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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0년대 중반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적도 다양해지
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중국 등 특정 국가 학생들에게 편중되거
나 대학적응에 대한 주제가 대부분이며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유학생의 학업
중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 사회적 지지가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울산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 학업지속의도 척도를 포함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한국
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로 제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00건
의 자료를 SPSS 21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 학업지속의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진로기대와 심리적 독립을 제외하고 서로 상호간
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각 변인들의 하인요인들 간에도 대부분의 영역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는 부모의 진로기대에서만 
남녀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국적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 검증(F검증)에
서는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친구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 학업지속의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 변인들에 대해 국적별로 차이가 존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
과에서는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교사로부터의 사회
적 지지, 학업지속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인구배경학적 변인인 경제상황, 한국어능력, 체류기간과 부
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 학업지속의도 간의 상관관계
에서는 한국어능력은 심리적 독립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경제상황과 학업지속의도
는 정적상관을 보여 유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을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체류기간과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넷째, 인구배경학적 변인과 주요 변인인 부모의 진로기대, 개인·사회변인들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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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배경학적 변인인 성별, 경제상황, 
한국어능력, 체류기간을 통제 변수로, 부모의 진로기대 하위변인과 심리적 독립, 진
로성숙도, 사회적 지지를 독립 변수로, 학업지속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로 나누어 관련 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종속변인에 대
한 설명력이 점차 증가한 것을 확인 하였고, 다중공선성이 보이지 않아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리적 독립과 친구 및 교사의 지지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고, 친구 
및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진
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 등 여러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학
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유학생들
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멘토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등 대학 차원의 유학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부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 학업중단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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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국 정부는 2004년 ‘Study Korea Project(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에는 
‘Study Korea 2020 Project’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인원 목표를 2023년까지 20만 
명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적 목표 설정과 대학의 노력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인구는 2003년 12,314명에서 2010년 83,842명으로, 2018년에는 
142,205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교육부, 2018).
  유학생들의 국내유입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동반한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의의를 가진
다.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본국이나 혹은 제3의 국가에서 활동하게 될 경
우 이들은 유학국가인 한국의 우호적인 존재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졸업 후 한국에 체류할 경우, 우수인재로서 한국에 두뇌유입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강동관, 이해춘, 이규용, 2011).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본 교육 인프라를 
이용한 교육수지 개선, 학교 재정수입의 증가 및 소비자로서의 소비촉진 등에서 장
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력인구의 감소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 난을 해결하는 활로가 될 수도 있다(이채식, 2012). 마지막
으로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캠퍼스 국제화 및 외국어 강의증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대학국제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해외고급인재 유
치를 통해 국가 간 상호작용을 뒷받침하는 등 세계화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유학생 유치를 하지만 유학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은 많이 부족한 편이며, 실제로 유학생들은 입학 후 소홀한 관리로 인하
여 유학생활을 하기 전의 기대치와 실제 만족도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10년 국내 중국인 유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40%가 ‘유학생활 도중 반한 감정을 갖게 됐다”고 답했고, 경기개발연구원
이 2012년 도내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66.1%가 유학 전 
기대치보다 만족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답했다(중앙일보, 2013). 또한 대학별 외국
인 유학생 학업중단율을 확인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 학업중단율이 가장 낮은 대학
은 0%이고 가장 높은 대학은 50%로 대학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대학의 특성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대
학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학업지속 분위기 조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학업중
단율을 변화시킬 여지가 있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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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중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중단
은 대학의 재원상실, 인재 양성 감소 등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련 사회적
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학
생 중 7.9%가량이 학업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뒤 불법 체류자가 되었으며(법무부, 
2014), 이들의 불법체류는 대부분 불법취업과 연계되며 한국 노동시장의 왜곡, 잠
재적인 범죄 및 공공서비스 부담 증가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이규용, 이태정, 
2007).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중단 후 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귀국하더라도 한국 유
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으로 한국 유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학
생들은 한국과 모국의 중개인 역할을 하며 미래 한국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 
자본 등을 이동시킬 주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한국사회와 대학에서의 경험과 
인식은 차후 새로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으로의 유학 선택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남부현, 김옥남, 남기석, 2014).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대학 적응 
등에 집중되어 있고, 국가별로는 중국인 유학생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외국인 유
학생 적응과 관련해서는 대학생활 적응(권양이, 2008; 김선남, 2007; 홍효정 외, 
2013), 문화적 적응(김현진, 김영주, 2015), 학업적응(김지언, 어성연, 2015),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관계(주동범, 김향화, 2013)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
다. 최근에 들어서는 다양한 국적과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지방 소재 대학
의 유학생 중도탈락에 대한 기관 요인 분석(김나영, 이경옥, 2016; 김지언, 어성연, 
2015; 김지훈, 2013; 이민경, 2012; 최은희, 조영아, 2014) 등에 대한 연구가 주목
받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중단이나 졸업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에 참고하기 위해, 국내 대학생의 학업중
단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개인수준 변인과 기관수준 변인의 영향을 본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수준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성별, 학년, 주거환경과 
같은 개인의 인구배경학적 특성; 부모학력, 부모소득, 가족의 지원 등 가족배경; 목
표몰입, 기관몰입 등 심리적 특성; 교수와의 상호작용, 동료관계, 대학만족도, 전공
만족도, 대학성적과 같은 대학경험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이다(강승호, 2010; 김경
희, 2011; 김성식, 2008; 김수연, 2006; 김용남, 2008; 김재현, 2011; 노혜란, 최미
나, 2008; 연보라, 장희원, 2015; 윤희숙, 2010; 이석열, 2008; 이필남, 2012; 주휘
정, 차성현, 2011; 최길순, 2010; 최보금, 2010).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
관수준의 변인은 설립유형, 대학규모, 입학난이도, 학생지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특
성과 관련된 것들이다(김성식, 2008; 김용남, 2009; 이병식, 2003). 이들 중 대부
분의 연구는 개인 차원의 요인을 주로 살펴본 연구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국
인 유학생의 중도탈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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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인구배경학적 변인, 가족 변인, 심리적 변인, 사회적 변인을 포함하는 개인차
원 수준의 요인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학업중
단의도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볼 때 변인의 위계적 속성을 배제하고, 
대부분 개인 수준에서의 단편적인 관계를 구명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의 위계적 자료 구조의 속성을 보
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변인을 탐색하고
자 한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관련 변인들을 함께 검토한 연
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에서의 학업중단을 연구한 
Tinto(1993)의 모형을 기반으로 인구배경학적 변인(성별, 국적 등), 부모 변인(부
모의 진로기대), 개인‧사회 변인(심리적 독립, 진로성숙, 사회적지지)들이 학업 중단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보고 나아가 유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한국 
유학시장에 긍정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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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배경학적 변인에 따른 연구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구배경학적 변인, 부모의 진로기대, 개인‧
사회 변인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인구배경학적 변인(성별, 국적, 교육과정, 경제상황, 한국어 능력, 체류기간)에 
따라 연구 변인(부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 학업지속
의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인구배경학적 변인(성별, 경제상황, 한국어 능력, 체류기간), 부모의 진로기대, 
개인‧사회 변인(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및 사회적지지)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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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고등교육과정에서의 학업중단율을 알아보기 위한 Tinto의 수정된 학생통합모형
(Tinto, 1993)을 기반으로 하여 [그림 2]와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Tinto의 수정된 학생통합모형(Tinto,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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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인구배경학적 변인, 부모의 진로기대, 개인·사회변인(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으로, 종속변인은 학업지속의도로 구성하였다. 

 [그림 2]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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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업중단의도

  1) 학업중단
  여러 학자들이 학업중단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은 학
생이 특정 기간에 수학(修學)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업지
속과 반대의 개념으로서 대학 재학 중 학생이 개인적 이유 또는 대학기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로 정의될 수 있다(정태화, 2002). 
  같은 맥락에서 이병식(2003)은 학업중단을 학생 동태 유형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동안 대학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퇴학, 휴학 및 전출로 구분하였다. 퇴
학은 자의 또는 타의로 재학 중이던 교육기관을 떠나는 것이고, 휴학은 학업을 잠
시 중단했으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니던 학교에 다시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하
는 것을 의미하고, 전출은 재학 중이던 학교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행정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그
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어떤 학생이 다니던 대학을 그만 둔 경우, 추가 조사 없이
는 퇴학인지 전출인지 구분하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들은 학업중단 학생을 재학 학교에 대한 소속을 중단한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김
수연, 2006; 백은주, 남민우, 이해듬, 2015; 최보금, 2010).

  2) 학업중단의도
  ‘의도’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 또는 생각으로 개인의 예기된 혹
은 미래의 행동을 뜻하는 지표로 간주된다.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는 인간이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 먼저 그 행동에 대한 의도를 가진 
후 실제로 그 행동을 수행하게 되므로 행동에 대한 의도가 파악되면 실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Ajzen, 2002). 행동에 대한 결정요인은 행동을 수행하
려는 개인의 의도인데 강한 의도를 가진 개인은 목표를 성취하려는 노력과  행동을 
수행하려는 동기화가 더 잘 된다는 것이다.
  학업중단의도는 대학 재학 중에 학생이 개인 사유 또는 해당 기관의 이유로 학업
을 중단하려는 개인의 의지 또는 생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측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McNeely(1937)나 Iffert(1957), Summerskill(1962) 등에 의해 학업중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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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정교한 이론이 정립된 시기는 1970
년대 이후이다(Berger et al. 2005). 초기 교육사회학에서는 학업중단 보다는 개인
이 획득하게 되는 학업성취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당시 정치‧사회
적 상황과 관련성이 있는데, 냉전 상황에서 다른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 높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시스템 개선에 대한 투자
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의 확대와 분화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기술적 
기능주의(technological functionalism)가 제공하였고(Lauder et al. 2011), 교육성
취모형(status attainment theory)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고등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업중단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Tinto(1975; 1987; 
1993)의 학생통합모형(student integration model)과 빈(Bean 1980;1983)의 학생
탈락모형(student attrition model)은 학생이 학교의 사회적 환경과 교육 환경에 얼
마나 성공적으로 잘 적응하고 몰입하고 있는지가 학업중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는 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두 모형을 ‘학생-기관 적합성 접
근(student-institution fit approach)’이라 통칭한다(St. John et al. 2000). 특히 
Tinto(1975; 1987; 1993)의 모형은 고등교육에서의 학업중단 원인에 대한 체계적
인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후대 연구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학생통
합모형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학업중단과 관련된 이론적 접근들을 비판적으로 검
토하고 개인 수준에서 학업중단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들은 학업중단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Durkheim(1953)에게 많은 부
분 의존하고 있다. Durkheim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을 4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낮은 사회통합수준으로 인한 자살을 이기적 자살(egotistical suicide)로 
구분한 것에 비추어, Tinto는 학생들의 학업중단 현상을 학생들이 환경에 통합되지 
못한 결과로 보았다. 이들의 초기 연구는 가족 배경이나 이전 학교 교육 등 대학 
입학 이전의 특성, 교육 포부나 기관 목표와 같은 목표몰입, 교수나 동료집단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기관 경험, 그리고 학문적 통합 및 사회적 통합이라는 통합 개념
에 이르기까지 후속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개념을 정립하였다.
  Tinto(1975)는 학생통합모형의 초기 모형에서 학생이 대학에 들어오기 전 갖고 
있던 가족 배경, 개인적 특성, 대학 전의 학교 교육 경험 등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
들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교 졸업의 목표에 대한 초기 몰입(initial commitments)이 
학업중단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대학이라는 조직과 대
학 졸업이라는 목표에 대한 초기의 몰입은 대학의 학문체계와 사회체계에 대한 개
인의 통합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학문적 통합(academic 
integration)은 구조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조적 통합
(structural integration)은 학교의 명확한 기준을 수반하는 반면, 규범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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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tive integration)은 개인의 정체성이 대학의 가치 및 규범과 관계됨을 의미
한다.
  한편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은 학생 개인과 대학이라는 사회체계 간에 
합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통합은 대학 전체의 수준뿐만 아니라 대학
의 하위 문화적 수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Tinto 1975). 즉, 사회적 통합은 대학
이라는 사회 공동체의 태도, 가치 및 규범과 학생 스스로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학문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은 대학과 졸업에 대한 
이후의 몰입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초기의 몰입수준 또한 이후의 몰입에도 
영향을 준다.
  자신의 초기 모형을 확장 또는 변형시킨 후속 연구들을 면밀히 살펴본 
Tinto(1987)는 이후 수정된 학생통합모형을 제안하며, 학문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
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배경 변인으로 환경 변수들과 함께 의
향이라는 심리학적 변수가 추가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Metzner(1987)의 연구를 
통해 학업중단에 있어 심리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
영한 결과라 하겠다.
 이후 Tinto는 학생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연구보다는 기관(학교) 특히 교실 중심
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수정된 학생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Tinto 
1993). 이 모형의 특징은 가족, 집, 공동체, 국가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이르기까
지 학교 밖의 외적 영향력과 공동체들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포함시켰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후속 단계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수정된 학생통합모형에서도 직시한 바 
있으나, 재수정된 학생통합모형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더 확장한 것이다.

