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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Ⅰ

직업  가지는 것  사회에  나  능  시

험 고 인   있는 회이며 생  

  있는 경  가지게 는 것이다 이는 . 

 개인에게 있어 매우 요 고 미 있는 일이

다 우리나라  경우 에 입   과  . 

택이 직업 계 탐색  를 통해 이루어지

 보다는 에 맞추거나 부모나 사  가

에 라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 본격, 

인 직업과 진  택   재  시 에 이

루어진다고   있다 라  생 시 는 . 

자 에  이해를 증진시키고 직업에  

보를 획득 여  진 를 택해야 는 요

 이다  미래  진  (Lee & Lee, 2000). 

여 가장 심각  고민  며 임없는 시

행 를 겪  에 진   상담  가

장 요  는 시 라고   있다(Lee, 2003). 

특히 여 생  경우  진 이나 업 

취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취업  

그에 미 지 못해 종  졸업 후 지속 인 진

달  보이지 못 고 있다(Lee & Yu, 2009). 

여 가족부  통계청  보도 자료에 면 2013

 여 생   진  인 남74.3% , 67.4%

생   진 보다 높다(Statistics Korea, 

그러나  졸업 후 취업  살펴보면2013). , 

 졸 남  취업 이 인 것에 해 2013 59.7%

졸 여  취업   남자 생에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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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취업 이 낮 며 그 격 가 , 8.4%(Korean 

에 이르는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것  나타났다 높   진 에 해 여. 

생  낮  취업  진 달에  여 생이 남자 

생과는  다른 어 움  겪고 있  시사

다.

여 생이 취업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

움  원인  나는 여  가지는 진 달 과

에  볼  있다 여  진 달  생 에. 

 겪는 독특  경험이나 결 인 사건  향

 는 특징이 있다  여(Min, 2011). 

이 경험 게 는 결   임신 출산  여  , 

진  달에 큰 향  미 다 많  경우 결. , 

과 는 경 단  가 게 어 노동시장에

 약  작용 게 다  통 인 가부. 

장  사고  별 분업에  고  많  

여 인 들이 취업과 승진 보  등에  공, 

지 못  우를 게 도 다 실(Oh, 2006). 

 취업과  행연구들에 르면 여, 

생  경우 여자 라는 사회  편견 에 취업‘ ’

에 있어  다양  어 움에 부 는 것  나

타났다 (Lee & Yu, 2009). 

이러  여 이 가지는 상황  어 움과 불어 

여 생  진   취업  욱 어 게 만드는 요

인  여 생이 보여주는 자  결 능  

가 있다 에 면 여 생  남자 . Min(2011)

생보다 자신  미에  단과 진 결 에  

어 움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다  취. 

업에  결 도 남 생에 해 늦  편이다

이는 여 생이 진 에  자 결(Lee, 2013). 

 는데 어 움이 있  보여주고 있 며, 

그 인해 여 생  진 미결  상태가 남 생에 

해 상  래 지속  것이라 짐작   

있다 진  취업에  결 이 늦어지면 진. 

개   나 취업   구체 인  

역시 늦어지게 므  취업에 부  향  미

 에 없고 이것이 여 생  낮  취업 에 , 

 다른 약  작용   있다 라  여. 

생  진 결  해 는 자  결 능  에 

 이해  다양  조   개 이 욱 

요 다. 

진 미결  스스  진 를 (career indecision)

택  능 이 떨어지는 상태 는 자신이 결, 

 진 에 해 신  내리지 못 는 상태를 

미 다(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 

생 시  진 미결   나 가야  

향  시 지 못 고 구체 인 진   취업

를 어 게 만든다는 에  드시 해결 어

야  라고 볼  있다(Song & Lee, 2013). 

진 미결  스스  진 를 택  능 이 떨어

지는 상태라고 보   이는 곧 진 미결 이 

자 결  능  부족에  인 다고 추   

있다 그러므  여 생  자 결  능  향상. 

시  그들이 진 에  결  잘 내릴  

있도  돕  해 는 근 주목 고 있는 동  

이  나인 자 결  이  탕  진  

미결  이해 는 것이 용  것이라고 본다. 

자 결  이  (Self-Determination Theory)

장 지향  인간  탕  인간  본 심

리  욕구만족과 내  동 를 강조 는 이

장경향 과 내  동 를 증진 거나 는 , 

침해 는 사회  상황  요  불어 강조

다 이 이 에 는  인간에(Deci & Ryan, 2008). 

게 본 심리 욕구가 있  가 고 있다 인. 

간  본 보편 인 심리 욕구  능 자, , 

계 에  욕구를 가지고 있 며 이 , 

본 심리 욕구  만족 도에 라 행동에  내

재  동 가 증가  도 있고  도 있다

고 보 다 본 심리 욕구  충족  통해 내재. 

 동 가 증가 었   인간  동 행, , 

달이 진 므 (Deci, Vallerand, Pelletier, & 

본 심리 욕구  충족  진  달Ryan, 1991), 

에도 인 향  미  것이라고 짐작   

있다 행연구들  결과를 살펴보면 본 심리 . , 

욕구  만족  진  스트 스를 매개  진 사

결 효능감에 향  미쳤 며 특히 (Le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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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심리 욕구  자  낮게 지각  진

 미결  이 높 지는 것  나타났다

(Guay, Senecal, Gauthier, & Fernet, 2003; Han, 

2004).  

