥시
간
선택
제
전환
지원

임금
감소
보전
· 
간접
노무
비

■ 전환제도 도입 ■ 노동자 청구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근로 
■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출퇴근관리 ■ 노동자 전환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등

■ [임금감소 보전금] 

구 분 1개월 단위 연간총액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
기업 1인당 월 20만원(1년간)
■ 초과근로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출
퇴근기록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은 장려
금지급 제외

대체
인력
인건
비

위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노동
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구 분 1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⑦ 일
가정
양립
환 경
개선
지원
(공모
승 인
사업)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소속 
노동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것으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제도도입 명문
화, ■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
시간 이하일 것, ■ 활용기간 중 연장근로 
금지 등

■ [간접노무비] 주 3회 활용시 1주 10만
원, 주 1∼2회 활용시 1주 5만원 지원(1
년간)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
도

⑧ 정
규직 
전 환
지원
(공모
승 인
사업)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
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
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정규직전환 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을 것 등

■ [임금증가 보전금] 전환노동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80% 지원(1년간)
■ [간접노무비] 전환노동자 1명당 월 30
만원 지원(1년간)

⑨
출산
육아
기
고용
안정
장려
금

지원

육아
휴직 
등
부여

노동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노동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간접노무비]

구 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30만원

대규모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 30만원

대체
인력
지원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
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동 휴가·휴직이후 당해 노동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등

구분 1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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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⑩ 대
체 인
력  
채 용
지원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시 
대체인력 취업 및 기업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월 최대 60만원 한도)

⑪ 고
용 유
지 지
원

■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 함에도 사전에 계획서를 고
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임
금(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소속 노동자를 고용조
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

구
분 지원수준

휴
업 휴업수당의 2/3(대규모 1/2)

휴
직 휴직수당의 2/3(대규모 1/2)

 * 1일 한도 6.6만원

⑫ 청
년 내
일 채
움 공
제

■ [청년] 만15세∼34세(고용보험 생애최초 
취득자 및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이하의 미취업 청년
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 중
소·중견 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
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5
인     미만 기업도 가능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2년간 300만원(월 12..5만원) 
적립
■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 [기업] 채용유지지원금(정부지원) 500
만원 중 400만원 청년에 기여, 100만원 
순지원금 혜택
-> 2년 근속시 청년 1,600만원 자산 형
성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3년간  600만원(월 16.5만원) 
적립
■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 지원 
■ [기업] 채용유지지원금(정부지원) 750
만원 중 600만원 청년에 기여, 150만원 
순지원금 혜택
-> 3년 근속시 청년 3,000만원 자산 형
성

자료: 부천지청(2019)

○ 부천시 고용(일자리) 핵심사업

- 2019년 현재 부천시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고용 창출 사업을 추진

하고 있고 이런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224명 고용을 창출

하기 위해 60,13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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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부천시 일자리 사업 내용 및 규모 

(단위: 명,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고용

목표

예산

목표

부천인재취업재단 
설립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 구축으로 통합적 일자리
사업 운영

- 83

노사민정 거버넌스 
효과적 운영

∙부천시 고용정책 연구 및 고용·복지 거버넌스 
마련

- 284

섹터 특화형 노사
공동 일자리 창출 
모델 일드림센터 
운영

∙1거점: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 취창업 직업훈련
지원
∙2거점: 지역산업 지원 및 공동 창업공간 제공

60 635

부천 일자리센터 
운영

∙전 계층 대상 구직자 발굴 및 취업상담 추진 20,000 1,003

만화콘텐츠 창작기
반 조성

∙연재만화 제작, 만화 기획개발 지원 200 2,490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노동 문화 확
산

∙노동인권 교육 및 청소년 안심알바센터 운영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4 198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주민 직업훈
련

∙사법통역사 및 이민 행정 양성과정 교육 및 취
업연계

20 84

청년활동공간 원미
청정구역 운영

∙청년의 진로, 취/창업을 지원 및 메이커프로그
램 운영 

- 250

지역산업맞춤형 일
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 특화산업 수요인력 사전조사를 토대로 한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70 377

산학일체형 도제학
교 지원사업

∙부천공고 내 도제센터 구축, 2~3학년 대상 도제
교육 실시

93 1,120

부천단비기업 창업
지원사업

∙사업성 있는 사회적 목적 실현 아이디어 공모, 
기업으로 육성, 일자리창출

10팀 104

부천시 청년소셜벤
쳐 육성 프로젝트 
‘청년마루’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입문부터 창업
이후까지 전단계 맞춤지원을 통해 기업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10팀 200

부천형 공공일자리 
단비일자리 사업

∙부천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 취약계층 삶의질 향상

6,900 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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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고용
목표

예산
목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제공(우산수리사업 등) 
생계 및 고용안정 도모

90 207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실업자, 청년 미취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등) 제공

329 1,258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어르신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
인복지 향상에 기여

4,737 13,553

지역자율형사회서
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4,700 3,156

계 37,223 60,139

자료: 부천지청(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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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존 실태조사 결과 

1. 고용 및 직업훈련 기관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개요 

- 2018년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에서 부천지역 고용 및 직업훈련 

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4개 

기관(최종 응답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직업훈련 기관 수 

- 유료 민간학원이 57.7%(41개소), 공공기관 22.5%(16개소), 직업전문

학교 11.3%(8개소) 순으로 유료 민간학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함

- 2009년과 비교해 볼 때 부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 기관수가 

120개에서 104개소로 13.3%(16개소) 감소함 특히 2009년과 비교하면 

공공기관의 비중은 줄어들었고 유료 민간학원과 직업전문학교의 

비중은 늘어남

○ 취업지원 및 알선 기관

-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을 하는 기관은 총 19개 기관이며 이 중 12개 

기관이 공공기관임

- 구직자 및 창업 희망자 대상 취업직업훈련 사업을 하는 기관은 60개 

기관 중 38개가 유료 민간학원, 12개 공공기관이 관련 사업을 운영

함

-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사업의 경우 45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 민간학원이 28개 기관, 10개의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 구직자 및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직업훈련 사업,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사업 

등 다양하게 운영 중임

- 민간학원의 경우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을 제외한 구직자 및 창업 



88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희망자 대상 취업직업훈련 사업과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

사업 중심으로 운영됨

○ 취업지원 알선사업

- 공공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비중이 63.1%이며 구직자 및 

창업 희망자 대상 취업직업훈련 사업과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직업

훈련사업의 경우 민간학원의 비중이 각각 63.3%, 62.2%를 차지함

- 특히 부천지역 취업 알선사업은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구직자 및 창업희망자, 재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사업의 경우에는 유료 민간학원에서 직업

훈련의 주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4-7> 운영기관의 성격에 따른 사업분야 

구분

사업분야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

구직자 및 
창업 희망자 

취업직업훈련사업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사업

공공기관 13 12 10
직업전문학교 0 8 6
민간학원(유료) 3 38 28
취업지원(유료) 3 0 0

기타 0 2 1
합계 19 60 45

○ 사업분야별 운영분포

- 구직자 및 창업 희망자 대상 취업직업훈련사업(60개소)〉재직자 직무

능력향상 직업훈련사업(45개소)〉취업지원 및 알선사업(19개소) 순

으로 수행하고 있음

- 2009년 조사결과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사업(64개소)〉구직자 

및 창업희망자 취업직업훈련사업(58개소)〉취업지원 및 알선사업 

(31개소)과 비교하면 재직자 관련 사업은 감소하고 구직자 및 창업

희망자 사업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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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및 직업훈련기관 별 직업훈련과정 수

- 전기전자, 공예조경, 기계설계, 보육 및 의료 분야 직업훈련기관별 

직업훈련과정이 증가하였고, 이/미용, 양재, 어학, 사무관리, 정보통신 

분야 및 직업훈련기관별 직업훈련과정이 감소함

- 전기/전자 분야의 직업훈련기관은 2016년 3개소, 2017년 2개소, 

2017년 1개소로 나타나 직업훈련기관별 직업훈련과정 수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미용 및 양재, 어학 분야의 직업훈련기관은 2016년을 기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직업훈련기관별 직업훈련과정 수는 대폭 감소

함

[그림 4-8] 분야 및 직업훈련기관 별 직업훈련과정 수 변화추이

○ 5대 전략산업

- 부천지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1%는 부천/김포지역 내 

패키징, 금형, 세라믹, 로봇, 조명 등 전략업종 중소기업을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21.0%는 3개 미만의 전략업종 중소기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함

- 또한 응답자의 31.1%가 1~4개 부천/김포지역 전략업종 중소기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개 이상 전략업종 중소기업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9%인 것으로 나타남

- 5대 특화산업인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산업에 대한 직업

훈련 현황을 보면 실태조사의 경우 금형에 한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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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직업훈련의 경우 재직자 향상직업훈련은 5개 전략산업 모두

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신규자 양성직업훈련은 금형과 조명산업에 

한정되어 추진되고 있음 

<표 4-8> 5대 전략산업 직업훈련상황 

구분 실태조사 양성직업훈련(신규) 향상직업훈련(재직자)
금형 ○ ○ ○
조명 X ○ ○
세라믹 X X ○
로봇 X X ○
패키징 X X ○

자료: 부천지청(2019)

2. 재직자 향상직업훈련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개요 

-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직업훈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원, 운영인력, 운영인력 전문성 향상교육 필요여부 및 

교육내용, 사업내용, 애로사항 등 조사(부천지역발전협의회, 2018)

○ 사업운영 기관 수 

-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직업훈련 사업을 운영고 있는 기관은 총 45개 

기관으로 민간학원이 28개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이 운영됨

 <표 4-9>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사업 운영기관

(단위: 개소) 

구분 기관

공

공

기

관

출자기관 및 

중앙정부 지방관서 등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교육직업훈련기관 부천노사공동직업훈련지원센터

복지관

부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자활센터 및 사업 전문기관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경기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제4장 직업훈련과 고용 연계 전략   91

구분 기관

민간학원(유료)

가원조경기술학원

품질기술교육원

중앙직업전문학교

서울장식도배학원

경인특수용접학원

산재요양보호사교육원

뚜레본요리제과제빵바리스타학원

경인요양보호사교육원

온누리요양보호사교육원

MBC아카데미뷰티스쿨 부천지점

나레스트뷰티아카데미

경인디지털컴퓨터학원

더좋은컴퓨터아카데미

부천인테리어기술학원

부천조리제과제빵직업전문학교

한국바리스타요리학원

녹영화훼장식학원

한주요리제과커피직업전문학교

부천용접직업전문학교

119안전플러스교육센터

그린컴퓨터아카데미 부천

한국교원직업전문학교

주석직업전문학교

이노직업전문학교

성빈센트보육교사교육원

에이펙스정보처리융합학원

양지요리제과제빵전문학원

송내간호학원

보보뷰티아카데미 피부미용학원

디앤디직업전문학교

부천우리직업전문학교

부천직업전문학교

정상컴퓨터전산회계학원

부천컴퓨터학원

기타                   
한국조명연구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금형센터

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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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현황

- 2009년 조사결과(출자출연 및 중앙정부, 지방관서 등 1개소, 직업능력

직업훈련기관 9개소, 유료학원 49개소, 대학 1개소, 복지관 3개소, 

사업주단체 직업훈련기관 1개소)와 비교해보면 공공기관 운영기관 

수는 늘어났고 영리 민간학원운영기관 수는 2009년 76.6%에서 

2018년 62.2%로 약 14%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운영기관의 수는 2009년 64개에서 45개로 줄어들었음

○ 재정

-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사업의 재원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노동자)과정이 전체 사업의 61.8%의 비중을 차지함

<표 4-10>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사업 재원현황

(단위: 개소)

사업 명 수행기관 수 비고
1. 고용노동부/ 3개 사업 41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4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3
- 내일배움카드제(노동자) 34
2. 보건복지부/ 1개 사업 4
- 기타(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사업) 4
3. 경기도/ 2개 사업 2
-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교육지원 1
- 기타 1
4. 부천시/ 1개 사업 4
- 기타 4
5. 수강생 자비 4

○ 직업훈련기관 운영방식  

-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사업 담당인원을 조사한 결과 2인이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12개소로 26.7%, 3인은 24.4%를 차지하고 

있어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보다는 규모가 작고 

구직자 및 창업 희망자 대상으로 취업직업훈련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비해서는 규모가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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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사업 담당 인원

  (단위: 개소,%)

구분 기관수

1인 9

2인 12

3인 11

4인 1

5인 6

6인 이상 6

합계 45

                                                

○ 사업담당자 경력

- 5년 이상이 73.3%로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는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1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 수행기관이 구직자 및 창업 희망자 대상으로 

취업직업훈련 사업 수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근속연수를 

보임

[그림 4-10] 사업 담당자의 경력

 (단위: 개소,%)

                                  

구분 기관수

6개월~1년 미만 5

1년~2년 미만 3

2년~3년 미만 1

3년~4년 미만 3

4년~5년 미만 0

5년 이상 33

합계 45



94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사업 담당자 교육

- 사업담당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55.6%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는 기업과 지역 맞춤형 재직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기법 교육이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방법

-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비중은 2009년 54.4%에

서 2018년 44.4%, 교육생의 요구에 따라 개발하는 비중은 2009년 

27.9%에서 2018년 6.7%로 감소함

- 그러나 같은 기간 재정지원 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발하는 비중은 

2.9%에서 35.6%로 큰 폭으로 증가함

<표 4-12> 프로그램 개발방법

<표 4-11> 사업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단위: 개, %)

　사업담당자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요구 순위
응답기관

빈도 비율

상담기술 및 대인 관계향상을 위한 기법과 실무 교육 2 12 17.4

기업과 지역 맞춤형 재직자 직업훈련 개발기법 1 18 26.1

교육설계 및 운용,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 2 12 17.4

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방법 교육 2 12 17.4

정부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 5 6 8.7

사업에 대한 행정 처리기법 및 기본적인 실무교육 7 3 4.3

사업담당자 자기관리/자기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6 5 7.2

기타 8 1 1.4

합    계　 69 100

(단위: %)

프로그램 개발방법
비율

2009 2018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수요 조사를 실시 54.4 44.4

재정지원 기관의 요구 2.9 35.6

교육생의 요구 27.9 6.7

직업훈련수요 조사를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함 7.4 2.2

기타 7.4 11.1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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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에 NCS 반영 비율 70% 상향 조정 의무화로 인해 프로그램 

내용의 기관 간에 차별화가 거의 없으며 일반화된 교육과정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음 

- 결국, 점차 국가 정책으로 인한 교육내용의 평준화가 증가할수록 

지역의 특성에 따른 특화된 직업훈련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 직업훈련 참여자의 사후관리 방법

- 다른 프로그램 안내(71.1%)>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17.8%)>장기적인 

직무적응도 체크(6.7%) 순으로 조사됨 이는 2009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사후관리의 비중은 늘어났지만 사후관리 수준은 다른 

프로그램 안내정도로 평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09년 결과는 다른 프로그램 안내(46.8%)>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24.2%)>장기적인 직무적응도 체크(11.3%)순으로 나타남.

○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 직업훈련생 모집을 위한 홍보의 어려움이 32.8%로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재원확보가 24.1%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하면 직업훈련생 모집을 위한 홍보의 어려움의 경우 

30.0%-->32.8%,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13.3%-->24.1%로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 사업진행시 애로사항

(단위: 개, %)

　애로사항
중복응답

순위
빈도 비율

사업에 대한 홍보의 어려움 38 32.8 1
상담원수의 부족 3 2.6 7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 28 24.1 2

상담원의 전문성 부족 1 0.9 9
직업훈련수요 파악의 어려움 22 19.0 3
교육 기자재 및 교육실 부족 6 5.2 6

질 좋은 강사정보의 부족 8 6.9 4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과정에서의 문제점 7 6.0 5
기타 3 2.6 7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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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사항 대처방법

-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7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답변한 기관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애로사항들이 직업훈련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관의 수가 타 사업에 비하여 높은 편임 

[그림 4-11] 애로사항 대처방법

○ 네트워크 형성 

-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사업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프로그램 및 기관 공동홍보

(31.6%)>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교육(19.7%)>기업 직업훈련수요조사

(18.4%)>정보공유(15.8%) 순으로 나타남

- 재직자 직업훈련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직업훈련생 모집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표 4-14 > 네트워크 역할에 대한 바램

(단위: 개소, %)

네트워크 역할 바램 빈도 비율 순위

참여자 모집 및 기관을 위한 공동홍보 24 31.6 1

기업의 직업훈련 수요조사 14 18.4 3

강사진 정보공유 8 10.5 5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교육 15 19.7 2

기관 간 정보공유 12 15.8 4

기타 3 3.9 6

합   계 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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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고용·직업훈련정보망(이하 bchrd.info)’의 역할

- 향후 정보망의 역할에 대해 기관 및 사업에 대한 홍보가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 검색이 19.7%, 

지역에서 직업훈련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행사 안내가 

19.7% 순으로 나타남

- 많은 기관이 직업훈련생 모집과 홍보, 정보동향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사업 분야별 bchrd.info 역할에 대한 기대

-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지역에서 직업훈련

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행사 안내가 가장 많이 나왔지

만 전반적으로 다른 항목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반면 구직자 및 창업희망자 대상 취업직업훈련사업과 재직자 직무

능력향상 직업훈련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 및 사업에 

대한 홍보가 각각 56.7%,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3.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 실태조사 결과 

<표 4-15> bchrd.info 역할에 대한 기대

(단위: 개, %)

부천직업훈련망 역할 기대
2009 201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관 및 사업에 대한 홍보 33 28.2 35 49.3

현재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 검색 63 53.8 14 19.7

직업훈련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이나 동향 등 정보제공 4 3.4 7 9.9

지역 내 직업훈련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행사안내 13 11.1 14 19.7

기타 4 3.4 1 1.4

합계 117 100.0 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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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개요 

- 부천지역에서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원, 운영인력, 운영인력 전문성 향상교육 필요 여부, 

필요한 교육내용, 사업내용, 애로사항 등 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2018)

○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 기관 수 

-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총 19개이며 이중 13개가 공공기관

이며 취업지원(유료), 민간학원(유료) 각각 3개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공공기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관의 경우 2009년 

9개소, 2013년 10개소에서 2018년 4개소로 큰 폭으로 감소함

○ 재원

-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기관이 7개소로 가장 많고 지역자활센터 3개소

경우 기관 이용 대상자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활대상자 관련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을 5개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유료) 기관 

3개소 모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표 4-16> 사업분야별 bchrd.info 역할에 대한 기대
(단위: 개)

사업분야별 훈련정보망 
역할 기대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

구직자 및창업 
희망자취업직업

훈련사업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사업

기관 및 사업에 대한 홍보 5 34 26

현재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 검색 2 12 9

직업훈련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이나 동향 
등의 정보제공

5 2 3

지역에서 직업훈련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행사안내

7 10 6

기타 0 2 1

합계 19 6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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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로 나누어 볼 때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18.4%, 부천시 13.1%로 나타나 

사업의 개수만을 볼 때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을 진행하는 비중이 경기도나 부천시에서 실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비중보다 높게 나타남

<표 4-17>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 운영기관

운영기관

공공
기관

출자기관 및 
중앙정부 지방관서 등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시일자리센터

교육직업훈련기관 유한대학교 지역공유 취․창업 지원처

복지관

부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천덕유사회복지관/경기서부하나센터

자활센터 및 사업 
전문기관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경기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부천시니어클럽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유료)

㈜커리어넷 부천지점

잡모아 부천지점

㈜인덱스루트코리아 부천지점

민간학원(유료)

경인특수용접학원

뚜레본요리제과제빵바리스타학원

MBC아카데미뷰티스쿨 부천캠퍼스

총합계   1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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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의 담당인원을 조사한 결과 6인 이상 기관이 

9개소로 47.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3인으로 26.3%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해당 사업의 담당자 수에 대한 조사결과는 2인> 1인> 4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가 없는 기관경우 6.5%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의 담당인원은 2009년에 비해 크게 

늘어남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경우 상담원수에 따라 위탁인원이 

결정되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소 사업의 담당인원을 5인 이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담당인원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사업 

담당인원 규모는 지역의 특성 또는 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

되어지기 보다는 중앙정부 및 지원부처의 각 사업의 매뉴얼 등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음

[그림 4-9] 사업 담당 인원

  (단위: 개소,%)

○ 사업 담당자 경력

- 1년～2년 사이가 36.8%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담당자 경력간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4년 이상 근무하는 비중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매우 낮음

구분 기관수

1인 1

2인 2

3인 5

4인 0

5인 2

6인 이상 9

합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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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사업 담당자의 경력

(단위: 개소,%)

구분 기관수

6개월~1년미만 1

1년~2년 미만 7

2년~3년 미만 4

3년~4년 미만 5

4년~5년 미만 0

5년 이상 2

합계 19

                         

○ 사업 담당자를 위한 교육

- 사업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94.7%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으며 필요한 교육내용은 사람을 상대로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기술직업훈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필요한 교육내용은 적극적인 취업 알선기법 교육(33.3%)>상담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기법과 실무교육(28.6%)>대상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을 위한 사례관리교육(26.2%) 순으로 응답함 

<표 4-18> 사업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단위: 개, %)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순위
응답기관

빈도 비율

상담기술 및 대인 관계향상을 위한 기법과 실무교육 2 12 28.6

대상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교육 3 11 26.2

적극적 취업 알선을 위한 기법전수 1 14 33.3

사업에 대한 행정처리 기법 및 기본적인 실무교육 4 2 4.8

사업담당자 자기관리 및 자기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6 1 2.4

기타 4 2 4.8

합    계　 4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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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 구직등록 방법

- 2009년에는 방문접수(40.6%)>전화(24.6%)>인터넷(15.9%)>팩스(11.6%) 

순인 반면 2018년에는 방문접수(28.1%)=전화(28.1%)>인터넷(25%)로 

나타나 방문접수는 감소하고 대신 전화는 소폭, 인터넷 방식은 큰 

폭으로 증가함

- 이는 구직자와 직접 대면하는 취업 알선 방식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4-19> 구직자의 구직등록방법 변화추이
(단위: %)

구직등록 방법
2009 2018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방문접수 40.6 1 28.1 1

전  화 24.6 2 28.1 1

팩  스 11.6 4 6.3 5

인터넷 15.9 3 25.0 3

기업방문 4.3 5 9.4 4

기  타 2.9 6 3.1 6

합  계 100 100

○ 구인처의 구인등록 방법

- 구인등록의 경우도 전화(30.0%)=인터넷(30.0%)>팩스(23.3%) 순으로 

나타남. 구직등록 방법의 변화추이와 동일하게 2009년과 비교하면 

2018년에 인터넷을 이용한 구인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함

<표 4-20> 구인처의 구인등록 방법 변화추이
(단위: %)

구인등록 방법
2009 2018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방문접수 26.9 2 13.3 4

전  화 28.2 1 30.0 1

팩  스 21.8 3 23.3 3

인터넷 17.9 4 30.0 1

기  타 5.1 5 3.3 5

합  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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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

- 구인구직 매칭의 어려움(25.0%)>구인처의 개발 어려움(21.4%)>홍보 

어려움(16.1%) 순으로 나타남

- 2009년의 조사결과 구인구직 매칭의 어려움(23.5%)=구인처 개발의 

어려움(23.5%)>홍보의 어려움(12.3%)과 비교하면 홍보의 어려움이 

약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9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모두 구인구직의 매칭 및 

구인처 개발은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인 것으로 

분명함

<표 4-21> 사업진행시 애로사항
(단위: 개, %)

사업진행애로사항　
중복응답

순위
빈도 비율

사업에 대한 홍보의 어려움 9 16.1 3

상담원수의 부족 2 3.6 6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재원확보가의 어려움 7 12.5 5

