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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대학교는 1990년대후반, IMF 사태를거치면서높은

취업률과 안정적인 공무원 신분에 따른 매력으로 입학 성적

과경쟁률이점차높아졌다. 초등학교교사에대한남학생들

의관심도높아졌고, 일반대학에재학중인학생들은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거나, 이미 직장인이 된 기졸업자들조차도 직

장을그만두고교육대학교에다시입학하는일이많아졌다.

초등교육과의 취업률이 2004년에는 95.6%로 전공취업

률순위2위를차지하 으나2011년 10개교육대학교졸업생

의취업률은45.2~62.6%에그치고있다[12, 25]. 교원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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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낮을 때 사범대학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되는데[1] 이러한현상이교육대학까지확대되고있다.

교육대학교 졸업생의의 낮아진 임용 문제는 초등학교 현

장까지그문제가계속이어진다. 연말에있을임용시험에응

시하기 위하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재수생들이 학교를

그만둠으로써, 2학기에는기간제교사의수급이어려워진다.

학부모들은 어와 체육과목 담당교사, 그리고 고학년 담임

교사를고령의퇴직한교사보다젊은교사를선호한다. 하지

만 2학기에 젊은 기간제 교사들이 줄어듦에 따라 그 자리를

고령의퇴직한교사들이맡게되는데, 이것은학교입장에서

나교사개인입장에서도부담이클수밖에없다. 그나마고

령의 퇴직한 교사들로 빈자리를 채운다 해도 수적으로는 역

부족이다. 이에따라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기간제교사의

나이제한을교원의정년인 62세를넘어 65세까지확대하

다. 이어서1학기가되면임용시험에떨어진재수생들이몰려

기간제교사자리가부족해지는악순환이반복된다.

대학생들은취업에어려움을느낄때자신의진로를준비

하기 위하여 여러 행동들을 보인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태도의차원이아닌실제적이고구체적인행위를진

로준비행동이라고 한다.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모두 일컫는다. 진

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

력을하고있는지, 그리고결정된진로목표를달성하기위해

서구체적으로얼마나충실하게행동적인노력을하고있는

지로평가할수있다[13].

낮아진교사임용률로인해신입생입학경쟁률이떨어지

고, 교육대학 및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

했으며, 동아리및학생회활동의위축으로학생자치의실종

등과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교육대학생의진로준비

행동에도많은변화가있었다. 임용시험준비를위하여학점

취득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학교공부 외에 어능

력시험과컴퓨터자격증시험을준비한다. 3~4학년에는많

은학생들이임용대비학원을다니거나인터넷강의를수강

하고 있으며 동아리를 대신하여 임용시험을 대비하는 소규

모의스터디활동이늘어났다.

진로준비행동에중요한 향을미치는요인으로밝혀지고

많이연구되어온변인은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진로성숙이

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과 진로 발달을

접목하여 만들어 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과

업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는개인의능력에대한신념으

로 정의된다[2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을

할때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하며, 여러연구들을통해진

로준비행동에 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졌다[5, 10, 15, 16].

진로성숙은Super와Crites에의해발달되었던개념으로

[7, 8, 23] 진로성숙도, 직업성숙, 진로태도성숙, 진로인식등

과 혼용해 사용되기도 한다. 진로성숙은 자아에 대한 이해,

일과직업세계에대한이해를기초로하여자기자신의진로

를계획하고선택하는과정이며개인이같은연령대나발달

단계에있는집단내에서발달과업수행정도에따라차지하

게되는상대적위치를의미한다[20].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진로성숙에 향을미치는중요한

변인으로연구가되어왔고다른변인들과진로성숙의관계

에서 매개변인으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5,

11, 15, 19]. 대학생들의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진로준비행동

에 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었다[19, 22]. 따라서진로준

비행동은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진로성숙의 향을받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

동에도 향을미치는것으로파악된다.

교육대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대부분은 초등학

교교사가되기위한동기를가지고진학하고이러한동기를

가지게된가장큰 향을미친사람은가족이다. 그리고진

로이론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진로선택 및 진로발달에

관한주요이론들은그정도는다르지만청소년의진로발달

에미치는부모의 향에대해공통적으로인정하고있다[4].

부모의지지를받고입학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학생들

의생활과진로에대한인식에서차이가있을수있는데, 부

모관련변인으로많이연구된것이부모의사회적지지이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회적

지지에대한개인인식의정도가개인의진로발달과관련이

있기때문이다[6]. 사회적지지란사회적관계를통하여얻을

수있는모든형태의긍정적인자원을말하는데주로가족구

성원으로부터주어지며, 가족 중에서도 부모가 제공하는 사

회적 지지가 자녀의 진로발달과정에 중요한 향을 끼친다

고보고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가족중심적인문화

에서는부모의관심과지지가자녀들의진로발달에매우중

요한 향을 끼친다. 이는 연구 결과들로 증명이 되었는데

부모의사회적지지가진로결정자기효능감[5, 15], 진로성숙

[15], 진로준비행동[22]에각각직접적으로 향을미치며, 진

로성숙과부모의사회적지지의관계에서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매개효과를보 다[15].

