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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Taboo Segment
Back-translation of
the Persian Dubbed

Taboo
to

Taboo

Son of bitch Worthless scum bag

Except your fucking novel Except that damned book

What the fuck is this? Where the hell is this?

What the hell is wrong with you? What the hell is wrong with you?

He was an asshole Randy Shabder was an awful dirt bag

Deletion

It was her big fucking secret This was her big secret too

It’ s so fucking bright here It’ s too bright in here

Do you want a beer or something? Don’ t you want something?

Shit ! –

Drinking related-problems –

Euphemism

If she talks, you’ re fucked If she talks, you are screwed

I’ m sick of this bullshit You make me sick

My rep’ s in the shit They ruined my reputation

Sick bastard psycho

You never had the balls to be one of us You didn’ t have the guts to be a cop

Taboo to 
Non-taboo

Did you have sex with her? You were just her friend ?

What has two thumbs and loves 
blowjobs?

Who is that has two thumbs and is 
hungry as hell

I kissed her I just wanted to relax her

She argued with her boyfriend She argued with her fiancé

I know you beat your girlfriend I know you hit your fiancée

Table 13.   Sample Taboo Language and the Back-translation of the Persian Dubbed 
Equivalence from Insom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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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제화와 함께 정보, 지식,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문적인 통역과 번역 업무를 

수행할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부응해 정규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국내 통번역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왔고, 통번역 교육을 제공하는 학

교 숫자도 증가했다. 전문 통번역대학원 형태로 석사과정을 개설한 학교는 한국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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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를 포함해 11개 대학이다(Jeong 2012). 석사과정에서 시작되었던 국내 통번역

학 교육은 이제 학부 및 박사과정까지 개설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다

(Chung 2008; Cho 2007; Jeong 2011, 2012; Lee 2012). 나아가 통번역 유형 및 언어의 다

각화 등 통번역 분야의 지속적인 변화는 학부 통번역 교육의 확대는 물론 비학위과정 

개설로까지 이어졌다(Chung 2008; Lee 2013). 또한 박사과정이 개설·운영됨으로써 통

번역학의 학문적 위상이 강화되었고, 관련 연구 및 이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학부와 박사 교육과정 등은 교육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석사과

정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석사과정에 제한하기로 한다. 

통번역 교육의 주된 목표는 통번역 전문가를 배출해 내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공

유하기 때문에 교육기관별로 교육과정이 대동소이하다. 대체로 국내 통번역 석사 교육

은 이론 전문가보다는 실무 전문가 양성에 치중해왔다. 통번역 교육이 통역과 번역이라

는 실제적인 직업 행위(professional practice)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통번역 교육의 

목표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Chung 2008: 460; Jeong 2012). 통번역 교육에 시장

의 변화와 흐름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축적이고 역동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통번역 교육기관들은 시장의 새로운 수요와 필요에 대응하기 위

해 학제, 교육 연한, 교과 과목, 시험 제도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Jeong 2011; Kim 2008; Ahn 2007). 그렇지만 현재 통번역 교육과정이 교수자들의 개인

적 경험이나 견해, 통번역 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전문 통번역사들의 실제 업무나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Li 2000, 2001, 2007). 이러한 비판이 외국 학자의 견해에 불과할 수도 있

지만 전문 통번역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이 과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배

출하는 데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1997년 개설 이후 우수한 통번역 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국내 통번역 서비스의 품

질 제고와 통번역학 발전에 기여해 온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은 시장의 흐름에 민감

하게 대처하면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대학

원 발전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으

로 교육과정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본 대학원 교수자들의 내부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

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 대학원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학습경험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참고하기로 했다. 본

고는 이 설문조사 가운데 주요 내용을 다룬 것으로 본고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본 대학원을 

포함한 국내 통번역 석사 교육과정에 대해 간략히 고찰한 후 졸업생들이 참여한 설문조

사 결과와 그 의미를 논한다.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의 개념과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 

