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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충청지역의 역시와 군소도시에 거주하는 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결정성, 목 성, 확신성, 비성, 독립성)들이 계  

요인(부모, 교사, 친구)과 학교 응 요인(학교생활, 수업, 환경)에 의해 어떻게 

향을 받는지 분석하고자 하 다. 이에 550명의 학생을 상으로 520부의 자료

를 수집하 고 이  467부를 SPSS 12.0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들의 진로

태도성숙과 계 ⋅학교 응 요인들 간의 상 계와 단순회귀분석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태도성숙과 계   학교 응 간의 상 계 분석결과, 친구 계가 진로

비성과 독립성에 그리고 학교생활과 수업이 진로 비성에 높은 상 계를 보

다. 둘째, 계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친구 계가 진로 비성과 독립성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이 밝 졌

고 부모와 교사 계는 진로결정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들에게 친구요인이 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이다. 셋째, 학교 응 요인

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이 학생의 진로결정

성과 비성 그리고 독립성에 매우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이 밝 졌다. 결론

으로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미치는 주요 주변인은 친구이며 학교생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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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 이들의 진로 비성과 독립성 성숙에 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

다. 이 결과들을 토 로 학교 내 진로교육 강화,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교육 

연수를 통한 교사의 극 인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주요어: 진로태도성숙, 관계적 요인, 학교적응 요인

1. 서 론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환되는 비단계로 합리 인 진

로선택은 이 시기 가장 요한 과업  하나이다(김병숙 & 손민아, 2005). 

진로와 련된 발달과업은 기 청소년기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이 주, 

1998), 학생들을 안내하기 한 진로교육의 요성은 지속 으로 강조되

어왔다. 문가들은(Super, 1955; Tuckman, 1974; Sharf, 2006), 특히, 

학교시기에 학생들은 진로탐색과 자신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인의 

능력은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함승연, 20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Super(1955)는 진로발달은 인간의 발달단계와 

한 련이 있으며 각 발달시기마다 주어지는 발달과업을 성공 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 요구하 다. 그리고 이를 해 필요한 능력을 ‘진로태

도(career attitude)’라 명명하 다. 즉 ‘진로태도’는 한 개인이 진로를 선

택하고 계획하며 독립 으로 발달과업들을 효과 으로 처하고자 하는 

노력 정도를 의미한다(김재호 & 정철 , 2006).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이 ‘진로태도’를 ‘진로태도성숙’이나 ‘진로성숙’으로 혼용하여 사용함으로 

혼란을 래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진로태도성숙’이라 지

칭한다. 이러한 진로태도성숙을 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직

업세계를 이해하고 특정 직업이 자신의 성에 맞는지 검토하며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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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비되고 안내되어야 한다(김충기, 2003).

최근까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을 조사한 연구들은 개인  변인(김

환, 1997; 이 주, 1998), 부모 련변인(강란혜 & 이미정, 2011; 박은주 

& 명자, 2012: 정경미, 2009; 이기학 외, 2004; 이 주, 1998), 그리고 학

교 변인(소연희, 2011)들로 나 어 연구가 진행되었고, 부분 으로 청소

년과 부모 는 학교생활 응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의 계를 살펴보기

도 하 다. 이들은 개인의 자아존 감(민경애 외, 2011; 최수미, 2009: 이

기학 & 한종철, 1997)이 높고 진로장벽(박은주 & 명자, 2012; 고복순 

& 김 혜, 2011; 한귀녀 외, 2009)이 낮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것으

로 보고하 다.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은 부모나 교사와의 계  변인에 따라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 를 들면, 부모가 성취 지향 이고 자녀에 한 

사회  지원이 충분한 경우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고 부모의 지지  태

도는 부모-자녀 계와 교사-학생 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

다(박 신 & 김의철, 2004). 교사와의 극  지원과 친 한 계는 학생

의 학습태도에 정  향을 주어 청소년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궁극

으로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미친다(이지혜, 2013). 한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계를 통해 이들의 학교생활 응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향을 받는 것으로 밝 졌다(이경희 & 윤미 , 2011). 이처럼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은 부모, 교사, 친구와의 계에서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래 외, 2012; 김혜래, 2007; 조미형 외, 2006).