2.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중단의도와 인구배경학적 변인

  유학생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거나, 학문 기
술을 연구할 목적을 가지고 외국에 체류하는 학생으로 정의 된다(주진동, 2009). 
일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란 해당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학위과정이나 구
체적인 학업목표를 달성하고 학업을 마치면 귀국할 것임이 전제되어 있는 집단을 
지칭한다(Ward & Kennedy, 1994).
  Tinto(1993)의 모형에 따르면 인구배경학적인 변인은 유학생의 중도탈락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데, 주요 인구배경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국적, 나이, 부모의 경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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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한국에서의 교육과정, 체류기간, 한국어능력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성별(gender)에 있어서 Ross와 Powell(1990)은 캐나다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이 교육과정을 완수하였다고 밝혔다. 
Astin(1972), Cope(1971), Rekkedal(1972) 등의 연구에서도 성별이 학습자의 중
도탈락과 학습지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대학 재학생 
중 학업을 지속하여 대학을 졸업한 집단과 대학생활 중도에 휴학 및 중퇴를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학업지속과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학
생 보다는 남학생이 중도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연, 2006). 중국 유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학업중단의도 수준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김해경, 2016).
  다음으로 Woodley와 Parlett(1983), Voorheess(1987) 등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
의 나이는 중도탈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학
습 프로그램에 있어 더 높은 완수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정혜정, 2000). 
김수연(2006)의 국내 대학생의 중도탈락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은 대학생 보다는 
낮은 대학생이 중도탈락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 생활에서 현지어 구사 능력은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데 결정
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도구이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며, 우리가 언어를 문화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문
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로 이해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홍기선, 1985). 따라서 유학생이 타국에서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자를 읽거나 구두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중국유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연, 2005), 중국인 유학생의 성별, 연수기간 등 일반
적인 변인을 포함하여 한국어능력 변인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였
다(민현정, 2013). 
  체류기간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연구에서는 체류기
간이 1년 미만일수록, 교육 과정이 박사일수록 학습 참여 수준이 높아 대학생활 적
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u Lei, 2016).
  유학생들의 국적별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서구권 국가에서 온 유학생이 진로
정체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중국이 높았다(이태현, 김민지, 2016). 중
국과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베
트남 학생이 중국 학생에 비해 전체적인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선, 
김은수, 2018).
  마지막으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학생의 능력은 중도탈락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적인 능력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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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재정에 대한 학생의 인식 등이 포함된다(정혜정, 2000). 중국 유학생의 연구
에서도 학업을 저해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물가나 생활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적 요인이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허혜영, 2014).

3. 부모의 진로기대

  기대(期待, expectation)란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
는 것으로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에 비추어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 일 등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기다림, 또는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마음 및 행동의 준비상태라고 정
의한다(이승희, 2006). 선행연구에서 기대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기
대를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예기(anticipation), 즉 예언으로 언급하였고
(Entwisle & Hayduk, 1978), Deosaran(1978)은 기대의 개념을 열망과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열망은 하고자 하는 것이나 성취해야 하는 목표이며, 기대는 행동이
나 목표에 대한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기대를 일방적인 것이 아
니라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된다고 하였으며(이순주, 2001), Handlon과 
Fredericson(1998) 역시 기대가 산출되는 심리적 과정을 유전적 체계와 사회문화
적 체계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즉, 기대란 인간이 속한 환경 및 체제와 깊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기대나 양육행동도 이러한 사회의 문화적 차이
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모의 기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선행연구들은 크게 긍정적인 영향
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녀의 포부 수준에 맞는 부모의 적절한 
기대가 주어지면 자녀는 지적 탐구 행동의 동기를 유발․유지하고(정원식, 1975), 자
녀의 수행적 사고 및 인지적 능력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Maccoby, 1980). 
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치게 높은 기대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오명
희, 장윤옥(2007)은 자녀의 능력이나 개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모의 지나친 기대는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높은 
야망을 갖게 하여 부모의 기대만큼 성취할 수 없을 경우 자녀는 강한 실망감을 경
험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기대를 자녀의 학업성취와 진로에 한정지어서 살펴본 것이 부모의 진로기
대인데, 신체, 인지 및 사회발달 영역에서 자녀가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에 대해 현
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의 행동, 성취, 능력에 대해 부모가 갖는 주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말한다(한수연, 2006). Pinquart, Juang과 Silbereisen(2004)
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심호규(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기대를 세분화하여 
일반 진로기대, 적성 진로기대, 가업 진로기대, 경제 진로기대로 나누어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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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일반 진로기대란 자녀가 부모의 진로 결정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
여 평소 부모의 진로 의사를 자녀가 진로 선택을 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는 
것이다. 적성 진로기대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희망을 진로 결정 시 최우선으로 고려
하며 자녀에 대한 정보(성적, 적성, 흥미, 성격 등)는 물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직
업 세계에 대해서 부모가 동의 또는 인정하는 것이다. 가업 진로기대는 전통적인 
집안의 가업이나 기술을 자녀가 이어가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경제 진로기대는 자
녀의 진로 성취 목표가 경제적 안정성이나 부의 축적을 최우선으로 삼고, 경제적 
요인을 자녀 진로선택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부모의 진로기대 하위요인들이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
행 연구에서 적성 진로기대와 경제 진로기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일반 진로
기대와 가업 진로기대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진로기대
가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적성진
로기대, 경제 진로기대, 가업 진로기대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적성 진로
기대와 경제 진로기대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업 진로기대는 부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적성진로기대와 경제 진로기대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진로개발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신의 적성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고려한다고 지각한 학생들은 부모가 가업의 이유를 진로선택에서 우선한다
고 생각한 학생들에 비해 진로개발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진로에 대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경상현,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와 진로정체감을 살펴본 임현희, 조한익(2018)
의 연구에서는 일반 진로기대, 가업 진로기대, 경제 진로기대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나 적성 진로기대와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율적으
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며
(Papero, 1990; Ryan & Deci, 2017) 부모의 적성 진로기대는 자녀에게는 진로지
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라, 이호준, 2015). 하지만 일반진로
기대, 가업진로기대, 경제 진로기대는 부모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자녀가 부모
의 기대에 맞는 진로를 갖기 바라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부담이나 통제감, 스트
레스 등으로 작용하여 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임현희, 조한익, 2018).

4. 심리적 독립

  독립이란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 또는 독자적으로 존재함
으로 정의된다. 또한 독립은 타인의 의지나 관습에 맹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며, 스스로를 통제하여 충동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성격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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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도 한다(사회복지학사전, 2013). 이와 같이 독립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는 상태로 정의된다.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independence)이란 청소년기의 자녀가 부모
와의 의존적인 유대, 결속 관계에서 벗어나 사고와 인지, 행동에 있어서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Josselson, 1988).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청년
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로 청년기의 자녀는 부모로부터의 심리
적 독립을 통해 성인기로 이행하게 된다.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의 관점에서 심리적 독립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해나가는 과정
에서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다. Erikson(1968)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일관성을 갖고 
다른 사람과는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신을 자각하여 자아통합을 이루는 자아정
체감(ego identity)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필수불
가결한 과정으로 보았다. 즉, 청년기의 분리나 독립은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문제로
(Campbell, Adams, & Dobson, 1984),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통해 자아정체
감을 형성하고 성인으로서 전환기를 맞이한다고 볼 수 있다(조한익, 원상희, 2011). 
  청년기 발달이론의 관점에서 심리적 독립은 청년기의 달성해야 할 주요 발달과업
의 하나이다. Havighurst(1972)는 전 생애적 조망을 통해 청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이성 간의 성숙한 관계 유지, 직업 선택과 준비 및 경제적 독립, 결혼과 가정생활 
준비, 시민으로서 자아 함양과 지적 기능의 학습,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수행, 
가치관과 윤리적 체계의 확립 등을 제안하면서 청년기 발달과업의 하나로 부모나 
다른 성인들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을 주장하였다. 한 단계에서 발달과업의 성취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은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발달과업은 성공
적 적응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된다(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유봉현, 
2014). 
  한편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살펴본 심리적 독립은 이차 분리 개별화(secondary 
separation-individuation)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개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주요 발달과업인 분리-개별화를 성취해야 한다고 보았다(Mahler, Pine, 
Bergman, 1975). 이러한 이차 분리 개별화는 청년기 동안 자신만의 독자성과 정체
감, 그리고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궁극적인 주요과제는 기존의 내재화된 부
모로부터 분리하여 자신에 대한 지각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김유심, 이희연, 
2006), 분리 개별화의 성공은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해 결정적이며 유아기 때의 
부모와의 동일시를 뛰어넘은 자의식을 재형성하는 청년기의 시도라 주장하였다. 또
한 청년기의 기본적인 과업은 내재화된 부모의 영향에서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것과 
개인적 발달 과정을 계획해 나가는 것으로 청년기 동안의 심리적 독립과 개별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선상화, 2009). 이처럼 심리적 독립은 이차 분리 개별
화의 결과로 자신을 부모로부터 분리된 자기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여 독립적인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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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인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족체계이론적 관점에서 심리적 독립은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과정 중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Bowen(1976)은 자기분화란 한 개인이 어머니와의 정
서적 융합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
다. 자기분화는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되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친밀감의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이론적 배경에 따라 학자들의 견해에 차이는 있으나 심리적 독립은 공통
적으로 청년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심리적 독립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구분되어지는
데,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심, 자율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친밀감, 애착과 
같은 단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Levitz-Jones & Orlofsky, 1985)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 독립을 부모와의 연결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분리되는 능력으로 
보는 관점(Armsden & Greenberg, 1987; Blos, 1967)이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심
리적 독립은 부모자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를 새로운 형태
로 수정하여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은 대학생으로 한국의 대학생과 유사한 상황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 및 학업문제, 졸
업 후 취업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이은정, 2016), 개인적으로
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독립을 원하면서도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
하고 있는 정서적 불균형 속에서 자신에 대한 반복적인 의문을 갖게 되면서 갈등과 
방황을 겪기도 한다(이정숙, 김윤희, 200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nner, Brigman 및 Noble(1990)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
리적 독립이 낮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진로미결정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찬주(1993)의 연구결과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미결정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완성(2002)도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정보수집활동에서 높은 진
로준비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아미(2000)의 연구에서는 갈등적 독립
이 낮은 학생이 진로와 취업의 문제에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에 의
하면 부모로부터의 책임감 같은 느낌이 오히려 자녀가 진로를 결정하고 이루어 나
가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 전병화(2008)도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집단에서 부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진로탐색행동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위
의 결과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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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로성숙도

