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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변화와 함께

COVID 19와 경제적 불황의 장기화 등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다양한 직업

이생성되고소멸되어 가는 진로환경에대한 변화는 미래

의 진로를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스펙 쌓기에 대한 압박

감, 학업, 대인관계, 등록금, 취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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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Grit Improvement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Grit 
and Career Anxiety of College Students

김정은*, 조여진**, 정정임***

Jung Eun Kim*, Yeo Jin Cho**, Jung Im Jung***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그릿과 진로불안의 변화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생 24명이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21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주 1회씩 총 8회기 실시되었다. 연구도구는 그릿과 진로불안척도로 구성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맨 휘트니 유(Mann-Whitney U)검정을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였고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으로 프로그램 전후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실험집단

의 대상이 통제집단에 비해 그릿이 높아졌으며 진로불안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그릿, 진로불안, 진로집단상담,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changes in Grit and career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by conducting a Grit improvement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4 
four-year college students, and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conducted once a week from September, 28, 
2021 to November 16, 2021, for a total of 8 sessions. Research tools consisted of Grit and career anxiet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The Mann-Whitney U test was performed to secure the 
homogeneity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nd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was us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s of the 
experimental group had higher grit and lowered career anxiety than the control group.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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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더불어[1,2,3], 불확실한 진로환경은 대학생들에게

정서불안을 경험하게 한다[4,5,6].

진로는 한 개인에게 전생애의 중요한 선택과정이고

대학생은 Super의 진로발달이론에서 탐색기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 활동을 결정하고 유

지하는 중요한 시기이다[7]. 자신의 진로목표를 구체적

으로 설정하여 이에 맞는 진로준비를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일부 학생들은 진로 설정에 대해 막연함을 느끼

고, 이는 취업에 대한 불안을 높이고, 자신감을 저하시

킨다[8]. 대학생들은 진로불안이 높을 경우 진로결정문

제를 야기하며[9], 진로미결정[10,11], 진로수행능력 저

하[12] 등 진로부적응을 겪게 된다.

또한 COVID 19가 장기화되고 경제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으

며 최근 들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는 등 진로

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취업환경을 고

려해보면 대학생들은 미래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

정 중 역경을 이겨내기 위한 내적 동기화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13,14,15].

그릿(Grit)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기꺼이 위험을 감

수하는 투지와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성

취를 위해 나아가는 열정과 인내이다[16]. 실제로 다양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개인 특성

을 살펴보면, 장기목표를 향해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를 그릿이라 하며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어려

움과 역경이 생기더라도 지속적으로 목표에 관심을 유

지한다. 또한 보상 및 피드백에 개의치 않고 좌절상황

에서도 스스로를 통제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특성을 가

진다[17]. 또한 대학생은 관심있는 목표를 향해서 열정

적으로 노력하는 그릿을 통해 개인의 진로에 대한 관심

과 자기조절 및 통제, 높은 성취에 도달할 수 있다[18].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가 그릿을 매개로 진

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양은영·이계희[19]

와 대학생의 그릿과 낙관성 진로적응성을 연구한 정은

이[20], 대학생의 그릿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증가한다는 장유리·허진영[13],

대학생의그릿향상그룹코칭프로그램이진로준비행동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오경화·탁진국

[21] 등을 통해 그릿과 진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은 대학생의 교류를 통해 개인의

정서, 행동, 인지 등을 통찰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

립하여 더욱 향상된 수준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

이며 대인관계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킨다[22]. 또한 진

로 집단상담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대학생들 간

의 공통적 필수 요인인 직업정보 확보, 직업계획에 대

한 능률적인 검토, 직업 가치관의 중요성 등 전반적 오

리엔테이션의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통해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불안을 낮추고 그

릿을 높일 수 있는 그릿향상 진로집단상담 교육과 프로

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

생의 그릿과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12명, 통제집단 12명으로 무선 배정

진행했으며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21년 9월 28일

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주 1회씩 총 8회기 실시되

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삼원그

릿척도의 하위요인인 노력지속 5문항, 흥미유지 5문항,

조화열정 5문항, 진로불안척도의 하위요인인 과정에 대

한 불안 4문항,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6문항, 책임에 대

한 불안 11문항, 일반적 특성은 6문항,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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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원그릿척도

한국청소년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한 3요인 모형척도

로 정은이[23]가 개발 및 타당화한 삼원그릿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노력지속 5문항, 흥미유지 5문항,

조화열정 5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

뢰도는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66이었다.

2) 진로불안

진로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카와 동료들[24]의 대

학생 정서⸳성격적 진로문제 척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진
로불안’ 문항을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경희[25]

의 연구로 진로 과정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불

안, 책임에 대한 불안의 3개 하위요인인 총 21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5이었

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77이었다.

3. 연구과정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교 재학 중

인 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12명과 통제집단

12명으로 실험집단의 개입 후 통제집단에게도 개입을

실시하였다. 총 8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대학생 대상

으로 개발되어 효과가 검증된 그릿 관련 프로그램을 참

고하였다[21,26,27]. 각 회기별 프로그램 구성 요인에 따

른 자세한 활동내용은 표1과 같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로불

안과 그릿에 대한 내적신뢰도를 알아보고자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진로불안과 그릿의 동질성을 측정하기

위해 비모수통계분석인 Mann-Whitney U Test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그릿향상 진로 집단

상담프로그램에 관한 실험집단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그릿과 진로불안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맨 휘트니 유 검사(Mann-Whitney U Test)를 실

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불안과 그릿의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

었다.