하지만 최근까지 선행연구들은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해 각 하

변인들을 나 어서 부모, 교사, 친구와의 계 그리고 학교 응 요인 등

에 따른 향을 다각 으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지도에 미흡한 

이 있었다. 특히 학생의 진로교육과 발달에 한 심이 높아진  

시 (김진숙, 2013; 교육부, 2013)에 이들과 가장 가까이서 일상생활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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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하는 주요 주변인들(부모, 교사, 친구)과의 계 그리고 학교 응 요인

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들에 해 그 계정도와 향력을 살

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 학생의 계   학교 응 요인들이 이들의 

진로태도성숙 하 변인들에 어떠한 향을 주며 그 계정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태도성

숙을 한 차별화된 진로교육  로그램 개발, 교사 진로연수, 진로지

도  상담을 제공을 한 유용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  요인과 학교 응 요인  진로태도성숙 간의 계는 어

떠한가?

둘째, 계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 응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넷째, 계  요인과 학교 응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상  향

은 어떠한가?

2. 선행연구 고찰

2.1. 진로태도성숙

Crites(1971)은 진로태도성숙을 직업 비 정도로 보았고 개인이 일 되

게 실 인 직업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 다. 이에 진로태도성

숙이란 자신과 직업세계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연속 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장석민 외, 1991). 한 Super(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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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이 속한 발달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직업  발달과업에 한 비

의 정도를 ‘진로태도성숙(Career Attitude Maturity)’으로 보았고, 진로발

달을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 다. 

이 다섯 단계의 진로발달은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과업이 있고 이를 성

공 으로 수행했을 때 다음 단계로의 진로발달이 진되고 이행된다. 특

히 진로탐색기에 속한 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욕구와 흥미, 능력, 가치, 

직업  기회를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함승연, 2012). 이 시기는 미래의 직

업분야를 탐색함으로써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발휘하고 진로에 한 계

획을 세우며 선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진로탐색 경험을 통해 직로계획 뿐

만 아니라 직업 과 직업윤리 등을 습득하기 때문에 진로발달을 해 매

우 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김충기, 2003).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학교 진로교육 목표는 등학교 단계에서 함양된 진로역량의 기 를 발

시키며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고 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비하는 것에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진로태도성숙에 한 최 의 검사도구는 Crites(1973)에 의해 개발된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로 그 하 요인에 결정성, 참여도, 독립

성, 성향, 타 성이 구성되어 활용하 다(장석민 외, 1991). Crites(1973)의 

이러한 하 요인을 토 로 이기학(1997)은 한국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을 

조사하기 해 결정성⋅목 성⋅확신성⋅ 비성⋅독립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결정성은 자신의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졌는가를, 목 성은 

진로나 직업을 통해 구체 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한다.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의 성취에 한 개인의 믿음과 확신의 정도

를, 비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 이해와 비 그리고 계획의 정도로 

직업  진로에 한 심과 참여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에 해 자신이 얼마나 독립 이고 주체 으로 결정하는가에 한 

정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기학(1997)의 진로태도성숙의 5개 하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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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성⋅목 성⋅확신성⋅ 비성⋅독립성)을 심으로 계   학교

응 요인이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계   학교 응 요인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계

2.2.1. 계  요인과 진로태도성숙

청소년의 진로선택  발달에 부모  교사 그리고 친구와의 상호작용

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김재호 & 정철 , 2006; 김혜래, 2007; 조미형 

외, 2006). 청소년들은 부모⋅가족⋅친구⋅교사 등 주변인들과의 계로

부터 애정이나 신뢰, 정보, 물질  원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과 일

반 인 사회  지지를 받는다( 지헌, 2012; 이재희 & 이지민, 2012). 이

러한 지원과 지지를 통해 청소년들은 개인의 능력을 재발견하고 안정

이고 성공 인 삶을 할 수 있어 주변인들의 계  지지는 진로태도

성숙에 있어 요한 요소이다(이경희 & 윤미 , 2011; 이재희 & 이지민, 

2012; 조미형 외, 2006). 청소년들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계에서 존 받

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 자신에 한 존 감과 자 심을 갖게 되고 이

러한 지지는 개인의 진로태도성숙에 큰 원천이 된다고 한다(Betz, 1989; 

김도  외, 2012; 이경희 & 윤미 , 2011).  