  진로(進路, Career)란 개인이 성장기부터 쇠퇴기를 통해 감당하는 역할(Harris, 
Niles, 2002) 또는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을 포함한 개인의 생애에 경험하는 모든 
직업 체험을 진로로 정의한다(김계현, 1995). 정희영(2010)은 과거에 비해 현대사
회는 다양한 직업과 직업군 간에 이동이 생겨나 진로를 다수 직업의 계열이라고 정
의한다.
  Super(1955)는 진로성숙을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
업적 과업을 수행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즉, 개인의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생
성되는 상대적인 요소들이 개인의 진로성숙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았으며, 이를 측
정하기 위해 CDI(Career Development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Crites(1965)는 
Super의 이론을 토대로 진로성숙을 동일한 연령대에 존재하는 상대적인 직업에 관
한 과업준비도로 정의하고 진로선택에 관한 태도와 의사결정 능력에 초점을 맞춰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Westbrook(1987)는 진로성숙이란 
진로에 대한 결정, 행동, 중요성, 지식, 문제, 직업가치 등에 관한 지식과 선호직업
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김충기(1996)는 개인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 가치나 지식, 소양 등을 통해 개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과정을 직업 발달이
라고 하며 결과를 진로성숙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연령층과 
연관되며 특정 연령층에서 진로문제에 대한 기대치와 행동 간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를 높다고 평가한다(김충기, 김현옥, 1989). 장석민(1991)은 진로성숙을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
합·조정해 나아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규정하고,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하는 발
달과업의 인지 및 수행 여부가 다음 단계로의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조건으
로 간주하였다. 
  Super(1984)는 진로성숙이 진로의 발달 수준을 의미하며, 직업을 알아보고, 준비
하고, 종사하고, 그리고 직업에서 물러날 때까지의 발달 과정에 대처해 나가는 태도
적·인지적인 준비도라고 하였다. 또한 진로성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 문제에 대해 
취하고 있는 행동이 개인이 속한 연령층에 기대되는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의해 파악되는 것으로서 그 일치도가 높을수록 그의 진로성숙이 높은 것이라고 하
였다. Crites(1981)는 진로성숙을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 준비의 정도로 개념화하고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은 직업 선택의 지
혜, 직업 선택의 능력, 직업 선택의 일관성, 직업 선택의 태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이 Super와 Crites의 이론은 진로성숙을 전 생애의 측면에서 보
고, 직업적 자아 개념을 강조하며, 진로성숙과 진로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최원호, 이태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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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정서적 측면의 변인인 진로성숙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
의 적성 및 능력, 그리고 일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진로에 대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한 태도적 측면에서의 개인의 성숙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개
인의 감정, 주관적인 반응 및 기질을 나타내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확신, 적응 및 수행정도
로 진로 발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이기학, 한종철, 1998). 나아가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진로에 대한 탐색이나 의사결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적절히 통합된 자아상을 찾는 과정으로 청소년
기에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진로성숙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변인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
감, 부모 지지, 사회적 지지, 학업 성적, 교사와의 관계 등과 다양하게 작용하는 것
으로 연구되었다(이종원 2015; 정미나, 노지은, 2016).

6.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새로운 연구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 지지의 
새로운 개념이 생겨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다양하다(Gottlieb 1983). 예를 들어 
Cobb(1976)는 사회적 지지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개인이 사랑과 보살핌
을 받는 귀한 존재이며 상호 소통과 호혜의 조직에 속해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를 
사회적 지지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Hirsch(1979)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관계로 정의하
며 사회적 지지의 관계망을 강조하였다. House(1981)는 정서적 관심이나 실제적 
도움, 긍정적 평가와 정보제공 등을 상호 교류로 정의하며 대인 간의 교류 내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Vaux(1985)와 Barrera(1986)는 이전의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포괄하여 사회적 지지를 지지망의 크기와 지지 행위 및 지지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구성되는 복합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인 도움을 사
회적 지지로 정의하였으며(박지원 1985), 한국적 의미의 사회적 지지를 정, 도움, 
믿음, 사랑으로 개념화하였다(오가실 외, 2008).
  사회적 지지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변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만을 
사회적 지지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점차 다면적이면서 다기능적인 성격을 포함한 
복잡한 개념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비록 합의된 정의는 없
으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그 속성을 사회적 지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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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회적 지지의 기능으로 분리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선호한다(Cohen & Syme 
1985; Thoits 1995, 배지연, 김은이 2003; 김미령 2005).
  우선 사회적 지지망(social network)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
면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과의 연결을 의미하며, 사회적 소속과 관계의 구조, 그
리고 관계구조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된다(Cohen & Syme 1985; 김미령 2005). 
사회적 소속은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
식을 말하며, 결혼이나 조직의 가입 등을 통해 형성된다. 관계의 구조는 배우자, 형
제, 친구, 전문가 등 개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의 형태를 말하고, 
관계구조의 특성은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원의 다양성이나 관계의 깊이 등 질적인 
내용을 뜻한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사회적 지지망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 또는 사회적 자원으로 정의된다(Lieberman 1982). 사회적 지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지지망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사회적 지지의 기
능은 사회적 구조의 형성에 따른 이차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기
능적 측면은 제공되는 행위의 속성에 따라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
지,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이지만(House 1981) 그 내용이 다면적이
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이경주, 신효식, 
1997). 그 결과 Kahn & Antonucci(1980)는 애정, 확신, 보조로, Thoits(1982)는 
정서적 지지, 인지적 지지, 현실적 지지로, Cohen과 Syme(1985)은 수단, 정보, 정
서로 구분하는 등 다양한 유형들을 제시했지만, 대체로 House(1981)가 구분한 개
념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이은현, 김진선, 2000).
  House(1981)에 의하면 정서적 지지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고, 자신이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행위로서 사랑, 신뢰, 감정이입의 
표현 등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정서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대화 
형태의 도움이다. 도구적 지지(물질적 지지)는 개인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직접적
으로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며 돈, 신체적 지원, 운송수단 등과 같은 물질적 재료들
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적 지지는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충고, 제안, 지시와 
같은 행위를 뜻하며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변화에 적용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평가적 지지는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인정과 칭찬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개인의 역할수행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비교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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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울산 지역의 주요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고,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2019년 1학기에 약 
2주간에 걸쳐 배포되었으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학생을 직접 찾아가거나 
인편을 통해 배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배포 방법은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에 최대한 가까울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 울산 지역의 주
요 교육기관(울산대학교, UNIST, 경남외국어고등학교 등)과 다양한 교육과정의 학
생들(고교생, 어학연수생, 학부생, 대학원생 등)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중국학생
회, 베트남학생회 등 외국인학생회의 대표 학생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강의 담당자의 협조를 구하고 외국인 학생들의 수강 비율이 
높은 강의를 방문하여 직접 배포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로 번역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460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419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모든 문항을 일괄 응답한 것이나 무응답 및 불성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
종적으로 총 40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총 400명 중 성별 구성
은 남자 233명(58.25%), 여자 167명(42.75%)이고, 국가별로는 중국 189명
(47.25%), 베트남 67명(16.75%), 우즈베키스탄 59명(14.75%), 몽골 15명
(3.75%), 미얀마 21명(5.25%), 기타 국적 49명(12.25%)이고, 교육과정별로는 학
부 168명(42%), 대학원 101명(25.25%), 기타 교육과정(어학연수생, 고교생) 131
명(32.75%)이고, 경제상황별로는 매우 어렵다 27명(6.75%), 어렵다 47명
(11.75%), 보통이다 248명(62%), 여유있다 59명(14.75%), 매우 여유있다 18명
(4.5%)이고, 한국어 능력(TOPIK)별로는 초급 157명(39.35%), 중급 163명
(40.85%), 고급 78명(19.55%)이고, 체류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 68명(21.5%), 6
개월~1년 111명(27.75%), 1~2년 128명(32%), 3~4년 60명(15%), 5년 이상 15
명(3.75%)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인구배경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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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배경학적 특성
(N=400)

구분 인원 비율
성별 남 233 58.25

여 167 41.75

국적

중국 189 47.25
베트남  67 16.75

우즈베키스탄  59 14.75
몽골  15  3.75

미얀마  21  5.25
기타 국적  49 12.25

교육과정
학부 168 42.00

대학원 101 25.25
기타 교육과정 

(어학연수생, 고교생) 131 32.75

경제상황

매우 어렵다  27  6.75
어렵다  47 11.75

보통이다 248 62.00
여유있다  59 14.75

매우 여유있다  18  4.50

한국어 능력
(TOPIK level)

초급(1~2급) 157 39.35
중급(3~4급) 163 40.85
고급(5~6급)  78 19.55

체류기간

6개월 미만  86 21.50
6개월~1년 111 27.75

1~2년 128 32.00
3~4년  60 15.00

5년 이상  15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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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부모의 진로기대 

  부모의 진로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심호규(2007)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는 4개 영역으로 일반 진로기대 5문항, 적성 진로기대 5
문항, 가업 진로기대 4문항, 경제 진로기대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간추려진 18개의 문항(Likert 5점 척도)을 400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아버지 설문지는 전체변량의 45.03%, 어머니의 설문
지는 전체변량의 55.4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onbach's ⍺는 아버
지가 .85, 어머니가 .84로 나타났다.
  첫 번째, 일반 진로기대는 자녀가 부모의 진로 결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수용적이
며, 평소 부모의 진로 의사를 자녀가 진로를 선택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는 
것이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부모님이 세워놓으신 진로계획대로 실현하기는 너무 
힘들다’ 등이 있다. 두 번째, 적성 진로기대는 평소 부모가 자녀의 진로희망을 진로 
결정의 최우선으로 하며,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직업 세계에 대해서 부모가 인정하는 
것이다. 문항의 예로는 ‘나의 부모님은 나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갖기를 원
하신다’ 등이 있다. 세 번째, 가업 진로기대는 전통적인 집안의 가업이나 가계 또는 
기술을 자녀가 이어가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문항의 예로는 ‘나의 부모님은 직업을 
통하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등이 있다. 네 번째, 경제 진로
기대는 자녀의 진로 성취 목표가 경제적 부의 축적이나 경제적 안정성을 최우선으
로 삼고 강조하는 것이다. 문항의 예로는 ‘나의 부모님은 되도록 경제적 성공이 가
능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등이 있다. 이 척도는 문항별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
고, 총 점수의 범위는 18점~90점이다.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값도 높게 나오는데, 이 값의 높고 낮음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경상현, 2014).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78이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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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모의 진로기대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결과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

일반 진로기대 5 1, 5, 9, 13, 17, .75
적성 진로기대 5 2, 6, 10, 14, 18 .51
가업 진로기대 4 3, 7, 11, 15 .70
경제 진로기대 4 4, 8, 12, 16, .65

전체 18 .78

  2) 심리적 독립 

  심리적 독립 척도는 국내외에서 발행된 심리적 독립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고찰하여 문정희(2018)가 대학생용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용 심리
적 독립 척도는 총 18문항(Likert 5점 척도)이며, 하위요인은 ‘자기신뢰’, ‘자율적 
의사결정’, ‘부모와의 지지관계’로 구성되었다. ‘자기신뢰’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며,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삶의 목표 및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등
이 있다. 자율적 의사결정은 총 6문항(역채점 문항)이며 의사결정에 있어 부모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자율적 사고에 따르며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관
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생각이나 방식에 따른다’ 등이 있다. 부모와의 지지관계는 심
리적 독립 척도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총 6문항이며, 부모와의 관계에
서 유대감, 신뢰감, 존중감 등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결정을 존중해 주고 자신의 의
견이 가족문제 해결에 존중받음으로써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대감을 느끼는 것과 관
련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부모님이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준다고 느낀다’ 등이 있
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종 
선정된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 18문항의 문항분석 결과는 평균, 표준편차, 왜
도, 첨도 및 문항-전체 상관이 모두 기준을 만족하여 문항 양호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신뢰도 확인을 위해 전체 및 하위요인별 문항 내적일치도(Cronbach's ⍺)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824로,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는 .838~.883로 신뢰도
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74이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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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심리적 독립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
자기신뢰 6 1, 2, 3, 4, 5, 6 .86

자율적 의사결정 6 7*. 8*, 9*, 10*, 11*, 12* .75
부모와 지지관계 6 13, 14, 15, 16, 17, 18 .80

전체 18 .74
 * 역채점 문항

  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종원(2015)이 Crites와 Savickas(1995)의 
CMI-R(career maturity inventory revised)을 Savickas와 Porfeli(2011)가 개정한 
CMI-C를 번안하고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MI-C의 측정변인과 문항은 관여
성(concern) 6문항, 호기심(curiosity) 6문항, 확신성(confidence) 6문항, 협의성
(consultation) 6문항 등 총 4개 하위영역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관여성은 개인이 
진로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문항의 예로는 ‘나의 미래 직업에 관한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등이 있다. 호기심은 개인이 직업 세계를 탐구하고 직
업적 요구사항을 찾는 정도를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
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이 있다. 확신성은 개인이 현실적인 직업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하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 하나의 직업만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등이 있다. 협의성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와 조언을 요청하여 도움을 구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문
항의 예로는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판단이 안 설 때, 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등이 있다. 측정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 문항의 내적합치도 검정 결과 
Cronbach's ⍺값이 .6보다 약간 낮은 관여성 .571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호기
심 .764, 확신성 .804로 .6이상을 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86이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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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진로성숙도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

관여성 6 1, 5, 9, 13, 17, 21 .52
호기심 6 2, 6, 10, 14, 18, 22 .71
확신성 6 3, 7, 11, 15, 19, 23 .74
협의성 6 4, 8, 12, 16, 20, 24 .47
전체 24 .86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은 정
서적지지(7문항), 평가적지지(6문항), 정보적지지(6문항), 물질적지지(6문항)의 4
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이다. 정서적지지에는 개인이 존경, 
애정, 신뢰, 관심 등을 경험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내 
친구들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 준다’ 등이 있다. 정
보적지지에는 직업의 기회를 알려주거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개인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문항
의 예로는 ‘내 친구들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 준다’ 등
이 있다. 물질적지지에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문항의 예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 등이 있다. 평가적지지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
동이 포함되며, 문항의 예로는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준다고 생각 한다’ 등이 있다. 검사의 해석은 총점이 높을수록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검사개발 당시에 .92∼.97의 높은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척도 중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를 제외하
고,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지지 하위척도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원을 구
분하여 친구(동료) 집단과 교수(교사) 집단으로 이원화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95이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
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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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적 지지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

정서적지지(친구) 7 1, 2, 3, 4, 5, 6, 7 .91 .94정보적지지(친구) 6 8, 9, 10, 11, 12, 13 .88
정서적지지(교사) 7 1, 2, 3, 4, 5, 6, 7 .91 .95정보적지지(교사) 6 8, 9, 10, 11, 12, 13 .90

전체 25 .95

 5) 학업중단의도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중단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서유정(2018)이 
Shin(2003)의 측정항목을 번안하여 수정한 학업지속의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
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예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학습을 마칠 것이다’ 등이 있다. 설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항목
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설문 문항의 내적합
치도 검정 결과 Cronbach's ⍺값은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88로 나타났다.

