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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지난해 발표 된 고용동향자료에 의하면 30 취업자

는 2000년 이후 꾸 한 하락세를 보여 청년실업율(15

∼29세)이 2016년이후 2년 만에 가장높은수치로나타

냈다[1]. OECD가 발표한 국가실업률에서도 한국은 매

년 상향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올해는 2001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 다[2]. 이러한 실

은 취업 심의 고등교육에 한 수요로 이어져 문

와 사이버 학의 양 인 성장을 가져왔다.  

국내 사이버 학은 2001년 9개 학교로 출발한 이후

재 총 21개 학교로 늘어나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층

은퇴이후 성인학습자가 생산가능한인력으로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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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연구는서울소재사이버 학교에재학 인성인학습자들이지각하는진로장벽의개인배경변인별차이를분석하

여 학습자의 진로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상자는 서울 소재 한 사이버 학에 재학

인 20세이상성인학습자로온라인설문에응답한총 937명의자료를수집·분석하 다.  배경변인별분석에서여성이남성

보다, 20 가 30∼50 보다, 비직장인이직장인보다, 미혼이기혼보다진로장벽을더높게지각하고있었다. 하 역별로는

‘미래불안’, ‘흥미부족’, ‘직업정보부족’, ‘ 인 계어려움’ 역에서여학생이남학생보다유의미하게높은지각수 을보

다. 연령별분석에서 50 가다른연령 에비해높게지각한 역은 ‘ 요한타인과의갈등’이유일했다. 학년에따른차이

는확인되지않았다. 이러한연구결과는성인학습자의배경변인에따른진로장벽을극복하기 해맞춤형진로발달 로그

램과 상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differences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 valuable basis for 

guiding adult learners in their career development. Subjects included 937 adult learners at cyber universities in Seoul, 

Korea, aged 20 and abov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level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s aged 20-29 

who were unemployed and single were higher than that of males aged 30 to 59 who were employed and married. 

Female students were higher in 'anxiety of future', 'lack of interest', 'lack of job information', 'interpersonal difficulty'. 

The only component in which subjects aged 50-59 perceived higher than other age groups was 'conflict with important 

peop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y grad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erception of the career barriers 

of adult learners should be considered in customizing career development programs and career coun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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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학 학습자들 상당수가 온라인교육을 취업 비를 한

간단계로활용하므로 학습자의 취업은 당사자 뿐아니

라 노동시장과 학의 입장에서도 요한 이슈이다. 그

러므로 학은 학습자가 진로를 비하는 구직과정에서

겪는 내·외 환경에 한 폭넓은 이해와 효율 인 구직활

동 지원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학생의 진로 취

업과 련된 연구는 이러한 요구와 맞물려 연구의 폭이

확장되고 있는데, 특히 진로장벽에 한 연구는 최근

학생의 취업스트 스, 취업불안, 취업 비행동, 진로효

능감, 진로태도성숙 공만족 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3,4]. 

진로장벽이란 개인의 진로발달에 부정 인 향을 주

는 개인 이고 환경 인 사건이나 조건이다. 흔히 사용

되는 정의는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

목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 , 외 요인’들로 개인

이 지각하는 주 인 것을 의미한다[5]. 따라서 개인이

겪은과거의어려움과 장애뿐만 아니라 미래의 진로계획

이나 목표 성취를 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

인 인 어려움과 장애 한 진로장벽으로 설명된다[6]. 

이러한 진로장벽은 진로목표를 세우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스트 스와 불안, 걱정, 자신감부족 등부정

인 정서를 유발하게 된다[4].

진로장벽의 구성개념에 해서는 학자간의 견해차가

존재하지만, 직업에 한 정보부족, 자신에 한 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에 한 인식부족, 외 장

애 요인 등이 공통 으로 논의되어 왔다[3,6]. 이 외

장애 요인은 부모나 요한 타자와의 갈등, 사회 인 조

건과 개인 간불일치로 인한 것들로 진로장벽연구에 있

어 개인특성 뿐만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 혹은이 둘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할 필요성

을 보여 다. 