진로포부나 성취동기에 있어서도 개인에게 요한 타자들의 향력을 

주장하는 문가들이 있다. 특히, Farmer(1985)와 Rooney(1983)는 부모

의 지지가 개인의 진로선택에 요한 언  효과를 지닌다는 주장하

다. 뿐만 아니라 지지 인 인 계망의 요성으로 Burke 등(1995)은 

가족 간의 갈등이 청소년의 심리⋅정서  그리고 진로태도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정혜정 & 최인실, 2004 재인용). 이처럼, 청소년 

진로발달에서 가족 역의 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기학 등(2004)은 청

소년들이 부모와 심리  독립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삶의 의미를 높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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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수록(박은주 & 명자, 2011)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하 다. 특히 이경희와 윤미 (2011)은 정  부모-자녀 계  친구

계의 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부모가 청소년의 진로목 성과 확신성

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 다.

친구 계에 따라서는 진로태도성숙의 하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친구와 안정된 계를 맺을수록 진로에 한 비도가 높게 

나타났고 진로에 한 목 도 뚜렷하며 진로확신성에도 의미 있는 결과

를 보 다. 이와 더불어 조미형 등(2006)은 교사와의 친 한 계가 남⋅

녀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생이 주요 주변인(부모, 교사, 친구)과의 

계에 따라 진로태도성숙의 하 변인들이 어떻게 향을 받는지 살펴보고

자 하 다.

2.2.2. 학교 응 요인과 진로태도성숙

학생들의 학교 응은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을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학교 규칙이나 질서 등에 하게 

행동하며 교사와 친구 간의 계를 통해 정상 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신이 만족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러한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하며 흥미를 잃고 학교이탈이나 학업 도포기 상이 나타는 

것은 학교부 응이라고 한다(김용래, 2000; 민 순, 1978). 일반 으로 학

교 응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업성도취도가 높고 문제행동이 낮으며 정

인 진로태도성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지연, 2007; Lynch & 

Cicchetti, 1997). 조미형 등(2006)은 학교 응이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미치며 학교 응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정 인 상 계가 있음

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혜래(2007)와 조미형 등(2006)의 연구결과는 

친구와의 계가 학생의 학교 응에 매우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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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를 토 로 본 연구는 김용래(2000)가 개발한 학교 응의 하

요인  학교생활, 학교수업, 학교환경을 심으로 계  요인  진

로태도성숙과의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상  연구 차  

본 연구는 충청지역 역시에 소재한 3개 학교와 2개의 군소도

시 지역에 소재한 4개 학교에 재학 인 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

들을 상하 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의표본조

사를 통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를 

해 연구자가 직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 을 설명한 

후 총 550부를 배부하여 실시하 고 그  520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

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67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3.2. 측정도구

3.2.1. 진로태도성숙도

본 연구는 진로태도성숙도를 살펴보기 해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

로태도성숙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47문항으로 하 요인들이 

결정성, 목 성, 확신성, 비성,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하 요

인에 한 문항들은 5  Likert 척도로 구성(5 =매우 그 다, 4 = 체

로 그 다, 3 =보통이다, 2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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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

뢰도(Cronbach α)는 결정성 .89, 목 성 .83, 확신성 .79, 비성 .82, 독립

성 .77로 나타났다.

3.2.2. 계  요인 

계  요인이 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Nolten (1994)의 Student Social Scale을 이미라(2000)가 번안하고 수

정한 사회  지지척도를 사용하 다. 주요 변인은 부모, 교사, 친구지지로 

각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 α)는 .91; .92; .93으로 나타

났다. 하 요인에 한 문항들은 5  Likert 척도로 구성(5 =매우 그

다, 4 = 체로 그 다, 3 =보통이다, 2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다)되어 있고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2.3. 학교 응 요인

학교 응으로 김용래(2000)가 제작한 학교 응척도를 사용하 고 각 하

변인들은 학교환경, 학교수업, 학교생활 응을 주 내용으로 하여 각각 

10⋅8⋅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신뢰도(Cronbach α)는 .87; .78; .90

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에 한 문항들은 5  Likert 척도로 구성(5 =매