<표 6> 학업중단의도의 문항수와 신뢰도
 변인 문항수 Cronbach's ⍺

학업지속의도 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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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배경학적 배경 및 주요 변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부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와 
학업중단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배경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국적 및 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상황, 한국어능력, 체류기간과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인구배경학적 변인, 부모의 진로기대, 개인·사회변인(심리적 독립, 신로성
숙도, 사회적 지지)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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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인구배경학적 차이
 가.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 
학업지속의도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및 하위요인들의 평균(M), 표준편차
(SD), 왜도, 첨도를 구하였다. West, Finch, Curran(1995)은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값이 각각 ±2, ±7 이내에 있을 때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 데이터의 왜도, 첨도의 값은 각각 ±2, ±7 범위 내에 분포하므로 정규성을 만
족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의 진로기대는 5점 기준에 전
체 평균은 3.01(SD=0.53)로 하위요인 중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진로기대를 나타
내는 적성 진로기대와 경제 진로기대가 부정적인 측면의 일반 진로기대와 가업 진
로기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독립 평균은 3.56(SD=0.45)으로 하위요인 중 
부모와 지지관계가 3.72(SD=0.73)로 가장 높고 자율적 의사결정이 2.85(SD=0.72)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평균은 2.94(SD=0.51)로 하위요인 중 협의성
이 3.22(SD=0.56)로 가장 높고 확신성이 2.84(SD=0.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중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62(SD=0.75), 교사로부
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53(SD=0.75), 사회적 지지(친구, 교사)의 평균은 
3.57(SD=0.66)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학업지속의도의 평균은 4.00(SD=0.83)으
로 나타났다. 주요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은 <표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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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N=400)

　측정변인 하위변인 M SD 왜도 첨도

부모의 진로기대

일반 진로기대 2.49 0.82  0.33 -0.17 
적성 진로기대 3.54 0.66 -0.29  0.19 
가업 진로기대 2.60 0.85  0.29 -0.10 
경제 진로기대 3.43 0.80 -0.15 -0.35 

전체 3.01 0.53  0.13  0.81 

심리적 독립

자기신뢰 3.81 0.78 -0.28 -0.60 
자율적 의사결정 2.85 0.72 -0.01  0.21 
부모와 지지관계 3.72 0.73 -0.28 -0.31 

전체 3.56 0.45  0.23 -0.27 

진로성숙도

관여성 2.85 0.61 -0.05 -0.11 
호기심 2.86 0.67 -0.14 -0.18 
확신성 2.84 0.72  0.15 -0.27 
협의성 3.22 0.56 -0.21  0.06 
전체 2.94 0.51  0.07  0.22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친구) 3.63 0.80 -0.28  0.02 
정보적 지지(친구) 3.61 0.76 -0.23  0.13 

전체(친구) 3.62 0.75 -0.26  0.09 
정서적 지지(교사) 3.46 0.80  0.04 -0.04 
정보적 지지(교사) 3.60 0.77 -0.13  0.24 

전체(교사) 3.53 0.75  0.04  0.14 
전체 3.57 0.66 -0.02  0.22 

학업지속의도 학업지속의도 4.00 0.83 -0.53 -0.24 



- 28 -

나.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외국인 유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 

학업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
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인들 간의 상
관이 대체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진로기대는 심리적 독립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진로성숙도(r=.479, p<.01)와 친구로 부터의 사회적 지
지(r=.289, p<.01),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r=.296, p<.01), 학업지속의도
(r=.159, p<.01)와는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심리적 독립은 진로성숙도
(r=-.162, p<.01)와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친구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r=.384, 
p<.01),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r=.258, p<.01), 학업지속의도(r=.446, 
p<.01)와는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진로성숙도는 친구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
(r=.301, p<.01),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r=.265, p<.01), 학업지속의도
(r=.123, p<.01)와는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친구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교사
로부터의 사회적 지지(r=.553, p<.01), 학업지속의도(r=.410, p<.01)와는 정적상
관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교사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지속의도(r=.404,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8>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N=400)
　 1 2 3 4 5 6
1. 부모의 진로기대 1 　 　 　 　 　
2. 심리적 독립  -.017 1 　 　 　 　
3. 진로성숙도  .479** -.162** 1 　 　 　
4. 사회적 지지(친구) .289** .384** .301** 1 　 　
5. 사회적 지지(교사) .296** .258** .265** .553** 1 　
6. 학업지속의도 .159** .446** .123* .410** .4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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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상관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주요 변인 각각의 하위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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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요 변인 각각의 하위변인들 간 상관분석                                                                           (N=400)
1 1-1 1-2 1-3 1-4 2 2-1 2-2 2-3 3 3-1 3-2 3-3 3-4 4 5 5-1 5-2 6 6-1 6-2 7

1 1
1-1 .715** 1
1-2 .535** .715** 1
1-3 .749** .535** .126* 1
1-4 .708** .749** .396** .352** 1

2 -.017 .708** .377** -.149** .189** 1
2-1 .177** -.017 .337** .091 .269** .748** 1
2-2 .405** .177** .109* .382** .226** -.390** .064 1
2-3 .175** .405** .435** .003 .281** .650** .362** .200** 1

3 .479** .175** .232** .310** .274** -.162** -.123* .379** .208** 1
3-1 .448** .479** .227** .340** .229** -.034 .017 .264** .178** .751** 1
3-2 .305** .448** .063 .217** .128* -.253** -.255** .242** .049 .840** .479** 1
3-3 .347** .305** .109* .240** .179** -.230** -.216** .337** .142** .850** .477** .693** 1
3-4 .437** .347** .379** .185** .351** .042 .113* .362** .315** .721** .452** .447** .463** 1

4 .332** .437** .409** .133** .338** .364** .377** .238** .500** .321** .263** .162** .182** .451** 1
5 .289** .332** .367** .094 .309** .384** .306** .163** .541** .301** .249** .131** .171** .447** .881** 1

5-1 .272** .289** .352** .080 .311** .365** .287** .161** .524** .312** .242** .152** .192** .444** .854** .969** 1
5-2 .285** .272** .352** .103* .280** .375** .303** .151** .515** .261** .238** .094 .131** .411** .839** .953** .848** 1

6 .296** .285** .354** .140** .288** .258** .358** .256** .342** .265** .215** .154** .149** .348** .882** .553** .537** .527** 1
6-1 .295** .296** .313** .177** .255** .235** .374** .283** .308** .256** .224** .152** .138** .324** .847** .528** .514** .500** .965** 1
6-2 .270** .295** .371** .083 .300** .261** .304** .201** .350** .250** .186** .143** .148** .344** .841** .533** .516** .510** .949** .834** 1

7 .159** .270** .317** -.007 .241** .446** .357** .021 .456** .123* .092 .068 .043 .206** .462** .410** .397** .391** .404** .361** .417** 1
* p<.05, ** p<.01, *** p<.001
1 부모의 진로기대, 1-1 일반 진로기대, 1-2 적성 진로기대, 1-3 가업 진로기대, 1-4 경제 진로기대, 2 심리적 독립, 2-1 자기신뢰, 2-2 자율적 의사결
정, 2-3 부모와 지지관계, 3 진로성숙도, 3-1 관여성, 3-2 호기심, 3-3 확신성, 3-4 협의성, 4 사회적 지지(친구, 교사), 5 사회적 지지(친구), 5-1 정서
적지지(친구), 5-2 정보적지지(친구), 6 사회적 지지(교사), 6-1 정서적지지(교사), 6-2 정보적지지(교사), 7 학업지속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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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진로기대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반 진로
기대는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 중 자기신뢰를 제외하고 모든 주요 변인의 하위요
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관여성(r=.479, p<.01)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적성 진로기대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호기심을 
제외하고 주요 변인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
인인 부모와 지지관계(r=.435, p<.01)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적성 진로기
대는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인 자율적 의사결정(r=.382, (p<.01)과 가장 높은 상
관을 보였고, 경제 진로기대는 주요 변인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진로성숙도의 협의성(r=.351, p<.01)과 가장 높은 상관을, 호기심
(r=.128, p<.05)과는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에서 자기신뢰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호
기심(r=.255, p<.01), 확신성(r=.216, p<.01)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
의 하위요인인 교사로부터의 정서적지지(r=.374, p<.01)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진로성숙도의 협의성(r=.113, p<.05)과는 가장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냈다. 자율적 의사결정에서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협의성(r=.362, p<.01)
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며, 주요 변인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부모와 지지관계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호기심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r=.524, p<.01)가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에서는 관여성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고, 호기심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친구로부터의 정보적 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확신성과 협의성도 모든 하위변인
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특히 협의성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친구로
부터의 정서적지지(r=.444, p<.01)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에서는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교사로부
터의 사회적 지지는 서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교사로부터의 정보적 지지(r=.516, p<.01)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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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 검증 (t검정)

  외국인 유학생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6개의 변인 중에서 
부모의 진로기대에서만 남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2.43, p<.05). 이는 울산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부모의 진로기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변인인 심리적 독립, 진로 성숙도, 사회적 지지(친구, 교사), 학업지
속의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 검증
(N=400)

남(n=233) 여(n=167) tM SD M SD
부모의 진로기대 3.07 0.53 2.94 0.51 2.43*

심리적 독립 3.57 0.45 3.55 0.44 0.32
진로성숙도 2.96 0.52 2.92 0.49 0.69
사회적 지지(친구) 3.61 0.72 3.64 0.79   -0.40
사회적 지지(교사) 3.55 0.75 3.49 0.76 0.75
학업지속의도 3.99 0.83 4.03 0.83   -0.45

* p<.05

  라. 국적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 검증 (F검증)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
산분석(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우선, 주요 변인
의 동질성 검정을 통해 부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한 것을 확인하였고,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와 학업지속의도는 등분산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Welch의 t 검정을 적용하였
다. 국적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친구), 학업지속의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 변인들에 대해 국적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심리적 독립에 있어서의 국적별 차이는 몽골(M=3.91)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기타 국적(M=3.70), 우즈베키스탄(M=3.66), 중국(M=3.51), 베트남(M=3.45)
과 미얀마(M=3.4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 중국 학생들에 비해 몽
골 학생들의 심리적 독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진로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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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중국(M=3.0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국적(M=2.93), 미얀마
(M=2.93), 몽골(M=2.82), 우즈베키스탄(M=2.80)과 베트남(M=2.80) 순으로 나
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중국 학생들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에 비해 진로
성숙의 수준이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에서는 기타 
국적(M=3.8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국(M=3.72), 몽골(M=3.63), 베트남
(M=3.46), 우즈베키스탄(M=3.41), 미얀마(M=3.29)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로부
터의 사회적 지지는 국적별로 차이는 있지만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아 국가 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었다. 학업지속의도는 몽골(M=4.5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국적(M=4.15), 중국(M=4.08), 우즈베키스탄(M=3.89), 베트
남(M=3.82), 미얀마(M=3.55)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중국과 몽골 학생
이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에 비해 학업지속의도가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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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적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 검증                         (N=400)
　변인 국적 N M SD F 사후검정

