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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인자

― 국문초록 ―

방사선과 1, 2, 3학년 학생들의 부모진로지지(정보적, 정서적, 경제적, 경험적)의 영향으로 진로자기조절 관계(계획 

및 점검, 긍정적사고, 진로피드백, 진로환경조성), 진로정체감 관계(진로결정, 우유부단, 진로미결정)을 알아보고자 설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진로지지 중에 정서적지지는 계획 및 점검(r=.25, p<.001), 진로피드백(r=.54, p<.001), 긍정적사고(r=.46, p<.001)는 

높은 상관을 보였고, 정보적지지도 진로환경조성(r=.22, p<.001), 계획 및 점검(r=.20, p<.001), 진로피드백(r=.24, p<.001), 

긍정적사고(r=.26, p<.001)도 모두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경제적지지는 진로피드백(r=.33, p<.001), 긍정적사고(r=.34, 

p<.001)은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경험적지지는 진로환경조성(r=.18, p<.001), 계획 및 점검(r=.25, p<.001), 진로피드백

(r=.37, p<.001), 긍정적사고(r=.30, p<.001) 모두 높은 상관을 보였다. 부모진로지지 중에 정서적지지는 진로결정(r=.27, 

p<.001), 경제적지지 역시 진로결정(r=.18, p<.001), 경험적지지도 진로결정(r=.23, p<.001)에서만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다. 부모진로지지에 따른 학년간의 차이는 정서적지지(F=8.52, p<.001), 경제적지지(F=8.97, p<.001), 경험적지지

(F=5.36, p<.05)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자기조절에 따른 학년간의 차이는 진로피드백(F=8.48, p<.001), 긍정적사고

(F=16.29, p<.001)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에 따른 학년간의 차이는 진로미결정(F=4.01, p<.05), 진로결정

(F=11.72, p<.001)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과업을 성장시키는 자녀나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전문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로 하며 부모님들이 자녀의 진로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살펴주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방사선과 전체 학생들은 

자신이 진로결정 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본인의 의사를 제외하면 부모님의 영향(30.1%)이 높은 결과가 나왔으며, 

또한 전공 선택 시 가장 큰 동기는 취업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가 40%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진로결정시 자신의 흥미나 적성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인 취업전망이 좋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로결정을 

하였다는 결과로 보여 지고 있다. 또한 정보, 정서, 경제, 경험들의 부모진로지지가 자신의 진로목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조절할 수 있게 영향을 주며 또한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현재 방사선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은 흥미나 적성보다는 시대에 맞춘 취업 전망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대부분의 부모도 미래에 

자녀가 안정된 직업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대로 방사선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비록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아서 대학생활이나 전공공부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부모진로지지 

만큼이나 학생들의 학습지도나 정서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심 단어 : 부모진로지지, 진로자기조절, 진로정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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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부모 진로지지

개인이 사회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사회적지지라고 한다. 사람들이 타인과

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만족될 수 있는 욕구를 지

니는데. 이 욕구는 주위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를 통

해 만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의 진

로발달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는데, 그 중 사회적 지지와 진로발달관계는 개인을 둘러싸

고 있는 지지적인 상호 관계망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 청소년기에 사회적 

지원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족, 선생님, 친구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애정, 원조, 도구적 도움, 가치감 증진 

등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보고하였다

1). 그러므로 부모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녀들의 성

격 및 사회적 적응 능력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자아발달2)과 청소년 시기의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수용과 공감, 지지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척도들로 

구성된 이상희(2009)의 부모진로지지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4).

대화적 진로지지 :

정서적 진로지지 :

경험적 진로지지 :

정보적 진로지지 :

경제적 진로지지 :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문제나 고민이 있

을 때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진로지지

부모님이 개인의 진로관련 스트레스 상황

을 잘 배려해 주고 개인의 진로의견을 존

중하고 경청하여 주는 진로지지

개인의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하여 부모님

이 자신이나 자신의 직장동료를 통한 진

로 경험을 제공하여 주는 진로지지

개인이 진로 및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

록 부모님이 제공하여 주는 여러가지 정

보 및 자료를 통한 진로지지

부모님이 진로와 관련된 여러가지 학업이

나 준비과정에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제

공하여 주는 진로지지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진로자기조절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충동과 반응을 통제할 수 있

는 능력이 자기조절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향되어지는 과정으로 순환적으로 적응하

려고 하며, 계획되어진 자기 발생적 사고, 느낌, 행동을 의

미한다5). 개인이 만족스러운 진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

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구체화하여 직업을 선택하며, 새로운 직업기회와 개인목표

를 계속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수행해야한다6). 따라서 진

로발달 과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운 

진로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여러 가지 발생되는 위험과 장애

들을 극복하고, 진로목표를 유지하도록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

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진로목표에 도

달할 때까지 목표를 유지하도록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을 진로자기조절이라고 정의하였다5).