상담원의 전문성 부족 2 3.6 6

구인처 개발의 어려움 12 21.4 2

구인․구직 매칭의 어려움 14 25.0 1

기관에서 해결하기 힘든 내담자들의 방문 8 14.3 4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과정서의 문제점 1 1.8 8

기타 1 1.8 8

합계 56 100

○ 애로사항 대처 방법

-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법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78.9%로 2009년(69.0%)에 비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기관 간 협력 뿐 만 아니라 자치단체-정부(지청) 등과 연계

하여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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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애로사항 대처방법

○ 취업지원 네트워크의 역할

- 취업지원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인처 개발(25.0%)=참여자 모집 및 기관의 공동홍보

(25.0%)>정보공유(22.7%)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 운영기관 간 긴밀하고 실질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인처 개발과 참여자 모집을 

위한 기관홍보가 중요함을 보여줌

<표 4-22> 네트워크 역할에 대한 바램

(단위: 개소, %)

네트워크 역할바램　 빈도 비율 순위

공동 구인처 개발 11 25.0 1

심층상담 및 자원연계 7 15.9 4

사후관리 4 9.1 5

정보공유 10 22.7 3

참여자 모집 및 기관을 위한 공동홍보 11 25.0 1

합   계 4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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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지역 직업훈련-구인 간 관계 

- 부천지역 직종별 직업훈련-구인 간 관계를 HRD-net와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관계를 분석함 

- 직업훈련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부족한 D그룹의 평균 취업률 

32.8%로 가장 낮으며, 구인은 많으나 직업훈련이 적은 C그룹 취업률이 

47.9%로 가장 높았음 반면 구인은 적으나 직업훈련은 많은 B그룹의 

고용률은 D그룹 다음으로 낮은 39.4%로 나타남

- 직업훈련이 과잉공급되고 있는 B그룹의 세부 직종으로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미용·예식 서비스직,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농림어업 등으로 직업훈련 공급 축소가 필요하며, 직업훈련이 과소 

공급되고 있는 C그룹의 세부직종으로는 경호·경비직,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영업판매직, 전기·전자설치·정비·생산직, 화학·

환경 설치·정비·생산직 등으로 해당 직종에서는 직업훈련 확대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4-15] 부천시 실업자 직업훈련수요 및 공급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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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 및 직업훈련 실태조사2)

(1) 청년

○ 취업 및 직업훈련 애로 요인과 필요 지원 

- 직업훈련에 참여시 문제가 되는 요인으로는‘직업훈련 정보부족’이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육아,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직업훈련시간 제한’19.5%,‘개인 적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19.1% 순으로 나타남

- 개인의 적성 맞춤형 직업훈련 체계와 명확한 직업정보제공 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취업 취약계층의 인적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시간 

마련을 위한 지원 등 직업훈련 인프라 지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노사민정협의회(2018) 부천시 취업취약계층 훈련수요 및 욕구조사 

집단분류

직업

훈련

인원

구인

인원

구직

건수

취업

건수

구인

대응

구직

대응
취업률

A_group(H,H) 8,156 15,257 35,109 14,698 91.2% 28.4% 43.6%

B_group(L,H) 2,548 710 3,880 1,359 873.8% 67.1% 39.4%

C_group(H,L) 20 6,115 11,563 5,341 0.4% 0.1% 47.9%

D_group(L,L) 40 472 3,424 1,156 16.5% 1.4% 32.8%

합계 10,764 22,554 53,976 22,554 192.4% 23.7%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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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응답
비중

직업훈련 정보의 부족 141 30.3
경력목표의 부재 50 10.7

개인 적성에 대한 이해 부족 89 19.1

원거리(통학의 어려움) 47 10.1

직업훈련시간 제한(육아, 
아르바이트 등)

91 19.5

직업훈련소요기간의 길이 34 7.3

기타 14 3.0

전체 466 100.0

[그림 4-16] 직업훈련참여 애로요인

(단위: 명, %)

○ 취업준비의 애로사항 

- 취업준비의 애로사항은‘기술 및 기능 측면’의 문제가 37.0%로 

가장 높았고,‘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23.7%,‘취업 정보’가 

5.7% 순으로 나타남을 볼 때 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해서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직업훈련과 정보의 제공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취약계층의 취업 자신감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줌

[그림 4-17] 취업준비 애로요인(다중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응답

비중

기술 및 기능 측면 175 37.0%

취업에 대한 자신감 112 23.7%

직업의식 19 4.0%

취업정보 97 20.5%

육아에 대한 부담감 27 5.7%

동료, 상사 등 작장 내 

대인 관계
28 5.9%

기타 15 3.2%

전체 47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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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직업훈련수요와 이슈

- 30세 미만 청년층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직업 순위를 

도출한 결과 1순위는‘회계/경리/경영지원 및 행정관련 사무직’이 

153명(11.6%)이며, 다음으로 광고・홍보・조사・행사, 기획 관련 전문직

(7.7%)’ 순으로 나타남

<표 4-23> 청년층 취업희망 상위 15순위(순위 가중치 적용)

(단위: 명, %)

청년층 취업희망 상위 15순위

반응

순위응답자 수

(다중응답)

유효 

비중

회계/경리/경영지원 및 행정관련 사무직 153 11.6 1순위

광고・홍보・조사・행사, 기획 관련 전문직 101 7.7 2순위

사회복지사 65 4.9 3순위

설계관련직(금형설계, 건축도면설계사, 소방설계사) 64 4.9 4순위

바리스타 50 3.8 5순위

전기전자자동제어 50 3.8 5순위

상담전문가/직업상담사 및 취업 알선직 48 3.6 7순위

기계 가공, 제작 등 조작원 44 3.3 8순위

기계 설치 및 정비직 38 2.9 9순위

이・미용 관련직 36 2.7 9순위

건설  및 전기 관련직 35 2.7 11순위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직 34 2.6 12순위

기타 IT관련 종사직 33 2.5 13순위

기타 33 2.5 13순위

단순 제조 생산직 33 2.5 1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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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취업의 애로사항

- 30대 미만 청년층 구직자의 경우 가장 큰 취업준비 애로 요인으로

‘기술 및 기능 측면의 문제(35.1%)’,‘취업에 대한 자신감(24.6%)’, 

‘취업정보(21%)’가 주된 요인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능습득의 

차원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 고취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직업훈련 참여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직업훈련 정보 부족’이 

35.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개인 적성에 대한 이해부족’이 

19.2%로 나타남

-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에 있어서는‘직업훈련비 지원’이 3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기능 강화

(22.4%)’가 그 다음으로 많아 실질적 지원 니즈가 강하게 나타남

<표 4-24> 청년층 취업 애로 요인 및 필요로 하는 지원

(단위: 명, %)

청년층 취업애로요인, 지원 응답수 비중

취업준비

애로요인

기술 및 기능 측면 87 35.1

취업에 대한 자신감 61 24.6

직업의식 11 4.4

취업정보 52 21.0

육아에 대한 부담감 8 3.2

동료, 상사 등 작장 내 대인 관계 18 7.3

기타 11 4.4

직업훈련

참여시

애로요인

직업훈련 정보의 부족 83 35.5

경력목표의 부재 23 9.8

개인 적성에 대한 이해 부족 45 19.2

원거리(통학의 어려움) 30 12.8

직업훈련시간 제한(육아, 아르바이트 등) 43 18.4

직업훈련소요기간의 길이 10 4.3

기타 6 5.8

필요 

지원사항

직업훈련비 지원 91 37.8

직업훈련 시간 및 기간의 다양화 26 10.8

직업훈련 과정의 다양화 54 22.4

보육지원 2 0.8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기능 강화 54 22.4

취업 후 업무관련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 1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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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기간

- 청년층 구직자 중 과반수 정도(48.9%)가‘3개월’직업훈련 기간을 

희망하고 있었으며,‘6개월’이라고 응답한 구직자도 21.7% 정도를 

차지함

- 직업훈련 주기 니즈는 주 1회에서~5회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었으며 
희망하는 시간대는‘평일 주간’이 74.2%로 높게 나타남

<표 4-25> 청년층 희망하는 직업훈련 운영방식

(단위: 명)

청년층 희망 직업훈련 운영방식 응답자 수 응답비중

직업훈련 기간

1개월 미만 53 24.0%

3개월 108 48.9%

6개월 48 21.7%

1년 이상 12 5.4%

직업훈련 주기

매일 17 7.8%

주 1회 43 19.6%

주 2회 49 22.4%

주 3회 50 22.8%

주 4회 14 6.4%

주 5회 46 21.0%

직업훈련 시간

평일 주간 161 74.2%

평일 야간 37 17.1%

주말 18 8.3%

1박 이상 1 0.5%

일 교육시간

3시간 미만 95 43.6%

4시간 59 27.1%

5시간 23 10.6%

6시간 18 8.3%

6시간 이상 23 10.6%

희망 근로시간

주 20시간 미만 12 5.4%

주 20~30시간 39 17.6%

주 30~40시간 120 54.3%

주 40시간 이상 50 22.6%

총계 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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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 구직 희망직종

- 청년층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대비 진출 희망하는 신직업 1순위로 

‘SNS 전문가’가 전체 응답자의 1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그 다음은‘빅데이터 전문가(11.9%)’,‘3D프린팅 모델러 

(8.3%)’,‘개인 여가 컨설턴트(6.5%) ’,‘드론촬영 조정사(6.4%)’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은 

기존보다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문간 융합할 수 있는 

기술 중심 융합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4-26> 청년층 진출희망 신 직업

(단위: 명)

청년층 진출희망 신직업
전체

순위
응답자 수 응답비중

합계　 733 100.0% 　

SNS 전문가 100 13.6% 1순위

빅데이터 분석가 87 11.9% 2순위

3D 프린팅 모델러 61 8.3% 3순위

개인여가컨설턴트 48 6.5% 4순위

드론 촬영 조종사 47 6.4% 5순위

데이터브로커 41 5.6% 6순위

애완동물행동상담원 38 5.2% 7순위

디지털장의사 36 4.9% 8순위

이혼 상담사 36 4.9% 9순위

스마트공장 코디네이터 32 4.4% 10순위

원격진료 코디네이터 31 4.2% 11순위

산림치유 지도사 29 4.0% 12순위

호텔 컨시어지 28 3.8% 13순위

민간조사원 28 3.8% 14순위

노년 플래너 및 노인말벗 도우미 28 3.8% 15순위

보육교사 및 베이비시터 23 3.1% 16순위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원 21 2.9% 17순위

협동조합코디네이터 19 2.6% 18순위

기타 - 0.0% 19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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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수요와 이슈

- 경력단절 여성(응답자 중 직장근무 경력이 있는 여성 구직자) 대상

으로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직업을 도출한 결과‘회계/경리 및

경영지원 및 행정관련사무직’이 172명(1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사회복지사(8.3%)’,‘상담전문가/직업상담사 및 취업 

알선직(7.1%),‘광고․홍보․조사․행사, 기획관련 전문직(6.4%)’,‘바리

스타(5.1%)’ 순으로 나타남

<표 4-27> 경련단절 여성 취업희망 상위 15순위(순위 가중치 적용)

(단위: 명, %)

경력단절 여성 희망 취업순위　

반응

순위응답자수

(다중응답)

응답

비중

회계/경리/경영지원 및 행정관련 사무직 172 13.2% 1순위

사회복지사 108 8.3% 2순위

상담전문가/직업상담사 및 취업 알선직 92 7.1% 3순위

광고・홍보・조사・행사, 기획 관련 전문직 83 6.4% 4순위

바리스타 66 5.1% 5순위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직 66 5.1% 5순위

보육사 및 생활 지도직(육아 도우미, 산후 조리

사 등)
56 4.3% 7순위

기술 및 기능계 강사 및 기타 교육 강사직 43 3.3% 8순위

판매직 36 2.8% 9순위

디자이너 및 기타 디자인 관련직 34 2.6% 10순위

제과제빵원 및 떡 제조 관련직 31 2.4% 11순위

간호조무사 29 2.2% 12순위

이・미용 관련직 28 2.2% 13순위

기타 27 2.1% 14순위

작가 및 출판 관련직 27 2.1% 1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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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준비의 애로사항 

-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준비의 주된 애로 요인으로 ‘기술 및 

기능 측면(38.2%)’, ‘취업에 대한 자신감(26.7%)’, ‘취업정보

(24.9%)’, ‘육아에 대한 부담감(10.6%)’ 등 청년층보다 육아 등

의 문제로 복합적 이슈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 참여시 애로사항으로도 직업훈련시간 제한 (육아, 아르바

이트 등)에 대한 문제가 26.1%로 높게 조사된 경력단절 여성으로 

한 교육은 직업훈련시간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고 지원에 대해서

직업훈련 시간 및 기간의 다양화가 15.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4-28> 경력단절 여성 취업 애로 요인 및 필요로 하는 지원

(단위: 명, %)

경력단절 여성 취업애로, 지원 응답자 수 응답비중

취업준비

애로요인

기술 및 기능 측면 83 33.5

취업에 대한 자신감 58 23.4

직업의식 6 2.4

취업정보 54 21.8

육아에 대한 부담감 23 9.3

동료, 상사 등 작장 내 대인 관계 19 7.7

기타 5 2.0

직업훈련

참여시

애로요인

직업훈련 정보의 부족 70 29.0

경력목표의 부재 25 10.4

개인 적성에 대한 이해 부족 41 17.0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 20 8.3

직업훈련시간 제한(육아, 아르바이트 등) 57 23.7

직업훈련 소요기간의 길이 22 9.1

기타 6 2.5

필요 

지원사항

직업훈련비 지원 82 34.7

직업훈련 시간 및 기간의 다양화 36 15.3

직업훈련 과정의 다양화 61 25.8

보육지원 6 2.5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기능 강화 41 17.4

취업 후 업무 관련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 1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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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기간 

-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중 과반수 정도(47.2%)가‘3개월’직업훈련 

기간을 희망하고 있어 청년층과 유사하게 조사되었으며,‘1개월의 

미만’이라는 응답도 29.8%로 단기간 교육직업훈련 니즈가 청년층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6개월’이라고 응답한 구직자도 17%로 청년층(21.7%)보다 4%가 

적게 응답하였다. 직업훈련 주기의 니즈는 주 1~5회까지 다양하게 

조사, 희망하는 시간대는‘평일 주간’68.5%로 가장 높게 조사됨

-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미만이 전체 응답자 87%(청년층은 

77.4%)로 일․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수준의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

시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9> 경력단절 여성 희망하는 직업훈련 운영방식

경력단절 여성 희망 직업훈련 운영방식 응답자 수(명) 응답비중

직업훈련 기간

1개월 미만 65 29.8%
3개월 103 47.2%
6개월 37 17.0%
1년 이상 13 6.0%

직업훈련 주기

매일 22 10.2%
주 1회 48 22.2%
주 2회 59 27.3%
주 3회 48 22.2%
주 4회 14 6.5%
주 5회 25 11.6%

직업훈련 시간

평일 주간 148 68.5%
평일 야간 44 20.4%
주말 23 10.6%
1박 이상 1 0.5%

일 교육시간

3시간 미만 110 51.2%
4시간 70 32.6%
5시간 18 8.4%
6시간 이상 17 7.9%

희망 근로시간

주 20시간 미만 17 7.9%
주 20~30시간 44 20.5%
주 30~40시간 126 58.6%
주 40시간 이상 28 13.0%

총계 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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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 구직 희망 직종

- 경력단절 여성 경우 4차 산업혁명 대비 진출희망 신직업 1순위로 

‘SNS 전문가’가 전체 응답자의 1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그 다음으로‘빅데이터 전문가(9.8%)’, 개인여가 컨설턴트(8.3%) ’,

‘노년 플래너 및 노인말벗 도우미(7.9%)’,‘살림치유 전도사 

(7.4%)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이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청년층 경우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고 학문 간 융합할 수 있는 기술중심 융합 프로그램의 직업훈련이 

필요로 하는 데 반면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여 타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중심의 직업훈련 컨텐츠를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30> 경력단절 여성 진출희망 신 직업

(단위: 명)

경력단정 여성 진출희망 신직업
전체

순위
응답자 수 응답비중

합계　 758 100.0%

SNS 전문가 91 12.0% 1순위
빅데이터 분석가 74 9.8% 2순위

개인 여가 컨설턴트 63 8.3% 3순위

노년 플래너 및 노인 말벗 도우미 60 7.9% 4순위

산림치유 지도사 56 7.4% 5순위

3D 프린팅 모델러 46 6.1% 6순위

보육교사 및 베이비시터 44 5.8% 7순위
이혼 상담사 36 4.7% 8순위

호텔 컨시어지 36 4.7% 9순위

민간조사원 33 4.4% 10순위

애완동물행동상담원 32 4.2% 11순위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원 30 4.0% 12순위

원격진료 코디네이터 29 3.8% 13순위
협동조합코디네이터 29 3.8% 14순위

디지털 장의사 27 3.6% 15순위

드론 촬영 조종사 25 3.3% 16순위

데이터브로커 24 3.2% 17순위

스마트공장 코디네이터 22 2.9% 18순위
기타 1 0.1% 19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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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령자 

 

○ 중고령층 직업훈련수요와 이슈

- 50대 이상 중고령층 대상으로 취·창업 진출 희망순위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 1순위는‘사회복지사(11.8%)’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직(10.1%),

‘전기전자자동제어(9.5%)’,‘바리스타(7.7%)’,‘판매직(7.7%)’ 

순으로 나타남

<표 4-31> 중·고령층 취업희망 상위 15순위(순위 가중치 적용)

(단위: 명)

중고령층 희망취업 상위 15순위

반응

순위응답자 수
(다중응답)

응답
비중

사회복지사 20 11.8% 1순위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직 17 10.1% 2순위

전기전자자동제어 16 9.5% 3순위

바리스타 13 7.7% 4순위

판매직 13 7.7% 4순위

상담전문가/직업상담사 및 취업 알선직 11 6.5% 6순위

보육사 및 생활 지도직 
(육아도우미, 산후 조리사 등)

11 6.5% 6순위

광고・홍보・조사・행사, 기획 관련 전문직 10 5.9% 8순위

기술 및 기능계 강사 및 기타 교육 강사직 9 5.3% 9순위

기타의료복지 서비스직 (병원 코디네이트) 9 5.3% 9순위

작물재배(조경원 등) 및 화훼 기능 관련직 
(플로리스트 등)

8 4.7% 11순위

부동산 중개직 7 4.1% 12순위

보험관련 영업직, 영업 및 상품 중개직, 
기술 영업직

7 4.1% 12순위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직
(간병인, 요양 보호사)

6 3.6% 14순위

기타 음식 서비스 종사원(푸드매니저 등) 6 3.6% 14순위

여행 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6 3.6% 1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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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준비 애로사항 

- 중고령층 구직자의 경우 취업준비의 주된 애로 요인으로 ‘기술 

및 기능 측면(43.2%)’,‘취업정보(29.7%)’,‘취업에 대한 자신감

(24.3%)’로 직장이동에 따른 새로운 직무경험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 참여시 애로사항으로도‘직업훈련 정보의 부족(27%)’과 

더불어‘경력목표의 부재(24.3%)’가 직업훈련참여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직무중심 교육보다는 개인적성과 경력을 고려한 제2의 

직업 선택과 경력개발체계를 구축하는 교육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서도‘취업정보의 제공 및 알선기능 

강화’가 2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4-32> 중·고령층 취업 애로 요인 및 필요로 하는 지원

(단위: 명, %)

중고령층 취업애로, 지원 응답자 수 응답비중

취업준비

애로요인

기술 및 기능 측면 16 43.2%

취업에 대한 자신감 9 24.3%

직업의식 0 0.0%

취업정보 11 29.7%
동료, 상사 등 작장 내 대인 관계 1 2.7%

기타 2 5.4%

직업훈련

참여시

애로요인

직업훈련 정보의 부족 10 27.0%

경력목표의 부재 9 24.3%

개인 적성에 대한 이해 부족 7 18.9%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 2 5.4%

직업훈련시간 제한(육아,아르바이트 등) 2 5.4%

직업훈련소요기간의 길이 5 13.5%

기타 5 13.5%

필요 

지원사항

직업훈련비 지원 14 38.9%

직업훈련 시간 및 기간의 다양화 7 19.4%

직업훈련 과정의 다양화 8 22.2%
보육지원 0 0.0%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기능 강화 8 22.2%

취업 후 업무 관련 보수교육/재교육 2 5.6%

총계 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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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기간

- 중고령자 구직자 중 45.9%가‘3개월’의 직업훈련 기간을 희망하고 

있었으며,‘6개월’이라고 응답한 구직자도 24.2%로 경력단절 여성

(17%) 및 청년층(21.7%)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직업훈련을 희망함

- 직업훈련 주기의‘주 2회’가 37.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시간대는‘평일 주간’이 70.3%로 높게 나타남

- 희망하는 1일 교육시간은‘3시간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54.1%로 

과반수 이상이 단시간 교육시간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3> 중·고령층 희망하는 직업훈련 운영방식

(단위: 명, %)

중고령층 희망 훈련운영 방식 응답자 수 응답비중

직업훈련 기간

1개월 미만 7 18.9%

3개월 17 45.9%

6개월 9 24.3%

1년 이상 4 10.8%

직업훈련 주기

매일 3 8.1%

주 1회 6 16.2%

주 2회 14 37.8%

주 3회 7 18.9%

주 4회 2 5.4%

주 5회 5 13.5%

직업훈련 시간

평일 주간 26 70.3%

평일 야간 7 18.9%

주말 4 10.8%

1박 이상 0 -　

일 교육시간

3시간 미만 20 54.1%

4시간 10 27.0%

5시간 3 8.1%

6시간 1 2.7%

6시간 이상 3 8.1%

희망 근로시간

주 20시간 미만 7 19.4%

주 20~30시간 7 19.4%

주 30~40시간 16 44.4%

주 40시간 이상 6 16.7%

총계 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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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 구직 희망직종

- 중고령자 경우 4차 산업혁명 대비 진출희망하는 신직업 1순위로 

‘노년 플래너 및 노인 말벗 도우미(12.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그다음으로‘살림치유 전도사(9.7%)’,‘SNS 전문가

(8.1%)’,‘빅데이터 분석가(8.1%)’,‘민간조사원(8.1%)’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이는 경력단절 여성과 마찬가지로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중심의 직업훈련 

컨텐츠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34> 중고령층 진출희망 신 직업

(단위: 명)

구분
전체

순위
응답자 수 응답비중

총계 124 100.0%

노년 플래너 및 노인말벗 도우미 16 12.9% 1순위

산림치유 지도사 12 9.7% 2순위

SNS 전문가 10 8.1% 3순위

빅데이터 분석가 10 8.1% 4순위

민간조사원 10 8.1% 5순위

이혼 상담사 8 6.5% 6순위

개인여가컨설턴트 7 5.6% 7순위

보육교사 및 베이비시터 7 5.6% 8순위

데이터브로커 7 5.6% 9순위

호텔 컨시어지 6 4.8% 10순위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원 5 4.0% 11순위

협동조합코디네이터 5 4.0% 12순위

드론 촬영 조종사 5 4.0% 13순위

디지털장의사 4 3.2% 14순위

애완동물행동상담원 3 2.4% 15순위

원격진료 코디네이터 3 2.4% 16순위

스마트공장 코디네이터 3 2.4% 17순위

3D 프린팅 모델러 2 1.6% 18순위

기타 1 0.8% 19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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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 직업훈련수요 분야

- 직업훈련직종별로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직업훈련 희망요구(비중)가 

3.0% 이하 직종은 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각 대상자별 요구비중에 

따라 10순위 직업을 매칭하여 보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14개의

맞춤형 직업훈련 직업군이 도출됨

<표 4-35> 직업훈련직업별 취업 취약계층 매칭 Frame

구 분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광고・홍보・조사・행사, 기획 관련 전문직 ● ● ●