부모의 진로기대

중국 189 3.08 0.58 

2.09
베트남 67 2.98 0.44 

우즈베키스탄 59 3.03 0.45 
몽골 15 2.77 0.44 

미얀마 21 2.85 0.59 
기타 국적 49 2.93 0.48 

심리적 독립

중국 189 3.51 0.46 

5.16*** a,b,c,e,f<d
베트남 67 3.45 0.37 

우즈베키스탄 59 3.66 0.47 
몽골 15 3.91 0.46 

미얀마 21 3.45 0.41 
기타 국적 49 3.70 0.40 

진로성숙도

중국 189 3.06 0.51 

4.27** b,c,d,e,f<a
베트남 67 2.80 0.42 

우즈베키스탄 59 2.80 0.50 
몽골 15 2.82 0.53 

미얀마 21 2.88 0.59 
기타 국적 49 2.93 0.48 

사회적 지지(친구)

중국 189 3.72 0.73 

4.06**
베트남 67 3.46 0.68 

우즈베키스탄 59 3.41 0.76 
몽골 15 3.63 1.00 

미얀마 21 3.29 0.81 
기타 국적 49 3.85 0.67 

사회적 지지(교사)

중국 189 3.58 0.82 

1.58
베트남 67 3.34 0.56 

우즈베키스탄 59 3.63 0.75 
몽골 15 3.59 0.72 

미얀마 21 3.33 0.76 
기타 국적 49 3.49 0.68 

학업지속의도

중국 189 4.08 0.79 

4.18** b,c,e,f<a,d
베트남 67 3.82 0.71 

우즈베키스탄 59 3.89 0.98 
몽골 15 4.53 0.53 

미얀마 21 3.55 0.72 
기타 국적 49 4.15 0.89 

* p<.05, ** p<.01, *** p<.001 
주. 사후검정은 Scheffe 및 Dunnett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p<.05)한 결과만 제시,  
a 중국, b 베트남, c 우즈베키스탄 d 몽골, e 미얀마, f 기타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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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 검증 (F검증)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은 학부, 대학원, 기타 교육과정(어학연수생, 고교생)으
로 구분하였고, 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먼저 동질성 검정을 
통해 부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학업지속의도가 등분산 가정을 만
족한 것을 확인하였고,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와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등
분산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Welch의 t 검정을 적용하였다. 교육과정에 따른 주
요 변인들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친구로부터
의 사회적 지지,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학업지속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리적 독립에서의 교육과정별 차이는 대학원(M=3.74), 기타 교육과정(M=3.57), 
학부(M=3.44) 순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정 결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심리
적 독립 수준이 학부 및 기타 교육과정의 학생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진로
성숙도에서는 학부(M=3.05), 대학원(M=2.94), 기타 교육과정(M=2.80) 순으로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정 결과는 학부생이 대학원생과 기타 교육과정 학생들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원(M= 3.75), 학부(M=3.63), 
기타 교육과정(M=3.50) 순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정 결과는 대학원생이 학부생과 
기타 교육과정 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로부터의 사회
적 지지에서는 대학원(M=3.67), 기타 교육과정(M=3.61), 학부(M=3.37) 순으로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정 결과 학부생에 비해 대학원생과 기타 교육과정 학생들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지속의도에서는 대학원(M=4.20), 학부
(M=3.96), 기타 교육과정(M=3.92)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원생이 학부생과 기타 
교육과정 학생들에 비해 학업지속의도가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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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 검증
(N=400)

　변인 교육과정 N M SD F 사후검정

부모의 진로기대
학부 168 3.04 0.58

2.77대학원 101 3.08 0.45
기타 교육과정 131 2.93 0.50

심리적 독립
학부 168 3.44 0.42

14.96*** a<c<b대학원 101 3.74 0.42
기타 교육과정 131 3.57 0.45

진로성숙도
학부 168 3.05 0.55

8.86*** b,c<a대학원 101 2.94 0.47
기타 교육과정 131 2.80 0.44

사회적지지(친구)
학부 168 3.63 0.75

3.03* a,c<b대학원 101 3.75 0.61
기타 교육과정 131 3.50 0.84

사회적 지지(교사)
학부 168 3.37 0.77

6.09** a<b,c대학원 101 3.67 0.61
기타 교육과정 131 3.61 0.80

학업지속의도
학부 168 3.96 0.80

3.85* a,c<b대학원 101 4.20 0.80
기타 교육과정 131 3.92 0.86

* p<.05, ** p<.01, *** p<.001
주. 사후검정은 Scheffe 및 Dunnett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p<.05)한 결과만 제시,  
a 학부, b 대학원, c 기타 교육과정(어학연수생,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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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경제상황, 한국어능력, 체류기간과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외국인 유학생의 인구배경학적 변인인 경제상황, 한국어능력, 체류기간과 부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 학업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결과
에 따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어능력은 심리적 독립(r=-.203, p<.01)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모의 진로기대,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
지 않았다. 또한 경제상황과 학업지속의도(r=.127, p<.05)는 정적상관을 보여 유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을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체류
기간과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r=-.103, p<.05)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나머
지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경제상황, 한국어능력, 체류기간과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N=400)

한국어능력 경제상황 체류기간
부모의 진로기대 -.016  .011 -.026
심리적 독립   -.203**  .075 -.045
진로성숙도   .024 -.045   .004
사회적 지지(친구) -.094 -.010 -.060
사회적 지지(교사) -.036 -.004 -.103*

학업지속의도 -.098  .127* -.01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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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중단의도 예측 모형
  외국인 유학생의 인구배경학적 변인과 주요 변인인 부모의 진로기대, 개인·사회변
인들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배경학적 변인인 성별, 
경제상황, 한국어능력, 체류기간을 통제 변수로, 부모의 진로기대 하위변인과 심리
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를 독립 변수로, 학업지속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
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결과표에 따르면 먼저 인구배경학적 변인인 성별, 경제상황, 한국어능력, 체류기
간의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 1의 설명력(2=.028)은 2.8%로 나타났으며 F값은 
2.785(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VIF 지수도 모두 2이하로 적합
하여 다중공선성이 보이지 않아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상
황(β=.184, p<.05)은 학업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학생
들의 경제상황이 여유가 많을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어능력(β=-2.237, p<.05)은 학업지속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처음 정착하는 한국어 학습 초기에 학업유지의
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성별과 체류기간은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
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는 독립 변수인 부모의 진로기대 하위 요인을 투입하여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15.4%로써 모형 1에 비해 설명력이 12.7% 증가하였다. 또
한 경제상황(β=.134, p<.05)은 여전히 학업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부모의 진로기대 하위요인 중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하는 적성 진로기
대(β=.256, p<.001)와 경제 진로기대(β=.183, p<.01)가 학업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적성 및 경제 진로기대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학업
지속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반 진로기대와 가업 진로기대는 학
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독립 변수인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여 영향력
을 살펴본 결과, 모형 3의 설명력이 33.3%로써 모형 2에 비해 설명력이 17.9% 증
가하였다. 또한 모형 1, 모형 2와 동일한 양상으로 경제상황(β=.112, p<.01)은 학
업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진로성숙도는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
적 독립(β=.305, p<.001),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β=.118, p<.05), 교사로부
터의 사회적 지지(β=.226, p<.001)는 학업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높아지고, 
친구와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 독립과 친구 및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중에서 심리적 독립
이 학업지속의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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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인구배경학적 변인과 주요 변인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N=400)

 학업지속의도(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t B β t B β t

통제변수

(상수) 3.750  17.946*** 2.266 　  6.979*** -.406 　  -.904

성별  .047 .028    .552 -.026 -.015  -.311 .026 .016    .353

경제상황  .123 .125   2.496* .132 .134   2.817** .110 .112   2.615**

한국어능력 -.136 -.122 -2.237* -.076 -.068 -1.313 -.038 -.034  -.720

체류기간 .026 .034    .632 .044 .058   1.134 .043 .057   1.247

독립변수

일반 진로기대 -.081 -.080 -1.403 .016 .016    .279
적성 진로기대 .322 .256   4.994*** .054 .043    .851
가업 진로기대 -.071 -.073 -1.231 -.067 -.069 -1.304
경제 진로기대 .190 .183   3.258** .074 .071   1.387

심리적 독립 .565 .305   5.506***

진로성숙도 .110 .067   1.309
사회적지지(친구) .130 .118   2.138*

사회적지지(교사) .251 .226   4.368***

2 .028 .154 .333

⊿2 - .127*** .179***

F 2.785* 8.853*** 15.985***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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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진로기대, 심
리적 독립, 진로성숙, 사회적 지지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기초 자료를 만드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을 검증하고, 부모의 진로기
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 사회적 지지, 학업중단의도 등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인구배경학적 변인(성별, 국적, 교육과정)에 따
른 주요 변인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 F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
업중단의도 예측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배경학적 변인, 부모의 진로기대, 개인·
사회변인을 독립변인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종속변인인 학업
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 학업지속의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든 변
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진로기대와 심리적 독립을 제외하
고 서로 상호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각 변인들의 하인요인들 간에
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
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변인들이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심리적 독립과 
진로성숙도는 서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 변인 간 상관관
계에서 심리적 독립의 하위 요인인 자기신뢰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인 호기심과 확
신성이 서로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신뢰 문항(나는 내
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이 호기심과 확신성 문항(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을 계속 바꾼다)과 비교해서 상반되는 경향의 문항이 상관관계에 반영된 것으
로 파악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
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부모의 진로기대에서만 남녀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울산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부모의 진로기대를 더 많
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적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 검증(F검증)에서는 심리
적 독립, 진로성숙도, 친구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 학업지속의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 변인들에 대해 국적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 독립에 있어서의 사후검정 결과 중국 학생들에 비해 몽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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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심리적 독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재 한국
에 체류 중인 중국 학생들이 ‘한 자녀 정책’의 결과로 각 가정에서 자녀가 1명뿐인 
세대여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진로
성숙도에 있어서는 중국 학생들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에 비해 진로성숙
의 수준이 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업지속의도에서는 중국과 몽골 학생이 베트남, 미
얀마,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에 비해 학업지속의도가 높을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
정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학업지속의도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리적 독립에서의 사후검정 결과 대학원에 재학 중
인 학생들의 심리적 독립 수준이 학부 및 기타 교육과정의 학생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진로성숙도에서는 학부생이 대학원생과 기타 교육과정 학생들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원생이 학부생과 기타 교육과
정 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었고,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에서는 학부생에 비
해 대학원생과 기타 교육과정 학생들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지속의
도에서는 대학원생이 학부생과 기타 교육과정 학생들에 비해 학업지속의도가 높을 
것을 알 수 있었다. 친구와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학업지속의도에서 대학원생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실에서 지도교수나 동료들과 함께 작업하
는 시간이 많고,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인구배경학적 변인인 경제상황, 한국어능력, 체류기간과 
부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 학업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어능력은 심리적 독립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부모의 진로기대, 진로성숙도, 사
회적 지지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경제상황과 학업지속의도는 정
적상관을 보여 유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을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체류기간과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나머지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유학생의 인구배경학적 변인과 주요 변인인 부모의 진로기대, 개인·사회변
인들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배경학적 변인인 성별, 
경제상황, 한국어능력, 체류기간을 통제 변수로, 부모의 진로기대 하위변인과 심리
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를 독립 변수로, 학업지속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
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배경학적 변인인 성별, 경제상황, 한국
어능력, 체류기간의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 1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도 보이지 않아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 경제상황은 학업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학생들의 경
제상황이 여유가 많을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능
력은 학업지속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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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에 처음 정착하는 한국어 학습 초기에 학업지속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
된다. 부모의 진로기대 하위 요인을 투입한 모형 2의 5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상황은 여전히 학업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부모의 
진로기대 하위요인 중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하는 적성 및 경제 진로기대가 학업지
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적성 및 경제 진로기대 수준이 상
승함에 따라 학업지속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형 3은 독립 변수인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여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모형 2에 
비해 설명력이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모형 1, 모형 2와 동일한 양상으로 경
제상황은 학업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심
리적 독립,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높아지고, 친구와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업지
속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리적 독립과 친구 및 교사로부터의 사
회적 지지 중에서 심리적 독립이 학업지속의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는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 본인이 성숙한 진로태도로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뜻을 세우거나 계획을 했다면 학업을 유지하는 의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고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안
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서 유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최소화 하고 학업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일은 그들의 개인적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
라, 대학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 제고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전공 관련 교
수와 정기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유학 생활과 학업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내국인 학생들과 별도로 외국인 유학생을 분리하여 지도체계를 구축해 나가
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담당교수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 대학 생활 적응
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학생이 자유롭게 교수에게 학업이
나 대학생활에 관한 어려운 점을 상담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메신저를 이용해 교
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한국인 또는 다른 국가 유학생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줄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언어프로그램 개
설이 필요하다. 대학 차원뿐만 아니라 학과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을 1:1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학 초기 자국 출신 유학생들
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심리적 안녕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 심리전문가의 상담을  
정례화하고,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속적인 유학생 진로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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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
야 할 것이다. 
  끝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는 유학생의 수가 매년 증가추
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폭넓게 이루어져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중
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학생들의 학업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중국인 유학생에 관한 논문들이 대체
적으로 많았고, 최근 들어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 
연구 대상이 중국이나 베트남 유학생에 편중된 경향이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미얀마 등 여러 국가 학
생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연구 대상을 다양화하였다.
  둘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주제는 유학생들의 
대학적응이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대
학 적응과 한국어 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던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외국인 유학생
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
도, 사회적 지지 등 여러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학부, 대학원, 한국어과정에서 재학 중인 외국
인 유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멘토 프로그램, 외
국인 상담프로그램 등 대학 차원의 유학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울산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을 표집 대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 모두에게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 노력이 필요하
다. 또한 국적과 교육과정 별로 연구 대상 인원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각 변인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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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이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설문에 대해 설명하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설문하여 연구대상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을 측정함에 있어 국내 연구에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연구 수행하였다. 한국 학생과는 다른 외국인 유학
생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 향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설문문
항 개발 같은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기대, 심리적 독립,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가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으나, 그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학
업중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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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하위요인별 설문문항>