본 연구에서는 김민정의 진로자기조절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5).

계획 및 점검 : 

긍정적진로사고 : 

진로피드백 : 

진로환경조성 : 

진로몰입의지 : 

자신과 일에 대한 탐색을 계획하고, 달성

과정을 점검함

진로에 대해 생각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서 

주변사람들로부터 조언과 격려를 구함

진로목표를 자주 상기하여, 목표를 성취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함

진로활동에 집중하고 수행하려고 노력함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은 청년기의 주요발달과업이

며, 진로정체감은 직업 영역과 관련된 자기정체감으로서,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

된 상(picture)을 갖추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진로정체감은 

Marcia의 자기정체감 이론을 직업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한 

개념으로, 진로발달이론에서는 진로정체감 형성을 진로발

달 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7).

진로발달을 진로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개

인이 자기 자신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또는 생각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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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일관된 개인의 가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입시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

계에 대한 탐색 과정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결정을 위한 

노력이나 진로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혼란과 결정위기를 경

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의 대학에서의 상담장면에서 

진로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수준을 진로결정, 우유부단, 

진로무결정 등9)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진로정체감을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방사선과 학생의 부모진로지지와 진로자

기조절,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

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도구 

설문지 구성으로 부모진로지지가 진로자기조절과 진로정

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별특성, 부모진로

지지, 진로자기조절, 진로정체감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만

들어 자기보고식 오간척도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 방법

2015년 방사선과 1, 2, 3학년 총 361명 중 설문에 응한 

322명(남: 172명(53.4%), 여: 150명(46.6%)) 부모진로지지 

20문항, 진로자기조절 25문항, 진로정체감 15문항으로 설문

지를 구성하였으며, 자신들의 진로자기조절 정도를 확인하여 

수업이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습지도 및 학생

지도 차원에 도움을 주고자 6월에 2주간 설문조사를 하였다.

Ⅲ. 연구결과

Table 1은 부모진로지지와 학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

다. 정서적지지(F=8.52, p<.001), 경제적지지(F=8.97, p< 

.001), 경험적지지(F=5.36, p<.05)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고 정보적지지는 F=2.36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2는 진로자기조절과 학년간의 차이분석 결과이다. 

진로피드백(F=8.48, p<.001), 긍정적사고(F=16.29, p<.001)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진로환경조성(F= 2.26)과 계획 

및 점검(F=1.50)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은 진로정체감에 따른 학년간의 차이분석 결과이

다. 진로미결정(F=4.01, p<.05), 진로결정(F=11.72, p<.001)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우유부단(F=0.60)은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가설 Ⅰ]은 ‘부모 진로 지지와 진로 자기 조절은 상관관

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 진로 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경제적

지지, 경험적지지 등의 4개로 설정하였으며, 진로 자기 조

절은 진로 환경 조성, 계획 및 점검, 진로피드백, 긍정적 사

구분 학년 N M SD F 사후검정

정서적지지

1학년

2학년

3학년

101

125

96

3.75

3.40

3.41

.65

.66

.82

8.52*** b=c<a

정보적지지

1학년

2학년

3학년

101

125

96

3.28

3.06

3.06

.70

1.08

.69

2.36

경제적지지

1학년

2학년

3학년

101

125

96

3.77

3.35

3.39

.79

.78

.85

8.97*** b=c<a

경험적지지

1학년

2학년

3학년

101

125

96

3.62

3.39

3.28

.73

.78

.76

5.36* 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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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1학년(a), 2학년(b), 3학년(c),

2.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Table 1 Analysis difference of grade between and parental caree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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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는 부모진로지지와 진로자기조절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것이다. 먼저 정서적지지는 진로자기조절 검사 모든 요

