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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m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활동을 희망하는 중

장년층(50~64세 이하)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직교육프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함(2020년 까지 베이비 붐 세대 약 151만 명 은퇴 예정)

   - 관광‧레저산업의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은 시설 및 종사자의 규모에 따라 등

급이 구분되고, 소위 특급호텔이라 지칭되는 5성‧4성급 호텔의 비중이 전체의 

19% 수준으로 나타나 그 외 3성 이하의 중소형 호텔의 종사자 수요는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됨

   - 하지만 관광호텔업의 주 종사자는 40세 미만(20대: 33.5%, 30대: 29.7%)의 비중이 

전체의 63.2%로 높게 나타나 젊은 층의 수요가 필요한데 반해 젊은층이 3성이하

의 중소형 호텔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그들을 대체할 역량 있는 중장년층의 공

급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중장년층의 중소형 호텔로의 효율적인 전직을 위한 기업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ISC역할(사업참여) 제시 필요

□ 현황분석

 m 중장년층 현황분석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장년층(전체 인구의 23.7%)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미흡한 노후준비로 인해 지속적인 노동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

음(실질은퇴연령 71.8세)

   - 우리나라 전산업 취업자 수 중 중장년층(50~64세)의 취업자 수는 전체의 55.6%로 

높게 나타고 있어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m 관광숙박업 현황분석

   -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은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서울/경기/인천/부산/제주)으

로 전체 약 69.1%가 분포되어 있으며, 3성이하의 중소형 호텔이 전체의 약 81%

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3성이하의 중소형 호텔 종사자의 수요가 예상됨

   - 중장년층(50~64세)의 관광숙박업 종사비율은 상용근로자 16.7%, 임시 및 일용근로

요� � � � � � � � � � � � � � 약

□ 중장년층 관광숙박업 전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 중소형 호텔업 채용인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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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5.6%, 기타종사자 5.6%로 나타났으며 그중 관광호텔업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

의 비중(전체의 22.7%)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장년층의 호텔 재취업 시 아웃

소싱업체를 통한 취업이 이뤄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중장년층 전직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m 중장년층 대상 호텔업 전직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정부기관, 지자체, 각종 협‧단체에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직무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자의 호텔취업을 연계하고 있음(한국관

광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산업진흥원, 이 밖의 지자체 인력센터 등) 

   - 하지만 단순 직무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시간 역시 대부분이 

100시간 이하(10시간 미만)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호텔직무를 습득하기에 다소 

부족하여 호텔 취업 후 평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나타남(하우스 키핑, 룸메이

드, 호텔관리사 등)

m 중장년층 호텔 재취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장년층 호텔 재취업시 문제점은 기 종사 중인 젊은 종사자들과의 융화, 급여 및 

체력저하, 전문적인 기술의 미흡으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m 중장년층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 젊은 층의 종사자들과의 효율적인 융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팀장급

의 전문인력의 양성, 다양한 관련 시스템(기기 등)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

그램의 개발(이론과 실무 병행)과 기 운영 중인 프로그램 벤치마킹 필요

□ 중장년층 전직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과제 

m 중장년층 호텔 전직을 위한 인식과 사고 전환 필요: 현재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호텔 및 서비스 산업의 트렌드 이해를 통한 젊은 종사자들과의 융화 필요

m 중장년층 호텔 전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 과제(단계별 추진)

   - 1단계(1~3년):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2단계(4~5년): 일자리 확대 추진 및 신규사업 추진

   - 3단계(5년 이후): 소규모(중소형) 호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추진

m 중장년층 호텔업 전직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ISC역할

   - 중장년층 전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교육기관 업무협

약 추진)

   - 중소형 호텔 전직교육 이수자 직무별 자격체계 구축(수료증→ 민간등록자격→NCS

자격 ‧국가자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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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1)

□ 이슈리포트 주제 선정 절차

m 관광 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2분기 이슈리포트 작성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한 산업 내 핵심이슈를 도출하였으며, 현재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추진과제 등)을 도출하고, ISC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1] 2분기 이슈리포트 주제 선정 프로세스

m 1단계: 데스크 리서치(Desk Research)

   - ISC사무국 구성원 중심의 관광‧레저산업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상반기 전반적인 

이슈 조사 분석을 통한 이슈 주제 도출: 남북관광 활성화, 업종별 중장년층 전직

교육 필요성, 지역관광 활성화, 업종별 OTA 도입실태, 업종별 근무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도입, ICT 도입 등

m 2단계: 전문가 회의(ISC 인력 pool)

   - 선임위원 자문을 비롯한 산업별 분과위원회 등 ISC 인력pool을 활용하여 기 도출

된 주제의 정제과정 및 최종안 선정: 중장년층 전직교육프로그램 개발(중소형 호

텔), 업종별 OTA 적용실태 분석(ISC 사무국 최종 회의결과 제외)

m 3~4단계: 전문가 기획회의 제1차 2차(학계/현장)

   - ISC 인력pool 중심으로 선정된 이슈에 대해 관련외부 전문가(학계, 현장)2)를 대상

으로 기획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적정성 검증: 제1차 기획회의(학계, 

현장 각각 진행 의견수렴), 제2차 기획회의(의견수렴 내용 기반 공동 진행)