따라서 교육대학생의 입학 동기를 고려하여 부모와의 관

계그리고진로이론과진로준비행동을설명할때중요한진

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등의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

계 분석은 교육대학생들의 현재 진로의 어려움과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생의 진로 지도에 유용한 정보

를제공할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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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및 진로성숙의 관계를 분

석하는 데 있으며,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1.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

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및진로성숙에관한가설

적인과모형은인과관계를예측하기에적합한가?

1-1.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

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

에관한가설적인과모형에서의측정변인들

은정규성과타당성을확보하 는가?

1-2. 교육대학생의진로준비행동과부모의사회

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

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

관계를예측하기에적합한가?

연구문제2.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지

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직접적인

향관계는어떠한가?

2-1. 교육대학생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

동에직접적으로정적인 향을미치는가?

2-2. 교육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

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

인 향을미치는가?

2-3. 교육대학생의 진로성숙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정적인 향을미치는가?

연구문제3.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지

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간접적인

향관계는어떠한가?

3-1. 교육대학생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

결정자기효능감과진로성숙을매개로진로

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향을 미

치는가?

3-2. 교육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

성숙을매개로진로준비행동에간접적으로

정적인 향을미치는가?

3-3. 교육대학생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을매개로진로성숙에간접

적으로정적인 향을미치는가?

2. 연구의 한계

이연구는10개의교육대학교중A교육대학교2학년에재

학중인학생전체를표집하 고, 학년초에실시된점을고

려할때연구결과를10개교육대학교와3개종합대학의초등

교육과재학생전체로일반화하기에는한계가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 부모

의사회적지지가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진로성숙을매개로

간접적인 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간접적인 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종합하여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 다

(Figure 1).

2. 연구 대상

이연구의모집단은우리나라 10개교육대학교에재학중

인학부학생전체이며, 2010년4월기준하여현재교육대학

재적학생수는20,241명이다[12]. 교육대학은심화과정별고

른표집과연구자의조사가능성을고려해군집표집을활용

하여 A교육대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표집하 다. 표집한

학생수는2011년입학생총435명이다.

3. 조사 도구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Kim이 대학생을 대상으

로개발한측정도구의문장을일부수정한Kang의측정도구

를사용하 다[11, 13]. 총 16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Jin의

연구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 홀수문항과 짝수문항의 두

하위 역의구분을따른다[10]. 응답양식은5단계리커트척

도이며, 이연구에서의신뢰도는.797이었다.

부모의사회적지지를측정하기위해Park의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 으며, 지지원은 부모로 한정하고 정서적지

지7문항, 정보적지지6문항, 평가적지지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의부및모의사회적지지각25문항으로총50문항으

로 구성되었다[21]. 응답 양식은 5단계리커트척도이며, 이

연구에서의신뢰도는.969이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Jin의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10].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의간편형버전인CDMES-SF[3]는우리나라대학생들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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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번역 및 문장이 일부 수정되어 사

용되어왔고[17, 19] Jin의측정도구는Lee의문장을일부수

정한 것으로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의 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0,

17]. 연구대상인교육대학교학생들에게적합하지않은목표

설정 역의2번문항(나는선택가능한전공들중에서원하

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을 제외한 24문항이 연구에사용

되었다. 응답양식은 5단계리커트척도이며, 이연구에서의

신뢰도는.886이었다.

진로성숙은 흔히 태도와 능력의 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태도에 한정한다. 진로성숙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질문지

(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를대학생에게적절하

게 수정한 Kim의 측정도구의 문항수를 줄이고 수정·보완

한 Jeong의측정도구를사용하 다[9, 14, 18]. 이측정도구

는 결정성 6문항, 목적성 7문항, 확신성 4문항, 독립성 4문

항, 준비성 5문항의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

구에서확인적요인분석결과목적성의계수가 .230으로낮

게 나타나 이를 제외한 19문항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 양식은 5단계 리커트 척도이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806이었다.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자료의수집은 2012년 3~4월중에이루어졌으며연구자

가실과관련수업중에직접배포및수집하 다. 조사에협

조하지 않은 한 심화과정을 제외한 397명이 질문지에 응답

하 다. 응답자 중 재수강생, 부모의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에서한부모만응답, 불성실한응답, 허구문항에잘못응답,