단계 단계목표 회기 활동내용

초
기

·친밀감형성
·동기부여

1

⋅프로그램 소개하기
⋅사전검사 실시
⋅집단원들의 친밀감형성
- 내 이름으로 삼행시
- 자기 소개하기
- 집단명 정하기

중
기

·조화열정
·긍정적
자기상
(나에 대한
믿음 형성)
·긍정적 정서
·진로탐색

2

⋅자기탐색과 자기 이해
- 나의 뇌구조 활동
- 자문자답
⋅직업의 미래
- 4차산업혁명과 미래직업시장

3

⋅긍정적 태도
- 감사일기 쓰기(대상: 나, 타인)
⋅내 강점 찾기
- 원석,보물 탐색
⋅내게 맞는 직업 찾기
-관심 직업 알아보기

표 1.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
Table 1. Grit Improvement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흥미유지
·자기동기
·긍정사고
확장
·가치관

4

⋅내안의 나
- 자존감과 열등감
⋅나의 직업가치관
- 직업의 목적가치 찾기

5

⋅근자감 콘서트
-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기

⋅미래의그림
-10년동안 이루고 싶은 Dream
List

·노력지속
·목표를 향해
도전
·미래를 위한
준비

6

⋅성공과 실패
- 성공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 나눔
- 집단원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기

⋅비전만들기
- 10년 후 내모습 그리기

7

⋅다시 도전하기
- 도전하는 자세 기르기
-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성취감
⋅역량계발
- 미래의 내 명함 만들기

종
결

·긍정적미래상
형성
·마무리하기

8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갖기
⋅변화된 자신의 그릿 인식하기
⋅칭찬샤워
⋅사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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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U Z p
Persistence of
effort

E.G 3.31 .73
42.500 -1.716 .086C.G 3.81 .82

Maintain
interest

E.G 3.85 .73
36.500 -2.102 .036C.G 4.18 .88

Harmonious
passion

E.G 3.03 .91
50.000 -1.301 .193C.G 3.45 .69

Grit E.G 3.40 .681 38.500 -1.943 .052C.G 3.81 .68
Process
anxiety

E.G 3.29 .38
44.000 -1.711 .087C.G 2.89 .63

Uncertainty
anxiety

E.G 3.20 .82
54.000 -1.050 .293C.G 2.87 1.03

Responsibility
anxiety

E.G 2.98 .64
53.000 -1.100 .271C.G 2.72 1.18

Career anxiety E.G 3.11 .67 54.000 -1.047 .295C.G 2.86 .99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Table 2. Verification of the homogene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N=24)

2.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변화

실험집단이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 진로불안과 그릿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검사(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실험집단의 그릿(Z=-3.506, p=0.00)

과 하위요인인 노력지속(Z=-2.708, p=0.07), 흥미유지

(Z=-2.770, p=0.06), 조화열정(Z=-3.313, p=0.01)은 모두

통제집단의 그릿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진로불안(Z=-3.506, p=0.00)과 하위요인인 과정불안

(Z=-2.826, p=0.03), 불확실성불안(Z=-2.974, p=0.03), 책

임불안(Z=-2.937, p=0.03)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전체 점수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M SD W Z P
Persistence
of effort

Pre 3.31 .73
103.500 -2.708 .007Post 3.81 .82

Maintain
interest

Pre 3.85 .73
102.500 -2.770 .006Post 4.18 .88

Harmonious
passion

Pre 3.03 .91
93.000 -3.313 .001Post 3.45 .69

Grit
Pre 3.40 .68

89.500 -3.506 .000Post 3.81 .68
Process
anxiety

Pre 3.29 .38
102.500 -2.826 .003Post 2.89 .63

Uncertainty
anxiety

Pre 3.20 .82
99.000 -2.974 .003Post 2.87 1.03

Responsibilit
y anxiety

Pre 2.98 .64
99.500 -2.937 .003Post 2.72 1.18

Career
anxiety

Pre 3.11 .67
97.000 -3.084 .002Post 2.86 .99

표 3.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차이 검증
Table 3. Pre-Post Difference ver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
(N=24)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불안의 변화를 확인하고 대

학생의 진로불안을 낮추고 그릿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의 그릿과 하위요인인 노력지속, 흥미

유지, 조화열정은 프로그램 전후 개입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그릿향상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음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내면화를

통해 형성된 조화열정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꾸준히 지속되는 일관성이 핵심인 흥미유

지는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의미하며 흥미는 인

간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과 관련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동기와 성취에도 영향을 준

다[28]. 노력지속의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어려운 과

제를 선호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29], 성

공을 위해서는 실패에도 재도전하여 성취 가능성이 높

다. 그릿과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그릿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21,26,27,30]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진로불안과 하위요인인 과정불안, 불확실성불

안, 책임불안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그릿

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급격한 사회변화

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과 더불어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

은 막연한 공포까지도 불러 일으키는 진로불안은 진로

준비행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31]. 어느

정도의 불안은 학업활동과 진로준비활동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막연하고 과도한 불안은 진로준

비활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32].

그러므로 비슷한 시기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는 대

학생들의 건강한 진로준비를 위해서는 그릿을 향상시

키고 진로불안을 낮춰 긍정적인 자아상과 미래상을 확

보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지역사회의 진로 상담 프로그

램의 체계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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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

생의 그릿과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그

릿을 향상시켰고, 진로불안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나

타냈다.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한다면 첫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사전 사후 검사로 그쳤으므로 장기적인 목

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후 검사를 통해 그릿과 진로불안

에 대한 지속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부 대학의 대학생만을 연

구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하

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만의 한정된 대상이

아닌 다양한 연구 대상과 학년별, 학교별 집중 진로상

담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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