진로장벽에 한 기 연구들은 주로 성차에 을

두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여러 변인들

을 폭넓게 다루지는 못했다. 진로장벽의 지각에 한 국

내연구들에서는 성차가 없다는 결과들[6,7]과 여성이 진

로장벽을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5,8,9], 반 로 남성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10,11]도 나타나 일치

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진로장벽의 성차가 있다

는 연구결과들을 보면 체로 남학생은 나이나 경제

문제와 같은 외 요인에 한 지각이 높았고, 여학생은

인 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을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4,5,9,10,12].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연구에서는 진로장벽 하

역에 따른 학년 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4,6] 학년

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5,11]. 반 로 학년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각한 결

과[8,13]도 있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 다. 그밖에

부모의 교육수 , 가정 소득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6,14], 공계열이 진로장벽 지각에

향을 다는 연구[5,15,16]결과 등이 확인되었으나 일치

되는 결론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처럼 학습자의 배경변

인에 따른 진로장벽의차이가확인되고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존선행연구에서는주로여성의진로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밝히는 데 이 맞추어졌다. 

최근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장벽 차이를 다

룬 연구를 살펴보면 여학생이남학생에비해진로장벽의

하 역 자기명확성부족과 인 계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4]. 한 상 으로 높은 소득의

학습자가 느끼는 진로장벽이 더 낮았다[16]. 소득이나

성별과같은 학습자의배경변인에 따라학습자의 진로장

벽 지각에 차이가 나타난다는결론은 학이취업지원서

비스를제공할때 학습자의 인구특성학 변인을 우선순

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학습자가 실제로 진

로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게 한다는 연구 결과

는[13] 진로교육 에 어도 학습자가 어떠한 문제를

진로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을 보여

다. 이때에도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변인은 그들

이 진로장벽을 극복하기 해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

는지를 상할 수 있는 주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상인 사이버 학생들에 한 연구는 사

이버 학의 성장률에 비해 무척이나 부족한 실정이며특

히 진로장벽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 까지 이루어

진 진로장벽 연구에서학부생과 학원생의 진로장벽지

각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17], 문 생과 4년제 학생

의 진로장벽 지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연구[16,18]결

과로 미루어볼 때, 사이버 학생의 진로장벽 지각에서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상

해본다. 한 성별, 학년, 공, 가정 소득등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차이에서 연구마다 다른 결과가 확

인되었기때문에사이버 학생들을 상으로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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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사이버 학에 재학 인 성인학습자가 지

각하는 진로장벽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학습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사이버 학생들의 진로발달에부정 인 향을 미

치는 장애요인들을 확인하여 진로목표 설정과 진로선택

과정에 도움을 주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 을 충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사이버 학 학습자의 진로장벽에는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가?

둘째, 사이버 학 학습자의 진로장벽 하 역에는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가?

2. 연  방법  

2.1 연 상

서울 소재 한 사이버 에서 2017학년 1, 2학기에 개

설 된 심리학 련 공 교양 수업에 참가한 학년

학생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다. 총 8개

학부에 소속된 953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하 으며 이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명을 제외한 937명의 설문지를

분석하 다. 통계분석을 해 연구 상을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분류하 다(Table 1).

2.2 측정도

사이버 학생의 진로장벽에 한 인식을 측정하기

해 김은 (2001)이 개발한 진로탐색장애검사를 활용하

다[6]. 검사는 미래불안, 흥미부족, 신체 열등감, 나

이문제, 직업정보부족, 타인과의 갈등, 경제 어려움, 자

기명확성부족, 인 계 어려움과 같이 9개 하 요인으

로 구성되었으며 Likert식 5 척도의 45문항이다. 총

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에 해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해석하며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 검사의 신뢰도는 .95

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ub-Components and Reliability of Career 

Barriers

Sub-components Cronbach’s α

Anxiety of future .73

Lack of interest .76

Inferiority of body .80

Age issues .85

Lack of job information .78

Conflict with important people .82

Difficulty of finance .77

Lack of self-clarity .83

Interpersonal difficulty .80

2.3 료  절차

연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

과 공만족도수 을알아보기 해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인구통계학 특성에따른 진로장벽과 공만족도

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t-검증과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여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

다. 변량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 집단

간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lassification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378 40.3%

Female 559 59.7%

Grade 

Freshman 215 22.9%

Sophomore 116 12.4%

Junior 260 27.7%

Senior 320 34.2%

Part-time 26 2.8%

Age

10s 6 0.6%

20s 365 39.0%

30s 285 30.4%

40s 171 18.2%

50s 97 10.4%

60s 13 1.4%

Occupation
Yes 191 20.4%

No 746 79.6%

Marriage

Yes 371 39.6%

No 540 57.6%

Non-response 26 2.8%

Child 

Yes 316 33.7%

No 605 64.6%

Non-response 16 1.7%

Over all 9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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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 계 