인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계획 및 점검(r=.25, p<.001), 

진로피드백(r=.54, p<.001), 긍정적 사고(r=.46, p<.001),

는 높은 상관을 보였고, 진로환경조성(r=.11, p<.05)은 다

소 낮은 상관을 보였다. 정보적지지도 모든 요인에서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진로환경조성(r=.22, p<.001), 계획 및 

점검(r=.20, p<.001), 진로피드백(r=.24, p<.001), 긍정적

사고(r=.26, p<.001)로 모두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경제적지지

는 진로환경조성을 제외한 3개의 요인에서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계획 및 점검(r=.13, p<.05)은 다소 낮은 상관을 보였으

며, 진로피드백(r=.33, p<.001), 긍정적사고(r=.34, p<.001)

는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경험적지지 역시 진로자기조

절 검사의 모든 요인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환경조

성(r=.18, p<.001), 계획 및 점검(r=.25, p<.001), 진로피드

백(r=.37, p<.001), 긍정적사고(r=.30, p<.001)로 모두 높

은 상관을 보였다.

분석결과 방사선과 학생들의 부모님이 자녀의 진로의견

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진로 경험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학업이나 준비과정에 필요한 물질적 도움 등의 적극적인 지

원이 자녀들에게 자신과 일에 대한 탐색을 계획하고, 달성

과정을 점검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갖게 하며, 학생들 자신이 주변사람들로부터 조언과 격려를 

구함으로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함으

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를 확립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Ⅱ]은 ‘부모 진로 지지와 진로정체감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

여 부모 진로 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경제적지지, 

구분 학년 N M SD F 사후검정

진로미결정

1학년

2학년

3학년

101

125

96

2.41

2.67

2.62

.92

.63

.57

4.01
*

a<b=c

진로결정

1학년

2학년

3학년

101

125

96

3.40

3.20

3.01

.57

.52

.59

11.72
***

b=c<a

우유부단

1학년

2학년

3학년

101

125

96

3.06

3.04

3.12

.69

.56

.5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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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1학년(a), 2학년(b), 3학년(c),

2.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Table 3 Analysis difference of grade between and career identity

구분 학년 N M SD F 사후검정

진로환경조성

1학년

2학년

3학년

101

125

96

2.68

2.74

2.54

.69

.68

.77

2.26

계획 및 점검

1학년

2학년

3학년

101

125

96

2.93

2.82

2.78

.64

.64

.65

1.50

진로피드백

1학년

2학년

3학년

101

125

96

3.65

3.29

3.42

.69

.61

.72

8.48
***

b=c<a

긍정적 사고

1학년

2학년

3학년

101

125

96

3.69

3.30

3.19

.62

.62

.74

16.29
***

b=c<a

***p<.001

주: 1. 1학년(a), 2학년(b), 3학년(c),

2.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Table 2 Analysis difference of grade between and Career sel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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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지지 등의 4개로 설정하였으며, 진로정체감은 진로

미결정, 진로결정, 우유부단 3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는 그 결과이다. 

Table 5에서 먼저 정서적지지는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미결정(r=-.17, p<.01), 진

로결정(r=.48, p<.001)은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고, 우유부

단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보적지지는 진로

미결정과 우유부단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진로결정(r=.27, p<.001)에서만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경제

적지지 역시 진로결정(r=.18, p<.001)에서만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경험적지지도 진로미결정과 우유부단에서는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진로결정(r=.23, p<.001)에서

만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미결정과 우유부단에서

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부모님이 자녀의 진로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

는 지원이 진로결정과 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정보의 지

원은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며 경제적이나 경험적 지지

는 진로결정에만 영향을 미쳤다.

방사선과 학생들의 전공 선택의 동기와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에 대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에서와 같이 방사선과 1, 2, 3학년의 전공 선택에

서 가장 큰 동기는 취업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40.0%, 적성

과 흥미가 맞을 것 같아서 23.6%, 주변의 권유 22.0%, 점수

에 맞추어 14.3%, 어릴 적부터 장래희망 0.1% 로 전공 선택

의 가장 큰 동기는 취업전망으로 나타났다.

전공 선택 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본인의사가 41.6%, 

부모의 영향이 30.1%, 담임교사 12.7%, 친구 8.4%, 형제 

7.2%,로 본인의 의사를 떠나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

은 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높게 나왔으며, 자신의 의사

(41.6%) 결정보다는 부모나 주의사람들의 영향(58.4%)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예

전공 선택에서 가장 큰 동기는?