사회복지사 ● ● ●

바리스타 ● ● ●

상담전문가/직업상담사 및 취업 알선직 ● ● ●

회계/경리/경영지원 및 행정관련 사무직 ● ●

설계 관련직(금형설계, 건축도면 설계사, 소방 
설계사)

●

전기전자자동제어 ● ●

기계 가공, 제작 등 조작원 ●

기계 설치 및 정비직 ●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직

● ●

보육사 및 생활지도직(육아도우미, 
산후 조리사 등)

● ●

기술 및 기능계 강사 및 기타 교육 
강사직

● ●

판매직 ●

기타의료복지 서비스직(병원코디네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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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 산업 및 고용 현황 

- 부천시 소재 총 사업체는 60,076개이며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를 보면 

5인 미만 업체가 78.6%로 가장 많고. 5-9명 13.5%, 10-19명 4.7% 

순으로 나타남. 20인 미만 사업체가 96.8%로 중소업체들이 대부분

차지함

-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291,822명이며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 종사자 수가 86,175명(29.5%)

으로 가장 많고, 5-9명 업체 52,526명(18.0%), 20-49명 업체 39,367

명(13.5%), 10-19명 업체 37,474명(12.8%)순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천시 소재 산업에서 일하는 총 취업자 수는 2017년(하반기) 현재 

418.6천명임 구체적으로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2017년(하반기) 

현재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이 143.5천명(34.3%)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이 각각 94.4천명(22.6%), 

92.1천명(22.0%)로 비슷한 규모를 보임

-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15세~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018년 6월 

기준 41.1%로 전국 청년 고용률 42.7%보다 약간 낮음

-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으로 통근하고 있는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50.0%로 절반 정도를 차지함 

- 취업자들의 고용형태를 보면 임시․일용노동자 등 비정규직들은 

96,1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4%로 나타남

○ 정부 및 지자체 고용지원 현황 

-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 사업을 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부천시도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에 

60,139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37,224명의 고용창출을 시도하고 있음 



12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고용 및 직업훈련기관 실태조사 

-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직업훈련기관은 정보통신, 사무

관리, 음식서비스, 보육 및 의료 분야의 직업훈련기관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직업훈련기관 중 유료 민간학원이 57.7%(41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 22.5%(16개소), 직업전문학교 11.3%(8개소) 순으로 

나타남

-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을 하는 기관은 총 19개 기관이며 이 중 1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나타남

- 노동자들의 63.1%는 부천지역 내 패키징, 금형, 세라믹, 로봇, 조명 

등 부천시의 전략 업종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재직자 향상직업훈련 실태조사 

-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직업훈련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기관은 

총 45개소로 유료 민간학원이 28개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음

- 직업훈련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경우 전담인력 2인 기관이 12

개소로 26.7%, 3인은 24.4%를 차지하고 있어 3명 이내 근무인원이 

절반 정도를 차지함

- 담당자들의 경력은 5년 이상이 73.3%로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는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11.1%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담당자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55.6%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직업훈련기관 운영에 어려운 점에 대해 직업훈련생 모집을 위한 

홍보의 어려움이 32.8%로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원활한 사업진행

을 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24.1%로 나타남 

○ 취업지원 및 알선 실태조사 

- 부천시에서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총 19개이며 

이중 13개가 공공기관이며 취업지원(유료), 민간학원(유료) 각각 3

개로 조사되었고 절반이 넘는 55.2%가 고용노동부사업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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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남 

- 취업지원 및 알선방식은 방문접수(28.1%)=전화(28.1%)>인터넷(25%) 

순으로 나타남

- 취업지원 및 알선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은 구인구직 매칭 어려움

(25.0%)>구인처 개발의 어려움(21.4%)>홍보의 어려움(16.1%) 순으로 

나타남

○ 청년의 고용-직업훈련 실태조사 

- 직업훈련에 참여시에 문제가 되는 요인으로는‘직업훈련 정보의 

부족’이 30.3%고 가장 높았음

- 30대 미만 청년층 구직자의 경우 가장 큰 취업준비 애로요인으로 

‘기술 및 기능 측면의 문제(35.1%)’,‘취업에 대한 자신감

(24.6%)’, ‘취업정보(21%)’순으로 나타남

- 청년층 구직자 중 과반수 정도(48.9%)가‘3개월’직업훈련 기간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6개월’직업훈련 기간을 희망하는 구직자도 

21.7%로 조사됨

 ○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직업훈련 실태조사 

- 취업준비의 주된 애로 요인으로‘기술 및 기능 측면(38.2%)’, 

‘취업에 대한 자신감(26.7%)’,‘취업정보(24.9%)’,‘육아에 대한 

부담감(10.6%)’등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 참여시 애로사항으로는 직업훈련시간의 제한(육아, 아르

바이트 등)에 대한 문제가 26.1%로 높게 조사됨

-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중 과반수 정도(47.2%)가‘3개월’직업훈련 

기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고령층의 고용-직업훈련 실태조사 

- 중고령층 구직자의 경우 취업준비의 주된 애로 요인으로‘기술 및 

기능 측면(43.2%)’,‘취업정보(29.7%)’,‘취업에 대한 자신감

(24.3%)’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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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령자 구직자 중 45.9%가 ‘3개월’의 직업훈련 기간을 희망하고 

있었으며,‘6개월’이라고 응답한 구직자도 24.2%로 조사됨 

○ 평가

- 부천시 소재 기업 규모를 보면 30인 미만의 사업체가 약 9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은 부천시 

전체 노동자의 약 50%에 해당됨

- 구인-구직 미스매칭의 발생으로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근무하는 비율이 50% 이상 차지, 절반 정도로 높은 편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 특히 

청년, 여성, 중/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훈련 및 고용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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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 

1.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개요 

- 2019년 8월 부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위원 30명릏 대상으로 실태

조사 실시

○ 산업 

- 부천시는 소재 산업 중에서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할 산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5점 만점)에 제조업이 

4.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비스업(3.5점), 금융 및 보험업(2.7점) 

등으로 높게 나타남

- 제조업에 맞는 직업훈련과 고용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아직 부천지역은 전통적인 산업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그림 4-18] 직업훈련 및 취업에 집중해야 할 산업 

- 제조업 중에서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5점 만점)에 부천시 5대 전략산업(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만화․영상업)이 3.9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어 

4차산업 연계산업(3.8점), 규모가 되는 산업(3.8점), 모든 산업(2.6점)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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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부천의 산업발전은 위해서는 모든 산업보다

제조업 중심,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 모든 업종이 아닌 부천시 5대 

전략업종에 타켓팅을 설정하여 그 산업에 맞는 직업훈련을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그림 4-19] 제조업 중 직업훈련 및 취업에 집중해야 할 업종 

○ 직업훈련에 관한 내용 

- 부천시가 전략적으로 직업훈련 대상을 누구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5점 만점)에 중장년이 3.7점으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특성화고(3.6점), 여성(3.6점), 전문대졸 이상(3.5점) 순으로 나타남

- 취업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 경단여성, 중장년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0] 직업훈련 대상 

○ 직업훈련 수행 주체 

- 직업훈련을 주도적으로 실해야 하는 기관에 대한 질문(5점 만점)에 

산업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훈련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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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를 이어 민간+공공 결합 3.9점, 공공기관 3.8점, 민간기관 2.7

점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시장의 직업훈련 수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에 비해 실무협의회 위원

들은 상대적으로 민간 직업훈련에 대한 기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4-21] 주도적인 직업훈련 실시 주체  

○ 직업훈련 내용

- 직업훈련의 주요 내용은 모든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업훈련보다는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론과 실습을 적절하게 결합한 직업훈련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2] 직업훈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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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에 관한 내용 

- 현재 노사민정 주체 중 누가 부천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질문(5점 만점)에 사용자가 4.3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지자체 

4.0점, 노조(3.5점), 민간(3.5점), 정부(3.3점)으로 나타남

-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부천시에 주요한 고용창출 역할은 사용자와 

지자체가 큰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4-23] 고용에 대한 노사민정 주체 기여도 

○ 취업지원 서비스 지역 

-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지역 범위(5점 만점)에 대하여 

부천시에 한정해서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4.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천인근(3.9점), 시흥/안산 산단(2.9점) 등으로 나타남

- 부천 관내 고용을 높일 수 있는 고용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보여줌 

 

[그림 4-24]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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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과 고용 주체

- 직업훈련과 취업을 위한 고용 주체 역할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5점 

만점)에 지자체가 4.4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사용자 4.3점, 정부 

3.9점으로 높게 나타남

- 고용 창출 주체에 대해 사용자가 가장 높게 나온 것과 대조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할 경우 지자체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25]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에 대한 주체의 기여 정도 

○ 일자리 컨트롤 존재 여부 

- 일자리 컨트롤타워 운영의 주체에 대해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점수가 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앙정부(3.5점)와 사용자

(3.5점)이 동일하게 높게 조사됨

-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현재 부천시 일자리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그림 4-26] 일자리 컨트롤타워 운영 주체 



130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일자리컨트롤 주체

- 향후 일자리 컨트롤 타워를 수행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주체에 

대한 질문(5점 만점)에 대해 지자체가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뒤를 이어 중앙정부(3.9점), 사용자(3.5점) 순으로 나타남

- 일자리 컨트롤타워는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줌  

[그림 4-27] 일자리 컨트롤타워에 대한 주체의 기여 정도 

2. 노사민정협의회의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개요  

- 총 43명의 노사민정 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명 중에서 민이 39.5%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사용자 25.6%, 

노조 23.3% 등이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이밖에 부천시 관계

자는 9.3%, 중앙정부(지방노동관서)는 2.3% 응답 인원은 적음

<표 4-36>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노조 10 23.3

사용자 11 25.6

시민 17 39.5

부천시 4 9.3

중앙정부 1 2.3

합계 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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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훈련-고용 전략 산업

 

○ 주력 산업

- 부천시 직업훈련-고용을 연계하여 전략을 수립하는데 가장 적합한 

산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제조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 사용자의 81.8%, 노조의 70.0%, 시민들의 64.7%가 제조업을 선택함

- 조사에서 독특한 점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관계자의 응답 내용으로 

서로 대조를 이룸. 지자체 관계자 경우 모두 제조업을 선택한 반면, 

중앙정부 관계자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을 선택함 이런 차이의 

원인은 직업훈련 실시결과 발생할 수 있는 고용창출 여력을 어느 

산업이 더 클 것인지에 대한 정책 지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 부천시 노사민정 주체들은 여전히 부천시 주력 산업은 

제조업이며 향후 직업훈련-고용전략도 제조업에 적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이런 결과는 노사민정 실무

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 일치함

<표 4-37> 직업훈련-고용에 관한 전략 수립 주요 산업 

(단위: %)

구분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도/소
매업

음식/
숙박업

사업
서비스
업

보건/
사회복
지서비
스업

기타 계

노조 70.0 10.0 0.0 10.0 0.0 10.0 0.0 100

사용자 81.8 0.0 9.1 9.1 0.0 0.0 0.0 100

시민 64.7 5.9 5.9 0.0 5.9 11.8 5.9 100

부천시 100.0 0.0 0.0 0.0 0.0 0.0 0.0 100

지방관서 0.0 0.0 0.0 0.0 0.0 100.0 0.0 100



13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제조업 중 주요 추진 업종 

- 부천시에 소재하는 제조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천시 5대 전략산업(금형, 조명, 

세라믹, 로봇, 패키징)과 30인 이상 업종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주체별로 살펴보면 노조는 5대 전략산업(40.0%)과 30인 이상 업종

(20.0%) 순이고, 사용자는 5대 전략산업(54.4%), 4차산업 관련 업종

(18.2%)이 높았으며, 시민은 30인 이상 업종(52.9%), 4차산업 관련 

업종(23.5%)에 대한 요구가 높게 조사됨 부천시와 중앙정부 관계자도 

5대 전략산업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비율은 각각 50.0%, 100.0%로 

조사됨

- 주목할 점은 노조의 경우 부천시 소재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20.0%로 다른 주체들에 비해 비교적으로 높게 

나옴 이는 조합원이 모든 업종에 존재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으로 판단됨 또한 기타 의견으로 항공산업

이나 사회서비스업에 요구도 조사됨 

- 이런 결과는 실무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때 5대 

전략산업, 30인 이상 업종, 4차산업 관련 업종이 유사 결과를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38> 직업훈련-고용에 관한 전략 수립 주요 제조업 

(단위: %)

　구분
5대

전략산업

30인이상 

업종

4차산업

관련업종
모든 업종 기타 계

노조 40.0 20.0 10.0 20.0 10.0 100

사용자 54.5 9.1 18.2 9.1 9.1 100

시민 17.6 52.9 23.5 5.9 0.0 100

부천시 50.0 25.0 25.0 0.0 0.0 100

중앙정부 100.0 0.0 0.0 0.0 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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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에 관한 내용

○ 직업훈련 대상 

- 직업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할 대상에 대한 질문에 특성화고, 

대졸청년, 중장년이라고 응답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참여주체별로 응답률이 높았던 대상을 보면, 노조는 여성(40.0%), 

사용자는 특성화고(36.4%), 시민은 중장년(41.2%), 중앙정부 관계자는 

특성화고(100.0%), 부천시 관계자는 특성화고, 대졸청년, 중장년 등

순으로 나타남

- 이런 결과는 특성화고, 대졸 여성, 중장년의 응답률이 높았던 실무

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임 

<표 4-39> 직업훈련 주요 대상 

(단위: %)

○ 직업훈련 운영 주체 

- 직업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운영해야 할 기관에 대한 질문에 

사용자와 지자체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옴

- 주체별로 살펴보면 노조는 노조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이 

4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용자(30.0%), 지자체(20.0%)로 조사됨 

구분　
특성
화고

대졸
(2년
제 

포함)

여성(
경단
여성 
포함)

중장
년

장애
인

외국
인/이
민자

차상
위 
계층

기타 계

노조 10.0 20.0 40.0 10.0 0.0 0.0 20.0 0.0 100

사용자 36.4 18.2 0.0 18.2 0.0 18.2 0.0 9.1 100

시민 17.6 23.5 5.9 41.2 0.0 5.9 5.9 0.0 100

부천시 25.0 25.0 0.0 25.0 0.0 0.0 25.0 0.0 100

중앙정부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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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부천시(45.5%), 사용자(36.4%) 순이었으며, 시민은 부천시

(41.1%), 노조(23.5%)로 높게 나타남. 부천시 관계자는 사용자

(50.0%), 부천시와 중앙정부가 각각 25.0%씩으로 나타남, 반면 중앙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특이한 점은 직업훈련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노조에 

대한 노사민정 주체들의 반응임 사용자, 부천시, 중앙정부 관계자는 

노조 운영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 반면 시민은 노조가 

운영해야 한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우호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음

<표 4-40> 직업훈련의 주도적 운영 주체 

(단위: %)

○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 직업훈련을 통해 습득할 주요내용에 대해 노사민정 주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론(70%)+실습(30%)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이론(50%)+실습(50%) 응답률이 높게 조사됨

- 특히 시민과 중앙정부 관계자는 이론(70%)+실습(30%)으로 직업훈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76.5%, 100%로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천시 관계자는 이론(50%)+실습(50%)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음

- 일반적으로 이론을 적게 하고 가급적 실습을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실습보다는 이론에 중점을 두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구분 노조 사용자 부천시 중앙정부 대학 기타 계

노조 40.0 30.0 20.0 0.0 0.0 10.0 100

사용자 0.0 36.4 45.5 18.2 0.0 0.0 100

시민 23.5 11.8 41.2 5.9 0.0 17.6 100

부천시 0.0 50.0 25.0 25.0 0.0 0.0 100

중앙정부 0.0 0.0 0.0 100.0 0.0 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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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단위: %)

○ 직업훈련의 취업 도움 정도 

- 노조의 경우 다른 주체들과 다르게 긍정적인 답변(매우 도움된다+

도움된다)이 20%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 내외부 

직업훈련이 조합원들의 숙련을 제고하여 향후 이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표 4-42> 직업훈련의 취업 도움 정도 

(단위: %)

(3) 고용에 관한 내용

○ 구인-구직 애로 발생 원인

- 구인-구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질문에 노사

민정 주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답변이 높게 조사됨

구분　
이론
(100%)

실습
(100%)

이론(50%)+
실습(50%)

이론(70%)+
실습(30%)

이론(30%)+
실습(70%)

계

노조 0.0 20.0 30.0 50.0 0.0 100

사용자 0.0 27.3 27.3 45.5 0.0 100

시민 0.0 5.9 17.6 76.5 0.0 100

부천시 0.0 25.0 50.0 25.0 0.0 100

중앙정부 0.0 0.0 0.0 100.0 0.0 100

구분
매우 

도움된다
도움된다 보통이다

도움되지 
않는다

매우 
도움되지 
않는다

계

노조 10.0 10.0 20.0 40.0 20.0 100

사용자 9.1 0.0 18.2 63.6 9.1 100

시민 0.0 0.0 29.4 47.1 23.5 100

부천시 0.0 0.0 25.0 75.0 0.0 100

중앙정부 0.0 0.0 0.0 100.0 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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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와 사용자는 각각 60.0%, 54.4%로 

임금보다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뽑은 반면 시민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모두 선택함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전통적으로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응답 중에서 미래 불투명의 답변도 

상당수 존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거꾸로 말하면 기업의 미래 

비전이 확실하다면 지원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43> 구인-구직이 어려운 이유

(단위: %)

○ 고용창출 주요 역할 수행 주체

- 부천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역할의 수행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상당수가 사용자라고 응답함

- 사용자 관계자는 사용자의 주도적으로 역할한다는 비율이 90.9%로 

높게 나타남. 반면 노조는 사용자 역할에 이어 노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30%로 낮지 않게 조사됨

- 특이한 것은 시민들은 사용자의 역할 뿐 만 아니라 정부(부천시와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또한 중앙정부의 

관계자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구분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

통근 
불편

미래 
불투명

나쁜 
기업
문화

열악한 
작업
시설

기타 계

노조 0.0 60.0 0.0 20.0 0.0 10.0 10.0 100

사용자 0.0 54.5 9.1 9.1 0.0 0.0 27.3 100

시민 35.3 35.3 0.0 23.5 0.0 0.0 5.9 100

부천시 25.0 50.0 0.0 25.0 0.0 0.0 0.0 100

중앙정부 0.0 0.0 0.0 100.0 0.0 0.0 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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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용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것과 비슷한 조사결과를 보여줌  

<표 4-44> 지역 고용 창출을 위한 주요 역할 주체  

(단위: %)

(4) 직업훈련-고용 연계성 

○ 직업훈련-고용 주요 역할 수행 주체 

-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고용을 창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

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용자와 부천시라는 응답률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앞에서 조사된 고용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사용자라고 응답한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임 

- 노조와 시민은 각각 40.0%, 52.9%로 부천시의 역할을 주목한 반면, 

사용자와 부천시는 오히려 사용자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함 

<표 4-45> 직업훈련-고용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기관 

(단위: %)

구분　 노조
사용
자

부천
시

중앙
정부

대학
민간직업훈
련기관

기타 계

노조 30.0 40.0 10.0 10.0 0.0 0.0 10.0 100
사용자 0.0 90.9 9.1 0.0 0.0 0.0 0.0 100
시민 6.3 43.8 25.0 18.8 0.0 6.3 0.0 100
부천시 25.0 75.0 0.0 0.0 0.0 0.0 0.0 100
중앙정부 0.0 0.0 0.0 0.0 0.0 100.0 0.0 100

　구분 노조
사용
자

부천
시

중앙
정부

대학
민간직업훈
련기관

기타 계

노조 30.0 20.0 40.0 0.0 0.0 10.0 0.0 100.0

사용자 0.0 63.6 27.3 9.1 0.0 0.0 0.0 100.0

시민 11.8 23.5 52.9 5.9 0.0 0.0 5.9 100.0

부천시 0.0 100.0 0.0 0.0 0.0 0.0 0.0 100.0

중앙정부 0.0 0.0 0.0 100.0 0.0 0.0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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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고용 전담 부서 

- 현재 부천 지역에 직업훈련-고용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이 부정적인 

답변(필요치 않다+매우 필요치 않다)보다 높게 조사됨

- 그러나 부천시를 제외한 노조, 사용자, 중앙정부 관계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부천시 관계자의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은 

것은 직업훈련 및 고용을 연계한 정책 개발이 쉽지 않고 업무증가에 

따른 우려 때문으로 보임 

<표 4-46> 직업훈련-고용 전담부서 필요성 

(단위: %)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
하다

보통
이다

필요치 
않다

매우 
필요치 않다

계

노조 30.0 30.0 0.0 10.0 30.0 100.0

사용자 27.3 27.3 18.2 0.0 27.3 100.0

시민 11.8 41.2 5.9 29.4 11.8 100.0

부천시 0.0 0.0 25.0 0.0 75.0 100.0

중앙정부 0.0 100.0 0.0 0.0 0.0 100.0

○ 직업훈련-고용 컨트롤타워 존재

- 부천지역 노사민정 주체들은 현재 부천 지역에서는 직업훈련-고용 

컨트롤타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런 컨트롤타워 부재는 조속히 부천 지역의 직업훈련-고용 전담

부서가 필요함을 보여줌

<표 4-47> 직업훈련-고용 컨트롤타워 존재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노조 0.0 100.0 100.0
사용자 0.0 100.0 100.0
시민 0.0 100.0 100.0
부천시 0.0 100.0 100.0
중앙정부 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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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타워 주요 역할 수행 주체 

- 직업훈련-고용 컨트롤타워를 누가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체적으로 부천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노사민정협의회와 사용자 조직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조사됨

- 각 주체별 응답률을 보면 노조는 부천시(70.0%)와 노사민정협의회

(20.0%), 사용자는 부천시(45.5%)와 노사민정협의회(27.3%), 시민은 

노사민정협의회(47.1%)와 부천시(23.5%), 부천시는 사용자(50.0%), 

노조와 부천시(각 25.0%), 중앙정부는 부천시(100.0%)로 나타남 

- 주목해야 할 점은 시민은 지역 노사민정 주체들이 모두 들어가서 

활동하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48> 직업훈련-고용 컨트롤타워 주도적 역할 수행 기관 

(단위: %)

3. 직업훈련-고용 관계자 인터뷰 결과

(1)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 운영 

○ 노사민정의 역할 및 지원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3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여성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경력단절여성에 취업 

지원에 관심을 가짐 

　구분 노조 사용자 부천시
중앙
정부

대학
노사
민정
협의회

기
타

계

노조 10.0 0.0 70.0 0.0 0.0 20.0 0.0 100
사용자 0.0 27.3 45.5 0.0 0.0 27.3 0.0 100
시민 11.8 11.8 23.5 0.0 0.0 47.1 5.9 100
부천시 25.0 50.0 25.0 0.0 0.0 0.0 0.0 100
중앙정부 0.0 0.0 100.0 0.0 0.0 0.0 0.0 100



140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노사민정 주체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약간은 구분되어 있음 노조는 직업훈련 실시, 

사용자는 직업훈련 수료생에 대해 취업처 제공, 지자체 및 정부는 

예산 지원과 노동상담을 추진하고 있음 

<표 4-49> 주요 거버넌스 주체들의 역할 

주체 역할

노동조합 직업훈련

사용자단체 취업처 제공

정부 노동상담(노무사 중심)

○ 일드림센터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추진하는 직업훈련은 2006년 처음 실시 

대부분 고용노동부 사업을 통해 운영함 그러나 고용노동부 사업이 

감소하면서 직업훈련 축소를 고려했지만 지속적으로 성과가 발생

하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매칭펀드를 통하여 운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런 정책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현재 고용

노동부 사업 뿐 만 아니라 행안부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부천시에는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가 존재하며 