한문항이상응답하지않는등23명의사례를제외한374명

이최종분석에활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PASW 18.0을활용한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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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among the thirteen variables (N = 374)

Vari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1 -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2 .768** -
3. Paternal social support .159** .224** -
4. Maternal social support .141** .258** .842** -
5. Occupational information .496** .474** .242** .267** -
6. Goal selection .392** .471** .342** .320** .485** -
7. Planning .523** .567** .358** .364** .607** .676** -
8. Problem-solving .350** .378** .270** .261** .335** .496** .503** -
9. Self-appraisal .426** .417** .292** .292** .477** .690** .629** .418** -
10. Decisiveness .227** .203** .251** .252** .311** .458** .435** .023 .387** -
11. Reliability .289** .310** .356** .367** .301** .474** .558** .353** .480** .341** -
12. Independence .159** .161** .230** .203** .184** .487** .289** .293** .346** .280** .373** -
13. Preparation .487** .495** .284** .272** .420** .392** .447** .322** .387** .235** .348** .296** -

**p < . 01

Table 1.  
Assessment of normality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all variables

Variables M SD Minimum Maximum Range skewness (t) kurtosis (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1 26.40 4.078 12 40 8~40 – .033 (– .258) .366 (1.445)
Career preparation behavior2 24.98 4.138 14 40 8~40 .114 (.900) .333 (1.315)

Parental social support
Paternal social support 94.33 15.340 40 125 25~125 – .615 (– 4.855) .074 (.290)
Maternal social support 97.96 13.795 58 125 25~125 – .564 (– 4.451) – .110 (– .433)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ccupational information 18.24 2.449 11 24 5~25 – .096 (– .761) .005 (.022)
Goal selection 14.01 2.402 8 20 5~20 .043 (.336) – .008 (– .033)
Planning 17.95 2.768 9 25 5~25 – .056 (– .443) .371 (1.465)
Problem-solving 17.29 2.773 9 25 5~25 .076 (.603) .264 (1.041)
Self-appraisal 17.99 2.861 8 25 5~25 – .294 (-2.324) .243 (.960)

Career maturity
Decisiveness 21.28 3.860 10 27 6~30 – .682 (– 5.386) – .189 (– .748)

Reliability 15.46 2.407 8 20 4~20 – .097 (– .767) – .091 (– .359)
Independence 15.91 2.548 8 20 4~20 – .269 (– 2.12) – .050 (– .198)
Preparation 18.80 2.658 12 25 5~25 .133 (1.049) – .094 (– .372)



도 등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AMOS 7.0을 활용하여 변인 간 경로분석과 모형 적합도를

파악하기위해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실시하 고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 방법을 활용하 다. 모형의

적합도판단기준은 χ2, CFI, GFI, IFI, NFI를활용하며판단

기준은.90으로하 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정규성 및 타당성 분석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인 진로준비행동, 부모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변인에대한측

정변인의 기술적 통계량과 정규성을 분석하 다. 왜도 값과

첨도값이 2를넘는측정변인은없어정규성은모두만족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구조방정식 분석에는 정규

성을가정하는최대우도법(ML)을활용하 다.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 부모의 사

회적 지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변인들 간에는 모

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다. 진로성숙의 결정성은 진로

준비행동의문제해결과유의미하지않은상관관계를보 고

그외진로성숙의모든측정변인들은다른변인들과의유의

미한상관관계를보 다(Table 3).

2.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

이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및 진로성숙에 관한 가

설적 인과모형이 실증적 자료 예측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합도를 분석하 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

가할수있는절대적합지수중 χ2값은275.854(p = 0.000)로

나타났는데, χ2값은표본의크기(200개이상)와다변량정규

성에민감하기때문에표본의크기가크고측정변인이많을

때모델을과대평가하는경향이있어이런상황에서는적절

한평가지수가되지못한다[2]. 따라서 χ2값은적합도로판단

하지않았고, CFI와 IFI는 .909로 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GFI는 .898, NFI는 .887로기준치에거의근접한것으로나

타나연구자가설정한가설적모형은적합한모형으로판명

되었다(Figure 2).

3. 변인간 향 관계 분석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부모의 사회적 지지, 진로

결정자기효능감및진로성숙각변인간의관계에서정적인

직접적 향관계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의 경로

계수의표준화경로계수(β)와 t값을산출하 다. 교육대학생

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로계수(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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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inal structural model. 1) Regression weight was fixid at 1, χ2 = 275.854(p = .000, df = 59), CFI = .909, GFI = .898,
IFI = .909, NFI = .887

Table 3.  
Path model results

Paths β S.E. t p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446 .010 7.261 .000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maturity .175 .007 3.102 .002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11 .022 .150 .881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maturity .838 .062 9.366 .000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891 .479 3.190 .001

Career maturit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28 .777 –.731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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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91(t = 3.190)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으

나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은 진로준비행동에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지지의경로계수(β)는 .175(t = 3.102),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경로계수(β)는 .838(t = 9.366)로통계적으로유의

미한것으로나타났다(Table 4).