1) 본 이슈리포트의 핵심주제인 중장년의 연령은 산업별 분과위원회, 학계 전문가, 중소형호텔 대표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중소형 호텔에 맞는 중장년층의 적정연령인 50세~64세 이하를 중장년층으로 한정하였음(50+세대 등)

2) 외부전문가로는 학계 전문가 부천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현장 전문가 중소형 호텔 5개 운영 중인 대표자를 각각 회의진

행하고 의견 수렴하여, 공동으로 2차 기획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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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5단계: 최종 선정된 이슈에 대한 리포트 작성 및 활용계획 수립 

   - 외부 전문가 기획회의를 통해 검증된 최종 이슈를 기반으로 리포트 작성 및 산업 내 

활용계획 수립: 리포트를 통한 산업내 업종별 시사점(추진과제) 및 ISC 역할제시 등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m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영향에 따라 고령화 사회3)의 진입

이 당초 우리나라 인구통계추계에 의해 2018년도 진입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조금 더 이른 2017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음

   - 2017년 8월 말 기준 만 65세 이상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로 나타나며 당초 예상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4), 2019년도 5월 말 기준 고령화 인

구는 7,804,99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1%로 나타남(KOSIS 국가통계포털)

구분 전체 인구수
40세 미만 40~49세 50~64세(중장년)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전국 51,840,339명 23,305,937명 45.0% 8,419,018명 16.2% 12,310,385명 23.7% 7,804,999명 15.1%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표 1> 우리나라 인구통계(2019년 5월 말 기준)

   -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중장년층 인구수의 

증가5)에 따라 ‘신중년6)’, ‘50+세대7)’, ‘베이비부머 세대8)’ 등 소위 중장년(만 45

세~64세)을 나타내는 다양한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도가 높

아지고 있음

m 2010년 이후 중장년의 중심에 있는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은퇴(2010년~2015년 약 

53만 명, 2016년~2020년 약 98만 여명 은퇴예상)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중장년

층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3) 고령화 사회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함(Daum 백과)

4) 2017년 8월 말 기준 전국 전체 인구(51,753,820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7,257,288명으로 전체의 14%를 나타냄

5) 2019년 5월 말 기준 중장년(45세~64세)의 비중은 전체 인구 51,840,339명 중 16,857,995명으로 전체 인구의 32.5%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6) 전통적인 할아버지‧할머니 호칭으로는 담을 수 없는 ‘더 건강하고 똑똑해진’ 만60~75세 사이의 사람들을 이르는 말을 의미함

(Daum 백과 트렌드지식사전)

7) 50+세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만50세~64세의 장년층을 의미함(서울시 광진구 조례)

8) 베이비부머 세대란 1946년부터 1965년까지  베이비붐이 일어난 세대(위키백과)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그 범위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음(1955년~1963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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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관광 레저산업 내에도 도입되어 관련 정부기관(문체부, 관광

공사, 지자체 등)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장년층 전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중장년층의 전직을 위한 직접적인 정

책으로는 다소 미흡한 수준임9)

m 현재 산업 내 관광호텔업 중 중소형 호텔(3성 이하)의 사업체 수는 특급호텔에 비

해 높은 비중(전체 약 81.0%)10)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의 수요가 높은데 

반해 최근 젊은층의 중소형 호텔 취업기피현상에 따라 구인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늘어나는 중장년층을 활용하여 중소형 호텔 맞춤형 직무교육을 시행함으로

써 원활한 공급이 요구됨11)

m 이렇듯 사회적 이슈와 산업 내 이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장년층의 중소형 호텔

의 전직유도를 위한 기업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관광 레저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대표기관인 ISC의 적극적인 사업의 참여가 필요함

Ⅱ  현황 분석

□ 중장년층 현황분석12)

m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증가, 노후준비 미흡 등으로 최근 10년간 중장년층(50세~64

세 이하)은 증가하고 있으며(2019년 전체 인구의 23.7%), 이들의 노동시장의 참여

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인력들은 주 직장에서 퇴직(명예퇴직, 정년퇴직 등) 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아 실제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2016년 기준 71.8세(남성 

72.9세, 여성 70.6세)로 나타나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13)(주 

일자리 퇴직연령 ‘남성 51.6세’, ‘여성 47.0세’)

m 국내 중장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는 주 이유는 노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일자리를 가진 55~79세의 경우 10명 중 9명이 향후에도 수입이 

9) 정부의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하여 청년 및 고령자의 경우 법규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반면 중장년층 관련 

법규의 부재는 물론 직접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며, 중장년층 대상 교육들이 다소 획일화된 단순업무 위주

(룸메이드, 하우스 키핑 등)의 단기간 교육이 진행되어 개선이 필요함

10) 문체부(2018)의 2017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은 총 1,026업체이고, 그중 

특급(5성, 4성)호텔의 경우 195개 업체로 전체의 19% 수준으로 나타남

11) 본 이슈리포트 작성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취업준비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소형 호텔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남들의 시선’, ‘부모의 반대’, ‘업체의 부정적 이미지’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12) 본 이슈리포트에서의 중장년층은 베이비부머 세대, 신중년, 50+세대 등을 대상하였으며, 주요 대상은 50세~64세 이하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음

13) 강소랑외(2017), ‘국내‧외 정부 및 민간의 50+정책‧사업 실태연구’,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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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의 수입이 있는 일자리 희망 이유는 ‘생활비 보탬/ 돈이 필요’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단위: 세) ‘실질 은퇴 연령’(단위: 세)