이는 노사민정 주체들과 하부협의체들이 모여서 각종 의제 예컨대 

일자리, 훈련, 노사관계 등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조직임 

- 발전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추진한 배경에는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2009년 이후 정부 지원사업

요건이 법인이거나 등록된 단체여야 가능한 것으로 변화됨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이런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부천노총이 한국

노총 중앙법인을 활용해서 5년 정도 정부 예산을 획득함 

-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의 훈련의 수요와 공급을 주도할 수 

있는 실행기구의 필요성에 절감, 2013년에 노사공동훈련법인으로 

발전협의회를 설립했고 2019년에 미조직노동자 및 취업취약계층의 

훈련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드림센터를 조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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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일드림센터는 부천시, 부천상공회의소. 한국노총이 협약을 

체결하여 부천에 맞는 인력양성기관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조직임 일드림센터의 주요 목적은 취업 취약계층과 지역일자리를 

잇는 산업특화형 훈련 및 일자리 허브를 구축하는데 있음 

- 조직 구성은 센터장, 팀장, 실무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 

지원은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짐 

- 주요 추진 전략은 첫째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평생직업훈련체계, 

둘째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셋째 노사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 개발, 마지막으로 미래형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고도화 등으로 설정함 

[그림 4-28] 일드림센터의 추진전략 

- 일드림센터의 추진과제는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①일자리혁신은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산업 및 창업공간 제공, 

일자리혁신 공감대 형성을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음 또한 ②민-관

뿐 만 아니라 민-민간 훈련과 고용을 연계하여 일자리창출을 시도

함 ③재직자를 위한 직무 향상훈련과 신규자를 위한 양성훈련을 

추진함으로써 산업 수요를 충족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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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0> 일드림센터의 사업추진 과제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일자리혁신 I 
(청년,취업 
취약계층)

○ 지역 산업 취업 연계 브릿지 훈련
- 지역산업(금형·기계, 물류·생산, 전기·정보통신)
- 중소기업다기능(설계·회계 사무원, 웹마케팅·사무관리)
○ 청년 대상 예비 창업자 훈련
- 온라인 MD·글로벌셀러 창업훈련
- 창조 크리에이터 훈련
- 창업A부터 Z까지(베이직과정)

일자리혁신 II 
(산업 및 
창업공간)

○ 지역 산업 인력공급: 지역 산업 특화 인력뱅크
- 금형·기계, 전기·정보통신, 물류 특화 고용서비스
- 중소기업다기능 사무인력 취업지원
- 업종별, 직종별 구인처발굴 및 우수 구인처 관리
○ 취·창업 준비 공간 및 사업화 건설팅 제공
-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 취·창업 준비 활동 공간 지원

일자리혁신 III
(일자리혁신 
공감대조성)

○ 함께 해결하기 + 혁신공감대
- 창업공모전을 통한 창조 붐 조성
-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공론장 마련
- 공부하고 성장하는 취·창업 준비 동아리 운영
- 청년 취·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하루교실 운영

민-관 및 민-민 
협업

○ 하이드로형 고용 서비스 연계 협력
- 훈련→취업→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운영기관과의 협업으로 
보완된 노동조건 추진
○ 공동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 기업상사관리(프로보노)
- 구인처 공유, 훈련기관 동동 홍보

실직자 
○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훈련-복지-고용 통합지원
○ 신뢰성 높은 고용 정보 생성/관리로 산업 수요 연계 강화

재직자 
○ 이직·전직 수요 대응 훈련
○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맞춤형 훈련
○ 고용보험 미적용자 훈련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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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드림센터는 훈련 및 고용사업을 연계, 부천지역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능도 수행하는데 부천노사민정협의회의 

주요한 조직체계인 실행기구로서 노사발전협의회가 일드림센터를 

운영하는 거버넌스 조직 중에 하나임 또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부천시 산업집적단지 3개 테크노파크 내 분산되어 운영,

접근성, 편의성, 효과성이 고려되고 있음 

[그림 4-29] 일드림센터의 지역협력 체계  

○ 부천훈련네트워크(HRD 네트워크)

- 부천시 내 130여개 직업능력개발기관이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고용-훈련에의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위한 훈련네트워크의 목적은 

첫째 직업능력개발 수요조사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통합적인 

DATA BASE 구축과 훈련수요자에게 일원화된 훈련정보제공. 둘째 

직업능력개발시설 및 단체의 자발적인 훈련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존중, 협력 연계하여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공급일치 및 효율적 

사업전개에 기여. 셋째 기업 및 근로자, 훈련 희망계층에게 적극적 

훈련을 통한 평생학습 실현에 기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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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부천훈련네트워크의 추진 목적 

자료: 부천훈련네트워크(www.bchrd.info)

- 부천훈련네트워크(이하 훈련네트워크)는 보다 적극적으로 부천지역 

내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를 훈련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 

훈련정보망의 역할을 수행함

- 훈련네트워크의 주요 기능은 직업능력개발 정책 정보 및 직업능력

개발시설,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기관 간의 협력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실현을 목표로 향후 민-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 내 통합 훈련정보 관리 및 제공, 

자발적 협력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종합상담, 사후관리 등을 지향

- 훈련네트워크는 부천시 평생학습 전달체계에 기반하여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및 협력자로서 부천지역의 고용-훈련을 제고시키고 있음

- 그러나 훈련네트워크(bchrd.info)는 고용노동부의 hrd-net의 정보와 

다소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 즉 두 정보망 모두 기업의 직업훈련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hrd-net는 고용노동부 사업 중심으로 직업훈련 

정보만 제공하는 반면 부천시 관내 훈련네트워크는 영리 및 비영리

사업과 직업훈련 정보 모두를 제공 예를 들면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직업훈련사업까지 수집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훈련네트워크는 노사민정 주체들이 지역수준 고용-훈련을 

제고하기 위한 비영리협의체이며 노사민정협의회 하부 조직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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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부천훈련네트워크 추진도 

자료: 부천훈련네트워크(www.bchrd.info)

○ 거버넌스 운영의 문제점 

- 첫째 부천시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아직은 미흡함 현재 관련정보와 자료들이 다양한 곳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으로 직업훈련과 고용 관련기관들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장소가 

필요함 지자체가 최소한의 상시적인 협의가 가능하고 기존사업의 

효과적 배치, 조율 등이 가능한 직업훈련 및 고용기관들이 한곳에 

입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필요 있음

- 둘째 부천시의 부처간 칸막이가 형성되어 있어 정보공유가 적고 

있으며 부처 간 이기주의가 존재함 예컨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

협력팀, 직업훈련은 일자리정책팀이 맡고 있음 특히 일자리정책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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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협의회 내 합의에 의한 직업훈련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음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조의 주요역할

수행과 직업훈련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팀의 

부정적 인식은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셋째 거버넌스 조직기능이 불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음 형식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발전협의회가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중복 

추진사업도 존재함 이에 노사민정협의회는 심의․의결기구, (사)노사

발전협의회는 실행기구로서 기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 있음 이를 

통해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발전협의--> 일드림센터로 직업훈련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일자리정보망이 산재되어 있음 부천훈련네트워크는 각 

업체들, 공공기관들의 직업훈련내용을 하나로 모아 게시하는 직업

훈련정보망임에도 업체들의 이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일드림센터도 직업훈련 및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정보 

분산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킴. 따라서 일드림센터로 직업훈련 및 

고용정보를 일원화하여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함 최근 일드림센터로 모든 정보를 모으고 있으며 40-50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보인 것으로 조사됨

(2) 직업훈련에 관한 내용 

○ 직업훈련 모집과 취업 

- 훈련생 모집은 부천/경기도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 부천거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 수료생들에 대한 취업은 가급적 부천에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취업처가 없거나 수료생들과 기업간 미스매칭이 클 경우 경기도 

및 수도권까지 확대하여 취업 알선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부천에서 직업훈련을 실시, 수료 후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취업시키고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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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운영의 애로사항 

- 지자체 담당자의 빈번한 이동으로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칸막이 형성으로 종합적인 직업훈련 정책이 수립되는데 한계가 

있음 이처럼 유관 기관간 정보 교류의 단절은 직업훈련의 산발적

이고 중복투자를 야기하여 실효성을 감소시킴

- 고용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면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및 

내일채움공제, 일학습병행제 등을 연계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들에게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 기회를 제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임 

-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미스매칭이 심하여 

구직자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제조업체의 경우 중소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임 임금의 경우 최저

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야근 및 주말 근무 등 열악한 근로

조건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 운영 예산

- 일드림센터의 재정은 센터 설립 초기(2006-2007)에는 100% 고용노

동부 사업을 수행하여 충당했고, 다소 안정기에 돌입 2008-2011년

에는 부천시와 고용노동부의 매칭펀드(5:5)로 재정을 마련함

- 최근에는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지면서 부천시, 고용노동부 뿐 만 

아니라 행안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특히 행안부 지원사업의 경우 

청년들 창업/창직 관련 훈련과 공간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가치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정부 및 지자체가 경력단절여성에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짐. 그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경단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함 즉 정책방향이 경단여성을 위한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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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취약계층 대상별로 차별화된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면 청년의 경우 

IT 관련 훈련을 시키거나 창업/창직을 시키는 직업훈련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천시는 직업훈련에 관한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부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 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직업훈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함 

- 취업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취업자에게 비전을 심어주어야 함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단기 일자리보다는 향후 

청년들이 평생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무적성 및 인성교육을 함께 

실시해야 함 

○ 직업훈련 대상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 모집대상은 신규자와 재직자 모두 해당

되며 신규자의 경우 30-40대 경단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함 30대 

이하 여성층은 사무직을 선호하는 반면 30-40대는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함 이는 자녀 양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짐. 

50대 이상의 여성은 창업/창직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드림센터의 주요 직업훈련 모집 대상은 40대 이후 중/고령자들임 

이는 업체들이 경력자를 원하거나 단순 생산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촉진을 위해 훈련과 취창업공간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음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특성화고보다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취업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일드림센터는 계층별로 구분하여 1섹터는 취업취약계층들 

대상으로 훈련시키고, 2섹터는 기업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섹터 모두“노사상생 섹터 특화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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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에 관한 내용 

○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 부천 내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 대상 구인-구직간 미스매치는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남. 청년들의 취업 희망 기업은 절반 이상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천지청이 조사한 청년 선호 

기업결과‘대기업(33.5%)’,‘중소(강소)기업(21.7%)’,‘중견기업

(16.6%)’와 일치함 그러나 부천시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중소영세

업체 밀집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들 대부분은 서울 등 수도권

으로 이탈하고 있음 

- 취업희망업종의 경우 대학생은‘전문, 과학기술’업종, 고등학생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 취업을 희망함 학력별로 희망업종도 다름 

- 임금과 근로조건은 구인-구직간 미스매치의 가장 큰 요인이며 이와 

관련된 정보 불일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함 예를 들면 사무직으로 취업했어도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과 사무실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청년들의 이탈 

- 부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 경우 자신이 서울권 대학교에 

다닌다는 생각이 강함 따라서 서울로 취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 부천지청이 부천시 내 청(소)년(특목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서울시가 38.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부천시(20.0%)’, 지역 무관(14.0%)’, 

‘인천시(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서울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부천시 소재 기업들이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기업들이 없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됨 현재 

부천시에는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업종은 만화나 로봇산업 정도에 

한정되어 있고 직업훈련도 이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직업훈련을 

수료했을지라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되어 있기에 

자연스럽게 서울 등 타지역으로 이탈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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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취업

- 중고령자들의 경우 여전히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함 

- 40대 이상 구직자는 청년들과 달리 기대수준이 한 단계 낮으며.  

사무직이나 기술직보다 대부분 단순생산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

○ 경력자 선호

- 신입과 경력의 임금차이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경력자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신입직원을 고용하여 숙련이 높아지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규자 채용

보다는 경력자 채용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 

○ 부천시의 좋은 일자리 가능성 

-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자리로 

인식됨 특히 경단여성 경우 자녀 양육과 일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일제보다는 시간제를 선호하게 됨 

(4)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내용

 

○ 정부 및 지자체 기관과 연계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지자체의 

일자리센터에 담당자를 파견하여 정보를 상호교류하고 방문하는 

여성들에게 직업훈련을 연계, 취업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

하여 여성들에 대한 정책 개발을 제고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함 

- 무엇보다 직업훈련 수료생들에 대한 취업을 위해 채용박람회 등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시간단축제 등의 설명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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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과제 

○ 조례를 통한 제도화 

- 현재 직업훈련에 관한 지원 근거는‘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고용에 관한 

내용은 없음

- 조례 제․개정을 통해 노사민정 주체들이 직업훈련과 고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조례에 노사민정협의회는 심의의결기관, 일드림센터는 실행기관으로 

조례에서 명시하여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직업훈련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정책 수립이 미흡하여 조례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직업훈련 지원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표 4-51>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자체 주도 

- 지자체가 주도하여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있음

- 특히 일자리 부서 경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비선호 부서로 분류

되고 담당자들의 이동이 잦음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에 

대한 근무 기간을 장기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제3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 협력 활성화 사업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ㆍ사관련 고충처리, 노동 법률상담 및 훈련사업

2.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훈련사업

3. 노동조합 간 교류사업

4. 노사공동 직업훈련지원 사업 (중소ㆍ 영세기업 훈련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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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때기 방식의 예산 집행 

- 현재 중앙정부의 각 부처, 지자체 등의 예산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업훈련 및 고용 관련 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들의 예산을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하여 관련 기관에 분배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함 과거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노총 조직을 이용할 때 이 방식을 논의했지만 

예산 규모가 커서 한국노총이 부담스러워 해서 추진되지 않음

- 현재 사단법인 노사발전협의회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창구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 분배와 집행뿐만 아니라 중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깔때기 방식의 예산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소결

○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실태조사 결과 

- 부천시는 소재하는 산업 중에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할 산업은 제조업(4.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중에서 5대 전략산업(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만화․영상산업)에 

대한 직업훈련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고 나타남

- 직업훈련 대상은 중장년 3.7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특성화고(3.6점), 

여성(3.6점), 전문대졸 이상(3.5점) 순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의 주요 내용은 모든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업훈련보다는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노사민정 주체 중 일자리 창출의 기여도는 사용자 4.3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지자체 4.0점, 노조 3.5점, 민간 3.5점, 정부 3.3점

순으로 나타남

- 취업지원서비스 지원해야 하는 지역은 부천시에 한정해서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4.4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천 인근(3.9점), 

시흥 및 안산산단(2.9점)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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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주도해야 할 주체는 지자체가 4.4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사용자 4.3점, 정부 3.9점으로 높게 나타남

- 일자리 컨트롤타워 운영 주체에 대해 지자체가 운영해야 하는다는 

점수가 4.3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중앙정부(3.5점), 사용자(3.5점)가

동일하게 높게 조사됨

- 향후 일자리 컨트롤 타워의 주요 역할 주체는 지자체가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뒤를 이어 중앙정부(3.9점), 사용자(3.5점) 순

으로 나타남

○ 노사민정협의회 실태조사 결과 

- 부천시 직업훈련-고용을 연계하여 전략을 수립하는데 가장 적합한 

산업은 제조업이며 제조업 중에서 부천시 5대 전략산업(금형, 조명, 

세라믹, 로봇, 패키징)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함 이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실태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임 

- 직업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할 대상은 특성화고, 대졸청년, 

중장년이며 직업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운영해야 할 기관은 

사용자와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됨 이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실태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남 

- 구인-구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하여 노사민정 

주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답변이 높게 조사됨

- 부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사용자라고 응답했으며,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고용을 창출 주체는 

사용자와 지자체라는 응답이 높았음 

- 부천시 직업훈련-고용을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인 답변(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이 부정적인 답변(필요치 

않다+매우 필요치 않다)보다 높게 조사됨

- 노사민정 주체들은 현재 부천지역의 직업훈련-고용 컨트롤타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컨트롤타워가 

조직된다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노사민정협의회와 

사용자가 비슷하게 조사됨 특히 시민들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주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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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실태조사 결과 

- 부천지역 직업훈련 및 고용의 주요 거버넌스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일드림센터와 부천훈련네트워크임 먼저 일드림센터는 

부천시, 부천상공회의소. 한국노총이 협약을 체결하여 부천에 맞는 

인력양성기관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것으로 취업 취약계층과 

지역일자리를 잇는 산업특화형 훈련 및 일자리 허브를 구축하는 

것임 반면 부천훈련네트워크는 약 130여개의 직업능력개발기관이 

상호간의 신뢰에 기반해 고용-훈련에의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구축됨

- 부천시 직업훈련 및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를 통해 

노사민정 주체들이 직업훈련과 고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둘째 조례에 노사민정협의회는 의결기관, 일드림

센터는 실행기관으로 조례에서 명시,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구분해야 함 셋째 통합적인 직업훈련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계획, 정책 수립이 미흡하여 조례에 이를 명시해야 함 넷째 지자체 

주도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 마지막

으로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집행 뿐 만 아니라 중복지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깔때기 방식의 예산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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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직업훈련-고용 연계 전략

1. 직업훈련-고용 연계 전략 방향 

○ 직업훈련과 고용의 연계 필요  

- 직업훈련과 고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임

- 직업훈련의 주요한 목적은 숙련을 향상시켜 신규로 취업 하거나 

재직자의 경우 현재 보다 더 좋은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임 직업훈련은 취업-숙련과 

연관되어 있다면, 훈련-고용은 생계수단이며 주요한 복지가 됨 

- 따라서 직업훈련과 고용을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4-32] 직업훈련과 고용의 개념 

○ 산업-직업훈련-고용의 연계 전략

- 부천시의 5대 전략산업은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만화/영상산업

이지만 노동자 뿐 만 아니라 시민들의 63.1%가 전략산업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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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지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5대 전략산업 중에서 금형에 

한정되어 실태조사, 신규자 훈련, 재직자 훈련만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4개 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로봇, 패키징, 만화/영상업에 대한 신규자 대상 직업훈련조사 역시 

실시되고 있지 않음

-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에서도 5대 전략산업에 초점을 맞춰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음 

- 따라서 5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직업훈련-고용을 연계시켜 

신규자를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해당 산업에 취업시키는 산업

-직업훈련-고용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 복지-직업훈련-고용의 연계 전략

- 부천시의 산업별 사업체 수를 보면 제조업이 25.3%로 가장 높고, 

이어 각종 도소매업(22.5%), 서비스업(21.2%) 등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 종사자 수를 보면 각종 서비스업에 53천명(36.9%)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제조업에 47천명(32.1%), 도소매업 17천명

(12.0%)로 조사됨 따라서 부천시 내 서비스업체는 세번째로 많지만 

종사자 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업

훈련과 취업 연계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할 산업으로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이런 결과는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경단여성을 서비스업과 연계시켜 인력을 양성하여 전일제로 취업

시키거나 30-40대 여성은 시간제로 취업 알선이 바람직 한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이 필요하며 따라서 복지-직업훈련-고용을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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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산업에 따른 전략 방향 

(1) 산업-직업훈련-고용 연계 전략 

○ 노사정 주체의 인식변화

-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을 시키는 것은 노사정 주체 어느 한 주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에 기반하여 

협력해야 형성할 수 있는 주요한 집단재(collective goods)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직업훈련-고용이란 집단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소극적 

방관자에서 적극적 행위자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그림 4-34] 노사정 주체의 직업훈련-고용에 대한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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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은 숙련 조합원을 활용하여 현장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술 노하우를 훈련생에게 전수 반면 사용자는 훈련생에게 

실습처를 제공하고 우수한 훈련생을 고용하는 주요한 취업처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 훈련비용을 제공할 수 있음 정부(지자체 

포함)은 노사에 인력수급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업종에 집중 훈련시킬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함 

- 이렇게 노사정 주체에 의해 형성된 집단재(혹은 공공재)는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광역 일자리 확대 

- 노사민정협의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천시 거주자중 타 지역으로 

통근하고 있는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50.0%이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를 살펴보면 수원시가 267천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용인시 261천명, 고양시 234천명 슨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부천지역만으로 한정하여 취업처 발굴에 집중한다면 구인-구직간

미스매칭 해결 가능성이 없음 따라서 부천시를 넘어 서울, 김포, 

인천, 수도권 등으로 취업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이 경우 정부(부천지청)과 부천시의 입장에서 고용률 성과로 

인정되지 않는 단점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훈련-고용의 연계성이 

높고 고용이 제고되어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실업률이 

하락이 발생함

- 지역을 넘어 훈련-고용을 연계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면 

강원도의 숙박 및 관광산업의 경우 인력부족해소책으로 서울 등과 

연계하여 직무교육 실시 이후 강원도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또한 

서울시 강북구의 경우 보건의료 시설이 많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강남구의 공공/민간 훈련기관 수료생을 강북구에 취업시키는 사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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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광역일자리 확대 방향 

<표 4-52> 광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강원도 사례 

○ 배경
- 관내 주요 대형리조트업계는 성수기등 대규모 단기근로자 채용(연간 4,000여명)이 이
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 필요인력 채용에 부족함이 있어 수도권과 연계한 양질
의 청년 인력 채용 도모하는 경우임
- 주요 업체는 강원랜드(주), ㈜용평리조트, ㈜알펜시아, 휘닉스 등 

○ 상반기 
- ㈜용평리조트등 4개소에 대한 사업장 방문 
- 강원랜드 하계 일자리 채용행사 실시(지자체, 충청권 대학 32개소 참여)

○ 하반기 
- 강원랜드 동계 일자리채용행사 실시(지자체, 전국 대학 68개소 참여)

○ 성과
- ㈜강원랜드 하계시즌 근로자 채용 행사 및 구인구직만남의날 개최: 면접 624명 중 321
명 취업 

○ 허브조직으로써 컨트롤타워 

- 지방정부 산하에 허브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중앙정부 부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과 훈련, 고용정책 수행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지방정부는 컨트롤타워 조직을 중심

으로‘산업육성 --> 인재양성 --> 고용지원’의 순환구조를 구축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나영선 외, 2017)

- 일드림센터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산하조직(실행기구)으로서 실질적인 

직업훈련-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 3개의 테크노파크단지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고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

(정규인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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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 직업훈련과 고용에 관한 컨트롤타워는 노사민정협의회가 

되어야 하며 그 아래 일드림센터가 노사민정협의회의 다양한 정책을 

실제적으로 작동시키는 수행기관의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고 봄 

또한 일드림센터 아래에 다양한 계층별, 업종별로 분과 위원회를 

운영해 정책 수행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함

[그림 4-36] 노사민정협의회의 조직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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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노사민정협의회는 의결기관이며, 일드림센터는 의결된 정책을 

수행하는 실행기관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 있음 

<표 4-53> 노사민정협의회의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 내용(안)

현재 조례 개정 및 신설 조례(안) 

제2조 기능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
다.[개정 2015.08.03.]
1.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
5. 그 밖에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관련 주
요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9.3.27.]

제2조 기능 
①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통제 한다. 
1.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
5. 그 밖에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 직업훈
련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부천시에 소재한 다음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1. 노동조합
2. 상공회의소
3. 교육단체 및 그 기관
4. 여성단체 및 그 기관 
5. 복지단체 및 그 기관
6. 기타 고용과 직업훈련과 연관된 기관들 
③ 시장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
항들에 대해 5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하도
록 지시해야 한다. 
1.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 직업훈
련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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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훈련 및 고용에 관한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을 한 장소에 집적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원미구청 건물에 

경기 일자리 컨트롤타워인 경기일자리재단를 중심으로 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등 일부 일자리 관련 단체과 입주하여 운영

하고 있음 

- 서울의 NPO센터 사례처럼 부천도 지자체 유휴시설이나 폐교 등을 

활용하여 노동-고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일드림센터, 청년센터, 각종 협의회 및 위원회 등 입주시켜 

상호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시켜야 함 

<표 4-54> 경기일자리 재단 사례

○ 일드림센터 중심의 정보망 형성 

- 노사민정협의회-일드림센터로 부천시 훈련-고용 정책이 일원화된

다면 훈련-고용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일드림센터로 집중되어야 함 

예를 들면 구인-구직 수요와 민간/공공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

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는 일드림센터로 취합되어야 함  

남경필 경기지사의 70만개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일 부천시 옛 원미구청 청사에 문을 열었다.