진로장벽의하 역별 평균값을 비교한결과 사이버

학습자가가장 높게 지각한 진로장벽은신체 열등감

(11.06)이었고, 흥미부족(9.81), 인 계어려움(9.71), 

요한 타인과의 갈등(9.64), 미래불안(9.14), 직업정보

부족(9.12), 자기명확성부족(8.71), 나이문제(7.9), 끝으

로 경제 어려움(7.64) 순이었다. 진로장벽의 총합은 최

36 에서 최 159 으로 평균 82.7 이었다.

3.2 차 검증

3.2.1 진로 벽

피험자가지각한 진로장벽에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

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기술통계, T 검정과 변

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 다(Table 3). 먼

인구특성학 변인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진로장벽을

확인하 다. 집단 간 차이검증을 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직업유무, 결혼유무, 자녀유무

역에서 등분산이 가정됨을 확인하 다(p>.05). 

집단 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남성(80.06)보다 여성

(84.47), 직장인(80.84) 보다 비직장인(90.25)이 진로장

벽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이면서 직업이 없

는 경우의 진로장벽이 가장 높았다(91.55). 그리고 기혼

학습자보다 미혼 학습자가 진로장벽을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 으며 자녀가 있는 학습자보다없는 학습자가진

로장벽을 높게 지각하 다. 기혼자를 상으로 자녀의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해 Levene의 등분산

검증을 실시한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Welch 통

계량을 검증한 결과 유의확률 .036으로 p<.05 수 에서

유의미한평균차이가 확인되어 Games-Howell의 사후검

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20 학습자가 50 학습자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진로장벽 인식을 보 다(p<.05).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2.2 진로 벽 하 역별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라 진로장벽의 9개 하 역

에 차이가있는지를검증하 다. 그결과, 사이버 학습

자의 진로장벽 하 역에는 성별, 직업유무, 결혼여부, 

그리고 자녀유무 변인에서 모두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Table 4). 집단 간 차이검증을 해 Levene

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나이문제와

경제 어려움 역, 직업유무에서는 신체 열등감의 F

값이 p<.05를 충족하지 못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으

며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외에 결혼

유무, 자녀유무에 따른하 역에서는 등분산이 가정됨

을 확인하 다(p>.05). 

연령 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해 Levene의 등분

Table 3. Difference Analysis of Career Barrier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 SD

t-test

Levene's

test
df t P

Gender
Male 80.06 24.18

1.021 901 -2.75 .00**
Female 84.47 23.18

Occupation
Yes 80.84 23.68

.508 901 4.82 .00***
No 90.25 22.12

Marriage
Yes 79.47 22.99

1.105 878 3.27 .00***
No 84.77 23.86

Child 
Yes 78.83 21.87

3.984 886 3.39 .00***
No 84.50 24.29

Classification M SD

ANOVA

df MS
Levene's

test
F P

Age

20s 85.08* 23.70 between-

group
3 1378.44

.007 2.47 .0630s 82.03 25.84
within-

group
899 557.77

40s 80.93 21.43

total 90250s 78.83* 19.7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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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검정을 실시한 결과(df1=3, df2=898) 흥미부족, 신체

열등감, 자기명확성부족 역에서는 등분산이 가정되

어 Scheffe 검증을 실시하 다(p<.05). 등분산이 가정되

지 않은 하 역에 해 Welch 통계량의 유의확률을

검증한 결과나이문제와 경제 어려움 역을 제외한 하

역에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다고 검증되어(p<.05)

Games-Howell의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20

가 미래불안과 흥미부족, 정보부족을 가장 높게 지각하

으며 20 학습자의 평균값은 .001 유의수 에서 30

, 40 , 50 에 비해 높았다(a<b). 

미래불안과 흥미부족그리고 정보부족 역에서는 남

성보다 여성, 직장인보다 비직장인, 기혼자보다 미혼자, 

자녀가 없는 학습자가 진로장벽을 유의미하게 더 높게

지각하 다. 