주1)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5~64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 항목 중‘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

자리’를 퇴직한 연령의 평균 수치를 비교함

주2) 실질은퇴연령은 5년 단위로 계산되므로 2006~2011년과 2011~2016년 수치를 비교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우리나라 장년층의 실질 퇴직연령(2017)

[그림 2] 연도별 퇴직연령(2006-2016)

주) 현재 취업자이면서 계속 수입이 있는 일을 희망하는 55~79세 중장년층만 분석 대상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그림 3] 일하는 주된 이유(단위: %)

m 우리나라 전 산업의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5월 기준 27,322천명으로 이중 

중장년층(50~64세)은 15,195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약 55.6%의 비중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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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통계청, 2019

년 5월 고용동향)

   - 국내 전 산업의 연령별 고용률은 2019년 5월을 기준, 전체 고용률은 61.5%(27,322

명)이며, 50~59세의 고용률은 50~64세 고용인원(8,679명)의 75.9%(6,587명)로 나타

났으며, 60세 이상 고용률은 42.8%로 나타나 중장년층(50~64세)의 고용률은 50~64

세 기준으로 약 59.4%로 나타남

구분
전체 취업자
(전체 고용률)

40세 미만
(15~39세)

40~49세 50~64세(중장년) 65세 이상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원 27,322천명 9,493천명 34.7% 6,519천명 23.9% 8,679천명 31.8% 2,631천명 9.6%

고용률 61.5%
15~29세: 43.6%

78.5%
50세~59세: 75.9% 15~64세: 67.1%

30~39세: 76.0% 60세 이상: 42.8% 65세 이상: 34.4%
출처: 통계청, 2019년 5월 고용동향, 참조 후 재작성

<표 2>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2019년 5월 말 기준)

m 이렇듯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장년층(베

이비부머 세대 등)의 재취업을 위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를 동

시에 부양하는데 반한 노후준비의 미흡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음

   - 현재 중장년층의 경우 인간의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와 자

녀에 대한 이중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가 미

흡하여 노동활동시기가 늘어나 실질은퇴연령(71.8세)이 길어지고 있음14)

□ 관광숙박업 현황분석

m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되며,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구분됨15)

m 지역별 관광호텔업의 경우 서울시가 308개 업체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

으며, 다음으로 제주 12.1%, 경기 12.0% 부산 7.7%, 인천7.3%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중심으로 업체들이 조성되어 있어 해당 지역을 중

심으로 중장년층의 중소형 호텔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을 통

한 공급이 요구됨(중소형 호텔 비중 전체 81.% 차지)

14)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직장의 정년시기가 빨라지면서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미혼인 자녀들이 있어 지속적

인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방하남,2012, 베이비붐 세대, 무엇인 특별한가?, 노동리뷰)

15) 본 이슈리포트에서의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

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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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관
광
호
텔
업

5성급/특1급 25 9 2 7 2 - 2 2 6 1 - 1 2 5 2 12 78
4성급/특2급 45 2 4 7 - 1 2 15 5 1 4 4 5 1 2 19 117
3성급/1급 74 15 6 2 4 7 1 17 10 8 3 3 10 12 10 29 211

2성급/2등급 56 22 6 12 1 4 2 33 5 6 3 11 11 7 15 15 209
1성급/3등급 50 14 2 26 6 2 3 28 1 3 3 5 8 10 15 11 187
등급없음 58 17 3 21 1 5 2 28 17 2 6 6 6 8 6 38 224

소계 238 68 17 61 12 18 8 106 33 19 15 25 35 37 46 93 831
전체합계 308 79 23 75 14 19 12 123 44 21 19 30 42 43 50 124 1,026

주) 음영의 관광호텔업 중 특급호텔(5성/4성)을 제외한 3성급 이하의 호텔을 중소형 호텔로 간주함

소계: 등급없음+1성급+2성급+3성급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재인용

<표 3> 지역별 관광호텔업 사업체 수 현황

(단위:개소)

m 관광숙박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17년 기준 71,769명으로 나타났고, 관광호텔업은 

50,035명, 기타호텔업 4,632명, 휴양콘도미니엄업 17,102명으로 나타남

구분
전체 종사자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71,769 50,035 4,632 17,102

상

용

근

로

자

전체 55,809(100.0) 41,820(100.0) 3,185(100.0) 10,804(100.0)

30세 미만 17,016(30.5) 12,900(30.8) 700(22.0) 3,416(31.6)

30-40세 미만 17,699(31.7) 13,397(32.0) 943(29.6) 3,359(31.1)

40-50세 미만 11,224(20.1) 8,172(19.5) 694(21.8) 2,359(21.8)

50-60세 미만 7,459(13.4) 5,548(13.3) 599(18.8) 1,311(12.1)

60-65세 미만 1,849(3.3) 1,377(3.3) 195(6.1) 277(2.6)

65세 이상 561(1.0) 426(1.0) 53(1.7) 81(0.7)

임

시 

및 

일

용

전체 13,156(100.0) 6,320(100.0) 746(100.0) 6,090(100.0)

30세 미만 6,382(48.5) 3,187(50.4) 174(23.3) 3,021(49.6)

30-40세 미만 1,435(10.9) 694(11.0) 70(9.4) 671(11.0)