경로모형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변인들에 대하여 해

당 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

하 다. 매개효과분석은효과분해를통해직접효과, 간접효

과, 총효과를 산출하여 판단하 다.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

동에직접적으로 향을미치지는않지만진로결정자기효능

감과진로성숙을매개로하여 향을미친다. 진로성숙과부

모의사회적지지의관계에서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매개효

과가 입증되었으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향력이

가장큰변인이다.

Ⅳ. 논의및결론

연구결과에대한논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교육대학생의진로준비행동

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가나타났으나[5, 10, 15, 16] 다른변인들은직접적인관

련이없었다. 교원임용시험은공정한경쟁을통해이루어지

는 만큼 교육대학생들에게는 외적 요소 보다 할 수 있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교

육대학교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 목적대학

으로서입학전·후학생들의대학에대한특성의이해도가

높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학 후 부모의 지지는 향력이 큰 변인이 되지 않는 것으

로판단되며, 초등학교교사라는직업에대한장래의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로성숙 또한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닐 수 있다. 교육대학생은 입학 후 예체능

과목실기수업에대한부담과학교부적응으로중도탈락하

는경우대부분1학년이며, 이를넘기면큰어려움없이졸업

한다. 현재의 연구대상이 2학년인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유

Table 4.  
The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Path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446* .446*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891* –.191 .700*

pP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11 .272* .284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maturit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maturity

.175* .374* .549*

Career maturit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28 –.228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11 .272* .284

P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maturit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maturity

.838* .838*

Career maturit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28 –.228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891* –.191 .700*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maturity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446* .446*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maturity .838* .838*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maturity .175* .374* .549*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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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할 수 있으며, 1학년 1학기에 조사한다면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용시험의 부담을 가장 크게 겪

는 3~4학년생은 진로준비행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 행동의 차이와 그에 따른 인과모

형의 분석도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줄 것이다. 진로 선택이 매우 가변적인 종합대학생과

다른 교육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다른변인들도탐색해볼필요가있다.

둘째,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

성숙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향

을미치지는않지만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진로성숙에직접

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은 임용시험 준비와 관련해 어학연수, 스펙 쌓기,

취업준비과외와같은고액의사교육비가필요하지않으며,

기숙사에서생활하는학생들이많은점또한부모의직접적

인 향이적게미칠수있는요인이라볼수있겠다.

셋째, 초등학교교사를양성하는기관은 10개의교육대학

과 3개종합대학의초등교육과이나이연구는 1개의교육대

학에 한정하여 표집하 다. 교육대학은 심화과정이란 독특

한 제도가 있으며, 종합대학의 초등교육과는 소수의 인원과

중등 교과목과의 복수전공이 가능한 점, 대학 문화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육대학의 특성이 반 되어 있지만,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모든 대학의 특성이 고려되지는 않았

다는점에서일반화에대해조심스런해석이필요하다.

넷째, 다른 전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과 안

정된 직업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및 연구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임용시험 역에서 비중이 큰 전공시험(교육

과정)에 대한 준비가 사교육 시장에 맞겨진 상황을 개선하

고,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대학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갖을

필요가있다. 계속해서낮아질것으로예상되는임용률을고

려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임용제도 개선,

진로개척, 학교생활적응등에대해교육대학에서많은논의

가이루어지길기대한다.

다섯째, 이연구에서활용한측정도구들은고등학생대상

도구를 수정하거나 일반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된 것들로 특히 진로가 거의 결정된 교육대학생들에게

는 어색한 문항들이 있다. 교육대학생들의진로준비행동 측

정도구의 개발과 더불어 지속적인 측정은 대학의 진로지도

정책수립에유익한정보를제공할것이다.

연구결과와논의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하

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인과관계 모형은 교육

대학생을대상으로한실증자료를분석하기에적합하며독립

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 다. 즉

교육대학생의진로준비행동을설명하는모형이개발되었다.

둘째,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

은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었다. 교육대학생들의교사임용과

관련한진로준비행동은시험준비와학점취득등의개인의

노력으로충분히이루어질수있는것들로개인의효능감이

가장중요한요소로밝혀졌다.

셋째,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교육대학의 진로결정자기효

능감과진로성숙을매개로진로준비행동에간접적으로 향

을미친다. 부모의지지를받으며교육대학에입학하고초등

학교교사란직업에긍정적인피드백을받는학생이진로태

도와관련된변인을통하여임용시험준비에보다긍정적인

반응을보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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