경기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다. 경기도가 총 120억원을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된다.  

재단은 옛 원미구청사에 주사무소를 둔다. 조직은 ▲기획연구조사본부 ▲고용성장본부 

▲북부일자리본부 ▲경기도기술학교 등 3본부 1학교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일자리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기

술학교 등 4개 기관에 대한 조직폐지, 예산ㆍ공유재산 및 업무이관 등의 통합 절차를 마

무리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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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부천훈련네트워크(bchrd.info)가 일드림

센터에 통합되고 일드림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포탈이 

hrd-net와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  

[그림 4-37] 일드림센터 중심의 직업훈련-고용 정보망 형성

(2) 복지-직업훈련-고용 연계 전략  

○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훈련-고용의 선택과 집중   

- 청년은 5대 전략산업 중에서 금형, 로봇, 세라믹 등 사무직과 높은 

숙련이 필요한 업종에 집중하여 실시하고, 중장년은 5대 전략산업 

중에서 금형, 조명 세라믹, 패키징과 기계, 전기전자 등 단순생산․ 
노무직에 집중하여 훈련시키고 취업을 지원함 여성은 전일제 및 

시간제 모두 가능한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훈련 및 취업을 연계

시킴 

- 훈련 및 고용에 대한 운영 방식은 청년의 경우 기업과 특성화고 

및 대학이 연계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학과를 운영하는 계약학과 

혹은 취업연계학과를 운영하고, 여성과 중장년은 기업과 공동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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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5> 취업취약계층에 맞는 직업훈련-고용 추진 내용 

청년 여성 중장년

대상 신규자 신규자 , 재직자 신규자 , 재직자

업종
-금형, 로봇, 세라믹 등 
==> 고숙련 필요 업종 

-경영회계. 사무관련직, 미
용 음식서비스, 사무자동화 
등
==> 서비스 업종   

-계, 전기전자, 금형, 조명 , 
세라믹, 패키징 등
==> 단순생산․노무직 업종

기관

-일드림센터
-특성화고 
-대학 (부천대, 폴리텍 등)
-제어로봇시스템학회

-일드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직업훈련기관

-일드림센터 
-인천인력개발원 부천센터
-폴리텍 대학

운영
방식

-계약학과/취업연계 학과
-산학 공동 프로그램 개발 

-기업 공동 프로그램 개발 -기업 공동 프로그램 개발 

○ 청년층 조례 설립 

- 부천시는 2019년 2월‘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음

-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청년 관련 다양한 사항에 

대해‘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직업훈련으로 청년을 양성하여 취업을 지원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음 청년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내용을 

추가하여‘청년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할 필요 있음 

- 또한 청년층의 고용 및 실업과 연동하여 생활이 절박한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부천시 청년수당’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함 

또한 부천시 청년수당은 고용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한정해야 함 

- 그리고 이런 청년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년센터를 둘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청년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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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6>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내용(안) 

현재 조례 개정 및 신설 조례(안)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

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

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진로탐색 및 역량 등의 개발지

원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

항

가.

나..

다. 청년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고용확

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제19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법

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

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

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

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②

③

④ 

⑤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취업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 활동

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이하 청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청년수당은 취업과 관련된 활동

에만 사용해야 한다.

 ⑥ 시장은 청년 정책 정보의 통합적 제공‧
상담을 수행하고 청년들의 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공간(이하 청년센터)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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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7> 서울시 청년보장 제도 사례 

분  야 설 자리 일 자리 살 자리 놀 자리

핵심사업
(5개)

청년활동
지원 

뉴딜일자리 

청년1인 
가구주거
희망두배 
청년통장

활동 공간 조성 

일반사업
(15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3개 사업

챌린지 1000프
로젝트 등 8개 
사업

금융생활 지원 
등 2개 사업

청년허브지원 
등 2개 사업

5년간 총 예산
(7,136억 원)

716억 원
(10.0%)

3,185억 원
(44.6%)

2,890억 원
(40.5%)

344억 원
(4.8%)

자료: 박용철 외(2017)

○ 청년센터 설립 

- 자치단체·노사단체·전문기관·대학·특성화고가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 및 대응을 통한 청년센터 설립도 고려할 

수 있음 청년센터는 대학 외 청년 활동공간과 청년정책 및 정보의 

통합적 제공‧상담을 원하는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 훈련 

및 취업 지원 강화하는데 유리할 것임

- 장소는 별도 장소를 마련하고 청년공간은 ① 청년층의 자유로운 

이용(스터디, 소모임 등), ② 고용센터 등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③ 정부‧지자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제공‧홍보 목적으로 

활용함 

- 청년센터의 설립은 부천시와 부천고용센터가 협업하여 설립하되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운영하도록 함 

- 인력은 센터장 포함 5명 내외이며 예산은 3억만원 정도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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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8> 부천시 청년센터 설립(안)

○ 배경: 대학 외 청년 활동공간과 청년정책 정보의 통합적 제공‧상담을 원하는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 「청년센터」구축 통해 청년들의 훈련 및 취업 지원 

○ 공간구성

- 부천시청 이외에 별도 장소를 마련하여 청년 친화적인 자율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청

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부천 대학로/ 북부 청년의 기리로 특화)

- 청년공간은 ① 청년층의 자유로운 이용(스터디, 소모임 등), ② 청년 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③ 정부‧지자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제공‧홍보 목적으로 활용 

○ 설립 및 운영 주체: 부천시와 부천 고용센터가 협업하여 설립하고 운영은 노사민정협

의회가 하도록 규정

○ 조직구성: 센터장 포함 5명 내외 

○ 예산: 인건비, 시설비 등 총 3억원 내외

자료: 부천지청(2019) 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표 4-59> 각 자치단체 청년센터 설립 사례 

[인천시 청년센터 사례]

 ○ 개요

- 인천시는 ‘유유지기’를 비롯 총 4개<고용센터 청년센터* 1개소 포함>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임기까지 총 5개 이상 오프라인 청년센터를 추가·확대할 예정

○ 운영현황

- 인천고용센터는 지하2층에 청년센터 공간이 별도 배치되어 있고 진로지도팀은 센터 5

층에 위치하여 분리 운영됨

<인천지역 청년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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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센터 사례]

 ○ 개요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청년친화형 청년센터｣ 개소(‘19.1월) 

-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8층에 710㎡(215평) 규모의 청년센터 구축, 청년들에게 취업

활동 공간과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운영

- 전주고용센터는 ‘청년드림팀’으로 청년센터 동일 공간 내에 업무부서 배치·운영

- 청년(만18~34세)/평일·주말(09시~22시)/시설(무료)/사전예약제

○ 구비시설

- 스터디룸 6개(8석), 세미나실(30석), 북 카페 30석(취업전문도서 게시대, 카페식 책걸상), 

정보탐색대 10석(pc, 프린터), 휴게 공간 등(음료, 쇼파, 휴식 공간)

<전주고용센터 청년센터 전경>

자료: 부천지청(2019) 

○ 계층별 부천형 내일채움공제 실시 

-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함 

- 2년형은 정부 지원금, 기업 기여금, 노동자 적립금이 각각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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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300만원으로 2년 만기에 총 1,600만원+α(이자수익)을 찾는 

방식이고 3년형은 1,800만원, 600만원, 600만원으로 3년 만기에 

3,000만원+α(이자수익) 목돈을 마련하게 됨

- 지원자격의 경우 청년은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으로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됨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소비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며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함 

[그림 4-38]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내용 

-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 운영

하고 있으며‘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임 기존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부+기업+노동자가 적립하면 2년 만기

에 1,600만원+α(이자수익)을 찾는 구조지만 여기에 노동자가 추가

로 200만원을 적립하고 1년 더 근무하면 부산시가 6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3년 만기에 2,400만원을 수령하는 방식임 즉 정부+기업+

노동자+지자체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청년내일채움공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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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0> 부산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 사례 

- 따라서 부천의 경우 계층별로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할 필요 있음 

즉 기존 내일채움공제가 청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 여성, 

중고령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임 따라서 기존 제도에 1년 더 근무하면 

부천시가 추가로 적립하여 4년 만기시 노동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복지향상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청년은 정부, 기업, 노동자, 부천시가 각각 1,800만원, 700만원, 700

만원, 800만원을 적립하여 4년 후에 4,000만원+α(이자수익)을 수령

하게 하고, 여성과 중고령자는 기업, 노동자, 부천시가 각각 7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적립하면 4년 후에 2,200+α(이자수익)을 찾는 

구조임

<표 4-61> 부천형 취업취약계층 내일채움공제 추진(안)

주: 3년형을 기본으로 설계

- 청년들이 지역 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2,400만원 목돈을 지급하여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부산형, 본인 적립금 500만원) 

- 정부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근무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지급

  (본인적립금 300만원) 

구분 청년 여성 중고령자(50대 이상)

정부 1,800

기업 700 700 700

노동자 700 700 700

부천시 800(+1년 근무시) 800(+1년 근무시) 800(+1년 근무시)

계 4,000+α(이자수익) 2,200+α(이자수익) 2,200+α(이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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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 본 연구의 목적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당면한 새로운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천 노사민정의 비전 체계, 

이행점검개선안을 수립하는 것 나아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주요 사업영역이며 최근 노사민정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분야, 직업훈련-고용 연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천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워크숍, 설문조사, 

인터뷰, 세미나 등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음

○ 부천지역 산업 및 고용․노동 환경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 내 

기업수와 일자리수 증가의 둔화, 서비스업(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여가 관련 산업) 중심 산업구조로 전환, 전통적인 노사관계 안정화, 

현재 부천지역 고용HRD사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낮은 평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차원 대응 필요성 인식, 지자체의 지역주체에 

대한 참여독려 약화 인식 등이 주된 환경변화 요인으로 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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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환경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추진

해야할 전략방향으로 1) 지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노사전문가 공동위원회 활동, 2) 서비스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고용문제에 대한 중장기 변화관리 필요, 3) 새로운 환경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범위확대 및 협력밀도 강화를 제시하였음

○ 중장기적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비전체계를 제시하였음 우선 부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미션은‘부천지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

취약계층 보호, 노동인권 보장, 인적자원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실행지침 제공을 위한 파트너들 간의 사회적 대회기구’, 

비전은‘노동-고용복지 거버넌스 실현을 통해 노동자가 행복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부천 만들기’, 핵심가치는‘사람희망’,‘연대와 

상생’, 그리고‘사회적 책임’으로 설정함 또한, 전략적 목표로 

‘숙의를 통한 정책개발역량 강화’,‘네트워크 확대 및 참여증진’, 

‘협력을 통한 정책실행 역량 강화’로 구성. 주요고객은 노동자

(안전하고 행복한 일자리와 일터 만들기 지원), 기업(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관련 기업 맞춤형 지원 패키지 제공), 

취약계층(고용노동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및 중앙정부(중앙정부 

고용노동정책을 상호 보완하는 창의적 전달체계로서 기능)로 설정

함

○ 협약이행점검 과정 개선안으로는 1)지역단위 사회협약(social pact)은 

중장기적 전략사업영역에 대한 공동선언과 1년 단위 사업실행을 

위한 실천협약의 투트랙 방식을 도입, 2)공동선언 및 실천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고 사업이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실천협약 체결과 함께 각 파트너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이행점검 절차를 개선, 3)이행점검 방식은 SMART 원칙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특히 사회적 대화의 지속가능성과 

조직 학습역량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행점검이 차기년도 사업을 

위한 개선의견을 제안하는 등 피드백 기능, 절차를 강화할 것, 4)

이행목표 설정방식은 최대한 파트너들 간 협력을 장려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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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것, 5)협력적 거버넌스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파트너들이 해당 조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음

○ 직업훈련-고용 연계 전략에서는 현재 부천시의 직업훈련-고용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이 파편화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부천시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보호

하며, 노동-고용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사

민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 즉 노사민정협의회가 

부천시 직업훈련-고용 정책의 의결기관이자 주요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함 또한 부천시의 주요산업(5대 전략산업 포함)을 중심으로 

청년, 여성, 중고령자 등 대상으로 다양한 훈련과 취업을 유도하여 

고용률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해 직업훈련-고용의 노사민정 주체들이 

인식을 제고하고 조례 등 법/제도적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제2절 전략별 중장기 로드맵

○ 로드맵(5개년 계획)의 방향

-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수립할 사업영역별로 액션플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업영역 두 가지, 즉 부천 노동4.0전략 및 훈련-

고용 연계전략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표 5-1> 및 <표 5-2> 참조)

을 제공함. 또한 전략목표별 전략과제들의 연도별 계획(<표 5-3> 

참조)도 제시함.

- 각 전략별 5개년 실천 방향은 노사민정 주체들의 인식 전환, 개선 

--> 법/제도적 환경 개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의 추진

으로 이루어짐  

- 특히 부천시는 훈련, 노동복지, 고용 관련 조례 등 이미 다양하게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전략에 맞게 제도를 추가/보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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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 노동 4.0 전략 중장기 로드맵(안)

○ 2020년 추진내용

- 5개년 계획의 첫 번째 연도에는 협의회 파트너와 관계자들이 참여

하는 전문가 토론회,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 워크숍 등 주체들이 

협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플랫폼 노동자 등 4차산업

혁명관련 실태조사와 관련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토론회, 워크숍, 조사연구사업등 을 통해 부천 일노동4.0의 의제를 

발굴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천일터

4.0, 새로운 고용형태를 가지는 노동자를 위한 부천노동복지 4.0, 

그리고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와 구직자 등을 위한 부천HRD 4.0의 

가제를 붙여 대안적인 의제설정을 가정하여 로드맵을 구성함

○ 2021년 추진내용

- 2021년에는 2020년에 발굴한 의제들을 사업화하여 추진할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의제별 사업추진할 분과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 하위기구로 신설하거나 기존 분과위원회에 의제를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관련 기구, 경기도 관련 

기구, 그리고 부천시 관련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제사업화에 

필요한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각 담당 분과위원회는 의제별 액션플랜을 수립하도록 하며, 사업체 

참여하는 모든 파트너들이 지켜야할 행동지침도 마련, 실시하도록 

함

○ 2022년 추진내용

- 이 해에는 주로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업실시를 위한 행정적 기반

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부천일터 4.0을 가정할 경우, 지역 내 기업들이 노사전문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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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모델을 개발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 시행하는 노동친화형 스마트 시범공장 사

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조례개정 등의 행정적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2023년 추진내용

- 2023년에는 분과위원회별로 마련된 액션플랜을 시범사업 성격으로 

실시함 예를 들어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도입의 우수사례를 발굴

하여 본 사업실시를 위한 초석으로 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2024년 추진내용

-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사항들을 본 사업에 반

영하여 분과별로 설정한 액션플랜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자원을 결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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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연도별 부천 노동 4.0 전략 중장기 로드맵

연도
부천 

노동 4.0 전략
주요 내용 

2020년

부천노동 4.0 의

제개발 및 협력

필요인식 공유

4차 산업혁명 부천지역 고용노동복지 대응 관련 의제 발

굴을 위한 토론회, 조사연구사업, 구성원 교육 등 실시

(안) 부천일터 4.0: 노사 갈등해결/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안) 부천노동복지 4.0: 플랫폼 노동자 복지사업

(안) 부천HRD 4.0: 교육지원청, 지역대학과 협력사업

2021년 
추진 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

부천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분과위원회를 신설 또는 관련

의제 배정하여 의제별 액션플랜 및 파트너별 행동지침 

마련.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MOU체결 등)

(안) 부천일터 4.0: 노사발전재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

(안) 부천노동복지 4.0: 근로복지공단, 플랫폼노동조합 등

(안) 부천HRD 4.0: 대학, 중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등

2022년

관련 조례개정 

등 사업실시를 

위한 행정적 기

반마련

사업별 재정마련을 위한 행정적 절차 이행

(안) 부천일터 4.0: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시범사업 참

여

(안) 부천노동복지 4.0: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등 관련 조례개정 추진

(안) 부천HRD 4.0: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재정지원사

업 근거 마련

2023년 시범사업 실시 재정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시범사업 실시

2024년 본 사업 실시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보완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본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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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고용 연계전략 중장기 로드맵

○ 2020년 추진내용

- 5개년 계획의 처음 년도인 2020년에는 훈련-고용에 대한 노사민정 

인식 제고가 필요함 무엇보다 훈련-고용의 문제는 정(중앙정부 및 

부천시)이 아니라 지역 노사민정 주체가 함께 상호의존성을 가지

고 해결해야 할 집단재라는 인식이 필요함 

- 부천시에 한정하지 않고 인근 지역까지 취업처를 확대하는 광역일

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 제고도 시급함 

○ 2021년 추진내용

- 부천형 훈련-고용 전략 실천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함 

무엇보다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노사민정협의회가 

부천시의 훈련-고용에 관한  주요 의결기관이 되도록 역할과 기능

을 부여해야 함 노사민정협의회가 부천시 훈련-고용의 컨트롤타워

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어야 함 

- 노사민정협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일드림센터가 훈련-고

용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는 노사민정협의회 의결기관, 일

드림센터 실행기관의 역할 분담이 가능할 것임 

- 또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최근 문제가 되는 젊은층 취업에 

노사민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청년들의 훈련, 취업, 일자리 

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함 

○ 2022년 추진내용 

- 훈련-고용 전략이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조직체계가 정비되어야 함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조직은 현재 부천시에 부재한 훈련-고용 컨

트롤타워가 필요하며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

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노사민정협의회 아래 일드림센터를 두고 

취약계층(여성, 중고령자 등)을 위한 분과를 설치해야 함

- 또한 유휴시설 및 폐교 등을 활용하여 부천시 훈련-고용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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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을 한 곳에 입주시킴으로써 이들 기관간 상호 연계성을 제고

시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함

- 청년센터는 부천시의 미래세대를 위한 조직으로 청년들에 대한 취

업 관련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것. 센터는 센터장 포함 5명 내외로 

하고 예산은 3억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임 

○ 2023년 추진내용

-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먼저 청년

은 부천시 소재 대학 및 특성화고와 기업이 연계하여 금형, 세라

믹, 로봇업종에 대해 계약학과 혹은 취업 연계 학과를 개설하고 산

학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

- 또한 여성 및 중고령자는 각각 서비스업종(경영회계. 사무 등)과 

제조업(금형, 전기/전자업종)에 대해 기업과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

○ 2024년 실천내용 

- 훈련-고용 전략 추진의 마지막 해로 계층별 부천형 내일채움공제

를 실시하여 부천시 고용률을 제고시킴

- 노사민정 주체가 함께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여 부천시 소재 중소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목돈 마련 기

회를 제공하여 복지효과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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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연도별 직업훈련-고용 중장기 로드맵

연도
훈련-고용 

전략 
주요 내용 

2020년

노사민정

인식 개선

- 노사민정 주체들의 상호의존성 인식 제고 

- 훈련-고용의 집단재 인식 제고 

광역 일자리 

확대

- 부천시를 포함하여 서울, 김포, 인천, 수도권 등으로 일자리 

확산 

2021년 

일드림센터 

역할 확대 
- 일드림센터에 훈련-고용 정보관리 역할 확대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 청년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에 관한 내용 추가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 개정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 노시만정협의회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 부여 

2022년

청년센터 

설립 

- 대학 외 청년 활동공간과 청년정책의 통합적 관리

- 청년들에 대한 훈련 및 취업 지원 강화

노사민정

협의회

조직 개편 

- 훈련-고용 관련 기관들간 연계성 강화 

- 지자체 유휴시설이나 폐교 활용 

2023년

취약계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훈련-

고용 사업

- 청년: 계약학과 혹은 취업 연계 학과 개설, 산학 공동훈련 프

로그램 개발

- 여성 및 중고령자: 기업과 공동훈련 프로그램 개발

2024년

계층별

부천형

내일채움공제 

실시 

청년 여성 중고령자
(50대 이상)

정부 1,800
기업 700 700 700
노동자 700 700 700

부천시 800(+1년
근무시)

800
(+1년 근무시)

800
(+1년 근무시)

계 4,000+α(이자
수익)

2,200+
α(이자수익)

2,200+
α(이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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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전략목표-전략과제별 연도별 계획

전략목표 전략과제 연도별 계획

1.

숙의를 

통한 

정책개발 

역량강화

(4차산업

혁명대응

차원)

1-1.

부천일터

4.0

2020년

조사연구사업: 부천지역 사업장 중 스마트공장 도입사

업장 현황, 스마트공장 도입관련 노사갈등 예방 수요 

발굴 등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차원의 

스마트공장 통합지원방안 마련. 조사연구 단계부터 사

업장노사의 이해관계를 조사하고 중앙정부지원사업들을 

파악하여 지역단위 지원사업수요 발굴. 산업공학, 인사

조직 등 관련전문가의 학제적 조사연구가 실시될 수 있

도록 조치필요. 부천산업진흥원 스마트공장 컨설팅 지

원사업은 공정혁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사노사관

계 관련의 갈등예방 및 솔루션마련관점 도입필요

2021년

네트워크 구축 및 이해관계자 공론화 추진: 노사발전

재단의 스마트공장 일터혁신컨설팅사업 연계방안구축,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각종 지원사업연계방안 구축, 

부천산업진흥원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 구축, 2020년

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지역 스마트공

장 지원방안도출을 위한 공론화 절차 이행 (공론화 절

차를 통해 각종 지원사업의 사업체 선정 기준마련, 고

용노동복지 관련 지원사업 수요 발굴 등을 추진)

2022년

사업예산 마련을 위한 행정절차 및 스마트공장노사전

문가협의회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스마트제조혁

신추진단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사업장을 대

상으로 지역단위 지원사업을 위한 추가예산확보 및 노

사전문가협의회를 운영. 노사전문가협의회는 부천산업

진흥원의 부천시 스마트공장지원사업과 노사민정협의

회 활성화지원사업의 예산을 활용함. 노사전문가협의

회는 직접 스마트공장 도입이나 고도화를 추진하는 공

장에 대한 지원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함 

2023년

시범사업실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개발한 지원모델

을 활용하여 1-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친화형 스

마트공장 지원사업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시사점 도출. 본사업 수혜기

업 선정 기준 및 우수사례 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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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본사업실시: 조사연구사업에서 조사된 지역내 스마트

공장 전환수요 현황을 바탕으로 3-5개 정도의 수혜기

업을 선정하여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본사

업 실시. 생산성 증대분야, 고용안정 분야, 산업안전 

분야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하여 우수사례 발굴. 우수

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사업을 중앙정부 사업과 연

계하여 추진

1-2.

부천노동

복지 4.0

2020년

조사연구사업: 부천지역내 플랫폼 노동자(예: 배달 노동

자 등) 노동실태, 노동복지수요 등 조사연구를 통해 새

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복지 수요를 발굴하

도록 함. 이때, 배달앱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단

위 노사민정 협력방안(플랫폼 노동자 고충처리 시스템, 

사회보험 지자체/업체 공동지원방안 등)도 발굴할 필요

2021년

네트워크 구축 및 이해관계자 공론화 추진: 플랫폼 노

동자 및 노동자단체, 지역 고객 및 주민, 플랫폼 업체 

대표자 및 사용자단체, 지자체 담당자, 중앙정부 담당

자, 노사민정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플랫폼 노

동자 노동복지 정책 관련한 공론화 진행. 공론화를 통

해 노동복지4.0사업 추진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

조 결성 및 구성단체와 업무협약 추진

2022년

사업예산 마련을 위한 행정절차 및 노동복지4.0 노사

전문가협의회 가동: 기존 관련 조례를 근거로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진

행을 위한 조례개정 또는 제정절차 진행.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노동복지4.0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가동하

여 사업추진대상, 전략,  및 사업목표 설정

2023년

시범사업실시: 부천지역 노동복지관련 단체 또는 지자

체 부속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추진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플랫폼업체의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예: 사회보험료 또는 집단보험 등 

지원사업) 실시

2024년

본사업실시: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플랫폼업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부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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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4.0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등 추진

1-3.