① 적성과 흥미가 맞을 것 같아서 (23.6%) 

② 주변의 권유(22.0%)

③ 취업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40.0%) 

④ 점수에 맞춰서(14.3%)

⑤ 어릴 적부터 장래희망(0.1%)

전공 선택 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① 부모(30.1%)  ② 담임교사(12.7%)  ③ 형제(7.2%) ④ 친구(8.4%)  ⑤ 본인의사(41.6%)

Table 6 Motivation and affect in major choice

진로미결정 진로결정 우유부단

정서적지지 -.17 ** .48 *** .00

정보적지지 .03 .27 *** -.04

경제적지지 -.09 .18 ** .45

경험적지지 -.00 .23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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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reer Support and career identity

진로환경조성 계획 및 점검 진로피드백 긍정적사고

정서적지지 .11 * .25 *** .54 *** .46 ***

정보적지지 .22 *** .20 *** .24 *** .26 ***

경제적지지 .05 .13 * .33 *** .34 ***

경험적지지 .18 *** .25 *** .37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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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reer Support and Career Self-Regulation



방사선기술과학 Vol. 38, No. 3, 2015

300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38, No. 3, 2015

Ⅳ. 고  찰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졸업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함으

로, 인생이나 직업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 중에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진

로선택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자신

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기에는 매우 부족한 측면

들이 많고 일정 수준은 의지할 수밖에 없다10). 그러한 이유

로 진로결정에 있어서 타인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것

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부모는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와 친척(71%), 친

구나 선배(21.0%), 교사(3.8%)등의 순서이며, 청소년들의 진

로결정에서 부모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특히 부모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12), 김수리는 부모가 진로관련 지지를 제공

하여 유능감을 높여줌으로써 진로준비를 수행하게 하고, 진

로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능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움으

로써 청소년의 진로성숙이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13).

또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의 높은 성취가 부모의 인

생의 자랑스러운 성공 경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대

부분의 부모는 미래에 자녀가 안정된 직업, 그리고 현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높은 지위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14).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

는 변인으로, 높은 성취동기의 소유자들은 부모의 보다 높

은 기대속에서 성장하였고, 그 기대가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여 주었다는 결과들15)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부모의 비현

실적인 기대와 압박은 자녀들에게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

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후기 청소년기의 중심

적인 과업 중 하나가 독립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에 대한 의

존성이 존재하므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의존하는 대상의 

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6). Holanhan의 연구결과에도 

부모지지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부모지지 수준이 낮은 청

소년들보다 학교의 적응력이 높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고 

밝혔다1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즉, 지지적인 부모들이 자녀들

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자주 대화를 나눔으로써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주며,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긍지를 가지도록 하

여 의사소통과 책임을 갖는 조직망 속의 일원임을 믿게 하

는 정보로 청소년들의 자기존중감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

고 문제행동의 유발을 막는다18). 

진로와 자기조절은 학급차원의 학습과 학업성취에 있어

서 중요한 측면이다19). 자기조절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향

되어지는 과정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인지, 행동, 정서를 지

속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의미 한다20). Schunk는 자기조절

은 수업에 참석하고 집중하기, 기억된 정보의 조직화, 부호

화, 시연, 생산적인 학습 환경 조성,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

용하기, 개인의 능력, 학습의 중요성,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 활동의 예상된 결과, 개인의 노력에 대한 만족과 

자신감 경험하기 등이라 설명하였다21).

진로는 개인이 일생동안 수행하는 역할의 총체로 현실 속

에서 목표를 구체화하고 만들어 간다. 자신의 일과 관련된 

자기조절의 연구는 산업 및 조직분야에서 진로/경력관리라

는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Zella는 직업적응모델

을 기초로 진로자기관리의 이론적 구성개념을 확인하였다
22). 그러므로 진로자기조절은 진로목표가 달성 될 때까지 목

표를 유지하도록 하는 생각, 정서, 행동을 조절하는 의지적 

능력이다5). Chuang은 미국 대학에서 취업을 한 박사졸업생

들이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자기조절을 집단토의를 

이용해서 연구하였다23). 그 결과, 자기조절방법은 목표설정

하기, 정보구하기, 사회적 지지자 구하기, 자기평가, 이력서

와 경력을 컨설팅하고 조직화하기,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기록하고 모니터하기, 리허설하기,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기로 확인되었다. 또한 Kreber과 동료들은 자

기조절에 대해 대학 강사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동료들

에게 강의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피드

백을 요청하며, 워크숍이나 협회에 참석하면서 최신의 경향

이나 대안적인 교수법을 스스로 실험을 해 보기도 하는 적극

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그 외에 미국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내용이 진로성공과 상당

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5).