우 그 다, 4 = 체로 그 다, 3 =보통이다, 2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다)되어 있고 수가 높을수록 환경  요인의 향을 많이 받

음을 의미한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해 SPSS 12.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로태

도성숙과 계   학교 응 변수들 간의 상 계와 단순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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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관계

교사
관계

친구
관계

학교
생활

학교
수업

학교
환경

진로
결정성

진로
목적성

진로
확신성

진로
준비성

진로
독립성

① 1.00

② .43** 1.00

③ .39** .34** 1.00

④ .27** .38** .22** 1.00

⑤ .35** .30** .26** .49** 1.00

⑥ .35** .37** .26** .50** .59** 1.00

⑦ .19** .18** .06 .16** .18** .16** 1.00

⑧ .06 .26** .08 -.01 -.09 -.10* .25** 1.00

⑨ .19** .15** .08 .13** .16** .15** .47** .21** 1.00

⑩ .15** .12** .25** .30** .30** .28** .25** -.05 .09* 1.00

⑪ .22** .22** .27** .28** .17** .13** .27** .11** .16** .31** 1.00

평균 3.48 3.53 3.26 2.72 2.75 3.48 3.43 3.08 3.16 3.76

표준
편차

.75 .76 .76 .81 .84 .97 .87 .75 .82 .74

*p< .05, **p< .01, ***p< .001 ①부모지지 ②교사지지 ③친구지지 ④학교생활 ⑤학교수업 
⑥학교환경 ⑦진로결정성 ⑧진로목적성 ⑨진로확신성 ⑩진로준비성 ⑪진로독립성

<표 1> 계  요인⋅환경  요인과 진로태도성숙의 상 계

(n=467) 

실시하 다. 그리고 이들 요인들의 하 변인들 가운데 진로태도성숙도에 

가장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인에 해 살펴보기 해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계   학교 응 요인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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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진로태도성숙도에 향을 미치는 계   학교 응 요인

과의 상 계수와 각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는 <표 1>에 나타난 바

와 같다. 

진로 목 성에서는 교사 계(r=.26, p<.01)가 정 인 상 계로 나타

났고 진로 비성에는 학교수업(r=.30, p<.01), 학교환경(r= .28, p<.01)과 

친구 계(r=.25, p<.01)에서 높은 상 계를 보 다. 한 진로독립성은 

친구 계(r=.27, p<.01)에서 가장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고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r=.28, p<.01)과 교사  부모 계(r=.22, p<.01)

에서 유의미한 상 계를 보 다. 

4.2. 계   학교 응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

계   학교 응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해 각 변수들의 다 공선성의 

문제를 검하기 해, 공차한계(tolerance limit)를 비교한 결과 그 값이 ‘1’

을 넘지 않았고, 분산팽창계수(VIF)값이 1.35에서 2.34로  값 ‘3’미만의 

값을 가지고 있어 각 변인 간의 다 공선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4.2.1. 계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

계  요인이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  

진로결정성에는 부모 계(β=.15, p<.01)가 큰 향을 주고 있었다. 한 

교사 계는 진로결정성(β=.13, p<.01)에 그리고 목 성(β=.23, p<.001)에서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구 계가 진로 비성(β=.22, 

p<.001)과 독립성(β=.19, p<.001)에서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향을 미

치고 있으며 각각 7%와 10%의 설명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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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서 계  변인들이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부분 으로 

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친구 계가 학생의 진로 비성과 독립성에 

요한 자원임이 밝 졌다. 이는 학생이 친구와의 계를 통해 진로에 

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R² F

진
로
태
도
성
숙

결
정
성

(상수)

.05 8.33***
부모관계 .15 2.91**

교사관계 .13 2.61**

친구관계 -.05 -.90

목
적
성

부모관계 -.04 -.77

.05 7.68***교사관계 .23 4.43***

친구관계 .01 .29

확
신
성

부모관계 .15 2.87**

.04 6.77***교사관계 .09 1.76

친구관계 -.01 -.11

준
비
성

부모관계 .05 1.04

.07 10.97***교사관계 .02 .42

친구관계 .22 4.46***

독
립
성

부모관계 .10 1.93

.10 16.62***교사관계 .12 2.30*

친구관계 .19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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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계  요인이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