교육과정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협의의 

의미로는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뜻하며, 광의로는 일련의 교육 목표와 이들 목

표에 도달할 목적으로 구성된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모든 경험까지도 포괄한

다(Greeno et al. 1996; Ornstein 1998; Henson 2001). 본고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습자를 

위한 모든 학교 교육 활동의 목표와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학습과정과 평가 수단을 가

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며, 교과목과 관련되어 세부적인 교수 및 학습 활동 

계획을 가리키는 교과과정과 구분한다(Nunan 1998,  Jeong 2012 재인용).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수 활동의 일관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해주며, 효과적인 교육 자료의 개발과 교육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Jeong 2012: 269). 이

와 같은 맥락에서 Lee - Yahnke(2006)는 최적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번역 교육에서 교육

과정은 통번역사의 품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보

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Li 2000: 128) 최근에야 별도의 연구 분야로

서 주목 받기 시작하여 통번역학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Kearns 2006: 83).

통번역 과목에 관련된 교수 활동을 다룬 선행연구는 많지만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몬테레이 국제대학원 통번역 석사과정

에서 통역 교육과정에 대해 다룬 Sawyer(2004)의 연구가 있으며, 폴란드 번역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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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볼로냐 과정(Bologna Process)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논한 Kearns(2006)의 

연구 1 , 번역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한 Albir(2007)의 연구 등이 있다. 

Kelly(2005)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번역 교육의 다양한 접근법을 소개하고 일반 교육

과정 모델과 차별화된 번역 교육과정 개발 모델을 제안했다(그림 1 참조). 이 모델에 따

르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바, 즉 기대학습 

성과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및 국가 등 광범

위한 사회·제도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업계, 학계 등 기관 외부의 목소

리를 목표 단계에서 반영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실무 현장, 즉 시장의 요구와 변

화가 통번역 교육의 목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통번역이라는 행위가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통번역

사 교육과정에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반영하는 것을 과소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Jeong 2000).

최근에는 IT나 기계 번역, 웹 번역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물론 실제로 업무에서 

접하는 통번역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전문 통번역사들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

지 환경 변화는 통번역 교육에도 새로운 필요를 낳게 되었다. 전문 통번역사 배출을 목

표로 삼는 통번역 석사과정으로서는 교육과정과 교과 내용, 교육 방법을 최적화하기 위

해 이러한 통번역사가 처한 사회·제도적 맥락과 이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요구를 통번

역 교과에 즉각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i 2000, 2001; Kelly 2005). 이러한 교육

과정 개발과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실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할 때 학교에서 배

운 내용과 현장의 간극으로 인한 고충을 덜고, 보다 유연하게 전문 통번역 세계에 적응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바 또는 시장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수량적으로 파악한다

는 것은 매우 어렵다(Ahn 2007: 91).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전문 통번역사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실무 통번역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업계의 수요와 시장의 흐름을 직접 

1    유럽 지역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 국가간 졸업생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볼로냐 프

로세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각국의 교육과정을 통합시키고 학제를 조화시켜 2010년까지 유럽 고등교육 

지역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Kearns 2006: 217). 

경험하기 때문에 핵심 이해 당사자 집단으로서 통번역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통번역사들이 과거 학생으로서 경험한 교육에 대해 졸

업 후 실제로 다루는 업무 내용과 경험에 비추어 평가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동향이나 

요구를 유추해보는 것이다. 통번역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업무 범위도 더욱 광범위

해지고 있어 전문 통번역사의 실제 업무를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만, 그럼에도 통번역사가 현장에서 접하는 업무와 이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

이는 것은 현재 통번역 시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래의 변화

를 예측하고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Kelly 2005: 23-28).