진로정체감은 청소년 진로발달, 진로성숙도, 진로의사결정 

등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26).  또한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집단은 정체감이 낮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혼동수준이 높고 직업적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7).

또한 진로정체감은 부모진로지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은경은 진로결정과 선택과정에서 부모나 가족의 영

향을 배제할 수 없는 한국문화는 부모 혹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자신에 대한 확신감, 진로결정에서 

자신감과 독립심,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28). 이광자는 부모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29). 개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므

로, 개인적 정체감과 환경적 정체감을 바로 인식할 때 어떤 

환경보다 안정적이고 만족할만한 진로를 누릴 수 있을 것인

지 예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과 환경간의 정체감이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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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목표가 안정되고 흥미와 능력도 더 발달할 수 있다.

최인화는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30), 홍혜경은 진로결정 수준이 낮을수

록 진로정체감이 확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1).

이와 같이 진로정체감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청소년의 가정

과 학교를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적응의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진로발달, 진로성숙도, 진로

의사결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26,30-32).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부모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진로정체감, 자기효능감등 부모의 영향으

로 진로성숙이 발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

학과 학생들은 진로 선택 시 취업을 전제로, 부모의 기대로 

등으로 진로를 선택하여 진로갈등을 겪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진로성숙에 도움이 되는 부모의 지지가 전적

으로 필요함을 알수 있다. 그런 반면 부모는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다 했다는 생각으로 자녀와의 

대화나 지지 등에 소홀함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방

사선학과 학생 교육에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지도와 정서적지지도 필요하지만 부모의 지지가 전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직접적인 부모와의 상호연락도 효율적인 방

법이라 생각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방사선과 1, 2, 3학년 학생들의 부모진로지지(정보적, 정

서적, 경제적, 경험적)의 영향으로 진로자기조절 관계(계획 

및 점검, 긍정적사고, 진로피드백, 진로환경조성), 진로정

체감 관계(진로결정, 우유부단, 진로미결정)을 알아보고자 

설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1. 부모진로지지 중에 정서적지지는 진로자기조절 검사 모든 

요인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계획 및 점검(r=.25, 

p<.001), 진로피드백(r=.54, p<.001), 긍정적사고(r=. 

46, p<.001),는 높은 상관을 보였고, 정보적지지도 모든 

요인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환경조성(r=.22, 

p<.001), 계획 및 점검(r=.20, p<.001), 진로피드백

(r=.24, p<.001), 긍정적사고(r=.26, p<.001)로 모두 높

은 상관을 보였다. 경제적지지는 진로환경조성을 제외한 

3개의 요인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계획 및 점검

(r=.13, p<.05)은 다소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피드백

(r=.33, p<.001), 긍정적사고(r=.34, p<.001)은 다소 높

은 상관을 보였다. 경험적지지 역시 진로자기조절 검사 

모든 요인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환경조성(r= 

.18, p<.001), 계획 및 점검(r=.25, p<.001), 진로피드백

(r=.37, p<.001), 긍정적사고(r=.30, p<.001)로 모두 높

은 상관을 보였다.

2. 부모진로지지 중에 정서적지지는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미결정(r=-.17, p<.01), 

진로결정(r=.48, p<.001)은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고, 

우유부단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보적지

지는 진로결정(r=.27, p<.001)에서만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경제적지지 역시 진로결정(r=.18, p<.001)에서만 높은 상

관을 보였다. 경험적지지도 진로결정(r=.23, p<.001)에서

만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다. 