40-50세 미만 1,709(13.0) 892(14.1) 193(25.9) 623(10.2)

50-60세 미만 2,006(15.2) 964(15.3) 189(25.3) 853(14.0)

60-65세 미만 1,368(10.4) 465(7.4) 93(12.5) 811(13.3)

65세 이상 255(1.9) 119(1.9) 26(3.5) 111(1.8)

기

타

종

사

자

전체 1,523(100.0) 1,319(100.0) 11(100.0) 193(100.0)

30세 미만 556(36.5) 487(36.9) 8(72.7) 61(31.6)

30-40세 미만 668(43.9) 584(44.3) 3(27.3) 81(42.0)

40-50세 미만 202(13.3) 164(12.4) 0 38(19.7)

50-60세 미만 64(4.2) 51(3.9) 0 13(6.7)

60-65세 미만 21(1.4) 21(1.6) 0 0

65세 이상 12(0.8) 12(0.9) 0 0

주1) 2017년 기준 관광숙박업의 고용형태별 연령현황에 대한 수치임(중장년층인 50~64세 이하)

주2) 고용형태 분류는 크게 자영업자, 무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로 

분류되면 본 표에서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참조 후 재작성

<표 4> 관광숙박업 업종별 종사자 현황(고용형태/연령)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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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숙박업 종사자 중 중장년층(50~65세 미만)의 상용근로자는 비중은 전체의 

16.7%, 임시 및 일용근로자 25.6%, 기타종사자 5.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호텔업 중장년층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전체의 16.6%로 

나타났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22.7%, 기타종사자 5.5%로 나타남

   - 기타호텔업의 중장년층 상용근로자 비율은 전체의 24.9%로 나타났고, 임시 및 일

용근로자 37.8%, 기타종사자 14.7%로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중장년층 

상용근로자 비율은 전체의 14.7%로 나타났고, 기타종사자 6.7%로 나타남 

   - 관광숙박업의 중장년층 고용형태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

게 나타남(중장년층 재 취업시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호텔 취업이 이루어짐)

m 관광숙박업의 2017년 기준 신규 채용자 수는 전체 15,235명(남성: 7,854명, 여성:

7,381명) 중 관광호텔업이 10,399명(남성: 5,192명, 여성: 5,207명)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휴양콘도미니엄업 2,987명(남성: 1,780명, 여성: 1,207명)으로 나타남

   - 이직자 수는 전체 12,598명(남성: 6,639명, 여성: 5,959명) 중 관광호텔업이 8,630명

(남성: 4,408명, 여성: 4,222명)으로 높게 나타났고, 휴양콘도미니엄업 2,991명(남성:

1,736명, 여성: 1,255명)으로 나타남

구분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체

신규

채용자 수

남성 5,192 882 1,780 7,854

여성 5,207 967 1,207 7,381

소계 10,399 1,849 2,987 15,235

이직자 수

남성 4,408 495 1,736 6,639

여성 4,222 482 1,255 5,959

소계 8,630 977 2,991 12,59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재인용

<표 5> 관광숙박업 종사자의 신규 채용 및 이직자 현황(2017년 기준)

(단위: 명)

   - 관광숙박업의 경우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관광호텔업의 신규채용 및 이직자 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관광호텔업 중 중소형 호텔의 직무수요 파악을 통한 중소형 

맞춤형 직무를 반영한 전직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중장년층 재취업이 요구

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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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장년층 전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 중장년층 대상 호텔업 전직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16)

m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별(교육기

관 연계 등)로 호텔 전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호텔업 전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호텔룸메이드 양성과정, 호텔객실관리사, 하

우스키핑코디네이터, 호텔 멀티태스킹 룸메이드 양성과정을 통한 호텔업 취업을 

유도하고 있음

교육기관명 교육시기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모집
인원

수료 취업

광명시

여성새일센터

2014년~

2019년
- 호텔룸메이드 양성과정 - 광명시 여성 100시간 24명

24명

(2016년)

24명

(2016년)

동작구

여성인력개발센터

2015년~

2018년
- 호텔객실관리사

- 취업희망여성
- 장기구직 여성

60시간 30명
47명

(2015년)

34명

(2015년)

구로구

여성인력개발센터

2015년~

2018년
- 호텔객실관리사 - 취업희망여성 20시간 20명

구리시

일자리 센터

2016년~

2019년
-호텔룸메이드 양성과정

- 구리시
  여성구직자

15시간 20명

부산시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

2017년~

2019년
-룸메이드 양성과정

- 부산시 
장노년층

10시간

미만
40

서귀포

여성새로일하기
2017년 -하우스키핑코디네이터 - 취업희망 여성 20시간 20명

용인시

일자리센터
2017년 -객실관리사 양성과정

- 용인거주 
다문화여성

11시간 25명

서울시 용산구
2017년~

2019년
-호텔객실 관리사 과정 - 경력단절 여성 45시간 15명

부산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2019년

-호텔 멀티태스킹 
 룸메이드 양성과정

- 5060 신중년
- 취업희망 여성

80시간 15명

주)현재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공개자료에 한하여 작성되었으며, 진행된 교육 중 누

락된 지자체 및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음

출처: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표 6> 중장년 관련 호텔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지자체 현황)

m 또한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협 단체(정부사업) 등에서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이