사회·제도적 맥락

사회·제도적 맥락
개선

그림 1. 교육과정 설계 절차 (Kelly 2005: 3)

사회 및 시장 요구 파악

목적 및 기대 학습 성과 설정

학습자 약력 및 필요 파악

전체 교육과정 구조 및 내용 설계(순서 배열 포함)

가용 자원 파악 및 필요 자원 확보(교수자 교육 포함)

교수 활동 및 학습 활동 설계

평가 활동 설계

교육과정 평가 도구 설계

교육과정 실행 및 평가

품질 향상

사회

직업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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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통번역대학원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정에서 가장 비중 있게 논의되는 대상은 주로 통번역 전공의 분리 또는 

통합 여부, 특정 과목의 개설 필요성, 교육 내용의 시장 지향성과 관련된 것이다(Ahn 

2007: 90). 일반적으로 통번역 교육기관은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통번역사의 양성이라

는 교육 목표 아래 통번역을 위한 주제 지식과 전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과목과 언어능력 함양을 위한 언어 숙달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Kim 

2008). 지난 10여 년 동안에는 실무 훈련 이외에도 통번역 이론의 토대를 확립하기 위

한 노력도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Jeong 2011: 128). 

국내 통번역대학원 교육과정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전체적인 교육 내용의 틀은 유지되

어 왔지만 시장의 필요와 변화에 발맞추어 조금씩 변화해 왔다. 해외 통번역 교육기관

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국내 시장과 차이를 무시할 수 없고, 지

면 관계상 본 소절에서는 국내 통번역대학원 교육과정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여기

에서는 이화여대, 한국외대, 서울외대, 중앙대 통번역 석사 교육과정에 대해 각 통번역

대학원 공식 홈페이지에 제시된 교과과정, 학사 정보, 학칙 및 시행세칙 정보 등을 바탕

으로 주요 특징과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다. 

국내 통번역대학원 중 유일하게 통역과 번역 전공을 입학 시점부터 분리하고 있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은 2학년 진급시험을 통해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졸업자

격시험에 해당하는 종합시험 이외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회의통역능력인증시험 

및 번역능력인증시험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역학과의 경우

에는 1학년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통역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급시험을 거

쳐 전문 분야의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공 과목을 더욱 심도 

있게 구성해 통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번역학과의 경우, 1학년 과정 동

안 번역 능력과 글쓰기 능력 등을 함양하고, 2학년 진급 후 문학 번역 및 고도의 전문 기

술번역 역량 강화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역 전공자에게 번역 과목

을, 번역 전공자에게는 통역 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전

공 기술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역 전공 학생의 번역 능력이, 또 번역 전공 학생의 통역 

능력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외대의 경우 여러 차례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었으나 90년대 이후 교육과정에 대

해 한정시켜 논하자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전공 구분 없이 학생들을 선발하여 통번

역대학원 2년 교육과정 전체를 통합 이수한 후 종합시험을 통해 통번역 전공을 구분했

다가 90년대 말부터는 1년간 통번역 교육과정을 공통 이수한 후 전공 구분 시험을 통해 

국제회의통역, 번역·순차통역, 번역 전공으로 나누는 Y - 트랙 모델을 채택했다. 2010

년부터는 영어 전공에 한해 입학 시 별도로 번역 전공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한국외대 역시 국제회의통역반에 번역 실무 과목을, 또 번역·순차통역반에 동시통

역 입문 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해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

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설립된 서울외대 통번역대학원과 중앙대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

학과 역시 한국외대와 마찬가지로 전공 구분 없이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별도의 진

급시험 없이 모든 교육과정 수료 후 종합시험 성적에 따라 국제회의통역, 순차통역·번

역 그리고 번역 전공으로 구분해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서울외대의 경우, 3학기부터 

동시통역 교과를 운영 중인 타 국내 통번역대학원과 달리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2학

기부터 동시통역을 제공해 졸업 전 동시통역 기술을 3학기에 걸쳐 충분히 연마할 수 있

도록 교육과정을 수정했으며, 국제정치·경제·IT/BT·문화·예술 등 전공교양과 주제

별 특강 과목 수강을 필수 교과목으로 정해 주제 및 용어 지식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국제대학원에 소속된 특징상 국제법, 국제정치, 경제·금융 등 국제