1. 부모의 진로기대
영역 번호 문 항

가업 진로기대 3 나의 부모님은 부모님의  직업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업 진로기대 7 우리 집안은 직업적 내력을 가진 집안으로 부모님은 내가 지켜 
나가기를 바라신다.

가업 진로기대 11 나의 부모님은 선조들의 직업을 자랑스러워 할 것을 요구하신
다.

가업 진로기대 15 나의 부모님은 직업을 통하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경제 진로기대 4 나의 부모님은 되도록 경제적 성공이 가능한 직업을 갖기를 원
한다.

경제 진로기대 8 나의 부모님은 부와 명예를 가진 직업성취를 원하신다.

경제 진로기대 12 나의 부모님은 내가 잘 살기 위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경제 진로기대 16 나의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버는 진로를 갖기를 원하신다.

일반 진로기대 1 나의 부모님이 세워놓으신 진로계획대로 실현 하기는 너무 힘
들다

일반 진로기대 5 부모님의 진로기대가 나의 진로를 어렵게 한다.
일반 진로기대 9 나는 부모님의 진로기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일반 진로기대 13 나는 부모님의 진로기대로 인해서 미래 진로선택이 어렵다.

일반 진로기대 17 나의 진로기대와 부모님의 진로기대는 차이가 많다.

적성 진로기대 2 나의 부모님은 나의 진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지
원하신다.

적성 진로기대 6 나의 부모님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적성 진로기대 10 나의 부모님은 나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
다.

적성 진로기대 14 나의 부모님은 직업을 통해서 나를 잘 표현 하기를 바라신다.

적성 진로기대 18 나의 부모님은 내가 직업적인 성공보다 인생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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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 독립
하위요인 번호 문 항
자기신뢰 1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자기신뢰 2 나는 나만의 삶의 목표가 있다. 
자기신뢰 3 나는 진로에 대한 나만의 계획이 있다. 
자기신뢰 4 나는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믿음이 있다.
자기신뢰 5 나는 현재 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자기신뢰 6 나는 스스로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자율적 의사결정 7* 나는 부모님이 인정해 줄 것인가에 따라 할 일을 결정한다.

자율적 의사결정 8*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하기 보다는 부모님의 생각
이나 방식에 따른다.

자율적 의사결정 9* 나는 나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 부모님의 의견을 먼저 물어본
다.

자율적 의사결정 10* 나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불안하다.
자율적 의사결정 11* 나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부터 찾게 된다.
자율적 의사결정 12*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포기한다.
부모와 지지관계 13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 해도 유대감을 느낀다. 
부모와 지지관계 14 나는 부모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느낀다.
부모와 지지관계 15 나는 부모님이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준다고 느낀다.

부모와 지지관계 16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함께 걱정해준다고 
느낀다.

부모와 지지관계 17 나의 의견이 가족문제 해결에 있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부모와 지지관계 18 나는 부모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켜봐 주리라 믿는다.



- 56 -

3.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번호 문 항
관여성 1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일 때,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관여성 5 나의 미래 직업에 관한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관여성 9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관여성 13 나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관여성 17 직업 선택에 관한 한, 무슨 일이든 조만간 일어날 것이다.
관여성 21 나에게 정말 흥미를 끄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다.
협의성 4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하는 일이다.
협의성 8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판단이 안 설 때, 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게 조언을 구한다.
협의성 12 나는 진로를 선택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협의성 16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들에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협의성 20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가까운 친구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협의성 24 진로 선택에서 가족들의 생각과 정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호기심 2 나는 직업이 필요로 하는 요구조건들에(요구사항)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
호기심 6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호기심 10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호기심 14 나는 학교에서 무슨 수업들을 수강해야 할 지 모르겠다.
호기심 18 내 진로 계획들이 현실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호기심 22 내가 직장에서 되고 싶은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조화시

켜야 할지 궁금하다.
확신성 3 나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 하나의 직업만을 선택

하기가 어렵다.
확신성 7 사람들마다 하는 말들이 달라서 나는 어떠한 일을 선택해야 할 지 

모르겠다.
확신성 11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을 계속 바꾼다.
확신성 15 나는 종종 내가 되길 원하는 것에 대해 상상하곤 하지만 아직 직

업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확신성 19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결정을 내

리기가 너무 어렵다.
확신성 23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확신을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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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번호 문 항

정서적 지지 1 내 친구들은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정서적 지지 2 내 친구들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준

다.
정서적 지지 3 내 친구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정서적 지지 4 내 친구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서적 지지 5 내 친구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정서적 지지 6 내 친구들은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격려해 주고 용

기를 준다.
정서적 지지 7 내 친구들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

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정보적 지지 8 내 친구들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준다.

정보적 지지 9 내 친구들은 내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와 지식을 제공해 준다.

정보적 지지 10 내 친구들은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준
다.

정보적 지지 11 내 친구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
고를 해준다.

정보적 지지 12 내 친구들은 대체로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정보적 지지 13 내 친구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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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어 설문지>

설  문  지(국문)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부모의 진로기대와 외국인 유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로 문제로 고

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상담의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아울러 이 설문지는 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

립니다.

여러분께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019년 5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지도교수 : 최현주

연 구 자 : 박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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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부모님이 당신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당신이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전혀아니다, 2-대체로아니다, 3-그저그렇다, 4-대체로그렇다, 5-매우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이 세워놓으신 진로계획대로 실
현 하기는 너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부모님은 나의 진로를 위해서는 무엇이
든 아끼지 않고 지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부모님은 부모님의 직업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부모님은 되도록 경제적 성공이 가능한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의 진로기대가 나의 진로를 어렵게 한
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부모님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을 갖기
를 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집안은 직업적 내력을 가진 집안으로
부모님은 내가 지켜 나가기를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부모님은 부와 명예를 가진 직업성취를
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부모님의 진로기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부모님은 나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
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부모님은 선조들의 직업을 자랑스러워
할 것을 요구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부모님은 내가 잘 살기 위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부모님의 진로기대로 인해서 미래 진로
선택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부모님은 직업을 통해서 나를 잘 표현
하기를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부모님은 직업을 통하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버는 진로를 갖기
를 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진로기대와 부모님의 진로기대는 차이
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부모님은 내가 직업적인 성공보다 인생
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 60 -

Ⅱ. 다음은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

호에 √표 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만의 삶의 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진로에 대한 나만의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믿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 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
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스스로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부모님이 인정해 줄 것인가에 따라
할 일을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하기
보다는 부모님의 생각이나 방식에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 부모님의
의견을 먼저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불안
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부터 찾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부모님의 눈치
를 보고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 해도 유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부모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부모님이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준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함께 걱정해준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의견이 가족문제 해결에 있어 존중받
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부모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
켜봐 주리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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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진로성숙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일 때, 직업을 결정하
는 것은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업이 필요로 하는 요구조건들에(요
구사항)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
하나의 직업만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하는 일
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미래 직업에 관한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
야 하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7
사람들마다 하는 말들이 달라서 나는 어떠
한 일을 선택해야 할 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8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판단이 안 설 때, 나
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대해 거의 생각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준비하는데 어려
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을
계속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진로를 선택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직업을 선
택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학교에서 무슨 수업들을 수강해야 할
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종종 내가 되길 원하는 것에 대해 상
상하곤 하지만 아직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
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들에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직업 선택에 관한 한, 무슨 일이든 조만간
일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 진로 계획들이 현실적인지 아닌지 모르
겠다.

① ② ③ ④ ⑤

19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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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주위사람(친구, 교사/교수 등)에게 느끼

는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
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친구들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
기하면 기꺼이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친구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친구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친구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
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친구들은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
일 때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친구들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
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친구들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친구들은 내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친구들은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친구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친구들은 대체로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존
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친구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
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가까운 친구들과 의
논하고 그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중요하
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에게 정말 흥미를 끄는 일이 무엇인지 찾
을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직장에서 되고 싶은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에 확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4
진로 선택에서 가족들의 생각과 정서를 반
드시 고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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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교수님(선생님)은 내가 사랑과 보살핌
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교수님(선생님)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
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교수님(선생님)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
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교수님(선생님)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교수님(선생님)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
을 갖고 걱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교수님(선생님)은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교수님(선생님)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
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교수님(선생님)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교수님(선생님)은 내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교수님(선생님)은 내가 모르거나 이해
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교수님(선생님)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교수님(선생님)은 대체로 내가 배울 점
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교수님(선생님)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Ⅴ. 다음은 학업지속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습내용이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학
업을 전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학습을 마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음 학기에도 등록을 할 것이다.
(마지막 학기인 경우 응답하지 마세요)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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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번
호

항목 내용

1 나이 만 세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국적
① 중국 ② 베트남 ③ 우즈베키스탄 ④ 몽골 ⑤ 미얀마

⑥ 기타 ( )

4
현재 교육과
정

① 한국어과정(어학연수생) ② 대학생 ③ 대학원생

④ 기타 ( )

5
현재 경제상
황

① 매우어렵다 ②어렵다 ③보통이다 ④여유있다 ⑤매우여유있다

6 한국어능력 ① 1~2급(초급) ② 3~4급(중급) ③ 5~6급(고급)

7
한국 체류기
간

① 6개원 미만 ② 6개월~1년 ③ 1~2년 ④ 3~4년 ⑤ 5년 이상

8 최종 학력
① 고졸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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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영어 설문지>

Questionnaire (English)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with the researcher. 

   This research is aimed to analyse the impact of the two factors, of a) parents’ expectation 
on the students’ career paths b) international students’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their 
parents, on the career parts of the students.

  Your answers will not only be a great help in this research, but will also be the basis for 
consult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concerned with their future careers.

   In this questionnaire, there are no ‘right’ or ‘wrong’ answers so please be honest and 
frank in your responses in order to help the researcher to produce accurate results. All the 
information will Your answers on this questionnaire will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is research.

   Thank you once again for helping the researcher to analyse the students’ future career 
concerns by giving your valuable time, your honest and sincere information, and your 
thoughtful suggestions.

May 2019

by Park, Jeong-A 

Major of Counselor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ULSAN

Academic Advisor: Choi, Hyun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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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lease choose the statement which best describes your feeling about your parents’ expectation 
on your future career and tick(✓) it.