Table 4. Difference Analysis of Sub-Components of Career Barriers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Anxiety of future Lack of interest Inferiority of body 

M SD t P M SD t P M SD t P

Gender
Male 8.74 3.50

-2.83 .01**
9.18 3.25

-4.87 .00***
11.20 3.47

.966 .33
Female 9.42 3.60 10.23 3.10 10.96 3.71

Occupa-t

ion

Yes 8.84 3.44
5.30 .00***

9.55 3.16
4.88 .00***

10.94 3.62
2.00 .04

No 10.40 3.83 10.84 3.10 11.54 3.54

Marriage
Yes 8.73 3.41

2.83 .01**
9.51 3.14

2.37 .02*
10.68 3.60

.2.36 .01**
No 9.42 3.66 10.01 3.19 11.27 3.61

Child 
Yes 8.57 3.26

3.51 .00***
9.35 3.04

2.98 .00**
10.77 3.63

1.638 .10
No 9.42 3.70 10.02 3.23 11.19 3.61

Classification M SD F P M SD F P M SD F P

Age

20s 9.69b 3.58

5.26 .00***

10.39b 3.23

7.19 .00***

11.05 3.56

1.62 .18
30s 8.82a 3.88 9.32a 3.26 11.33 3.81

40s 8.94a 3.13 9.43a 3.00 10.99 3.33

50s 8.40a 3.07 9.67a 2.82 10.40 3.64

Classification
Age  issues Lack of job information Conflict with important people

M SD t P M SD t P M SD t P

Gender
Male 7.87 3.24

-.178 .85
8.71 3.50

-3.08 .01**
9.34 3.92

-1.70 .08
Female 7.91 3.32 9.40 3.20 9.84 4.42

Occupa-t

ion

Yes 7.75 3.22
2.73 .01**

8.90 3.37
4.10 .00***

9.47 4.19
2.39 .01**

No 8.50 3.49 10.03 3.05 10.32 4.48

Marriage

Yes 7.67 3.12
1.77 .07

8.59 3.16
3.81 .00***

9.70 4.10
-.43 .66

No 8.07 3.39 9.45 3.40 9.58 4.37

Child 
Yes 7.67 3.09

1.47 .141
8.44 3.00

4.25 .00***
9.92 4.09

-1.41 .158
No 8.02 3.38 9.44 3.44 9.49 4.34

Classification M SD F P M SD F P M SD F P

Age

20s 8.19 3.45

- -

9.58b 3.32

4.61 .01**

8.94b 4.00

6.01 .00***
30s 7.75 3.33 9.03a 3.66 9.90b 4.77

40s 7.86 3.04 8.67a 3.00 10.19b 4.00

50s 7.29 2.86 8.46a 2.74 10.54a 3.66

Classification
Difficulty of finance Lack of self-clarity Interpersonal difficulty

M SD t P M SD t P M SD t P

Gender
Male 7.40 3.42

-1.75 .08
8.55 3.19

-1.20 .22
9.13 3.64

-3.76 .00***
Female 7.81 3.55 8.81 3.25 10.10 3.88

Occupa-t

ion

Yes 7.45 3.41
3.36 .00***

8.65 3.25
1.00 .31

9.32 3.76
6.26 .00***

No 8.43 3.76 8.92 3.15 11.28 3.36

Marriage

Yes 7.45 3.34
1.19 .23

8.25 3.11
3.45 .01**

8.90 3.45
5.15 .00***

No 7.74 3.62 9.02 3.28 10.24 3.96

Child 
Yes 7.31 3.04

1.85 .064
7.97 2.89

4.74 .00***
8.84 3.40

4.81 .00***
No 7.77 3.70 9.05 3.33 10.13 3.95

Classification M SD F P M SD F P M SD F P

Age

20s 7.84 3.54

- -

9.19c 3.30

7.94 .00***

10.28b 3.82

5.84 .01**
30s 7.47 3.82 8.76b 3.34 9.65b 4.07

40s 7.56 3.19 8.19a 2.90 9.09b 3.55

50s 7.58 2.89 7.63a 2.84 8.88a 3.1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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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열등감 역에서는 비혼자가 기혼자보다 유의

미하게 높은 수를 보 으며, 그 외에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나이문제 한 비직장인이 직

장인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이었

다. 

요한타인과의 갈등 역에서도 비직장인이 직장인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 다. 요한 타인과

의 갈등은 50 의 평균 수가 가장 높았는데 Scheffe 검

증을 실시한 결과 50 학습자가 .001 유의수 에서 20, 

30, 40 학습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a<b).