학 과목을 매 학기 한 과목씩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통번역대학원들은 애초에 전문 통번역사 양성이라는 실무적 목표를 내걸어 온 

만큼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에 크고 작은 

변화와 개편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교육과정 설계와 계

획이 심도 있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번역대학원의 교육과

정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

다(Lim 2006; Jeong 2012 등). 4개의 국내 통번역대학원 교육과정을 비교한 Lim(2006)

은 국내 통번역 교육 환경을 고려했을 때 교육과정을 연장하는 등 교육과정의 추가적 

개발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Jeong(2012)는 통번역대학원의 교육과정 개정 방향의 

적정성을 검증해 보는 동시에 향후 개정의 기초 자료와 학생 진로 지도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번역 시장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자가 소개한 교육과정 개정 방식

에 의하면, 교육기관의 전임 교수자들이 전문가로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기존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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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정비하고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한 후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학

원 부설 통번역센터에서 수주한 번역 과제를 부문별·언어별 수요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Jeong 2012: 277 - 278). 이에 비해 본 연구는 교육과정 개정과 평가에서 중요한 이해 당

사자인 학습자(졸업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통번역 시장, 다시 말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번역사들의 활동 유형과 실무에 대한 조사를 겸하는 성격을 

가진다.

3. 설문조사

3.1. 조사 도구 및 연구 방법

본 설문조사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예비

조사로서 본 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13년 말까지 본 대학원 졸업생은 

총 949명으로 전공별로 구분하자면 통역학과 졸업생은 544명, 번역학과 졸업생은 405

명이다. 졸업생들의 언어 전공은 한영, 한불, 한중, 한일로 나뉜다. 참가자를 확보하기 

위해 동창회 네트워크를 통해 전공·언어별로 이메일 또는 문자를 보내 설문조사 취지

를 소개하고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 사이트인 서베이몽키를 이용해서 2013년 11월 

5일부터 2013년 11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했다. 설문지 수정 작업을 거친 최종 설문

지는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분은 응답

자의 인적 사항과 관련된 5개 문항으로 이뤄졌으며, 응답자의 전공, 전공 언어, 모국어, 

연령대 그리고 졸업 연도를 묻는 문항들이다. 두 번째 부분은 응답자의 통번역 경력에 

관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통번역 경력 기간과 프리랜서 또는 인하우스 등으로 

구분되는 활동 유형과 실무 분야 등에 관한 질문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교육과

정에 대한 의견 및 발전에 대한 제언을 구하는 16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최대한 답변이 

용이하도록 폐쇄형 문항을 주로 구성했고, 상세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방형 

문항을 사용했다. 설문조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은 익명으로 참여하게 했고, 응

답에 소요되는 시간이 총 10분 내외가 될 수 있도록 문항 수를 조절했다. 

본고에서는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21개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룬다. 졸업생

의 진로와 실무 경력 등에 대한 정보는 재학생들의 진로 지도 등 교육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장 수요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설문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문항들은 본 대학원을 선택한 동기,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교육과정 중 가장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러웠던 점에 대한 질문과 함께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 구분과 진급시험제도, 그리고 개설 과목에 대한 의

견을 물었다. 끝으로 학교 발전에 대한 문항으로 대학원 및 졸업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해 개방형 문항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설문조사 자료의 정량적 분석은 서베이몽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개

방형 문항을 통해 제시된 조사 참가자들의 코멘트를 정성적으로 분석해 소개한다. 

3.2. 조사 참가자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13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약 1/3에 해당하는 숫자이

다. 참가자 가운데 통역 전공자는 204명(65%)이었으며, 번역 전공자는 109명(35%)이었

다. 언어 전공별로는 영어가 172명(55%), 중국어가 65명(21%), 일본어 53명(17%), 불

어 23명(7%)이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자 중 284명(91%)은 모국어가 한국어였고, 외국

어가 모국어인 응답자는 18명(6%), 한국어와 외국어 둘 다 모국어라고 응답한 졸업생도 

11명(3%) 있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72%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14%, 20대가 12%, 50대 

이상은 2%에 불과했다. 졸업 후 1~5년이 경과한 졸업생이 41%, 6~10년이 36%, 1년 

미만은 14%, 11년 이상도 9% 있었다. 이들의 통번역 경력 기간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1~5년 경력자가 47%로 가장 많았다. 