3. 부모진로지지에 따른 학년간의 차이는 정서적지지(F= 

8.52, p<.001), 경제적지지(F=8.97, p<.001), 경험적지

지(F=5.36, p<.05)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정보적지

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진로자기조절에 따른 학년간의 차이는 진로피드백(F= 

8.48, p<.001), 긍정적사고(F=16.29, p<.001)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진로환경조성, 계획 및 점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진로정체감에 따른 학년간의 차이는 진로미결정(F=4.01, 

p<.05), 진로결정(F=11.72, p<.001)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우유부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과업을 성장시키는 자녀나 청소년들

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전문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로 하며 부모님들이 

자녀의 진로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지원

하고 도울 수 있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살펴주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방사선과 전체 

학생들은 자신이 진로결정 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본인

의 의사를 제외하면 부모님의 영향(30.1%)이 높은 결과가 

나왔으며, 또한 전공 선택 시 가장 큰 동기는 취업전망이 좋

을 것 같아서가 40%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들

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진로결정시 자신의 흥미나 적성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인 취업전망이 좋은 부분에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진로결정을 하였다는 결과가 보여 지고 있다. 또

한 정보, 정서, 경제, 경험들의 부모진로지지가 자신의 진로

목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조절할 수 있게 영향

을 주며 또한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

으나, 현재 방사선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은 흥미나 적성보다

는 시대에 맞춘 취업 전망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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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모도 미래에 자녀가 안정된 직업을 얻었으면 하는 바

람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대로 방사선과에 입학한 학생들

이 비록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아서 대학생활이나 전공공부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잘 적응 할 수 있도

록 부모진로지지 만큼이나 학생들의 학습지도나 정서지지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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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reer Support, Career Self-Regulation, 

and Career Identity
- with Student Dep. of Radiologic Technology -

In-Sook Kim･In-Ja Lee
1)

Industry Employment Part Myongji College

The Graduate School of Vocational, Kyonggi University

1)
Dep. of Radiologic Technology Dongnam Health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of career self-regulation (plan and check-up, positive think-

ing, career feedback, environment formation for career) and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indecisiveness, ca-

reer indecision) caused by parental career support (informative, emotional, financial, and empirical) among 

freshmen, sophomores, and juniors in the radiotechnology department. For assessment, a survey was con-

ducted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existed correlation as follows.

Regarding parental career support, emotional support is plan and check-up (r=.25, p<.001), Career feed-

back (r=.54, p<.001), and positive thinking (r=.46, p<.001) showed high positive correlation while informative 

support showed correlation in all factors showing high correlation with environment formation for career 

(r=.22, p<.001), plan and check-up (r=.20, p<.001), career feedback (r=.24, p<.001), and positive thinking 

(r=.26, p<.001). Financial support career feedback (r=.33, p<.001) and positive thinking (r=.34, p<.001) 

showed somewhat higher correlation. All factors of environment formation for career (r=.18, p<.001), plan 

and check-up (r=.25, p<.001), career feedback (r=.37, p<.001), and positive thinking (r=.30, p<.001) showed 

high correlation. Informative support showed high correlation only with career decision (r=.27, p<.001) and 

financial support also showed high correlation only with career decision (r=.18, p<.001). Also, empirical sup-

port was somewhat highly correlated only with career decision (r=.23, p<.001). Regarding school-year differ-

ence depending on parental career suppor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motional support 

(F=8.52, p<.001), financial support (F=8.97, p<.001), and empirical support (F=5.36, p<.05) while informative 

support was dismissed. Regarding school-year difference depending on career self-regulation, there was sig-

nificant difference between career feedback (F=8.48, p<.001) and positive thinking (F=16.29, p<.001) while 

environment formation for career and plan and check-up were dismissed. Regarding school-year difference de-

pending on career identit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areer indecision (F=4.01, p<.05) and ca-

reer decision (F=11.72, p<.001) while indecisiveness was dismis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parents’ active support to their child like respecting and listening to their 

opinion on career, provision of career related experience or information, and provision of necessary financial 

aid for their study or academic preparation made the students plan and exploring their career, examine ac-

complishment progress, have positive idea to realize their objectives. In addition, the students were able to 

establish the objective of their career by forming the environment that helped them realize their objectives by 

seeking advices and encouragement from surroundings. Meanwhile, the parents’ attitude to respect and listen 

to their child’s career related opinion affected their career decision and indecision. Although informative sup-

port helped the students’ career decision, financial and empirical support caused effect only to career decision.

Key Words : Parental career support, Career self-regulation, Career ident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