이와 반 로 인 계어려움 역에서는 50 의 평균

값이 가장 낮고 20 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는데

Games-Howell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 학습자가 .01 

유의수 에서 인 계어려움을 30, 40, 50 학습자보

다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a<b). 인 계어

려움 역에서도 남성보다 여성, 직장인보다 비직장인, 

기혼자보다 미혼자, 자녀가 없는 학습자가 진로장벽을

유의미하게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자기명확성부족 역에서는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자

녀가있는 학습자보다 없는학습자가 통계 으로유의미

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 다. 연령 에 따른 차이를 확인

한 결과, 20 가 자기명확성부족을 가장 높게 지각하

으며 50 가 가장 낮게 지각하 다. Scheffe 검증을 실

시한 결과 20 학습자의 평균값은 .001 유의수 에서

30 , 40 , 50 에 비해 높았으며 이 50 의 평균값

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a<b<c). 

끝으로 경제 어려움 역에서는 직업유무 변인에서

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비직장인

이 직장인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 다. 진로장벽의 모든

하 역에서학년에따른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 않

았다. 

4. 결론 및 논

본 연구는 서울소재 사이버 학교에 재학 인 성인

학습자들을 상으로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사이버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발달상의 어려움을 악하고 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 수

행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 하 역에서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

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미래불안, 흥미부족, 직업정보부

족, 인 계어려움 역에서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지각 수 을 보 다. 기존연구에서 여학생은 인 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요한 타인과의갈등, 직업정

보 부족을 크게 지각하고 있었는데[9,10,12] 본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한 이공계 학생들의 진

로장벽 연구[17]에서는 인 계의 어려움, 요한 타인

과의 갈등, 신체 열등감에서 여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

벽이 더 높았고 고등학생의 진로장벽 지각에 한 연구

[19]에서는 여학생이 신체 열등감을 다른 역 보다 높

게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 비서학 공 학생들은 신체

열등감과 나이문제를 가장 낮은 진로장벽으로 여기고

있었다[20]. 

이러한 차이는 공 계열과도 계가 있을 것으로

상되는데실제로배경변인 공계열은 진로장벽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문계와 문계 고등학

생들이지각한진로장벽비교연구에서 문계열을 선택

한 학생들이 경제 어려움을더 높은 장애 요인으로 지

각하고 있었다[19]. 사회복지 공생들의 진로장벽 연구

에서는 외 장애보다는 자기명확성 부족과 우유부단한

성격과 같은 내 장애를 더욱 인식하고 있었다[3]. 추후

연구에서는 공계열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가 검증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나이문제나 경제 문제와

같은 외 장애 요인에 한 지각 수 이 낮게 나타났는

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남학생은 체로 나이나 경제

문제와 같은 외 요인에 한 지각이 높았다는 결과와

달랐다[4,5]. 사이버 학생들은 일반 학생에 비해 연

령이 높으며본 연구참여자는 30 에서 50 사이가

체 참여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나이문제를

심각한 진로장벽으로 지각할 것이라고 상했으나 결과

는 상과 달랐다. 한 사이버 학생들의 연령이 일반

학생들보다 상 으로 높기 때문에 경제 자립도가

높을 것으로 상되는데 본 연구 피험자가 20%의 직장

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높은 진로장

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 인 남자 학생들과 달리

이를 큰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상된다. 

실제로 경제 어려움 역에서는 직업유무 변인에서만

비직장인이 직장인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둘째, 직업유무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가 확인되었

다. 비직장인은 신체 열등감과 자기명확성을 제외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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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하 역에서 직장인보다높은진로장벽지각을나타

냈다.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 소득수 은 진로장벽 지각

에 주요한변인이었는데, 가정소득 6000만원 이상의

공자가 진로장벽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으며 4000만

원 미만의 공자가 진로장벽을 가장 높게 지각했다

[16]. 다른 연구에서도 가정 소득은 진로장벽의 차이

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이었다[6,1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직장인과 비직장인이의 진로장벽을낮추기 한 외부 지

원이 완 히 다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다. 특히 비

직장인이 직장인보다심각하게 지각하고 있는 미래에

한 불안, 직업에 한 정보부족, 인 계 어려움 등의

문제는 취업지원 로그램과 같은 외 인 지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진로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

습자의 배경변인 직업유무는 반드시 사 에 고려되어

야할 요인이다. 특히신체 열등감은 직업이없는학습

자의 지각 수 이 가장 높았는데, 문제는 진로장벽을 많

이 느끼면 느낄수록 진로목표활동이 게 이루어지며

[13,25] 결국 취업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2,23]. 