부천

HRD 

4.0(훈련-

고용연계)

2020년

노사민정인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노사민정 주체

들의 상호의존성 인식 제고, 훈련-고용의 집단재 인식 

제고, 부천시를 포함하여 서울, 김포, 인천, 수도권 등

으로 일자리 확산하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 확산

2021년

일드림센터역할확대: 일드림센터에훈련-고용정보관리

역할 확대   

부천시청년기본조례개정: 부천시청년기본조례제정, 청

년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내용 추가

노사민정협의회조례개정: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

성 및 운영 조례 개정, 노사만정협의회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기능 부여

2022년

노사민정협의회조직 개편: 훈련-고용 관련 기관들 간 

연계성 강화, 지자체 유휴시설이나 폐교 활용하여 훈

련-고용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켜 시너지 효과 창출

2023년

취업취약계층을 대상 노사민정 공동 훈련-고용사업: 

먼저 청년은 부천시 소재 대학 및 특성화고와 기업이 

연계하여 금형, 세라믹, 로봇업종에 대해 계약학과 혹

은 취업 연계 학과를 개설하고 산학 공동훈련 프로그

램을 개발함. 또한, 여성 및 중고령자는 각각 서비스업

종(경영회계. 사무 등)과 제조업(금형, 전기/전자업종)

에 대해 기업과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

2024년

부천형 내일채움공제 실시: 훈련-고용 전략 추진의 마

지막 해로 계층별 부천형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여 부

천시 고용률을 제고시킴.  노사민정 주체가 함께 인력

과 재정을 투입하여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효과를 높임

2.

네트워크 

확대 및 

참여증진

2-1.

네트워크 

미션/비전

공유사업

2020년

미션/비전 체계의 확정 및 교육자료 제작: 이번 연구

를 통해 수립된 미션/비전체계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를 거쳐 최종 확정.  향후 네트워크 참여자가 상당수 

참석하는 워크숍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1-2시간 강의 

및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자료 제작(2년에 한

번 최신 사례 업데이트)

2021년
네트워크 신규 참여자 교육 및 기존 참여자 워크숍 실

시: 협의회 신규참여자에 대해서는 문서 및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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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협의회의 미션/비전체계를 습득할 수 있도

록 하며(이때, 20년사 등 자료를 활용 가능), 기존 참

여자들에게는 워크숍을 통해 협의회의 존재의의와 나

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교육자료 업데이트: 미션/비전 공유를 지속하기 위해

서는 협의회의 최근 활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데이트된 자료를 게시함. 

자료 업데이트시 핵심가치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행

동지표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

성노력 필요

2023년

미션/비전 우수실천자 표창: 협의회 참여자들 중 핵심

가치와 전략목표 달성에 공헌한 우수실천자를 선정하

여 협의회위원장명의의 표창을 시행하여 참여자들의 

협의회 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함

2024년
교육자료 업데이트: 교육자료 업데이트는 2년에 한 번

씩 실시하여 최근 우수사례를 반영하도록 함

2-2.

부천시 

출연기관 

공동사업

2020년

부천시 출연기관 협의회구성: 부천시 4개 출연기관 대

표자와 노사민정 대표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기관들과의 연계사업을 모색

함. 협의회는 연2회 실시

2021년

각 출연기관 기존사업의 협업수행 개시: 각 출연기관

에서 수행중인 고용 및 인력양성사업, 일가정양립, 거

버넌스 구축 등 관련 사업을 노사민정의 틀 속에서 협

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발굴

2022년

노사민정협의회 하부 소위원회로 출연기관 노사민정협

의회 구성: 노사민정협의회가  출연기관 고용노동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하기 위해 소위

원회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복지관련 사업의 심의 실시

2023년

노사민정협의회 실행전담기관으로서의 출연기관역할 

정립: 출연기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그리고 출연기관

들의 고용노동복지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노사민정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례개정 등 규정

확립

2024년

출연기관 노사민정 협의회 자체 사업실시: 출연기관 

노동자 경영참가, 출연기관 감정노동문제 등 산업안전 

사업 등 자체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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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을 

통한 

정책실행

역량강화

3-1.

이행점검 

프로세스 

개선

2020년

2019 일∙노동4.0협약 이행점검 프로세스 개선: 협약참

여 파트너별 세부 이행계획서(SMART원칙 적용) 취합 

및 이행점검위원회의 평가 및 계획조정실시. 파트너 간 

공동사업목표 설정. 이행점검위원회의 중간점검과 파트

너 간 상호지원방안 제안. 최종점검 실시 등 개선안 적

용. 2020 실천협약 체결 시 사전에 이행계획서 제출로 

개선안 완전적용

2021년

이행점검위원회 이행절차 개정: 현재 이행점검위원회의 

이행절차와 관련하여 이행계획수립방식개선안을 적용한 

절차개정을 실시함.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연

도별 액션플랜과 성과목표를 별도로 설정하여 공개함

2022년

이행점검 절차 개선과 관련한 전국 노사민정협의회 사

무국장 토론회개최: 지역단위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상

을 제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차원에서 부천지역 

이행점검절차의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

는 토론회를 개최함

2023년

파트너별 공동이행목표 설정 확대: 복수의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협력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이행하는 사업을 확대함

2024년 계속 개선

3-2.

팀빌딩/

역량강화 

워크숍

2020년

협력역량강화를 위한 팀빌딩 워크숍 개최: 다양한 형태

의 팀빌딩 기법을 도입한 워크숍을 매년 1회(연도별 기

법 차별화) 실시하여 파트너들 간 협력역량을 강화함

2021년 계속

2022년 계속

2023년 계속

2024년 계속



참고문헌 185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국내외 사례의 추가적인 조사연구 필요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지자체의 인적자원개발전략 사례를 통해 벤치

마킹 포인트를 발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

고 있는 지역 수준의 일자리 및 고용복지 파트너십, 그리고 직업훈

련과 고용 연계 전략에 대한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지 못함 

특히 지역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훈련-고용 전

략(정책)의 주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주요 선진국의 고용-노동-복지-훈련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고 부천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함 

○ 다양한 주체 참여 및 의견수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노사민정 관계자 워크숍, 관계자 인터뷰, 설문조사 

및 컨퍼런스 토론 등을 시행하였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고용-노

동-복지-훈련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실태조사가 충분히 이루

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음 무엇보다 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용-

훈련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못함 

- 따라서 향후에는 해당기관 및 다양한 노사민정 주체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취합하여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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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설문조사지>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인식조사』

 이 설문은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이해관계자 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조

사를 하여 향후 협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설

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기간: 2019년 11월 11일 – 11월 15일

 *연구책임자 김윤호 (010-9036-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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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부천지역의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지역의 
기업은 늘어나고 있다.

  (1)      (2)       (3)      (4)       (5)

2)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지역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

  (1)      (2)       (3)      (4)       (5)

3)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지역의 
양극화는 심하지 않다.

  (1)      (2)       (3)      (4)       (5)

4) 우리 지역은 산업단지 및 도로등 
산업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다.

  (1)      (2)       (3)      (4)       (5)

5) 우리지역의 산업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1)      (2)       (3)      (4)       (5)

6) 우리 지자체는 지역의 일자리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1)      (2)       (3)      (4)       (5)

7) 우리지역의 일자리와 
인적자원개발사업은 적재적소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이나 
남용이 없는 편이다.

  (1)      (2)       (3)      (4)       (5)

8) 우리 지자체는 지역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역주체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1)      (2)       (3)      (4)       (5)

9)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이다. 

  (1)      (2)       (3)      (4)       (5)

10) 새로 선출된 우리지역 
지자체장은 노사관계혁신 및 
지역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적이다.

  (1)      (2)       (3)      (4)       (5)

11)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 
지역은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산업환경변화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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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부천지역노사민정 20주년으로 협의회는 “노동-고용복지 

미래비전 2025: 부천형 노동고용거버넌스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

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거버넌스 역할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 중 가

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1-6순위)를 기재하여 주세요.

고객관련 항목 우선순위

1) 일반주민

2) 취약계층

3) 구직자

4) 중앙정부와 지자체

5) 사업체 노사

□ 노동고용거버넌스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천노사민정은 어

떤 대상을 주요한 고객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상대적 우선순위

(1-5순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거버넌스 역할관련 항목 우선순위

1) 지역주체의 관심과 참여증진

2) 파트너들의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한 지역 정책입안

3)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4) 파트너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정책사업의 직접실행

5) 파트너별 구체적인 사업목표설정과 이행관리로 주체들의 책임성강화

6) 본 협의와 사무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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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지역의 노동문제를 고려할 때 향후 5년간(2020-2014년) 시

급하게 수행해야할 세부 사업의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업우선순위 항목 (실행가능성) 우선 순위

1) 일자리 창출

2) 고용평등 확립

3) 인적자원개발

4) 고용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5) 노사갈등예방/조정

6) 노동인권보장

7) 산업안전제고

8) 작업장혁신활동

9) 기업경쟁력 강화

10) 노동복지 확충

사업우선순위 항목 (시급성) 우선순위

1) 일자리 창출

2) 고용평등 확립

3) 인적자원개발

4) 고용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5) 노사갈등예방/조정

6) 노동인권보장

7) 산업안전제고

8) 작업장혁신활동

9) 기업경쟁력 강화

10) 노동복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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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지역노사민정이 향후 5년간(2020-2014년) 수행해야할 세부 

사업 중 우리 협의회의 보유역량에 비추어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업 제안>

□ 위 사업우선순위항목 이외에 향후 5년간 반드시 수행해야할 사

업의 제안내용을 현안문제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

니다.

단체
(개인인 경우 소속)

개인 추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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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파트너 또는 구성원으로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단체 및 개인을 추천사유와 함께 추천해주시

기 바랍니다.

왼쪽문항

왼
쪽
문
항  

매
우
중
요

왼
쪽
문
항

중
요

양
쪽
이

비
슷

오
른
쪽
문
항

중
요

오
른
쪽
문
항

매
우 
중
요

오른쪽 문항

협의회의 비전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새롭
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협의회의 비전은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 중장기적
(예:5년마다)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공동선언 또는 실천협약은 
가능한 세부적 활동과 성
과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
다

(1) (2) (3) (4) (5)
공동선언 또는 실천협약은 
큰틀의 노력방향을 설정하
는 것이 좋다

공동선언의 파트너별 실천
계획은 성과지표화하여 이
행결과를 세부적으로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공동선언의 파트너별 실천
계획은 큰틀의 이행결과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공동선언의 실천계획은 파
트너들 간의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
정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공동선언의 실천계획은 파
트너별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고용노동 관련기관들에 대
한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
을 해야한다.

(1) (2) (3) (4) (5)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고용노동 관련기관들 간의 
단순한 정보교환 채널로 
역할을 해야한다.



194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부천지역 노사민정 협의회가 발전하기 위한 바람직한 운영방향

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부천시 고용-훈련 전략수립 관련 질문입니다.

1. 부천시는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과 고용전략을 수립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농림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가스/수도업 ⑤ 건설업  

  ⑥ 도/소매업 ⑦ 음식/숙박업 ⑧ 금융/보험업  ⑨ 부동산/임대업  

  ⑩ 사업서비스업 ⑪ 교육서비스업  ⑫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⑬ 기타 (      )

2. 제조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부천시 5대전략산업 : 금형,조명,세라믹,로봇,패키징       

② 부천시 소재 30인 이상 업종

③ AI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 높은 업종                 

④ 부천시 소재 모든 업종    

④ 기타 (           )

3. 부천시가 직업훈련을 시킨다면 누구를 집중적으로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① 특성화고

② 대학졸업생(전문대학 포함)

③ 여성(특히 경력단절여성)

④ 중장년   

⑤ 장애인

⑥ 외국인/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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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차상위 이하 저소득계층   

⑧ 기타(            )   

4. 부천시가 직업훈련을 시킨다면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하나요?

① 노동단체(노동조합)

② 기업(사용자단체)      

③ 지자체(부천시)     

④ 중앙정부(고용노동부)

⑤ 대학       

⑥ 기타(                  ) 

5. 부천시가 직업훈련을 시킨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① 이론(100%) 중심

② 실습(100%) 중심

③ 이론(50%)+실습(50%) 중심

④ 이론(70%)+실습(30%) 중심     

⑤ 이론(30%)+실습(70%) 중심

6. 귀하는 부천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① 노동단체(노동조합)     

② 기업(사용자단체)      

③ 지자체(부천시)  

④ 중앙정부(고용노동부)   

⑤ 대학       

⑥ 민간직업훈련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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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 

7. 부천시에 나타나는 구인-구직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급여가 낮다

②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③ 교통이 좋지 않다      

④ 미래 비전이 없다  

⑤ 기업 문화가 좋지 않다   

⑥ 작업시설이 열악하다      

⑦ 기타 (                  )

8. 귀하는 직업훈련 참여가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9. 귀하는 직업훈련과 고용에 어느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① 노동단체(노동조합)     

② 기업(사용자단체)      

③ 지자체(부천시)     

④ 중앙정부(고용노동부) 

⑤ 대학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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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재 부천시에 직업훈련과 고용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있다    

② 없다 

11. 부천시가 직업훈련과 고용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설립된다면 어

느 기관이 운영하는 좋다고 생각하나요?

① 노동단체(노동조합)     

② 기업(사용자단체)      

③ 지자체(부천시)     

④ 중앙정부(고용노동부)   

⑤ 대학       

⑥ 노사민정협의회  

⑦기타(                 ) 

12. 귀하는 부천시의 직업훈련과 고용을 담당할 전담부서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나요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치 않다     

⑤ 매우 필요치 않다

13. 귀하의 소속 기관을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노동조합 

②지역경제단체 및 기업 

③지역민간단체 및 전문가 

④지방자치단체

⑤지방노동관서/지역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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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텍사스 인력투자위원회 사례

텍사스 인력투자위원회 사례

1. 인력개발 시스템 설립 배경  

○ 텍사스의 인구와 노동인력

- 2009년 1월 텍사스의 노동 인력은 2,330만 명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

로 많고 일자리가 풍부하여 다른 주에 취업을 위해 텍사스로 이주하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02년에는 2,170만 명

에 비해 약 200만명 정도 증가한 수치임 

-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유연한 훈련이 필요한 시기임 특히 히스패닉

을 중심으로 한 다민족 노동자들에게 훈련과 새로운 기술의 습득기회

를 제공하며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 예컨대 25세 이상 

성인의 78.6%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다른 주에 비해 다소 낮은 수

치이며 텍사스 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히스패닉 고교 졸업생은 

54.2%로 매우 낮은 상황

- 또한 반숙련(middle-skilled) 직무(job)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영어 교육에 집중시켜 사용자들이 필요한 인력을 고

용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장애인, 문맹인, 퇴역군인 등) 인력풀(pool)을 

만들려고 함   

○ 텍사스 인력 투자 위원회(Texas Workforce Investment Council: 

CWIC)

- 이처럼 고숙련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텍사스가 1993년에 조직한 위원

회로 주립법과 연방법 아래 두고 있음 그러나 CWIC는 프로그램을 직

접 운영하지 않고 파트너와 프로그램들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계획하는 

역할만 수행함

- 2009년 9월,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local workforce development 

board)는 주 인력시스템(state`s workforce system)을 위해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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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ing TEXAS라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주 조례를 통

해 최종 확정했으며 CWIC와 파트너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성과 향

상을 위한 노력을 제고하도록 요구함 

- 시스템 비전, 미션 목표, 행동계획, 활동을 논리적으로 성과영역을 

보여줌 

2. 프로그램 내용들 

○ 숙련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 경력 기술 교육(career technical education: CTE) 프로그램: 현재와 

미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최대한 중도 탈락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함

- 성인교육: 성인교육에 참여하는 16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995년

(40%)부터 2001년(46%)까지 오르다가 2005년(44%)에 떨어짐. 이에 텍사

스는 성인교육을 위해 연방기금을 활용하여 언어능력과 숙련 또는 기

술 기반(skill based)의 훈련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함

- 대학준비(college readiness)와 작업준비(work readiness): 고교 중퇴자

를 줄이면서 고교 졸업생들은 대학의 초급 수준(entry-level)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함

- 반숙련 직무(middle-skills jobs): 4년제 대학 교육 정도의 기술이 아니

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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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S)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Job opening의 약 45%가 반숙련 직무

(middle-skills jobs)일 것이라고 추정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따

라서 텍사스의 주요 산업들이 전통적인 헬스케어, 에너지, 기술 집약 

관련 직무(job)나, 풍력, 바이오 연료 산업 등에 반숙련 노동자 수요가 

증가할 것임

- 도제(apprenticeship): 도제 훈련은 반숙련 직무(middle-skills) 뿐만 아

니라 고숙련까지 향상시키수 있는 방법임

- 수요 주도의 프로그램과 서비스(demand driven programs and 

services): 텍사스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

용자에게 잘 훈련된 노동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

심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

술자를 양성함

○ 프로그램 개선 위원회 구성 

- 인력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The System 

Integration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SITAC)를 조직하여 시스템의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함 이 위원회 구성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파트너 대표단과 텍사스 노동위 위원들로 이루어짐 

3. 비전과 미션

○ Vision

- 세계적인 수준의 인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텍사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함 

○ Mission

- 시스템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

성하고 배출함 

4. Strategy Statement(전략 천명)

- 텍사스 인력 시스템의 전략 천명은 비전, 미션, 장기목표의 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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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Texas Workforce System Strategy Statement: 텍사스 인력 시스템의 

전략 의도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노사가 만족

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 인력시스템을 만드는 것임

 1) 파트너 소개 및 이들의 전략 천명(Partner Strategy Statement)

○ Economic Development and Tourism Office

- 조직의 주요 목표는 비즈니스 장소와 여행의 목적지로 텍사스를 마

케팅해서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행함

- 첫째 경제 및 인력 수요를 조사하여 기업에 정보 제공

- 둘째 산업별 비즈니스의 역할을 명시하고 텍사스가 제공하는 인력 

서비스를 광고함

- 셋째 사용자들과 연대하여 신규 산업을 확장함

- 넷째 텍사스 인력 위원회(Texas Workforce Commission)와 함께 발전

된 인력 과정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작업 인력 데이터 수집을 실행, 평

가, 해석하며, 텍사스를 인력 전진 지역으로 홍보함

- 다섯 번째 사용자의 미래 인력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부서 기능을 활용함

- 여섯 번째 부가가치 데이터, 정보 분석하여 TWC, 파트너, 주민들에

게 정보를 제공함

- 마지막으로 관광 사업 마케팅 노력을 통해 텍사스 우수 인력을 홍보

하고 이들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의 유용성을 홍보함 

○ Texas Association of Workforce Boards

- 조직의 주요목표는 (1) 인력의 질(quality)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텍사스 지역 인력 위원회(local workforce board)에 참석 (2) 공공 인력 

정책 논의를 위한 포럼 추진 (3)주(state) 및 지역 인력 시스템의 이득이 

되는 활동에 참여

- TAWB가 멤버 위원회들의 개별적이면서 집단적인 시도 방법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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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음

- 첫째 인력 서비스에서 사용자 주도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명

확한 전략을 개발함

- 둘째 인력 시스템이 텍사스 주의 정책과 일치하도록 포럼을 개최

- 셋째 지역 작업 시스템에 관여하여 사용자 참여를 유도함

- 넷째 위원회간 의사소통을 통해 네트워크 역량(network capability)를 

향상시킴

- 다섯째 주와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인력 프로그램의 수

용성을 향상시킴

- 여섯째 Best practice의 수집, 교환, 전달하여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

을 추진함

- 일곱번째 지역 인력 시스템과 해결책의 주도적인 관리를 촉진시킴 

- 여덟 번째 혁신적인 리더십 포럼 개최

- 마지막으로 지역 파트너와 연계해서 교육, 경제, 커뮤니티를 발전시

킴

○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and the Windham School 

District

- 조직의 주요 목표는 전과자를 훈련시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

이며 그 방법 중 주요한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이를 위한 전략

은 아래와 같음 

- 첫째 교도소에서의 직무 준비를 위한 기술훈련과 서비스를 제공함

- 둘째 에이전시와 Texas Workforce Commission, Texas Education 

Agency, 지역 인력 위원회, 가석방 서비스, 다른 인력 시스템 파트너 

간 협력을 통해 고용 관련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고 공유함

- 셋째 전과자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에이

전시, 비즈니스, 산업들의 파트너십을 촉진시킴

- 넷째 고용창출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전략을 수립함

○ Texas Education Agency

- 조직의 미션은 리더십, 지도, 자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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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성공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으로 주요 전략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고교 이후의 과정을 보장하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시행지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둘째 고교 이후 교육에 관한 주 전체 교육 프로그램들을 관리함 이

를 위해 학업적으로 엄격한경력 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영어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함

- 셋째  고교 졸업 이후 학생들을 지원하는 연방과 주 기금(state 

funding)을 관리함

- 넷째 데이터, 정보, 분석, 평가 등에 대해 인력 시스템 파트너들과 

정보를 공유함 

○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 and the Department 

of Assistive and Rehabilitative Services

- 텍사스 장애인들의 고용 관련 사항(고용 알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

과(outcome)를 달성하기 위해 각 개인의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여 충

족시킴

- 또한 인력 파트너와 지역, 주, 연방과 협력하여 시스템의 수용력을 

높이고 장애인을 위한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함 

-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용자 니즈를 파악

함

○ Texas Higher Education Coordinating Board

- 조직의 주요목표는 경력과 훈련 성과를 위해 대학, 보건의료 기관들, 

커뮤니티, 주, 기술 대학, 개인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지원함

- 다른 직업 인력 시스템 파트너와 함께 데이터, 정보 분석을 조정함

- 2년이나 4년의 공공 기관(2+2, Lumina Foundation)과 함께 경력 기술 

경로(career technical paths)를 향상시키고 통합하려고 시도함 

○ Texas Workforce Commission

- 조직의 주요목표는 시장주도의 인력시스템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이

러한 인력시스템은 사용자, 개인, 커뮤니티가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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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원함

- 5가지 핵심 전략은 첫째 경제 성장, 둘째 시장 주도와 고객 대응 환

경 형성, 셋째 숙련 인력 보장. 넷째 지역 유연성 지원, 다섯째 강한 책

임감 형성 등임

○ Texas Veterans Commission

- 조직의 주요목표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함으로써 퇴역군인의 니

즈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텍사스의 인력 시스템의 파트너이며, 퇴역군인

에게 적절한 직업을 매칭해 줌

- 이를 위해 노동시장 정보, 직업 검색, 직업 준비 워크숍, 지원 서비

스, 이력서 작성, 취업 알선, 교육 및 훈련을 소개하고 있음

- 적절한 취업처를 찾도록 빈곤한 퇴역 군인에 대한 광범위한 서비스

를 제공함

○ Texas Youth Commission

- 교도소에 있는 청년(incarcerated youth)이 적절한 직업 기술

(occupational skills)을 습득하여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데이터, 정보, 관련 인력 시스템 파트너를 이용한 분석 등을 분석하

고 성과를 내기 위해(건설적인 활동비율, 고용률, 고용 유지, 훈련 등록) 