4. 분석 결과

4.1. 활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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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들의 현재 활동 유형을 물었을 때 프리랜서와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대략 

반반씩 나뉘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프리랜서로, 45%는 인하우스로 근무하

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기타 응답자들은 현재 통번역을 하지 않는 졸업생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통역 전공의 경우 프리랜서의 비율이 43%로 과반수에 조

금 못 미쳤으나, 번역 전공의 경우는 62%로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1 참조). 

다만 통역학과 출신자 가운데 영어 전공자의 경우에는 인하우스 근무 비율이 62%를 차

지해 타 언어 전공에 비해 인하우스 근무자가 많은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인하우스로 근

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풀타임 근무자가 95%로 파트타임 근무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2. 담당 업무 및 업무 분야

4.2.1. 전공별 분석

통역학과 졸업자의 경우, 통번역을 모두 담당하는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고, 통번

역과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24%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통역만 수행하는 경우

는 17%에 불과했다(표 2 참조). 반면, 통역 전공자이지만 실제 업무 면에서 번역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도 9%였으며, 통번역이 아닌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5%를 차지했다. 언

어권별로 살펴보면, 영어 전공 통역사는 23%만이 통역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절반 

가량(49%)이 통역과 번역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

2   표와 그림에서 제시된 %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통역 전공 번역 전공

프리랜서 43% 프리랜서 62%

인하우스 49% 인하우스 37%

표 1. 활동 유형 2 

국어, 일어, 불어 졸업생은 통번역과 함께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표 2 참조). 통역 전공자라고 해도 통역만 담당하는 경우는 17%에 그치고, 통

역과 번역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비율이 약 70%에 달했다는 것은 통역학과의 실무번역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이다. 

통역학과 졸업자들이 번역 업무 수행 비중이 상당했던 결과에 비해 번역학과 졸업자

의 경우,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번역만 담당하는 경우가 58%로 과반수를 넘어 전공 관

련 업무만 담당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어 전공자는 졸업 후 번역만 

담당하는 경우가 83%에 달해 전체 언어권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불어 

전공을 제외하면 전체 언어를 통틀어 번역 전공자가 통역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전무

담당 업무

통역 전공

전체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통역 17% 23% 10% 7% 9%

번역 9% 13% 0% 7% 9%

통번역 44% 49% 40% 40% 18%

통번역+기타 업무 24% 13% 37% 43% 55%

통번역이 아닌 업무 5% 2% 13% 3% 9%

표 2. 통역 전공자들의 담당 업무

담당 업무

통역 전공

전체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통역 1% 0% 0% 0% 8%

번역 58% 83% 44% 50% 8%

통번역 17% 6% 15% 23% 50%

통번역+기타 업무 14% 4% 33% 9% 17%

통번역이 아닌 업무 10% 6% 7% 18% 17%

표 3. 번역 전공자들의 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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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나 비전공인 번역만 담당하는 경우가 9%를 차지했던 통역 전공의 결과

와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시 말해 번역 전공의 경우 전공 특화 현상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2. 활동 유형별 업무 내용

활동 유형별로도 주 업무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드러났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번역 전공자의 경우에는 번역 업무만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통역 전공자의 경

우에는 통번역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인하우스 통역사는 통역 업무

만 수행하는 비율이 8%에 불과했고, 프리랜서 통역사의 경우에도 통역 업무만 맡는 비

율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통역 전공자가 실무에서 번역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시장 현실을 재확인해 주는 응답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번역 전공

자의 경우에 프리랜서 번역사들은 번역만 담당하는 비율이 72%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