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호텔객실관리사, 하우스키핑 코디네이터, 시니어 호텔리어과

정, 신중년 호텔리어 과정을 운영하였음

   - 서울산업진흥원(하우스키핑 코디네이터)의 경우 2016년~2019년까지 462명의 수료생 

중 262명(56.7%)이 호텔업에 취업하였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시니어 호텔리어)은 

2017년~2018년 2년간 48명의 수료생 중 36명(75.0%)이 호텔업으로 취업을 하였음

16) 호텔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대상은 50~60대 중장년층과 경력단절 여성, 결혼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관련 

공공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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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관광공사(신중년 호텔리어) 역시 2018년~2019년까지 80명의 수료생 중 70명

(87.5%)이 다양한 호텔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기관명 교육시기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모집
인원

수료 취업

경인여자대학교 2015년 - 호텔객실관리사
- 만 40세 이상 

중장년
200시간 30명

서울산업진흥원
2016년~

2019년
- 하우스키핑 코디네이터

- 중장년 
(50~60대)

- 경력단절 여성
- 결혼이주여성

60시간 25명

90명

(2016년)

48명

(2016년)

136명

(2017년)

101명

(2017년)

167명

(2018년)

94명

(2018년)

69명

(2019년)

19명

(2019년)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2017년~

2018년
- 시니어 호텔리어과정

- 만 60세 이상 
시니어 

35시간 20명

43명

(2017년)

33명

(2017년)

5명

(2018년)

3명

(2018년)

한국관광공사
2018년~

2019년
- 新중년호텔리어 양성과정

- 만 60세 이상 
시니어

- 경력단절여성 
(40~50대)

60시간 20명
80명

(2018년)

70명

(2018년)

한국관광공사 2018년
- 강원지역 新중년 호텔리어 

양성과정

- 신중년 
(51~69세)

- 경력단절여성 
(41~50세)

60시간 20명
39명

(2018년)

34명

(2018년)

한국관광공사 2019년
- 경력단절여성 ,新중년 관광 

인력 양성과정

- 신중년 
(만50세~69세)

- 경력단절 여성
25시간 50명

주) 수료생 및 취업자 수의 경우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출처: 지자체 및 교육기관 홈페이지 참고

<표 7> 중장년 관련 호텔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

m 중장년층의 호텔업 취업을 위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교육프로그

램의 경우 대부분이 하우스키핑(룸메이드 등) 등의 단순직무에 대한 교육이 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시간 역시 100시간 이하(10시간 미만)의 단기간 교육이 주로 이

뤄지고 있어 호텔업의 직무를 습득하기에는 다소 부족 현실임(교육이수자 전직 근

무기간 1년 미만)

   - 현재 중소형 호텔의 필요한 직무의 경우 기존 시행중인 하우스키핑(룸메이드 등)

을 비롯한 시설관리, 지배인 및 관리자 교육이 필요하며, 중소형 호텔의 특성을 

반영한 직무별 종사자의 양성이 요구됨17)

17) 중소형 호텔의 필요한 직무 도출을 위하여 현재 중소형 호텔 5개 업체를 운영 중에 있는 헌드레드룸스 대표 문동선 대표와

의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중소형 호텔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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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층 호텔업 취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18)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4성급

경영진

- 해외의 경우 중장년 종사자 채용 높음

- 채용을 희망하나 젊은층 종사자들과의 융화 

문제 발생

- 젊은층에 대한 이해교육(트렌드 등)

- 공감대 형성 및 협업 능력

- 서비스 마인드 고취 교육 필요

실무진

- 채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음

- 현재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정 필요

- 룸메이드 채용 필요

- 전문적 룸메이드 교육(팀장급) 추진

3성급

경영진

- 현재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젊은층 종사자

들과의 융화만 가능하다면 채용가능

- 젊은 선임 및 손님들과의 불편 초래

- 젊은층에 대한 이해교육(트렌드 등)

- 공감대 형성 및 협업 능력

- 인성교육 강화프로그램 

실무진

- 채용사례가 있지만 PMS 습득의 어려움에  따라 

자진 퇴사함

- 능력보다는 하려는 의지가 없음

- 나이에 따른 체력저하

- 업무미숙에 따른 젊은 종사자와의 마찰

- 룸메이드 채용 희망

- 스마트폰 & 컴퓨터 활용

- 통역기 활용법

- 전문적 룸메이드 교육(팀장급) 추진

2성급 경영진
- 급여만 충족되면 적극채용 희망(책임감)

- 룸메이드 100% 채용(남성 희망)

- 남성 룸메이드 양성교육(팀장)

- 통합운영 시스템 도입 모색

1성급 경영진 - 50대 부분 채용 활용 중(책임감 우수) - 행정과 운영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교육기관 경영진
- 룸메이드 양성 단기교육 진행 문제

- 재취업시 재직기간 짧음(대기시간 문제) 

- 전문적인 체계적인 양성교육 모색

- 탄력적인 시간 근무제 도입

주)국내의 4성급, 3성급, 2성급, 1성급, 교육기관 등 총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한 현장의견 반영

<표 8> 중장년층 호텔업 채용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m 중장년층 호텔 재취업에 대한 문제점

   - 첫째, 채용된 중장년층과 기존 젊은 층의 종사자와의 융화가 강조되었는데, 이는 

기존 젊은 층의 종사자들에게 포용력을 기대하기 힘들어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노