셋째, 미혼인 학습자가 미래불안, 흥미부족, 신체 열

등감,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인 계 어려움

에서 기혼인 학습자보다 더 높은 진로장벽 지각을 나타

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있는 학습자가 나타내는 진

로장벽 지각유형과같았다. 본연구에서확인한 결혼

자녀유무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의 차이를 비교해볼만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

화 하기는 어렵지만 사이버 학생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해서는 학습자의여러 배경변인을고려해야 함을확인

하 다. 

넷째, 나이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미래불안과 흥미부족, 직업에 한 정보부족, 

인 계의 어려움 역에서 30, 40, 50 와 달리 20

가 유의미하게 높은 지각수 을 보 다. 반 로 요한

타인과의 갈등 역에서는 50 가 지각하는 수 이 20, 

30, 40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50 이상의 사이버

학생은 요한타인과의 갈등 요소를 제외한모든

역에서 진로장벽을지각하는수 이매우낮게 나타났는

데 아마도 취업에 한 욕구나 실행력이 20 나 30 에

비해 낮기 때문일 것으로 상된다. 실제로 진로장벽은

취업 비행동과 직 인 향을 주고받는다[22]. 취업

비행동을많이 할수록 진로장벽에부딪히는 경험이 많

아지기 때문이다.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취업 비

행동을 덜하고 진로에 한 심도 낮아진다[13]. 때문

에 진로를 계획하고 실천해야하는 사람이라면진로장벽

은 반드시극복해야할 문제일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20 가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여러 하 역에서 타 연

령 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사이버 학에 진학한 20

는 다른 연령 에 비해 상 으로 이직이나 구직에

한욕구가 클것으로 상할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학생의 학습동기에 한 연구에따르면[24] 자격증 취득

과 같이 취업과 가장 련성이 높은 목표지향동기에서

20 가 가장 낮은 평균 수를 나타냈으며 50 의 수

가 가장 높았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 를 포 하고 있는

사이버 학생들을 이해하기 해서는연령 변인 등을고

려한 추후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끝으로 여러 선행연구들과 달리 학년에 따른 유의미

한 지각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이

버 학습자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했다

[24]. 사이버 학은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하기 때문

에 같은 학년이라도 나이 차가 크며 다양한 배경변인을

가진 학습자가 포함되기 때문에학년 간 차이가 확인 된

다른 연구[4,5,6,8,11,13]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

로 보인다. 

학생의 심리 ·환경 진로장벽은 사회 지지와

희망을 통해 진로 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25,26].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 비행동을 진하기 해서는

교수자 상담자가 여려 형태의 지지를 제공하여 학습

자들이 겪고 있는 내 인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

인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추후 진로발

달 로그램이나진로상담을 계획할 때에는 직업에 한

구체 인 정보 제공은 기본으로 하되 학습자가 자신을

정 으로 바라보고 미래에 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

록 돕는 교육과정 설계가 요구된다. 

한 성별, 연령과 같은 배경변인이 진로장벽 지각에

확연한차이를가져온다는 연구결과에따라성인학습자

의 배경변인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안내가 필요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 로 미래불안과흥미부족, 인 계

의 어려움을 남학생보다 심각하게 지각하는 여학생에게

는 미래에 한 정 태도와 취업에 한 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심리 ·환경 지원필요하며진로상담 시

인 계기술을 향상시킬수 있는 로그램 근이 고려되

어야할 것이다. 반 로진로장벽 역 요한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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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 요소만을 높게 지각한 50 에게는 취업정보나

미래설계보다는 가까운 타인과의 갈등해결을 한 도움

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자격증이나 학 취득을 통

해 구직이나재취업을 목표로 하는사이버 학 학습자에

게는 그들이 지각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극복하기

한맞춤형진로발달 로그램과상담이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 진로장벽은 진로 비행동뿐만 아니라

주 행복감에 부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본 연구에서 20 학습자는 반 으로 높은 진로

장벽 지각을 보 는데 성인학습자의 주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해서라도 진로발달에 부정 인 장애요소

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 한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한 사이버 학 재학생들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한 진로장벽을 매개하는 련 변수들

을 고려하지 못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는 제한 을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여러 사이버 학 공 역 별로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사이버 학생들의 진로발달과 취업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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