였지만, 인하우스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번역만 담당하는 경우(41%)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인하우스로 활동하는 경우 프리랜서에 비해 업무 폭이 넓고 업

무 수행에 있어 보다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는 졸업생의 활동 유형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필요성을 보

여준다. 인하우스 근무자가 많이 배출된 통역학과의 경우에 3학기에 걸쳐 번역을 배울 

수 있도록 번역 과목을 보강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통역기술 습득에 편중된 통역학과 재학생들의 관심을 돌려 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담당 업무

인하우스 프리랜서

통역 전공 번역 전공 통역 전공 번역 전공

통역 8% 3% 31% 0%

번역 7% 41% 11% 72%

통번역 54% 23% 39% 13%

통번역+기타 업무 28% 20% 19% 10%

통번역이 아닌 업무 3% 13% 0% 5%

표 4. 활동 유형별 담당 업무

번역 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번역 실력을 갖추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

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번역학과의 경우에는 통역학과와 차이는 있지만 취업 희망

자의 경우에는 통역 업무가 함께 요구되는 인하우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통역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번역학과 역시 실무통역 

과목을 추가로 개설해 3학기에 걸쳐 통역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

4.2.3. 통번역 업무 분야 

졸업생들이 진출해 있는 분야가 실제 통번역 업무 수요가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는 가정 하에 졸업생들의 통번역 업무 분야를 선택하게 했는데, 전공별로 살펴보면 통

역학과의 경우 산업 부문에 진출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영, 금융, 경제, 정보

통신, 문화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번역학과는 문화 분야를 꼽은 응답자가 가

장 많았고, 사회, 산업, 경제, 정보통신, 경영이 그 뒤를 이었다. 교과 운영이 시장의 현

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대학원에서 전공 특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통역학과의 경우 2012년도부터 순차통역 과목

을 경제금융, 사회문화, 국제관계,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 수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졸업생들이 주로 활동

하는 주요 분야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번역학과의 경우 기존 교육과정에는 문학 번역을 제외하면 문화 관련 교과목이 정식 

개설·운영되지는 않았으나, 본 대학원이 2013년 BK 특화 전문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

됨에 따라 전통문화와 인문학 분야 관련 번역 특화 교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다. 향후 졸업생들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 분야 번역 교육

을 강화하는 등, 현재보다 심화된 교육과정이 제공될 예정이다(Kim 2013). 이는 본 조

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 분야에 대한 번역 전공 졸업생들의 높은 업무 비중

과 함께 특화 분야에 대한 졸업생들의 꾸준한 니즈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

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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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육과정과 대학원 발전 방향 제안

4.3.1. 본 대학원 선택 동기

본 대학원을 선택한 동기에 대해 복수 선택이 가능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65%가 학

교 평판 및 이미지를 꼽았고, 두 번째로 많은 32%가 교육 내용을 꼽았다. 세 번째로 교

수진(26%), 네 번째로 지리적 위치(23%)를 꼽았으며, 그 외 학제, 장학금 및 학비 등을 

선택했다(표 5 참조). 기타 의견 중에는 ‘통역과 번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입시 방식이나 형식’, ‘학부가 모교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들 내용을 종합

해 볼 때 졸업생들은 본 대학원의 전반적인 학교 평판이나 이미지 외에 교육내용과 교

수진, 학제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3.2.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졸업생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만족한다(49%)’는 응답

이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도 11%를 차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그림 2 참조). 

교육과정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가 교강사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27%가 학업 분위기를 꼽았다. 알찬 교육 내용과 

대학원 선택 동기 응답률(복수 선택 가능)

학교 평판 및 이미지 65%

교육내용 32%

교수진 26%

지리적 위치 23%

학제 21%

기타 12%

장학금 및 학비 8%

 

표 5. 대학원 선택 동기

시설 및 설비도 각각 17%와 6%를 차지했다(그림 3 참조).