내부 역량을 향상시킴

○ Texas Workforce Investment Council Strategy Statement

- 조직은 텍사스 인력 시스템 전략적인 계획과 평가를 하는 독립 기구

로서 시스템 파트너 간의 협동, 협조, 통합을 촉진함

- 위원회는 텍사스의 인력시스템의 미션과 전략의 성취를 촉진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이 추진함

- 첫째 시스템의 방향과 성공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파트너, 지

역 인력 위원회 등 지역 주체들에게 전체 로드맵을 제공함

- 둘째 지역 주체들에게 의사결정과 정책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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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프로그램

○ Career Readiness

 - 이중학점 제도를 실행해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학업적으로 우수

함을 보여주고, 중학교 이후 기술학점을 대학 등에 들어갔을 때 학점으

로 전환(transfer) 해주도록 추진함

○ Adult Basic Education

- 고교 이후 교육 및 고용을 준비하도록 하고 이는 단기간 기술, 기술 

교육, 고용 목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

○ College and Career Readiness Standards

- 고등교육과 대학 간 경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커리큘럼이 직업에 유용할 수 있도록 연계

시킴

 

5. 핵심성과(Key Performance Areas: KPA)

○ 3가지 핵심성과 내용

- 시스템, 작동, 역량과 통합(competencies and Integration)

- 고객 결과(outcomes)

- 프로그램, 상품과 서비스 

6. 주요한 사업 이슈(Critical Business Issue: CBI)

○ 미션을 성취하기 위한 시스템 역량에 초점 

- 중복 내용을 통합하고, 프로그램들간 차이를 발견함 또한 시스템과 

시스템 파트너가 현실적으로 다룰 수 없는 주제를 제거하여 현장성을 

제고함 

○ 주요 이슈들

- 학생들을 졸업시키며 중퇴자를 최소화 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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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과 중등이후 교육정책과 교육규정이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성과

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임

- 인력풀(pool)을 만들어 사용자들와 연계시킴

- 기술격차와 미래의 인력이 은퇴/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적당한 중급기

술을 가진 노동자가 부족함

- 글로벌 인력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데이터분석이 필요함

- 사용자의 니즈와 고객 만족간의 차이를 최소화 시키려는 시도    

7. 주요한 성공 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 CSF)

○ CSFs는 상당한 오랜 시간을 두고 발생함

- CSFs는 최우선의 중대한 비즈니스 이슈를 다루는 시스템의 성공에 

필수적인 행동과 성과임

8. 장기목표(Long Term Objectives: LTO)

○ 두 가지 유형의 LTOS

- System과 파트너로 구성됨

○ 장기목표와 근거(Long Term Objective and Rationale)

- 장기목표 1: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과 훈련 자격증의 유형과 수에 대

한 평가함

- 장기목표 2: 텍사스는 고등학교 중퇴자비율을 감소시켜 경력 기술 

교육을 실시함 특히 경력 기술 교육(Career technology education: CTE)

이 실제로 고등학교 중퇴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

어 고등학생들의 학교 졸업에 도움을 줌

- 장기목표 3: 훈련 파트너들은 고등학교에서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 

입학해 학업과 기술의 이중 학점과정을 이수하도록 촉진함

- 장기목표 4: 경력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행하여 이 프로

그램이 제공하는 직업선택의 유용성을 홍보함 20년 이후 고숙련, 고임

금 직업(occupation)은 4년제 학위 미만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

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장기목표 5: 장애 인구는 추가적인 고용성과를 높일 것임 2007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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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80,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보조 서비스(assistive services)를 받고 

있고 이중 21,000이 취업하고 있음

- 장기목표 6: 퇴역군인들에 대한 고용성과를 높일 것임 2007년 텍사

스에서 105,000이 넘는 퇴역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고용됨

- 장기목표 7: 영어 능력이 낮은 노동자는 좋은 직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직업-특수적(Occupational – specific)인 기술훈련을 통해 고용기

회를 제고해야 함

- 장기목표 8: 2013년까지 성인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행

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작업장 언어능력이 현장 고용을 높일 것임 

2013년 현재 16세 이상 텍사스인의 19%가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장기목표 9: 전문대학과 기술학교는 중급 기술을 주 전체(statewide)

의 노동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들

의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장기목표 10: ‘배우는 동안 돈을 벌어라’ 모델과 전통적인 도제 

프로그램들의 유연성을 증명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 시행

함

- 장기목표 11: 1년에 한번 협의회는 데이터를 구축할 것임

- 장기목표 12: 지역 위원회는 인력 시스템 전략 계획을 조정하고 지

원함

- 장기목표 13: 파트너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니즈와 만족도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계

획함

- 장기목표 14: 파트너들은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찾아 시기적절한 효

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고 best practices를 개발함

9. Measuring Success

○ 성과측정 목표

-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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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측정의 세 가지 범주

- 시스템: 공식적 

- 전략: 비평적이면서 덜 공식적 

- 능력배양(capacity-building): 구체적인 행동계획 

○ 측정방식

-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하며,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성과 지향적이면서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함

○ 성과 측정(Performance Measures)

- 성과 지향적인 시스템 측정(성과 지향성): 공식적인 측정은 프로그램 

간의 일관성을 나타내며 승인된 4가지 공식적인 측정지표는 ① 교육성

취도, ② 고용유무, ③ 고용유지율, ④ 고객 만족 등임

- 전략적이며 비평적인 측정(성과 지향적): 덜 공식적인 측정들은 ① 

직업 관련 (vocational) ESL 졸업자의 수, ② 직업 관련(vocational) ESL 

졸업자의 취업률, ③ 문자독해력(literacy)을 가진 졸업자의 수, ④ 문자

독해력을 가진(literacy) 졸업자의 취업률, ⑤ CTE 집중 수료자

(concetrators)의 비율

- 역량 수립 측정(과정 지향적): 중간 점검의 의미로서 각 단계별 과정

을 평가함 

10. 액션플랜(Action Plan)

○ 액션플랜은 로드맵 계획(roadmap plans)으로 장기 목표, 중대한 성

공 요인들, 전략 천명과 미션에 영향을 받음

○ 액션플랜의 두가지 유형 

- System action plan: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주며 시스템의 장기목표

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Partner action plan: 구체적인 파트너에 영향을 주고 파트너들의 장

기목표에 직접적으로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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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플랜에 포함되는 내용들 

- 액션플랜을 실행하는 파트너의 책임

- 주요 과업 및 이정표

- 시작 날짜

- 과업 지속 기간(task duration timeframes)

- 의존성

- 핵심성과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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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미션
전략 천명

(Strategy statement)

핵심성과

분야

(KPA)

중대한 비즈니스 

이슈(CBI)

중대한 성공 

요인들(CSF)
장기 목표들(LTO)

시행

계획 

ID #

비전

○ 우리의 세계적인 

수준의 인력 시스템은 

텍사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보장한다. 

미션

○ 텍사스 인력 시스템은 

프로그램간 상호 통합적

이고 유기적인 관계들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창출한다.

시스템파트너들

1. Economic Development 

and Tourism Office

2. Texas Association of 

Workforce Boards

3.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and the 

Windham School District

○ 텍사스의 인력 시스템의 전략 의도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다. 우리는 사용자에게 현재와 미래의 노

동 인력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서

비스는 경력계획, 준비, 개발과 향상의 연

속성을 포괄한다. 

○ 텍사스 인력 시스템은 교육, 훈련, 서

비스를 포괄하고, 프로그램들은 지원한다. 

텍사스 인력 시스템은 통합되고 응집력 있

는 주 에이전시와의 네트워크, 교육기관, 

그들의 고객을 책임질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 파트너들은 시스템 비전과 

미션을 성취할 것이다.

○ 비전과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 하는 것

- 시스템의 궁극적인 고객의 니즈에 대응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시스템 수준과 에이전시 수준 성과 목

표들을 일치된 계획과 책임질 수 있는 결

과를 만드는 계획에 따른 집행 수행하는 

것

- 텍사스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배치하는 것

- 텍사스 미래의 인력이 커리어를 성취하

시스템

(system), 

 

운영

(operatio

n), 

역랑

(compete

ncy), 

통합

(Intergrat

ion)

중등 및 중등 이후

의 수준에서 향상되

고 효과적인 학업 

및 직업 기술 교육 

옵션의 필요성. 이

는 학생이 졸업하고 

추가교육을 제공하

며 중퇴자를 감소시

키는 것 

파트너들 간 조정

(coordination)과 제휴

((alignment)를 통해 사

업계획정신(planning 

initiative)을 통합하는 것

2010-2012년 동안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

과 훈련 자격증의 유형과 수를 평가를 보

고서에 수록

평가는 중등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무에 필

요한 자격증 취득도 포함 

S1

학생이 경력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학업과정과 

엄격한 직업 기술 과정

을 제공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2년 또는 4

년 학위, 도제 및 군대)

2013년까지 텍사스는 고등학교 중퇴자 비

율을 감소시킬 것임

추천된 고등학교 졸업프로그램의 한 부분

으로써 엄격한 커리어 기술 교육을 실시하

도록 지원함

S2

중등교육에서 중등 

이후 교육이행

(transition)에 대한 

교육정책과 규정의 

일치 및 불명확성은  

전체 교육성과의 효

율성과 효과성을 제

한함

프로그램과 본 사업의 

근본 취지를 연계시켜 

좋은 교육과 커리어 전

환(transition)에 도움을 

주도록 함 

2013년까지 교육과 훈련 파트너들은 필요

한 공공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지원함 

이 공공기반시설(정책, 절차, 데이터 프로

세스, 규칙, 능력)은 고등학교에서 전문대

학 및 4년제 기관으로 가는데 필요한 효과

적인 학업과 기술의  이중학점제도 코스

(dual credit course)을 촉진시킬 것임 

S3

직업과 기술 교육이 

중요치 않은 커리어

로 인식됨

고등학교 문화를 만들어

줄 상담사를 증가시켜 

모든 학생 및 부모가 반

숙련 직업을 포함한 교

육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문화를 조성함

2013년까지, 커리어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인식을 개선시킬 것임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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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xas Education 

Agency

5.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 and the 

Department of Assistive and

Rehabilitative Services

6. Texas Higher 

Education Coordinating 

Board

7. Texas Workforce 

Commission

8. Texas Veterans 

Commission

9. Texas Youth 

Commission

도록 협동하는 것

- 시스템 프로그램과 서비스 안에서의 가

치, 인식, 참여를 위해 교육, 훈련, 커리어 

기회를 제공 하는 것. 

-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

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고 조정하는 기회

를 발견하는 것 

고객 

결과

(custo

mer 

outcomes

)

모두가 텍사스 사용

자들이 찾는 잠재적 

사용자의 중대한 인

력풀에 포함되어야 

함 

인력풀: 장애인, 참

전 군인, 영어 학습

자(외국인), 문맹자

(영어를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시스템 역량

(capabilities)은 장애 노

동자에 대한 고용 결과

를 보장함

2013년까지 장애 인력의 고용성과를 높일 

것임
C1

참전군인이 필요한 상품

과 서비스를 갖을 수 있

는 것을 보장해야 함

2013년까지 퇴역군인 인력의 고용성과를 

높일 것임
C2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기법이나 기존의 기법과 

프로세스를 발전시킴. 

프로그램은 17세 이상의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언어와 기술 습득

을 주로 다루게 됨 

2013년까지 영어학습 인력을 위한 성인 교

육과 인력 기술을 설계하고 시행함
C3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기법이나 기존의 기법과 

프로세스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 프로그램은 17

세 이상의 인력을 대상

으로 하고 언어능력

(literacy) 습득에 중점

을 둠 

2013년까지 성인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설

계하고 시행하는 것. 

이 프로그램은 작업장 언어능력 이 필요한 

인구에 대한 고용성과를 제고함

C4

프로그

램(progra

m), 

상품(prod

ucts), 

서비스

(service)

적절한 반숙련 노동

자 부족이 증가함 

이러한 부족은 광범

위한 산업과 직종에

서 나타남. 이는 숙

련격차(skill gap)와 

미래 사용자의 니즈에 

맞추는 반숙련 훈련을 

확장하고 통합할 것

지역 공동체와 기술 대학은 지역 인력의 

기술격차를 다룰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함

이러한 기술격차는 지역 니즈 평가 또는 2

년의 수요와 공급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것임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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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은퇴자가 주요 

원인임

“배우는 동안 돈을 벌어

라” 모델을 확대할 것.

2012년까지, ‘배우는 동안 벌어라’모델과 

전통적인 도제 프로그램들의 유연성을 보

여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 시

행 할 것 

P2

시스템 initiative가 

발전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이

터가 필요함

데이터는 다른 주나 국

가의 전략적인 교육 인

력과 시장성과/결과

(outcome)를 벤치마킹 

할 수 있어야 함 

매년 협의회는 데이터 세트(set)을 만들 것

임 데이터 세트는 시스템의 이해관계자들

이 텍사스의 상대적 경쟁지표를 확인시킬 

것임 

P3

지역 인력 위원회

(boards)는 지역 커

뮤니티의 니즈를 이

해하고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지역 커뮤니티는 관

련 프로그램과 서비

스를 제공하는 파트

너로서 중요함 

인력 시스템의 사용자와 

커뮤니티의 니즈를 충족

시켜줄 수 있도록 계획

과의 연계성을 제고해야 

함 

지역 위원회는 인력 시스템 전략 계획을 

조정하고 지원 할 것임
P4

사용자의 니즈와 고

객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 차이가 존재

함

기존 프로그램과 서

비스가 고객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주

는지 판단하기는 쉽

지 않음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사

용자의 니즈와 일치되어

야 함

파트너 에이전시는 사용자의 고객으로부터 

적절한 간격을 두고 데이터를 수집할 것임 

이는 사용자의 니즈와 만족을 알 수 있게 

해줌  

P5

파트너 에이전시는 그들의 프로그램의 데

이터와 결과를 사용하고 이는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도출함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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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Vision)

- 멤버, 고객, 고용인, 이해당사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상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미래를 보여줘야 하는 것

○ 미션(Mission)

- 시스템의 개념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개입된 비즈니스의 본질

을 설명하고, 시스템이 왜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

○ 전략천명(Strategy Statement)

- 시스템의 미션과 목표를 성취하는데 추진력을 제공함

○ 핵심 성과 분야(Key Performance Areas: KPA)

- 시스템이 집단적인 관심을 가질 전략적인 분야

○ 중대한 이슈 분석(Critical Issues Analysis)

- 미션과 전략천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평가

○ 중대한 비즈니스 이슈(Critical Business Issues: CBI)

- 미션과 전략을 성취하게 하는 시스템 능력의 중심이 되는 이슈들

○ 중대한 성공 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 CSF)

- 최우선의 중대한 비즈니스 이슈를 다루는 것으로 시스템의 성공에 

필수적인 변수, 실행, 결과들을 의미함

○ 장기목표(Long Term Objectives: LTO)

- 시스템이 의도한대로 성취된 바람직한 결과임

○ 액션플랜(Action Plan: AP)

- 높은 수준의 액션플랜은 장기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주요 단계, 

완성, 시간, 성과 측정, 책임 등을 확인시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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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0주년 기념 고용노동컨퍼런스 토론회 내용정리>

섹션 ( 2 ) 주제 : 부천노사민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개요

▪ 일시 : 2019년 12월 3일 16:00

▪ 장소 : 에스컨베이션 7층 아트홀1

▪ 참여명단 : 총 (     )명 / 발표 등 (      ) 명, 플로어 (     )명

구분 성명 소속 직책 비고

좌장 고현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장

발표 김윤호 호인사노무법인 대표

토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

원

김제균 부천시상공회의소 과장

정근철 부천시노동복지회관 관장

장해영
(사)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일드림
센터장

인사말 박종현 한국노총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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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시간
소요
시간 내용 성명

비
고

16:00
~

16:05
5

개회(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고현주

16:05
~

16:10
5

인사말(한국노총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박종현

16:10
~

17:00
50

기조발제(호인사노무법인 대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발전계획

김윤호

17:00
~

17:40
40

토론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보완과 

개선의제 

토론2. 부천시상공회의소 과장 

노사현안과 쟁점

토론3. 부천시노동복지회관 관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노동복지 

토론4. 

(사)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일드림센터장 

포용적 정장을 위한 ‘숙련’ 

그리고 ‘노사’

박용철

김제균

정근철

장해영

17:40
~

17:50
10 질의&응답

박순희
김수정

17:50
~

17:55
5 폐회 및 사진촬영



216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결과 요약

▪ 주제발표 요약

- 설문위주의 발표 

- 지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맞춤형 노사정 공동위원회 활

동 필요

 업종/주력제품 전환, 스마트공장 도입, 인력개발, 일터혁신 고용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지자체, 부천산업진흥원 등의 각종 지원사업의 기업맞춤형 패

키지 지원사업 추진

 노사전문가가 함께 패키지구성과 혁신활동/지원사업행정업무 과정에 대

한 토탈 서비스 제공

- 서비스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고용문제에 대한 중장기 변화 관

리 필요

 새로운 취약계층(플랫폼 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보호사업

 플랫폼업체-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간 갈등해소관련 지역 공론화사업

 미노조사업체 노사갈등해소를 위한 노사협의회 활성화 모델 개발 및 확

산

 업종/주력제품 전환 및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인력양성/향상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역 내 교육지원청 등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진로 및 역량교육 프로

그램개발 및 보급

- 새로운 환경대응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범위확대 및 협력밀도 강화

 민관협치(co-governance)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환경대응역

량 제고

 부천사업진흥원, 플랫폼노동조합 및 준노조, 소상공인협의회 등과의 새

로운 네트워크 구축하여 노사민정의 지역대표성을 격상시킬 필요

- 응답자들이 향후 5년간 반드시 수행해야할 사업으로 제안한 내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유치와 이직방지 지원

 미래노동환경에 적합한 지역맞춤형 고숙련 HRD로 하이로드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

 새로운 형태의 취약계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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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네트워크 및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

-공동선언을 통해 3~5년 단위의 중장기비전(전략체계)을 설정하고 실천협

약을 통해 1년 단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방식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이행 계획 필요 

박용철 - 노사민정의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의 일자리창출 및 활성화인데 

노사관계는 부천의 경우 여러 주체들로 인해 잘 굴러가는데 일자리는 모든 

분야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있음 일자리창출

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조직론 내용의 교과서의 간단한 이야기 인

데 최고의 정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활력 및 방향성이 필요하고 아이템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외부 환

경, 내부로 압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부천의 경우는 전향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도 영향력이 있지만 정책

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노사민정의 ‘정’속에 지자체가 있지만 조금 더 근

접하게 접근하여 부천시와 이해관계자가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것들을 확장

하여 논의하는 장으로 강화시켜서 그것들을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

을까? 그리고 충분한 자격이 있고 노사민정협의회 지평이 제시 되지 않을

까? 보여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가지 대외적인 사업들, 제정사업이 줄어들지만 정부

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유일한 지역의 거버넌스로 보고 있고 이를 확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제균 - 현재의 경제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부채가 740조라고 합니다 

한사람당 1,400만원씩 빗을 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데 10년만에 10.4%로 다운이 되는데 부천의 경우 비교해보면 17억 불

로 경제 현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천의 사업 입지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천지역 인근의 

서운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부천의 중견기업이 총 입주업체 71개에서 23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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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도로 기업체도 줄어들고 종업원도 줄어듭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도시 첨단산업‘대장동만 남아있는데 상공회의소 치원

에서 30년 동안 입지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단위에서는 일자리가 있어야하고 땅이 있어야하고 기업도 있어야합니다. 부

천은 수도권에서 영세쪽에 있습니다,

노사민정 차원에서 모색하고 산업입지를 조성하는 데 같이 한번 힘을 합

쳐서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근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사무국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이끌어 

온 고현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0년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

비하고 있습니다. 지역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구인 노사민정협의

회 특성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의 노사민정,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

해당사자들이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여러 경제사회

적 현안들(고용, 노사갈등, 지속발전, 일삶 균형, 공정한 노동문화 등)을 협

의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실무협의회를 보다 확대 재편하여 

실제적 지역거버넌스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감정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 

되고 있고 일자리 없는 성장에 대하여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일자리를 만드

는 방법과 우리 부천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부천형 일자리 모델)을 위한 장

기적인 고민을 시작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영 - 사업구조의 열악함으로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해오면서 변화하

는 미래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발표를 보니 해답을 찾는것이 그리 어

렵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기업들이 누리지 못한 복지를 노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

하였을때 부천노총의 위원장님들이 계셨습니다. 부천에 계신 위원장님들이 

전국의 노동조합의 간부들 중에 훈련사업 담당자로 최고가 부천노동조합 

간부들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을것입니다. 

기업맞춤형 노사전문가공동위원회가 기업의 훈련을 중심으로 어떻게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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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활성화 하고 조직 개편을 노사전문가 공동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잘 만들어서 시스템화화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나 

들구요. 지역의 당면한 일자리 및 노동을 노사가 직접 해보자고 시작한 것

이 훈련사업인데 이러한 미래를 꿈꾸기에는 현실이 녹녹치 않는 것 같습니

다 왜냐하면 지금 실행기구로 노사발전협의회라는 법인을 만들어 놓고 진

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의 재원이 주로 중앙 정부에서 나오는 1년단위의 

훈련사업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 평가는 늘 1년 단위의 평가로 차기 사업들이 이러갈수 

있느냐? 마느냐 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다행히도 실적들은 잘나오고 있으

나 중장기적인 훈련사업의 계획,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미래 교육

들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노사가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가 노사민정협의회의 지역거버넌스 안의 체계로 구축되고 있

는데 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위원회가 앞에 

발표자 및 토론회주신 분들의 말씀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서 일자

리위원회가 지역의 다양하게 산적해 있는 훈련이나 일자리 및 고용 관련 

사업들이 정리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정부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사업이 단절 되지 않고 실직 상태에서 고용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재직하면 고용 안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시 전

환되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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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요약

현재까지 잘해왔던 것들을 앞으로 미래의 어떻게 갈것인가의 문제를 가

지고 전향적인 고민을 해나갈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노사공동의 잘하고 있는 훈련의 성과들을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닌 노사

민정협의회가 일자리위원회로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켜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일노동 4.0 협약 체결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1인 자

영업이고 플랫폼 노동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고 청년의 문제

를 어떻게 고민하고 갈것인가? 

협의화가 고착화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음, 그 부분에 대한 욕구

는 사무국에서도 고민하고 있으며 오늘 협약하는 주체들중에 산업진흥재단

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함께 협의하고 조율해나가도록 할 것임 

▪ 전체토론 요약

□ 평가/의견

노사민정협의회가 거버넌스 역할 및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할 필

요 있음  

올해 청년 기업들의 창업 및 우수기업을 지원했다면 내년 청년기업

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의 고민  

다양한 분야 등의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분야별 컨퍼런스 고민 필요)

□ 사진자료 (jpg. 파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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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언록

(성명/소속) : 박순희/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노사민정실무협의회로 시작해서 

오랜 시간 함께 해왔는데 내용이 많이 탄탄해서 그동안 많이 애쓰셨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사민정협의회에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1인인

데 오늘 말씀하신 것이 핵심을 많이 집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곳이 고민인데 특히, 급변하는 현장에 우리가 쫒아가기 

바쁜데 지역단위에서 그러한 방식이 아닌 주도적으로 준비해서 갈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쫒길 수 밖에는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것이 우리의 노력

이 많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쉬운 것이 여기 참여하지는 않

았지만 산업진흥재단이 기업의 전반적인 지원, 일자리창출, 산업의 변

화에 대응해가고 거기에 전문인력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잘 쓰이는지? 하고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뒤치다

꺼리하고만 있는데 그부분을 빼놓고 지역의 일자리창출 문제라던가 노

사민전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름발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버넌스는 글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사회 변화에 맞

는 특히, 청년들의 쇼셜벤처라던가 사회적경제 라던가 이러한 사회 변

화들까지 담아 둘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노사민정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는 그러한 노사민정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습

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공회의소나 이번에 통계에서도 나오는데 제조업이 

많이 떠나고 개별 기업들도 많이 어려운 환경인데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 산업진흥재단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개별단위로 사

업을 벌리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 밀착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방

식, 그리고 부분별로 밀착해서 전문가를 지원해주고 팔로우를 개척해주

고 새로운 4차 사업의 기술을 보급해주고 그러한 통로가 없이 개별기

업들이 맨땅에 헤딩해야하고 산업진흥재단이나 그러한 곳이 별도의 자

기 사업을 하는 방식은 지역의 산업을 특히 열악한 부천의 산업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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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킬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노사민정이 계속 잘해오고 

있지만 이 힘만 가지고는 어렵고 부천의 경제적 정책, 일자리 정책, 일

자리 개발정책 이러한 것까지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고 새롭게 디자인

하고 비전을 마련하고 전략을 새워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

습니다. 