력이 요구됨

   - 둘째, 재취업 시 가장 큰 문제로 도출되는 급여문제로 최근 최저시급이 상승하여 급

여수준이 올라갔지만 그 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다소 낮게 형성되어 개선이 요구됨 

   - 셋째, 중장년층 재취업 시 제대로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의 양성이 요구되는 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들은 단시간 교육으로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어 

개선이 필요함(룸메이드 교육 외 컴퓨터 관련 교육 필요)

 m 중장년층 호텔 재취업을 위한 개선방안

   - 첫째, 기존 젊은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융화를 위해 젊은 층과의 공감대형성을 위

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효율적인 융화가 필요함

18) 중장년층 호텔업 취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4성급~1성급까지 호텔 현장의 경연진과 실무자 10명과 

교육기관 경영진 1명의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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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중장년층의 급여문제 및 체력적 어려움을 해결을 위하여 탄력근무 시스템

(시간대별 근무, 동종 다 업체 관리 등)의 도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 

   - 셋째, 팀장급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성이 보완된 교육프로그램(컴퓨터, 스마트폰 

활용법, 통역기 활용 등)의 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중장년층의 활

용도 고취가 요구됨

□ 중장년층 대상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m 현재 호텔업 현장 경영진 및 실무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방향 제시가 필요함

   - 첫째, 재직 중인 젊은 종사자들과의 효율적인 융화를 위하여 그들과의 공감대 형

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트렌드 이해, 서비스 마인드, 인성교육 및 매

너교육, 협업능력 배양 등)

   - 둘째, 전문적인 룸메이드 교육, 남성 룸메이드 양성교육 등을 통한 팀장급 전문인

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 셋째,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법, 통역기 활용법 교육을 통한 프론트 업무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m 위의 제시된 교육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론과 실습의 병행이 필요하고, 

공통 이론과목(호텔산업의 이해, 서비스 산업 이해), 공통 실습과목(호텔비교체험하

기, 호텔등급평가, 여행 예약하기, 타 직무체험 등)을 병행이 필요함

   - 전문교육은 직무에 따른 이론교육과 호텔 현장실습을 통해 실전을 익혀 바로 현

장 투입이 가능한 교육으로의 구성이 요구됨

   -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별로 적정 교육시간 도출(전문

가 의견조사 등) 및 반영이 필요함 

 m 또한 기 다양한 기관(지자체, 교육기관 등)에서 추진 중인 중장년층 대상 호텔 관

련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시 적용이 요구됨

   - 야놀자 평생교육원의 경우 지자체 및 정부기관(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중장년

층 대상 호텔리어 교육을 추진하였음

   - 한국관광공사와 新중년 호텔리어 양성과정을 추진하였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 호텔리어 과정, 서울산업진흥원과 하우스키핑 코디네이터과정 등을 운영

하고 있어 관련 교과목의 분석을 통한 실효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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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코스와 직무
교육과정 내용

공통 전문교육
이론 실습 이론 실습

호텔

경영사

경영지원

(회계, 총무) - 인성교육

- 서비스교육

- 서비스산업의 이해

- 호텔산업의 이해

- 스 마 트폰 & 컴퓨 터 

활용

- 트렌드 이해

- 공감과 협업 능력

- 통역기 활용법

- 호텔비교체험

- 호텔등급평가

- 여행, 예약부터 

감사편지까지

- 타 직무 체험

- 호텔회계
- 인사관리
- PMS

- 호텔 현장실습

호텔

관리사

지배인

manager

- 마케팅& 판촉
- PMS

- 호텔 현장실습

호텔

서비스사

프런트 오피스

(F/O)

- PMS
- 통역기 활용

- 호텔 현장실습

- 상품구매와 
재고정리

- 룸메이드
- 호텔 현장실습하우스 키핑

house keeping

호텔

위생사

인스팩터

Iinspector - 위생과 건강
- 체크리스트 활용

- 호텔 현장실습
룸메이드

room-maid

연구자 개발 작성

<표 9> 중장년층 중소형 호텔 전직 교육프로그램(안) 

구분 교과목명 구분 교과목명

한국관광공사

(新중년 

호텔리어

양성과정)

호텔리어 직업의 이해 및 직업마인드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시니어 

호텔리어과정)

룸메이드 이해 및 서비스 기본

프론트 업무 및 컨시어지 서비스
하우스키핑 및 베드메이킹 기본

객실 예약 접수·체크인·체크아웃
객실정비의 이해 및 베드메이킹

호텔 상황별 사례 및 호텔 실무 

외국어 객실점검 기본 및 체크리스트 실습

호텔 서비스 매너
룸메이드 중점업무·베드메이킹 실습

객실관리의 이해와 실습

호텔 안전관리와 CS
호텔 현장견학 및 실습

취업상담 및 호텔견학취업상담

한국관광공사

(新중년 

호텔리어

양성과정 

강릉)

호텔산업의 이해

서울산업진흥원

(하우스키핑 

코디네이터과정)

숙박업의 이해와 직무이해

하우스키핑 업무 및 베드메이킹 이해
하우스키핑 업무의 이해

객실 정비 이해 및 베드메이킹 실습

서비스 마인드
현장 견학

객실점검 기본 및 체크리스트 실습
하우스키핑 부서 및 프론트 부서의 

관계 중점업무/상활병 업무 및 베드메이킹 실습

베드메이킹 실습 안전관리와 베드메이킹 실습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교육
최종점검