한편 교육과정 중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으로는 부족한 현장 실습 기회(49%)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통역 전공의 경우가 50%, 번역 전공의 경우는 44%

로 통역 전공자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다만 번역 전공의 경우 부족한 현장실습 

기회를 꼽은 비율이 중국어(65%), 일본어(67%), 불어(50%) 전공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나 영어 전공은 그 수치가 19%에 불과해 전공 및 언어권별로 현장실습 기회 제

공 편차가 큼을 보여 주었다. 이어서 졸업생들은 부실한 교육 내용(15%), 시설 및 설비

그림 3. 교육과정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0% 10% 20% 30% 40% 50%

교강사진의 풍부한 실무 경험

학업 분위기

알찬 교육 내용

시설 및 설비

기타

그림 2.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0% 10% 20% 30% 40% 50% 60%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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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를 불만스러웠던 점으로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장 중심 수업 강화, 시설 및 

설비 관련 등 설문지에 제시된 항목과 중복된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학생들에 대한 교

강사진의 유대 강화와 관심을 요구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4.3.3. 전공 구분 학제 및 진급시험 제도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에 이어 본 대학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통역, 

번역 전공 학과제와 진급시험 제도에 대한 졸업생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학제 구분의 

적절성에 대해서 절반을 훨씬 넘는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24%가 ‘매우 적절

하다’, 49%가 ‘적절하다’고 답해 본 대학원의 번역학과와 통역학과 전공 학제 구분에 대

해 지지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9% 있었다. 전공 구분 학제가 적절하지 않거

나(21명)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3명) 응답한 경우에는 어떤 학제가 바람직한지 선택하

도록 한 결과, 응답자 중 13명이 ‘복수 전공 가능’을 꼽았고, 5명이 ‘전공 구분 철폐’라고 

응답했으며, ‘특화 전공 개설’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2명 있었다. 비록 학제 구분이 적

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졸업생이 전체 졸업생 중 소수에 불과했지만 복수 전공이나 전공 

구분 철폐 등 통번역을 모두 전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니즈가 확인된 만큼 보다 탄

력적인 교과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학년 말 시행하는 진급시험 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의 전공별 성향을 분석하면 통역학과와 번역학과 졸

업생들의 답에 차이가 나타났다. 통역 전공자의 경우에는 81%의 다수가 필요하다는 의

견을 보인 반면, 번역 전공자의 경우에는 55%가 그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통역 전공자

들에 비해 지지도가 낮은 편이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번역학과 출신 응답자가 25%이

고,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19% 있었다. 특히, 영어 번역 전공자의 경우에는 오히

려 불필요하다는 의견(36%)이 필요하다는 의견(33%)보다 조금 많았다. 

4.3.4. 개설 과목 제안

현장에 진출한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본 대학원이 제공해야 할 과목을 제안하게 

했다. 기존의 교과목 외에 컴퓨터 보조 번역(CAT) 등 기타를 포함해 15개 과목을 제시

하고, 이에 대해 복수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공별로 제안한 과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통역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통번역 실기(75%)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현장실습

(60%), 직업윤리와 프로페셔널리즘(56%), 문학·기술·법률 등 특화 분야(52%), 모의국

제회의(47%)의 순으로 현장 실무 과목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한편 번역 전공의 

경우에는 문학·기술·법률 등 특화 분야(63%)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통번역 

실기(58%), 한국어(56%), 작문(47%), 현장 실습(46%)이 그 뒤를 이어 전공별로 순위에 

있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번역학과 출신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작문에 대한 중요

성을 높이 평가한 것도 통역학과와의 차이다.