   (①-SD: Strongly disagree,  ②-MD:Mostly disagree,  ③-UD: Undecided (Neigher disagree nor agree), 
   ④-MA: Mostly Agree,   ⑤-SA: Strongly Agree)

Q Statements SD MD UD MA SA

1
It’s too hard for me to keep up with the career 
plan that my parents set up.

① ② ③ ④ ⑤

2
My parents will not spare anything in order to 
support me with my career.

① ② ③ ④ ⑤

3
My parents think that I should inherit their 
occupation.

① ② ③ ④ ⑤

4
My parents want me to have a job that can make 
me to be as successful as I can be.

① ② ③ ④ ⑤

5
My parents’ expectation on my career makes my 
career plan difficult.

① ② ③ ④ ⑤

6
My parents want me to have a career in 
helping/contributing to the society.

① ② ③ ④ ⑤

7
My family is a family with a professional 
background and my parents want me to keep it.

① ② ③ ④ ⑤

8
My parents want to achieve career with wealth 
and honour.

① ② ③ ④ ⑤

9
I feel frustrated when I think of my parents' 
expectation on my career.

① ② ③ ④ ⑤

10
My parents want me to have a job that meets my 
aptitude and qualities.

① ② ③ ④ ⑤

11 My parents want me to be proud of my ancestors’ jobs. ① ② ③ ④ ⑤

12
My parents want me to have a job that I can 
seek well-being.

① ② ③ ④ ⑤

13
I am having difficulty choosing a future career 
because of my parents’ expectation on it.

① ② ③ ④ ⑤

14
My parents want me to express myself well 
through my job.

① ② ③ ④ ⑤

15
My parents think that I should keep the family 
tradition through my job.

① ② ③ ④ ⑤

16
My parents want me to have a job that allows me 
to earn a lot of money.

① ② ③ ④ ⑤

17
My expectation on future career and that of my 
parents’ are quite different.

① ② ③ ④ ⑤

18
My parents want me to be happy in my life 
rather be successful in my career.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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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lease choose the statement which best describes your feeling about relationship between 
your parents and you and tick(✓) it.

   (①-SD: Strongly disagree,  ②-MD: Mostly disagree,  ③-UD: Undecided (Neigher disagree nor agree), 
   ④-MA: Mostly Agree,   ⑤-SA: Strongly Agree)

Q Statements SD MD UD MA SA

1 I know what I want to do. ① ② ③ ④ ⑤

2 I have my own goal in my life. ① ② ③ ④ ⑤

3 I have my own plan for my future career. ① ② ③ ④ ⑤

4 I have faith in my decision that I made by my own. ① ② ③ ④ ⑤

5 I know what is important to current-me. ① ② ③ ④ ⑤

6 I think of myself as a person with potential. ① ② ③ ④ ⑤

7
I decide what to do depending on the 
acknowledgements that are made by my parents.

① ② ③ ④ ⑤

8
When I do something, I depend on my parents’ 
way or opinion rather than my own.

① ② ③ ④ ⑤

9
When I have to decide something about me, I ask 
my parents’ opinion first.

① ② ③ ④ ⑤

10
I feel uneasy when I do not follow my parents’ 
opinions.

① ② ③ ④ ⑤

11 When I have a problem, I ask my parents first. ① ② ③ ④ ⑤

12
I give up things that I want to do after reading 
my parents’ countenance.

① ② ③ ④ ⑤

13
I feel bonded with my parents even if we do not 
live together.

① ② ③ ④ ⑤

14 I feel that my parents take me as what I am. ① ② ③ ④ ⑤

15 I feel that my parents respect my decision. ① ② ③ ④ ⑤

16
I feel that my parents are concerned about me if I 
have a hard time.

① ② ③ ④ ⑤

17
I feel that my opinion is being respected in 
solving my family problems.

① ② ③ ④ ⑤

18
I believe that my parents will watch over the 
things that I want to do.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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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lease choose the statement which best describes your feeling about career maturity and tick(✓) it.
   (①-SD: Strongly disagree,  ②-MD:Mostly disagree,  ③-UD: Undecided (Neigher disagree nor agree), 
   ④-MA: Mostly Agree,   ⑤-SA: Strongly Agree)

Q Statements SD MD UD MA SA

1
It is meaningless to decide a carrer when the 
future is unclear.

① ② ③ ④ ⑤

2
I rarely know about qualifications that careers or 
jobs require.

① ② ③ ④ ⑤

3
I have so many areas that I am  interested in and 
it is difficult for me to choose one as my career.

① ② ③ ④ ⑤

4
Choosing a job is something that one does by his 
own.

① ② ③ ④ ⑤

5 I really do not worry much about my future career. ① ② ③ ④ ⑤

6
I do not know how to get started in order to do 
what I want do.

① ② ③ ④ ⑤

7
I do not know what career I should choose 
because people are telling me different things.

① ② ③ ④ ⑤

8
I seek advice from my parents or friends when I 
can not judge what I want to do.

① ② ③ ④ ⑤

9
I hardly think about the company that I want to 
work for.

① ② ③ ④ ⑤

10 I have difficulty getting ready for what I want to do. ① ② ③ ④ ⑤

11
I keep changing my decision on choosing my 
future job.

① ② ③ ④ ⑤

12
I will ask others for help when I have to choose 
my future career path.

① ② ③ ④ ⑤

13
I will not worry about choosing a job until I 
graduate from school.

① ② ③ ④ ⑤

14 I do not know what lectures I should take. ① ② ③ ④ ⑤

15
I sometimes imagine what I want to be, but I 
have not chosen my future career yet.

① ② ③ ④ ⑤

16
I will choose my career without concerning about 
others’ feelings.

① ② ③ ④ ⑤

17
As far as my career is concerned, something will 
happen in the near future.

① ② ③ ④ ⑤

18 I do not know if my career plans are realistic or not. ① ② ③ ④ ⑤

19
It is too difficult to make a decision when I have to 
choose a job as there are so many things to consider.

① ② ③ ④ ⑤

20
It is important to discuss with my close friends and 
ask for their opinion before choosing a future career.

① ② ③ ④ ⑤

21 I can not find what really interests me. ① ② ③ ④ ⑤

22
I wonder how I want to match my appearance 
with what I want to be at work.

① ② ③ ④ ⑤

23
I can not understand how people are convinced of 
what they want to do.

① ② ③ ④ ⑤

24
When I am choosing my future career, I have to 
consider my family members’ thoughts and emotions.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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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Please choose the statement which best describes your feeling about social support for you 
from the people around you(friends, teachers/professors, etc) and tick(✓) it.

   (①-SD: Strongly disagree,  ②-MD:Mostly disagree,  ③-UD: Undecided (Neigher disagree nor agree), 
   ④-MA: Mostly Agree,   ⑤-SA: Strongly Agree)

Q Statements SD MD UD MA SA

1
My friends make me feel that I am being loved 
and cared for.

① ② ③ ④ ⑤

2
My friends are willing to listen to me when I talk 
about my problems.

① ② ③ ④ ⑤

3 I feel really close to my friends when I am with them. ① ② ③ ④ ⑤

4 I can depend on my friends with trust. ① ② ③ ④ ⑤

5 My friends always care and are concerned about me. ① ② ③ ④ ⑤

6
My friends encourage me and give me strength 
when I hesitate to make a decision.

① ② ③ ④ ⑤

7
My friends try to understand my feelings and 
change my mood when I'm not feeling well.

① ② ③ ④ ⑤

8
My friends give me advice and counsel when I 
have to make important choices.

① ② ③ ④ ⑤

9
If I have problems, my friends provide me with 
information and knowledge to help me figure out 
how those happened to me

① ② ③ ④ ⑤

10
If I do not know or understand something, my 
friends tell or let me know about it

① ② ③ ④ ⑤

11
My friends give me good advice so I can 
understand the reality and adapt well.

① ② ③ ④ ⑤

12
My friends are generally respectable people so I 
can learn a lot from them.

① ② ③ ④ ⑤

13
In case I face with difficult situation, My friends 
give me a wise advice to cope with it.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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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tatements SD MD UD MA SA

1
My teachers/professors make me feel that I am 
being loved and cared for.

① ② ③ ④ ⑤

2
My teachers/professors are willing to listen to me 
when I talk about my problems.

① ② ③ ④ ⑤

3
I feel really close to my teachers/professors when 
I am with them.

① ② ③ ④ ⑤

4 I can depend on my teachers/professors with trust. ① ② ③ ④ ⑤

5
My teachers/professors always care and are 
concerned about me.

① ② ③ ④ ⑤

6
My teachers/professors encourage me and give me 
strength when I hesitate to make a decision.

① ② ③ ④ ⑤

7
My teachers/professors try to understand my 
feelings and change my mood when I'm not 
feeling well.

① ② ③ ④ ⑤

8
My teachers/professors give me advice and counsel 
when I have to make important choices.

① ② ③ ④ ⑤

9
If I have problems, my teachers/professors provide 
me with information and knowledge to help me 
figure out how those happened to me

① ② ③ ④ ⑤

10
If I do not know or understand something, my 
teachers/professors tell or let me know about it

① ② ③ ④ ⑤

11
My teachers/professors give me good advice so I 
can understand the reality and adapt well.

① ② ③ ④ ⑤

12
My teachers/professors are generally respectable 
people so I can learn a lot from them.

① ② ③ ④ ⑤

13
In case I face with difficult situation, My 
teachers/professors give me a wise advice to cope 
with it.

① ② ③ ④ ⑤

Ⅴ. Please choose the statement which best describes your feeling about your willingness to 
continue your studies and tick(✓) it.

   (①-SD: Strongly disagree,  ②-MD:Mostly disagree,  ③-UD: Undecided (Neigher disagree nor agree), 
   ④-MA: Mostly Agree,   ⑤-SA: Strongly Agree)

Q Statements SD MD UD MA SA

1
It is important for me to graduate from my 
current school.

① ② ③ ④ ⑤

2
I will continue to pursue my studies even if the 
contents that I have to learn is difficult.

① ② ③ ④ ⑤

3
No matter how hard I would become, I will finish 
my studies at my current school.

① ② ③ ④ ⑤

4
I will continue to register for next session/semester
(If current session/semester is your last session/ 
semester, do not answer this question).

① ② ③ ④ ⑤

5 I think I can continue my studies at my current school.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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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The below questionnaire is about the information in general of the respondents. 
Please answer the question either by fill in the blank or tick(✓) the most appropriate 
example

1. What is your sex(biological sex)?
 ① Male   ② Female

2. What is your age(int’l age)? (                )

3. What country are you from(nationality)?
 ① China, P. R.     ② Vietnam     ③ Uzbekistan     ④ Mongolia     ⑤ Myanmar
 ⑥ From other countries (                            )

4. What is your current level of education(participating programme)?
 ①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re (Korean Class)
 ② University (Undergraduate programme / bachelor’s)
 ③ Graduate School (postgraduate programme / master’s, combined, Ph.D., degree) 
 ④ Other level (                        ) 

5. "What is your current economic status(general affordability)?
  ① Very poor      ② Poor      ③ Average      ④ Good      ⑤ Very good

6. How fluent are you in Korean language(Korean proficiency)?
  ① Level 1~2 (beginner’s)      ② Level 3~4 (intermediate)      ③ Level 5~6 (advanced)

7.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in Korea(sojourn length)?
  ① Less than 6 months      ② 6~12 months      ③ 1~2 years      ④ 3~4 years
  ⑤ More than 5 years

8. What is your highest level of education you have completed(educational attainment)?
 ① High school graduate
 ② Community college graduate (2~3 year college diploma)
 ③ University graduate (bachelor’s degree)
 ④ Postgraduate (master’s, combined, Ph.D., degree) 
 ⑤ Other lev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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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중국어 설문지>

问卷调查(中文)

大家好！首先非常感谢您参与本次问卷调查。

本次问卷主要针对父母对子女未来发展前景的期待，以及国际学生的心理独立程
度对个人未来发展方向的影响进行调查。

您的回答不仅能够帮助本次研究顺利进行，还能给外国留学生未来发展的心理咨
询方面提供基础资料。   

本次问卷调查不存在正确答案，只需要您诚实回答即可。并且本人保证不会将本
次问卷调查的结果用于除本次研究以外的其他用途。

  