이력서 작성 및 취업상담

출처: 지자체 및 야놀자 홈페이지 참고

<표 10> 중장년 호텔 전직 프로그램 운영예시(야놀자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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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직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과제

□ 중장년층 호텔 전직을 위한 인식과 사고의 전환 필요

m 사회적으로 이슈로 부각된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해 현장 종사자(운영자, 실무자)의 

의견을 토대로 중장년층 중소형 호텔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방

향을 제시하고, 전문성 강화의 목적으로 이론과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현장투입(재취업)을 시키고자 함 

   - 이러한 실효성 높은 교육과 중소형 호텔의 효율적인 전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육대상자인 중장년층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 중장년층의 교육을 통해 호텔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이해하여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내부고객인 기 종사중인 젊은 층 종사자들과의 협업을 위하

여 그들을 이해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 중장년층 중소형 호텔 전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과제

m 중장년층 중소형 호텔 전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단계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구분 추진 과제

1단계

(1~3년)

-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전문성 강화

- 산학간 연계 기능 강화: 실무역량강화 교육 추진

- 전문 인력 양성교육의 지속성을 위한 공공기관 수료증 발급: 대학총장, 협회장 등

- 현장실습 교육장 호텔 협약: 전문 실습장 확보

- 탄력적인 근무 체계 시스템개발 및 도입 추진

2단계

(4~5년)

- 호텔간 연계 그룹화 추진: 탄력적 인력활용, 성과급 급여 체계 추진

- 숙박서비스 분야(일반숙박업) 확대 일자리 창출

- 은퇴 예정 호텔리어 대상 교육 커리큘럼 개발

- 1~3성급 관광호텔 종사자 실태 조사 체계 구축

3단계

(5년 이후)

- 4차 산업혁명시대 소규모 호텔 경쟁력 강화지원: 1~2성급 호텔 PMS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통역기 지원

- 공유경제 개념의 중소형 호텔 협의체 구성  추가

연구자 개발 작성

<표 11> 중장년층 호텔 전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 과제

m 1단계(1~3년):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전문교육기관 위탁: 전문성 강화

     ▪중장년 대상 전문 인력육성 교육의 인지도, 신뢰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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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직업전문학교,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질적 교육 확보

   -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수료증 발급

     ▪대학총장, 업종별 협회장 등 교육기관의 수료증 발급으로 자긍심 고취

     ▪전문 인력육성 교육 신뢰도 확보: 기업체외 교육생

   - 현장실습 교육장 호텔 협약: 전문 실습장 확보

     ▪교육 후 현장 투입을 위해 실제 호텔 실습장 확보 필요

     ▪현장 실습 후 취업연계 추진과 교육생의 본인의 직무 만족도 검증 병행

   - 산학간 연계 기능강화: 실무역량강화 교육 추진

     ▪지속적인 분기별 교육추진: 교육생 중 우수근무자 강사 초빙

     ▪탄력적인 근무 체계 시스템 개발 및 도입 추진을 위한 대표자 교육

   - 탄력적인 근무 체계 시스템 개발 및 도입추진

     ▪교육대상인 중장년층의 체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시간 다양화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시간 선택 근무

     ▪주 3~5일 근무 등 일 선택 근무

     ▪투잡족(two job)과 야간근무희망자 유입가능

m 2단계(4~5년): 일자리 확대 추진 및 신규사업 추진

   - 호텔간 연계 그룹화 추진: 탄력적 인력활용, 성과급 급여 체계 추진

     ▪근거리의 호텔을 그룹화(3~5개)하여 판촉, 룸메이드, 행정업무 효율성 확보

     ▪예) 판촉지배인 1명이 그룹화 호텔 공동 판촉과 객실관리: 호텔 대표 인건비 축소, 공
동 판촉지배인 성과급 체계가능, 룸메이드 대기 시간 없이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 확보 
가능 

     ▪근거리의 호텔을 그룹화(3~5개)하여 판촉, 룸메이드, 행정업무 효율성 확보

   - 숙박서비스 분야(일반 숙박업) 일자리 창출 확대

     ▪일반 숙박업: 중저가 우수 숙박시설(모텔 등) 등 기타

   - 은퇴 예정 호텔리어 대상 교육 커리큘럼 개발

     ▪중년 호텔리어 대상 경영진 전문 교육 추진

     ▪전문가 확보 차원: 호텔간 연계 그룹화 추진시 전문 인력 확보 차원

   - 1~3성급 중소형 관광호텔 종사자 실태 조사 체계 구축

     ▪3성급까지 확대한 종사자 실태조사 체계구축으로 효율적인 교육커리큘럼 개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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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실태 조사로 복지 시스템 구축 활용

m 3단계(5년 이후): 소규모 호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추진

   - 4차산업 혁명시대 소규모 호텔경쟁력 강화 지원

     ▪1~2성급 호텔 PMS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통역기 지원

     ▪효율적인 운영 가능과 외국어 능력 확보

     ▪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 연계 추진

   - 공유경제 개념의 중소형 호텔 협의체 구성 추가

    ▪공유경제 공동체 모델로써의 중소형 호텔 협의체 구성 : 호텔간 연계 그룹화 추진동력 

    ▪공유경제 에어비앤비에 대응할 협의체로 미래의 공유 사업 모델 

□ 중장년층 재취업 전직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ISC 역할 

m 중장년층 전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 사회적 이슈인 중장년층을 관광숙박업 인력 관련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중소형(3성 이