(성명/소속) :이수정 /평생학습센터 소장  

노사민정 관련해서는 초보자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지만 겁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발제 내용에서 문화도시로 연계되어지는 전략화라던가 하는 

것은 찾아볼수 없었다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하면 문화도시라서 

그것과 관련된 산업이라던가 하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

리고 또하나는 노사민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20세기 같

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여기에 4차산업이라던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노사민정을 수립할 때 일자리, 사람, 변화 등의 키워드가 들어가

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의 6대

영역중에 하나가 직업교육입니다, 저희가 아직 HRD와의 관계를 통해서 

직업교육을 잘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국가평생학습진흥원에서 직

업교육과 관련하여 매치업 사업이라던가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네

트워크의 참여하는 ppt자료에 보면 부천시평생학습센터가 어디에도 들

어가 있지 않더라구요 아직까지 저희가 얼마나 해낼수 있을지 모르겠

지만 향후 고민을 해주시고 경력개발지원 그리고 자기 주도형 학습 개

발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 센터

에서 어떠한 것들을 감당해내서 일자리와 사람과 변화에 맞추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명/소속) : 

잘몰랐던 부분을 알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였구요, 지금이 아닌 질문인

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

습니다.

(성명/소속) : 김윤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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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자발

적 참여입니다. 그리고 우리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도 해주신 점에 매우 감동을 했고 청년의 질문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나? 라는 것에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부천에서 노사

민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치중에 하나가 ‘사람 희망’입니다. 거기

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의 성장을 통해

서 발전하는데 어찌보면 우리나라가 사람관계의 연계가 약해지고 있습

니다, 어디서에 누구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져가는 사회속에서 어떻게 만들어낼것인가? 거기에 

가치를 마련하는 것 제안해줄 수 있는 것은 쇼셜벤쳐라던가? 우리가 

흔히 

소셜이노베이터라는 어떠한 사람들을 모으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

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의

미가 있을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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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20주년 기념 고용노동컨퍼런스 토론문>

토론 1: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보완과 개선 

의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발제 내용

○ 구체적 내용 분석

-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사회협약, 공동선언 중심 전략(?)

○ 노사민정협의회 발전계획

- 발제 내용의 틀을 따르면서 다양한 영역의 사업 추진 필요

-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와 재구성 필요

2. 관련 이슈

○ 조직발전의 전환점: 새로운 활력 필요

-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조직 발전 단계상 통합(정교화)단계라고 할 

수 있음 이 시기는 이 전 단계와는 조직 내외부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임

- 외부적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반 환경을 능

동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혁신과 내부합리화를 통

해 조직의 재활을 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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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직 발전의 단계

○ 중앙조직과 지원 필요성

- 지역거버넌스의 구조를 결정짓는 전달체계 측면에서 볼 때, 노사민

정협의회는 중앙조직이 없는 상태로 법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음

- 법적으로는 최고의 지역고용노동거버넌스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원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로 인해 

지자체장의 관심도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협의회의 활동영역이

나 활성화 수준의 격차가 큼. 

-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 역시 고정적인 운영비 지원이 아

니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통해 일부 우수한 지자체에 간접적

으로 소액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현실임 기재부의 입장 역시 정부

지원이 아닌 지자체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이러한 태도는 노사관계발전법상의 국가의 책무와 배치되는 것임 지

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법령에도 근거가 있는 만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며, 최소한 설립 후 

일정기간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됨

- 정부 차원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업무를 관장할 중앙조직을 전향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물적, 인적 조건을 의무화 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러한 내

용을 뒷받침 할 법적 근거를 보다 포괄적,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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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기능의 확대

- 기초 지자체(부천시)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논의

와 실행 역할을 노사민정협의회를 강화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인력과 재정 역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심의 기능 외에 일정 분야에 대한 의결 기능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연구사업과 역량 강화

- 최근 각종 정부 차원 일자리 정책이나 사업에서 연구사업 자체를 폐

지함에 따라 양질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 차원의 정책 실행에

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 고용노동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

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결과 도출,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3. 노사민정협의회 전체 차원 이슈

○ 거버넌스 일원화

- 지역고용심의회 기능에 대한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 필요

- 인자위 기능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체계 일원화, 예산과 

인력 통합 활용 등을 통해 지역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해야 함

-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세제도 개혁도 필요함 점진적인 지방세 확

대가 중요함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 조정

- 광역지자체의 노사민정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기

초지자체 지원 활동과 보다 탁월한 전략개발 활동이 필요함 특히, 최근 

광역 협의회의 역할 재편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상황임

- 광역지자체에서는 광역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자체사업을 제

외하고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자문, 사업아이템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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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전환을 고려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비중있게 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등의 배치와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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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노사 현안과 쟁점

김제균 부천상공회의소 과장

우리 부천시는 도시 면적은 작지만, 경기도에서도 비교적 많은 중소기

업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 이유는 부천시

가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시장 접근이 용이하고, 공항

과 항만이 가까이 있어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며, 우수한 인적자

원을 구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약 만여 개에 이르는 많은 중

소기업이 밀집해 있는데 부천시가 수도권에 속해 있어서 수도권정비계

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서 신설 및 증설한 

공장을 취득할 시에는 취득세 세율의 2배가 적용되는 등 기업들이 겪

어야 하는 규제나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부천 기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고 테크노파크의 

공실률도 증가하면서 기업이 줄어들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일자리도 

없어지면서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부천지역 인근의 서운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부천의 중견기업

이 총 입주업체 71개중에 23개에 이를 정도로 지역을 벗어나는 기업이 

늘고 있고 계양테크노벨리, 마곡산업단지가 인근에 들어서면서 우리 부

천지역 산업계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기업이 사라지게 되면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노사할 것 없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

사가 합심해서 고용을 창출해내는 기업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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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부

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부천의 경제적인 최후보루로 여겨지고 있

습니다. 특히 부천시 노후 공업지역 재생과 우수기업 유치에 대한 대안

임을 인식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 차원에서 협업하여 국토

교통부와 부천도시공사, LH공사와의 유대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민정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서 화합하는 역할을 넘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기업관련 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

력 관계를 통해 부천관내 기업들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

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에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인과 여러 유관기관과의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사민정이 뭉쳐서 대내외적으로 원자재가 상승과 환율불

안, 내수침체 등으로 여느 때보다 지치고 힘든 우리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서 기업 활

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신규 산업단지를 창출함으

로써 보다 밝은 부천의 경제적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

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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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노동복지

정근철 부천시노동복지회관 관장

1999년 5월 설립해 올해 20년을 맞이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지

금까지 협의회에서 함께 활동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 그리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사무국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이끌어 온 고현주 사무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0년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간 우리사회도 급격하게 변화하며 노사관계 주체들 

간의 대화도 과거 중앙단위의 사회적 대화와 그에 따른 고용과 실업, 

노사관계, 복지 등 노동문제를 다루었다면 최근에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 및 경

제 관련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영역에 확장하여 그 필요성과 의미가 더

욱 커지고 있다.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지역단위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지역의 핵심 주체들과 함께 지역의 노동현

안과 실질적 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지역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통

한 문제해결 노력 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그

동안의 선진적인 우리 부천의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은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다.

앞서 기조발제 해주신 김윤호 교수님의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한 연구는 그간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전국 

모범사례로서 지역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를 통해 발전을 거두었던 우리 부천지역노사민정

에 대한 현시점의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변화하고 있는 미래 협의회의 

정체성과 비전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노사민정 주체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참여를 촉

진하는 부분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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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부분과 같이 안정적인 지역노사관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의 산업과 고용환경을 고려 할 때 직

면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미래노동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우리가 자랑하는 지역거버넌스 역량을 보다 강화 할 필요

성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연구에서도 제안되었던 지역의 다양한 주체

들의 적극적 참여와 숙의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 현재 부

천은 지역 단위의 다양화되고 복합되는 문제들이 파생하고 있으니 이

러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중앙이나 대도시에 비하여 인력

이나 예산 부분에 많은 한계점이 있다. 때문에 사업 영역별 전문기관들

과 결합, 협업 과정이 중요한데 상호 이해관계가 분명한 당사자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노사민정협의회가 조정자로서 기능강화와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단위 전문기관들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사민정

협의회는 큰 틀안에서 지방정부에는 정책적 제언을 그리고 각각 지역

단위 전문기관에는 각기  고유한 사업 역역에 있어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는 구조적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

겠다. 또한, 금번 연구에도 나타났듯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노사민정

협의체의 주요고객이 아닌 사업체 노사와 취약계층이 핵심대상자로서 

실제적으로 이들을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 연차별 실행계획이 필요하

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실행방향에서 제시된 파트너들 간의 협력 

목표 설정은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유리하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

제 상호이해 관계를 넘어서 협업이 가능할지 의문도 사실이며 이에 이

러한 이해관계를 조정, 지역 안에서 각 파트너들이 각자 고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아마도 노사민정협의회

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자면 지역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특성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의 노사민정,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 할 수 있도

록 지역 내 여러 경제사회적 현안들(고용, 노사갈등, 지속발전, 일삶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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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공정한 노동문화 등)을 협의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실무협의회를 보다 확대 재편하여 실제적 지역거버넌스 역할을 확대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 플랫폼사업과 일자리 없는 성장에 대

하여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과 우리 부천에 특화

된 일자리 창출(부천형 일자리 모델)을 위한 장기적인 고민을 시작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일 때 사업내용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따른 획일적인 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닌 보다 지역밀착적인 실용적 사업들이 발굴될 것이라 생각되며, 이

를 위해서 부천시 차원에서는 적절한 예산을 확보함도 매우 중요한 요

소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지역파트너쉽에 대한 인식과 지역파

트너쉽 발전을 위한 노력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지역노사 관계자, 특히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정책홍보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파트너쉽의 성패는 결국 지역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우리 부천지역노사민정협

의체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파트너쉽 협의체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지역

의 노동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우리의 도시 부천, “창의”,“혁신”,“포

용”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미래가치로 금번 부천지역노

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작지만 큰 도시 부천, 사

람이 희망이 되는 미래 도시 부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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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포용적 성장을 위한 

‘숙련’, 그리고 노사

장해영 (사)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와 일드림센터 센터장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되면서 고용과 훈련이 

본격적 이슈로  떠오르던 2000년대 중반부터 부천상공회의소와 한국노

총부천지부는 고용과 훈련을 개별 기업이 아닌 ‘지역이라는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있게 논의해 보자는데 공감하고, 노사공동훈련센터라는 

실행기구를 만들어 부천형 일자리·훈련 모델을 실현시키고 있다. 

부천의 고용 거버넌스에 기반한 숙련 정책은 크게 네 가지 필요에 의

해 추진되었다. 첫째,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부천지역 노동시장은 기업의 영세

성, 장시간근로,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중앙 정부가 내

놓는 각종 고용·훈련 정책이 미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1) 국가의 공

급자 중심의 훈련은 지역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중소규모의 

사업체까지 고용·훈련서비스가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었다.(김성희, 

2005)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사공동훈련

센터를 중심으로 아파트형 공장단지에 ‘찾아가는 중소기업 맞춤형 훈

련’ 공간을 조성하고, 영세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향상훈련을 지원하

면서 기업과 근로자들의 훈련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해 나갔다. 둘째, 

국가의 일자리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

하는 지역 HRD 전달체계 개선해 나갔다. 취업 알선이나 양성훈련 등 

실직 단계에서 적용되는 고용서비스(고용센터 중심의 고용서비스, 취업

성공패키지, 훈련 등)와 취업 이후에서 내일채움공제, 일학습병행제, 각

종 고용장려금 등으로 이어지는 고용유지 지원 정책들이 개별 운영기

1) 부천지역 제조업 중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6.4%, 도소매 기타 업종은 1.5%에 불과하여 기업 단위 직업훈련에 매우 

취약하였다(부천시경제지표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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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따라 또는 대상에 따라 단절적으로 적용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높

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2)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를 중심으로 지역 

고용·HRD기관이 협업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관별 서비스 연계, 

고용 취약계층 공동관리 등의 협력을 시도하였다. 셋째, 지역 산업 발

전과 연계한 인력 양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의 다섯 가지 전

략산업 중 가장 집적도가 높은 금형, 기계 산업을 고용촉진 시범사업으

로 정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기업

이 신입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게 하였다. 고용 이후에는 기업 적응에 

대한 상담과 기술인력으로 성장시키는 향상 훈련을 연계하였다. 이 사

례는 2012년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지원을 통해 시작하여 이 사업은 현

재 8년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5년 연속 고용노동부 평가 S를 받

으며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넷째, 고용 취약계층을 지역 산업으로 

잇는 숙련 기반 인력공급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부천지역 70여 개의 훈련기관이 공급하는 훈련은 지역 산업 인력을 기

반하기 보다는 참여자 중심으로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훈련공급

과 지역 인력수요의 미스매치가 크다.3) 부천지역 노사는 노사공동훈련

의 성과를 지역에 확대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선정된 ‘섹터 특화형 노사상생 일자리 창출 모델’을 책임 있게 실현

하기 위해, 2019년 5월 일드림센터를 개소하고 첫 단계로 고용 취약 청

년들을 만나고 있다. 13개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이 목표 대비 

107.18%의 취, 창업 성과를 보이며 직업인으로서의 생활에 나서고 있

다.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20년 고용 취약 청년 일자리 사업

을 보강하고, 2022년까지 중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을 확대하여 숙련 형성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에 인

력을 연계하는 포용적 성장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소영세

기업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히고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밀착 지원하는 

노사공동수요자능력개발 역시 숙련과 작업장 혁신을 통해 노사 모두의 

2)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10년사, 노사정협의체에서 고용거버넌스로(고현

주외, 2009)

3)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유관기관 사업현황조사((사)부천지역노사발전협

의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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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의제이다. 

지난 노사공동 훈련의 과정에는 예기치 못한 미담들이 있었다. 단위 

사업장 중에는 파업은 해도 직업훈련을 논의하는 대화 창구는 절대 닫

지 말자고 약속을 하면서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이행을 보여준 사례, 평

균 나이 55세의 조경관리 노동자들이 야간 훈련을 통해 조경기능사 자

격을 취득하고, 자격수당으로 노동조건을 향상시킨 사례, 그리고 비정

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2개월 이내에 컴퓨터 관

련 자격 취득을 요구하자, 노사공동훈련센터에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훈

련을 지원하여 정규직 전환의 성과를 달성한 사례까지 노사 중심의 훈

련 인프라가 빛을 발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것은 협력적 노사관

계의 정착이라는 효과 외에도 지역 고용에 대한 노사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시켰고, 노동시장 당사자인 노사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한

다는 점에서 사업집행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사회에는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 고용, 훈련 이슈만 보더라도 

대상별, 산업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

해 닥쳐 올 미래(이미 와 있는지도 모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노사가 공동으로 선결과제를 이슈로 선정하고, 함께 목표를 설정

해서 실행해 온 우리의 경험은 지역 노동시장에 직접 당사자인 노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노사관계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우리

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엃힌 실타래처럼 어

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모두의 힘으로 부딪혀 나간다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부천의 경험은 기초 자치단체의 작은 움직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

은 경험을 지속 가능하게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관심이 필

요하다. 현재 광역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대규모 교육훈련기관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의 노사의 참여는 제한적이

다. 넓은 경기도, 크고 작게 있는 31개 행정구역을 포괄하는뎅도 현실

적 어려움이 있다. 지역 고용문제를 이해당사자인 주체들이 직접 참여

하여 풀어가는 고용거버넌스라고 하기에는 아쉽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

다. 기초 자치단체 마다 산업의 특성, 대상 등 인구구성 특성, 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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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성이나 파트너십 정도 등이 다양하다. 중앙 정부는 전국적 탑다운 

방식의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형 고용, 훈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 의

지를 광역외에 기초에도 쏟아내 주시라. 부천은 열악한 산업 환경 속에

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간, 노정간, 사정간, 노사정간 대화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주체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부천형 훈련, 일자리 모

델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자치단체와 지역 주체들의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노사가 참여하는 일자리사

업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중앙 정부가 매년 공모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사단체는 1년 단

위로 참여하여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를 받아 오고 있다. 수요자 기반

으로 지역의 특유한 산업 생태계 안에서 지역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혁신에 따른 미래의 노동환경에 대비하는 중장기적 인적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일자리위원회의 위

상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민

간의 훈련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컨크롤 타워 역할을 해

야 한다. 자치단체는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지지를 보내 주어야 한다. 노

사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

가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는 노사 참여형 중장기 일자리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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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20주년 기념 고용노동컨퍼런스 토론문>

창의․혁신․포용적 미래「사람희망」을 위한 

2019 부천 노사민정 일·노동 4.0 공동협약

산업 4.0은 2016년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제시된 4차 산업혁명 개념으로, 디지털 기

술과 함께 모든 산업, 사회, 문화, 정치적 영역 등 일어나는 총체적인 변화를 지칭. 

일・노동 4.0은 산업 4.0에 대한 고용・노동정책적 개념으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좋은 일자리, 좋은 노동을 만들기 위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제시. 

2019.12.3. 부천노사민정 제6차 협약은 산업 4.0과 관련한 일・노동 4.0의 미래 준비

를 위한 지역 사회적대화와 사회동반자적 거버넌스를 촉구, 협력․연대를 선언하는 

사회적 약속임.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세계화와 기후변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 대

격변 시기에  2019 ILO 총회는 계속적이고 단결된 노사정 활동이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보편성 촉진, 평화 유지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 확

신하며, 보다 인간적인 노동조건 확립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약속하는

‘일의 미래를 위한 100주년 선언’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부천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기 

침체와 불황, 산업 공동화와 기업경영 악화, 일자리 부족으로 고용불안

과 사회적 약자 증가 등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 개개인의 역량이 발휘되는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 노·사·민·정은 199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

구 출범선언 후 2002년 노사관계혁신 협약, 2004년 고용일자리 협약, 

2009년 고용HRD 협약, 2013년 사회적책임실천 협약, 2015년 고용복지

의제 협약에 내재된 목표와 방향을 상기하며 노사민정을 필두로 한 사

회적 대화가 사회적 동반자로서 부천지역을 통합하는 한편, 경제를 올

바로 기능하게 만든다고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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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체의 경제, 일・노동에 대한 전환적 인식과 협력, 연대가 미래

의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단초가 됨을 재인식하며, 설립 20주년

을 맞이하여 2019년 12월 3일 부천 노・사・민・정은 5차에 걸친 협약

정신과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을 반영하여‘부천 일・노

동 4.0 미래를 위한 공동 협약문’을 아래와 같이 채택한다.

1.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 확산 등 일・노동의 미래‘대안경제’의 단

초 마련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대화를 시작한다.

 1-1.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노동, 1인 자영업자 등 새로운 

노동에 대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며, 합의의 문화를 정착

 1-2. 지역 내 새로운 생산형태와 작업환경 현황 및 개선 등 선진사례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자율적 규범 및 기준 마련

 1-3.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및 그와 유사한 형태의 1인 자영업 등 대

안경제 모델과창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창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모색

 1-4.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일자리 감소에 따른 제도적 지원과 

고용 안전망, 산업안전, 미래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대안 마련

2. 지역 주체의 공동책임하에 모든 노동자의 생애 전반에 걸친 숙련과 

전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 연대를 촉구한다.

 2-1. 미래 산업에서 요구되는 신기술과 숙련, 창조적인 일자리 등 노

동수요에 맞는 종합적인 훈련・복지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연대 확대

 2-2.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과 양질의 직업교육 등의 기회

를 보장하고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 사회보장제도와 연계 

실현

 2-3. 탄력근무제 등 유연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신직업군 발굴과 

노동자의 여가, 문화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향 및 대책

을 모색

 2-4. 합리적인 임금, 생산성 제고 및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성장을 지향, 부천형 양질의 일자리 기준과 우수기업 관리 등을 위한 

산업별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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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산업에서 요구되는 신직업과 창조적인 일자리 제공에서 취업취

약계층이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취・창업 

생태계 조성

 3-1. 부천시 일자리위원회(본협의회)의 위상 강화와 부천노사공동‘섹

터특화형 일자리 모델’의 안착화를 통한 기초직업훈련과 미래직업교

육 등 제공 확대 

 3-2. 청년이 효과적으로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서 

취업촉진까지 목표로 하는 정책 개발과 지원

 3-3. 고령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은퇴 이후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

 3-4. 여성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과 참여, 지역노사가 일・가정 양

립의 중요성을 인식 제고,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협조 강화

4. 중앙은 지역 노사민정의 상생 일자리창출을 주목한다. 성장가능한 

산업의 육성 등 ‘부천형 일자리 모델’ 조성을 위한 지역 내 의견 수

렴과 대화 촉진, 지역주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한다.

 4-1. 대장동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부천시 특화형 산업단

지 조성으로의 지역적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경제 재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

 4-2. 부천시 양질의 일자리의 기준과 기업관리, 생산적인 고용을 위한 

산업 장려와 기업 육성책 등 모색

 4-3. 기업의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으로 노사간 신뢰를 제고, 기업 

간, 산업 간, 산학 간 유기적 관계 형성과 혁신 공유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

 

5. 기업과 노동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그 간 5차에 걸친 협약정신을 재인식,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을 강화한다.

 5-1.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노동자의 기본권리 준수하고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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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준 결정 문화 조성을 위해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노력

 5-2. 일 삶 균형을 위한 장시간 노동을 근절, 감정노동 작업환경 개선

과 산업안전 보건 강화 등 작업장 일터 혁신 강화

 5-3. 지역노사의 건전한 시장경제 기업윤리를 실천과 차별금지 등 공

정한 노동문화 확산 노력

 5-4. 구도심 생산단지 및 산업단지 내 행복일터지원센터 확충으로 상

시적인 기업의지원과 노동자 쉼터, 건강 활동 증진 등 지역단위 고용복

지, 고용안전망 확충

6. 지역의 현재, 미래를 위한 공동협약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부천 

노・사・민・정의 역량 강화와 사업체계를 정비, 민⁃관 협치를 통한 최

상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6-1. 부천시는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화와 상생기구로 발전하기 위하

여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 확립에 노력

 6-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위원회’으로서의 본연의 기

능에 충실히 하여 일자리위원회가 일・노동 4.0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추동함

 6-3.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그 간의 노사상생 훈련의 성과를 반

영하여 권한과 대표성있는 사회적 파트너십 기관과의 협력, 정책의 개

발을 장려

 6-4.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일터 및 현장,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

회적인 문제를 청취, 공론화하여 다룰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재정비,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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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주체는 상호 합의된 목표와 우선 순위, 이행활동의 원칙을 준수

하며, 협약 이행에 대한 정보 공유와 지원,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이행실천에 합의한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부천시 일자리위원회로서 2019 「일・노동 

4,0 공동협약」 을 충실히 이행・점검하며, 작지만 큰 도시, 새로운 부

천 ‘사람이 희망’이 되는 미래 부천을 만들기 위한 지역적 협력・연

대 기반 조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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