2019年5月

蔚山大学 教育大学院 咨询教育专业

指导教授：Choi, Hyun-Ju

研 究 者：Park, Je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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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以下是父母对你未来发展前景的想法，请用√标出你所感受到的以及最相近的选项。
   （1-完全不同意，2-不同意，3-一般，4-同意，5-完全同意）

序
号

内容
完全
不同
意

不同
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父母给我定的未来发展计划非常难以实
现。 ① ② ③ ④ ⑤

2 父母不惜代价支持我的未来发展。 ① ② ③ ④ ⑤

3 父母认为我必须继承父母的工作职业。 ① ② ③ ④ ⑤

4 父母希望我尽可能找到一份能赚很多钱的
工作。 ① ② ③ ④ ⑤

5 父母对我未来发展的期望并不利于我的个
人发展。 ① ② ③ ④ ⑤

6 父母希望我能有一份奉献于社会的工作。 ① ② ③ ④ ⑤

7 父母希望我能够按照家族的职业传统求
职。 ① ② ③ ④ ⑤

8 父母希望我通过财富和名誉实现职业的价
值。 ① ② ③ ④ ⑤

9 一想到父母对我未来发展的期待就很烦
闷。 ① ② ③ ④ ⑤

10 父母希望我拥有一份符合自己性格和特长
的工作。 ① ② ③ ④ ⑤

11 父母要求我拥有一份能够光宗耀祖的工
作。 ① ② ③ ④ ⑤

12 父母希望我拥有一份能够让自己过上好生
活的工作。 ① ② ③ ④ ⑤

13 由于父母对我的未来发展的期待，我难以
做出自己的选择。 ① ② ③ ④ ⑤

14 父母希望我拥有一份能够很好展现自我的
工作。 ① ② ③ ④ ⑤

15 父母认为我应该拥有一份能够延续家门传
统的工作。 ① ② ③ ④ ⑤

16 父母希望我拥有一份能够赚很多钱的工
作。 ① ② ③ ④ ⑤

17 父母对我的未来发展期待与我本人的想法
相差甚远。 ① ② ③ ④ ⑤

18 父母比起我在工作上的成功，更希望我能
幸福得过一生。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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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以下是对父母和你之间的关系的问题。请用√标出与你的想法最接近的选项。

序
号

内容
完全
不同
意

不同
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我知道自己未来想要作什么事情。 ① ② ③ ④ ⑤

2 我有我自己的人生目标。 ① ② ③ ④ ⑤

3 我有关于自己未来发展的计划。 ① ② ③ ④ ⑤

4 我相信自己做的决定。 ① ② ③ ④ ⑤

5 我知道当下对自己最重要的东西是什么。 ① ② ③ ④ ⑤

6 我认为自己是有各种可能性的人。 ① ② ③ ④ ⑤

7* 我会根据父母是否认同自己来决定将要做
的事情。 ① ② ③ ④ ⑤

8* 我在做某件事情的时候，不是跟随自己的
想法，而是跟随父母的想法或方式。 ① ② ③ ④ ⑤

9* 我在决定个人的事情时，会先咨询父母的
意见。 ① ② ③ ④ ⑤

10* 如果我不听从父母的意见，内心便会不
安。 ① ② ③ ④ ⑤

11* 一旦有问题，会先找父母。 ① ② ③ ④ ⑤

12* 我会因为看父母的脸色放弃自己想做的事
情。 ① ② ③ ④ ⑤

13 即使与父母分开住，也能够感受到归属
感。 ① ② ③ ④ ⑤

14 父母能够接受真实的我。 ① ② ③ ④ ⑤

15 父母尊重我的决定。 ① ② ③ ④ ⑤

16 父母在我遇到困难时，会与我一起担心。 ① ② ③ ④ ⑤

17 在解决家庭问题时，我的意见能够得到尊
重。 ① ② ③ ④ ⑤

18 我相信父母会在背后默默关注我将要做的
事情。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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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下面是关于个人未来发展成熟度的问题。请用√标出最符合自身情况的选项。

序
号

内容
完全
不同
意

不同
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在不清楚未来是什么情况时，决定选什么
职业没有意义。 ① ② ③ ④ ⑤

2 我对选择职业时所需要的条件要求一无所
知。 ① ② ③ ④ ⑤

3 我的兴趣广泛，要从中选择一个作为职业
非常困难。 ① ② ③ ④ ⑤

4 选择职业是自己独立完成的事情。 ① ② ③ ④ ⑤

5 我不太担心与未来职业相关的事情。 ① ② ③ ④ ⑤

6 我不知道从哪里开始去做自己想做的事
情。 ① ② ③ ④ ⑤

7 人们各有说辞，导致我不知道应该如何做
选择。 ① ② ③ ④ ⑤

8 在我不知道想作什么，无法做出判断时，
我会征求父母或朋友的意见。 ① ② ③ ④ ⑤

9 我几乎不怎么思考关于我想入职的公司的
事情。 ① ② ③ ④ ⑤

10 在为想做的事情做准备时，我感觉很难。 ① ② ③ ④ ⑤

11 我经常改变选择哪种职业的决定。 ① ② ③ ④ ⑤

12 我在选择未来发展方向时，会向其他人寻
求帮助。 ① ② ③ ④ ⑤

13 我在毕业之前不会担心选择职业的问题。 ① ② ③ ④ ⑤

14 我不知道在学校里应该如何选课。 ① ② ③ ④ ⑤

15 我经常想象自己希望的未来发展景象，但
是还没有选择职业。 ① ② ③ ④ ⑤

16 我在选择个人未来发展方向时，不会考虑
其他人的感受。 ① ② ③ ④ ⑤

17 在不久的将来，肯定会发生关于职业选择
的任何一件事情。 ① ② ③ ④ ⑤

18 我不知道我的未来发展计划是否现实。 ① ② ③ ④ ⑤

19 关于选择职业，有太多需要考虑的东西，
所以非常难做决定。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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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以下是社会支持方面的问题。请用√标出平时从周围的人（朋友，老师等）身上感受
到的想法。

序
号

内容
完全
不同
意

不同
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朋友们让我感到我是一个被爱与照顾的
人。 ① ② ③ ④ ⑤

2 朋友们非常乐意倾听我诉说的烦恼。 ① ② ③ ④ ⑤

3 与朋友们在一起时，能够感受到亲密感。 ① ② ③ ④ ⑤

4 朋友们是我能够放心依靠的存在。 ① ② ③ ④ ⑤

5 朋友们总是会关心或担心我的事情。 ① ② ③ ④ ⑤

6 朋友们在我无法做决定并且犹豫的时候，
给予我鼓励与勇气。 ① ② ③ ④ ⑤

7 朋友们在我心情低落时，会尝试理解我的
情绪并给我转换心情。 ① ② ③ ④ ⑤

8 朋友们在我做重要决定时，给我忠告和建
议。 ① ② ③ ④ ⑤

9 朋友们会帮助我找出问题的原因，告诉我
有用的信息与知识。 ① ② ③ ④ ⑤

10 朋友们会告诉我我不知道或不理解的事
实。 ① ② ③ ④ ⑤

11 朋友们会给我适当的忠告，以助于我更好
得理解和适应现状。 ① ② ③ ④ ⑤

12 朋友们对于我来说，都是值得学习和尊敬
的人们。 ① ② ③ ④ ⑤

13 朋友们会在我面临困难时给我寻找解决办
法。 ① ② ③ ④ ⑤

20 在选择未来发展方向时，与好朋友商量并
听取他们的意见是很重要的。 ① ② ③ ④ ⑤

21 找不到我真正感兴趣的事情。 ① ② ③ ④ ⑤

22 我很好奇应该如何协调自己希望在职场上
成为的样子与自己现在的样子。 ① ② ③ ④ ⑤

23 我不理解人们如何确信自己想要做的事
情。 ① ② ③ ④ ⑤

24 在选择个人未来发展方向时，必须考虑家
人的想法与感受。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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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以下是关于学业持续意向的提问。请用√标出符合个人情况的选项。

序
号

内容
完全
不同
意

不同
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我的老师让我感到我是一个被爱与照顾的
人。 ① ② ③ ④ ⑤

2 我的老师非常乐意倾听我诉说的烦恼。 ① ② ③ ④ ⑤

3 与老师在一起时，能够感受到亲密感。 ① ② ③ ④ ⑤

4 老师是我能够放心依靠的存在。 ① ② ③ ④ ⑤

5 老师总是会关心或担心我的事情。 ① ② ③ ④ ⑤

6 老师在我无法做决定并且犹豫的时候，给
予我鼓励与勇气。 ① ② ③ ④ ⑤

7 老师在我心情低落时，会尝试理解我的情
绪并给我转换心情。 ① ② ③ ④ ⑤

8 老师在我做重要决定时，给我忠告和建
议。 ① ② ③ ④ ⑤

9 老师会帮助我找出问题的原因，告诉我有
用的信息与知识。 ① ② ③ ④ ⑤

10 老师会告诉我我不知道或不理解的事实。 ① ② ③ ④ ⑤

11 老师会给我适当的忠告，以助于我更好得
理解和适应现状。 ① ② ③ ④ ⑤

12 老师对于我来说，都是值得学习和尊敬的
人们。 ① ② ③ ④ ⑤

13 老师会在我面临困难时给我寻找解决办
法。 ① ② ③ ④ ⑤

序
号

内容
完全
不同
意

不同
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在我们学校毕业对我来说非常重要。 ① ② ③ ④ ⑤
2 就算学习内容很难，我也会坚持完成。 ① ② ③ ④ ⑤

3 不论有什么困难，我也会在学校完成学
业。 ① ② ③ ④ ⑤

4 下学期也会按时登录学校。
（最后一学期者则不需要回答） ① ② ③ ④ ⑤

5 我能够在我们学校持续学业。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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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以下是一般提问。请用√标出符合个人情况的选项。

序
号 项目 内容

1 年龄 满       岁

2 性别 ① 男 ② 女

3 国籍
① 中国 ② 越南 ③ 乌兹别克斯坦 ④ 蒙古 ⑤ 缅甸 
⑥ 其他 (          )

4 目前教育课程
① 韩国语课程(语学堂学生) ② 大学生 ③ 研究生 
④ 其他 (          ) 

5 目前经济状况 ① 非常困难 ② 困难 ③ 普通 ④ 宽裕 ⑤ 十分宽裕

6 韩国语能流利 ① 1~2级(初级) ② 3~4级(中级) ③ 5~6级(高级)

7 韩国滞留时间 ① 未满6个月 ② 6个月~1年 ③ 1~2年 ④ 3~4年 ⑤ 5年以上

8 最终学历
① 高中毕业 ② 大专毕业 ③ 大学毕业 ④ 研究生毕业 
⑤ 其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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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베트남어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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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몽골어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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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s of Parental Career Expectations,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Career Maturity and Social Support 

on the Dropout Intention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Major on Counselor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Ulsan
Park Jeong A

  Since the mid-2000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nationality is getting various. Unlike this trend, 
studies on international students is mostly focused on students from specific 
countries such as China or on the subject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Besides, 
studies focusing on international students’ dropout are still lacking.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s of parental career expectations,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career maturity and social support on the dropout 
intention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For this purpose, a survey including the parental career expectations,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maturity, social support,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was conducted targeting international students in Ulsan City. 
The questionnaires were written in Korean, English, Chinese, Vietnamese and 
Mongolian. A total of 400 data were analyzed by SPSS 21.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of study variables (parents' career expectation,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maturity, social support,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showed that they were correlated with each other except 
for parents' career expectation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subscale of study variables.
  Second, the gender difference of the study variables (t-test) was only 
significant in parents’ career expectation. Regarding nationality, ther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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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maturity,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F-test). Regarding curriculum, there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maturity, social support from 
friends, social support from professors,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F-test).
  Third, the finding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demographic variables 
(economic condition, Korean proficiency[TOPIK level], stay period) and study 
variables (parents' career expectation,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maturity, social support,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showed that 
Korean proficiency correlated negatively to psychological independence. The 
economic condition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indicating that the better economical condition the students had, the 
higher the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The period of stay and social support 
from professor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Fourth, in order to figure out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variables, parental 
career expectation, individual and social variables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individual and social variables (psychological independence,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s to prevent the school dropout 
of international student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contribute to build a support system such as scholarship support, mentor 
program, and counseling program so that international students can successfully 
complete their studies.

Key Words : Parental Career Expectations,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Career Maturity, Social Support, Dropout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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