(n=467) 

4.2.2. 학교 응 요인이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

학교 응 요인이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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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값 R² F

진
로
태
도
성
숙

결
정
성

(상수)

.05 7.60***
학교환경 .02 .34

학교수업 .10 1.67

학교생활 .14 2.49**

목
적
성

학교환경 -.10 -1.68

.02 2.35학교수업 -.06 -1.05

학교생활 .07 1.27

확
신
성

학교환경 .08 1.315

.03 5.04**학교수업 .09 1.529

학교생활 .04 .776

준
비
성

학교환경 .10 1.73

.13 22.74***학교수업 .16 2.86**

학교생활 .17 3.33**

독
립
성

학교환경 -.05 -.92

.08 13.79***학교수업 .07 1.22

학교생활 .27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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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학교 응 요인이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 

(n=467)

는 다음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 가운데 

결정성에는 학교생활 응 (β=.14, p<.01)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비성에는 학교생활(β=.17, p<.01)과 

학교수업(β=.16, p<.01)이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약 

13%의 설명력을 보 다. 독립성에서는 학교생활(β=.27, p<.001)로 매우 

유의미한 향을 보 고 약 8%의 설명력을 보 다. 이는 학교생활  학

교수업에 응을 잘하는 학생들이 진로 비성과 독립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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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계   학교 응 요인이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

계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들에 미치는 향을 단순회귀

분석을 한 결과 진로 비성과 독립성에서 가장 유의미한 향력을 보

다. 한 학교 응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한 결과 학교생활과 수업에서 유의미한 향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계  요인이 하  요인들과 학교생활, 학교수업이 진로

비성과 독립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  학생의 진로 비성에서는 학교생활 응(β=.20, p<.001)

이 가장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친구 계(β=.19, 

p<.001)와 학교수업 응(β=.18, p<.001)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부모 계(β=-.03, p<.05)는 부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변인들은 진로 비성에 해 15%의 

설명력을 보 다. 

독립변인
진로준비성 진로독립성

β t β t

상수

부모관계 -0.03 -0.67* 0.06 1.12 

교사관계 -0.06 -1.26 0.06 1.20 

친구관계 0.19 4.03*** 0.18 3.71*** 

학교수업 0.18 3.63*** -0.01 -.22 

학교생활 0.20 3.95*** 0.20 3.85*** 

R² .15 .13 

F 16.69***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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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계  요인과 학교 응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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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변인과 학교수업  학교생활 응이 진로독립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 응(β=.20, p<.001)과 친구 계(β=.18, 

p<.001)가 학생의 진로독립성에 가장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분

석되었고 R2은 .13으로 13%의 설명력을 보 다. 학생 시기의 발달 특

성상 부모보다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이들과 계를 통해 진로에 

한 정보  지지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학교 응의 하 요인들

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5. 결론  논의 

본 연구는 기존의 진로태도성숙 련 선행연구들이 소홀한 부분인 

학생의 진로태도성숙 하 변인들에 향을 미치는 계   학교 응 

요인들 간의 계와 그 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하 다. 그리고 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는 이 시 에 이들을 한 차별화된 진로교육과 지

도가 제공되길 기 하며 그 책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의 계  요인(부모, 교사, 친구)  학교 응 요인(학교환경, 학

교수업, 학교생활)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계를 분석하 고 이들 각각의 

변인들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을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 한 계   학교 응의 요인들 에 진로태도성숙에 가장 유의미

한 향을 보이는 결과들을 토 로 다 회귀분석을 하 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있어서 학교생활, 학교수업, 학교환경 

등이 진로 비성에 련이 매우 높았다. 한 친구 계는 비성과 독립

성에서 가장 높은 계를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

구의 결과(김혜래, 2007; 조미형 외, 2006; 이경희 & 윤미 , 2011)와 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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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한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수업 

그리고 친구 계가 이들의 진로 비성과 독립성 등에 한 계를 보

이는 것은 학교에서 극  진로교육과 지도가 행해질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지연(2007)의 연구결과는 학교 

내 진로교육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향을 미침을 밝혔다. 