하) 호텔로의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ISC의 적극적인 관여가 

요구됨에 따라 업종별 참여기관 및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형 호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협회‧회원사, 학계, 업계 등)

   - 이를 위하여 중소형 호텔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장년층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관련 세미나 등의 행사가 필요하며, 또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직교육프로그램 개발시 적용이 필요함19)

   - 또한 이러한 전직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 높은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민간 평생교육

원, 교육기관 등)과 중소형 호텔업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이 필요함20)

m 중소형 호텔 전직교육 이수자 직무별 자격체계 구축

   - 중장년층의 전직교육프로그램 이수자들에 대해 직무별 자계체계를 구축하여 발급함으

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이수자의 자긍심 고취가 필요함

   - 초기에는 수료증 개념으로 교육기관 장이나 업종별 협회장, ISC위원장 등으로 수료증

을 발급하고, 다음단계로는 민간등록자격, NCS 자격, 국가자격화 추진을 통한 관광‧레
저산업 내 대표 인적자원개발기관으로써의 위상확보는 물론 교육과정의 지속추진을 위

한 기틀을 마련이 요구됨(수료증→민간등록자격→NCS자격‧국가자격화)

19) 실제 관광‧레저ISC는 고유사업외 중장년층의 숙박서비스 산업으로의 재취업을 위해 중소형 호텔 운영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

로 세미나(수요조사 포함)를 계획(07.18)하고 있으며, 전직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중장년층의 효율적인 전직을 지원하고자 함

20) 관광‧레저ISC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기관(아세아항공전문학교,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과 기업 교육기관(앰배서

더 아카데미 등) 등과의 업무협약을 수행하였음(2019년도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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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취업준비생 관광호텔업 선호도 조사결과

□ 취업준비생 관광호텔업 등급별 선호도 분석 개요

m 수도권  전문대학(호텔경영학과) 졸업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관광호텔업의 등급별 

취업 선호도를 분석하였음.

  ▪연도별 관광숙박업 취업 현황(2015년~2018년)

관광호텔 등급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계(비율)

5성 5명 7명 9명 14명 35명(36.5%)

4성 4명 5명 5명 4명 18명(18.8%)

3성 12명 12명 6명 6명 36명(37.5%)

2성 0 1명 0명 0명 1명(1.0%)

1성 0 0명 0명 0명 0

리조트 1명 3명 1명 1명 6명(6.3%)

소계(명) 22명 28명 21명 25명 96명100.0%

전체취업자 중 

호텔 취업자 비율
27.5% 37.3% 29.1% 31.4%

<부록: 표 1> 연도별 관광숙박업 취업 현황(2015~2018년)

  ▪현장실습생 등급별 관광호텔 선호도(현장실습 및 취업)

구분 5성 4성 3성 2성 1성 소계

현장실습생

(희망 실습처)

인원수 8명 5명 11명 0 0 24명

비율 33.3% 20.8% 45.8% 0 0 100.0%

현장실습생

(희망 취업처)

인원 수 12명 10명 2명 0 0 24명

비율 50.0% 41.6% 8.3% 0 0 100.0%

<부록: 표 2> 현장실습생 등급별 관광호텔 선호도(현장실습 및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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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준비생(24명) 특급(5성/4성)호텔 선호 이유 

선호 이유 답변 수(개)
대상자 대비

비율(%)
비고

부모가 원해서 14 63.6 부모의 기대

급여(연봉)가 높아서 17 77.2 대기업이라 많을거 같다는 기대감

있어 보여서 16 72.7 명함, 멋짐

안정적이라고 생각 19 86.3 망하지 않을 것 같음

대학 진학시 목표 10 45.4 입사하기 힘들지만 한번시도해 보고 싶어서(후회 없이)

집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2 9.0 호텔 주변 거주자

그냥가고 싶어서(이유없이) 2 9.0

아르바이트 경험 1 4.5 좋아보인다

소계 81 -

<부록: 표 3> 취업준비생 특급호텔 선호 이유

  ▪취업준비생(24명) 중소형 호텔(2성/1성) 비 선호 이유 

비 선호 이유 답변 수(개)
대상자 대비

비율(%)
비고

규모가 작아 배울것이 없을거 

같아서
9 37.5 전문가가 없을 것 같아서

급여가 적을거 같아서 15 62.5 작으니 급여도 적을 것이라 인식

그냥 가고 싶지 않아서 19 79.1 이유가 없다(그냥 싫음)

부모가 원하지 않아서(반대) 1 87.5 대학진학 이유에 반해서

생각해 본적 없음 9 37.5 그런 호텔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함

모텔 이미지라 싫음 4 16.6 부정적 이미지

무섭다 2 8.3 어둡고 싫다

누구나 갈수 있어 싫음 3 12.5 무시하는 경향

모든걸 다 해야 할것 같아서 3 12.5 멀티플레이 경향

남들이 무시할 것 같아서 21 87.5 남의 눈치, 쪽팔리다

소계 106 -

<부록: 표 4>취업준비생 중소형 호텔 비 선호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