현장실습의 경우, 본 대학원에서 전공 학과 별로 통합 교과목으로 운영한 바 있어 현

장실습 기회 부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이 과목이 도입된 2008년 이전 졸업자들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2012년 도입된 교육과정 개편 시 현장실습 과목 운영에 대한 불편

으로 각 전공별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로 하고 현장실습 과목이 폐지된 상태인데, 본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졸업생들의 요구도 높고, 교육 효과와 기대 효과도 큰 

만큼(Shin 2010) 교과목으로 다시 개설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그 외에 언어별로 관심도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CAT에 대한 중요성은 조사 결과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본 설문조사 시기 즈음에 본 대학원에서는 CAT 설비 구매를 결정

한 바 있다. 해당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하드웨어 인프라 등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규모의 투자 경비가 발생하는 만큼 교육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한 관련 교육과 연구도 향후 필요하다. 또한 직업윤리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

한 교육, 그리고 법률 등 전문 분야 특화에 대비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

러났는데,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비학위 과정이나 단기 교육이 효

과적인 부분을 구분해 니즈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직업윤리와 프로페셔

널리즘에 대해서는 통번역 실기 수업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강의함으로써 전문 직

업인으로서 현장에 대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지 않지만 설문조사 

내용 중에 졸업 후 실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업무 조건 협상이나 기타 업무 수

행, 조직 내 인간관계 등을 선택한 응답자도 있었는데 전문 직업인으로서 직업 환경과 

사회생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다뤄질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5. 본 대학원 및 졸업생 경쟁력 제고 제안

본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졸업생들이 제시한 내용은 전공 특화 강화 등 교

육과정 개선과 현장 실무 중심 수업, 선발 요건 및 시험 강화를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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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유대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있었던 전공 특화 분야 개

발과 실무 수업 강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역과 번역을 구분한 학제

가 본 대학원의 강점인 만큼 전공별로 IT, 법률, 문학, 경제, 금융 등으로 더욱 세분화

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이를 위해 타 대학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응답자도 있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전공 구분 학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도 복수 전공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만큼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및 단기 

특강 등 심화 과정 개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실무 수업 

강화를 제안한 응답 중에는 통번역 프로젝트 유치와 산학 협력 등을 통해 재학 중 다양

한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업무 협상 및 대인 관계 교육 등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실질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응답도 눈에 띈다.

한편 졸업생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서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강

화, 조직 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기술 배양, 기본적인 통번역 실력

과 함께 전문 특화 분야 개척에 관한 의견으로 모아진다. 재교육과 관련해서는 재학 중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졸업 후에도 후속 교육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진출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통번역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조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중요한 자질로 간주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

다.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활동하는 졸업생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 특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5. 결론

본고는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통번역대학원의 교육과정 현황

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앞서 실시한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 결

과를 소개했다. 언어 및 전공별로 졸업생들의 경력과 근무 유형 및 실무 분야에 대한 조

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들이 제시한 교육과정 및 본 대학원 발전을 위한 제안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전공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근무하는 졸업생이 응답자 집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만

족도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다만, 교육과정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으로 다수의 응

답자가 교강사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꼽은 반면,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으로 부족한 

현장실습 부족을 지적한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은 현장 연계 수업을 다각도로 보강할 필

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업무 환경이나 직장 내에서 요구되는 

대인 관계 및 업무 협상 능력 등에 대한 요구가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교육과정

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공별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통역 전공자의 경우 통역 업무만 수행하는 비율

이 낮았던 반면, 번역 전공자는 번역만 담당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상대적

으로 번역 전공의 전공 특화 현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통역 

전공의 실무 번역 교육 강화가 적절한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활동 유형별 담당 업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인하우스 근무자가 프리랜서 근무자에 비

해 업무 범위가 넓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보다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

며,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생의 활동 유형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본 대학원 및 졸업생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개방

형 질문에 대한 응답까지 고려했을 때 보다 전공 심화 내지 특화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전공에 따라 과반수 정도의 졸업생이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진출하고 있는 결과를 고려할 때 통번역 기술은 아니지만 기업 환경에서 필

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설문조사 결과 내용은 언어·전공별로 교수자들에게 제공되어 각 전

공별로 검토하고, 유의할 점을 차후 대학원 내부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본 연구는 교

육과정 개정의 예비 조사로서 앞으로 교수진과 강사진들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차기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본 대학원 교육과정이 가진 

특장점과 함께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통번

역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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