둘째, 계  요인  부모와 교사 계가 학생의 진로 결정성에 

향을 주는 것이 나타났고, 특히 목 성에는 교사 계가 유의미한 향을 

주었다. 확신성은 부모 계가 향을 주는 것이 밝 져 부모의 지지 인 

역할이 자녀의 진로 확신성에 높은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재

희 & 이지민, 2012)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진로 비성과 독립성이 친구

계에 매우 유의미한 향을 받는 것으로 밝 졌다. 이는 부모, 교사, 친

구와 정  계를 형성할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다는 선행연구(김혜래, 

2007; 조미형 외, 2006; 이경희, 윤미 , 2011)의 결과들과 유사하다. 

따라서 계  요인과 련하여 학생들이 부모  교사와 정  

계를 형성할수록 이들의 진로에 한 확신성과 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결

론 내릴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 비성과 독립성에서는 친구

계가 매우 높은 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되어 이들이 건 한 친구

계를 통해 진로태도를 더욱 성숙⋅발 시킬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할 것

이다. 즉 학교를 통해 진로 동아리 활동의 장(場)을 활성화시키며 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진로에 한 고민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비하고 성

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이 요청된다. 한 부모와 교사는 책임을 갖고 

지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응 요인들  학교생활과 학교수업은 학생의 진로 비

성과 독립성에 가장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 이는 조미형 

등(2006)의 학교생활 응이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학교 진로교육이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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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고 발표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충한다(이지연, 2007; 황매향, 임은

미, 2004). 이 결과는 학생들이 학교 내 생활과 수업을 통해 직⋅간

으로 진로와 련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진로태도성숙이 이루어지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수업과 생활이 학생들의 진로태

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지도를 강화하는 

구체 인 략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넷째,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구 계와 학교생활 응이 진로

비성에 가장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계

 변인과 학교생활과 학교수업 응 요인을 동시에 살펴보았을 때 학교

수업 응은 학생의 진로 비성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 결과는 학교 단계에 교과과정과 수업내용이 진로교육과 연

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단되며 모든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할 때 학교

수업이 학생들의 진로에 한 심과 흥미를 이는 경향이 있음으로 

해석된다. 이는 등 교육과정에서부터 본격 인 입시 주의 교육이 시

작되고 있는 실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한 책을 고등학교 나 학 

입시로 몰아가는 한국교육의 문제 을 미흡하게나마 변한 결과라 생각

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학교 내 진로교육 경험이 청소년들의 자기

이해와 진로탐색, 그리고 진로결정 많은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 연

구결과(강 배 & 김기헌, 2004; 이지연, 2007)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보다 체계 이며 문 으로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들을 토 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사의 지원  

친구들과 계형성을 통한 극 인 진로지도와 교육이 요구된다. 즉, 학

교 내 진로 련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도 

문교사가 책임을 갖고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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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단계에서 진로교육의 요성이 증

가하는  시 에 일반교사들에게도 진로교육을 한 역량강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즉 진로지도를 해 문 진로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

사들도 진로교육에 한 일반 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통합 인 진

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학생의 진로

태도성숙을 해 보다 실질 인 정책과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반 인 

학교생활과 수업에서 통합 인 진로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

정과 내용을 개편하고 실제 인 진로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산학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교과목과 

진로태도성숙 그리고 진로 련 동아리 활동여부가 학생의 진로태도성

숙에 미치는 향은 후속연구를 통해 밝  볼 필요가 있다. 한 진로교

사와의 진로상담  진로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

도 구체 으로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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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with five career elements(career decisiveness, goal orientation, 

confidence, preparation, and independence) related to relational(parent, teacher, 

friend) and school adjustment (school life, instruction, environment) variables. 

To accomplish this, 467 collected data was passed through correlation, and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12. 

The main finding was that friend’s support was highly correlated to and 

significantly affected career prepar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students. School 

life and instruction were also highly correlated to their career preparation. 

Parents’ and teachers’ support affected their career decisiveness. Their school 

life was an important factor to influence career decisiveness, prepar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students. Generally, friends’ support and school life of the 

student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ed th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and independence. From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middle schools need to provide more vocational education, diverse after- 

school activities, and teacher training to support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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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maturity. 

key words : Career Attitude Maturity, Relational Variable, School Adjustm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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