행연구들  탕  볼  여 생  본 

심리 욕구  충족  진  결 에 인 향

 미  것이며 본 심리 욕구가 충족 었  , 

 진  미결  일  있  것  보인다. 

존 행 연구들  진 미결 과 본 심리 욕

구에 향  미 는 것  보이는 변인들과  

계 연구가 주 를 이루었다 진 미결 과 . 

본 심리 욕구  계를  요인들 간  계를 

통해 자 히 는 것  진 미결  가

는 본 심리 욕구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히

고 특  본 심리 욕구가 불만족 었   진, 

미결   요인  어떠  것이 향  

  있는지를 살펴볼  있다 라  본 심. 

리 욕구  진 미결  요인들 간  계 

연구는 진 미결  원인에  이해를 도우

며 본 심리 욕구가 진 미결 에 미 는 향, 

에 해 인 고 내  동 를 높이는  , 

모색 여 여 생  진 미결  이는데 도움, 

이  것이다. 

 취업  에   여 생  경우 4

진 에  결  를 에 없는 상황이

므  진 미결  이 다른 보다 낮  가

능 이 있고 그에 라 본 심리 욕구  만족, 

도 달라지고  변인 간  계도 다른 , 

과 달라질 가능 이 있다 에 라 이러  . 

이가 견 다면 여 생  진 달   조

  에 라 달라질 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  이를 여 생  에 라 검

토  행연구는 보  어 다 그러므  본 . 

연구에 는 진 미결  과 본 심리 욕구  

만족 도가 에 라 어떤 이가 있는지 

인 고 그 이에 라 다른 조   생각, 

해보고자 다. 

라  본 연구는 여 생   가지 본 심리 

욕구 자 능 계  진 미결 외( , , ) (

장 우 부단  격 직업 보 부족 자 명, , , 

 부족 요  인식 부족 간  계를 검토 는  , )

것  목  다 이들  변인  요인 . 

간  계를 살펴보는 것  여 생  진  취

업에  결  돕는데 여  것  보인다. 

연구 는 다 과 같다. 

첫째 여 생이 지각  본 심리 욕구  진, 

미결  간  계는 어떠 가?

째 본 심리 욕구   요인들과 진 미, 

결  요인들 간에는 어떤 계가 있는가?

째 본 심리 욕구  진 미결  간  계, 

는 별  이가 있는가?

이론  배경. Ⅱ

기본 심리 욕구1. (Psychological Basic Needs)

본 심리 욕구는  에 해 등장  Deci Ryan

 동 이 인 자 결 이 (Self-Determination 

에  가  개 이다 자 결 이 에 Theory) . 

르면 개인  행동  자 결  도에 라 

조 며 행동  원인이 자 결 일  내재, 

인 동 가 다 자 결(Lee & Kim, 2008). 

에 향  미 는 본 심리 욕구  자

능 계(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욕구가 있다 개인  목  추구  획득이 얼 . 

마나 효과가 있는가 는 것  그 사람  본 

심리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킬  있는가에 달

있다  가지  본 심리 욕(Deci & Ryan, 2000). 

구는 맞  사회  맥락이 주어   만족  

 있 며 이  내재  동  생  가 다, . 

 가지 본 심리 욕구를 살펴보면 첫째 자, , 

 욕구는 인간이 행동  시작 고 지 고 

조   스스  택권  가지고 자  

행동 고자 는 욕구이다 행동  원인이 자신. 

에게 있는 것  지각 여 자신이 행동에  

주체이고 조 자라는 신  가지 본 , 



- 1061 -

욕구 에  가장 핵심 인 요소  간주 다(Lee 

내재  동 가 높   자 이 & Kim, 2008). 

높 며 어떤 행동이 재미있고 요 다고 스스, 

 생각  에 그것  시작 고 지 게 

다. 

능  욕구는 개인이 사회 경과  상 작

용 속에  자신  능 이나 과 재능  사용

 회를 경험   충족 다(Deci & Ryan, 

능  충족  얻  해 개인  자신  2000). 

능    있는  조건  고, 

동  통해 과 능  지 고 시키 는 

시도를 계속 게 다 이  (Lee & Kim, 2008). 

  드  내재동 를 증진시킨다. 

결국 능  과 능  획득 는 것이라

보다는 행동  통해 자신감과 효  느끼는 

것이다(Deci & Ryan, 2000).

계  욕구는 자신  경 에  타인과  

고 만족스러운 연결  이루고자 는 욕구

이다 계  자 과 능(Deci, et al.,, 1991). 

 만큼 강 게 내재  동 를 일 키지는 

지만 내재  동  지에 요  향  다. 

우 타인과   계가 지각 는 맥락일 , 

 내재  동 가 보다 히 일어난다고 본다. 

 계  욕구는 동 가 내재 이지 고 외

 주어  에도 그것  내재 시키는 역

   있다 즉 요  미가 있는 타인. , 

부  주어진 외  동 는 계  욕구가 충족

었   내재 를 증진시  쉽게 행동  시

작 고 지시킬  있 며 보다 자  행

동 게 만들 도 다. 

본 심리 욕구  충족이 삶에  여러 

인 효과를 가  다는 것이 행 연구들  통해 

인 고 있다 자  지지 경  심리  욕구. 

를 충족시  불  이고  자존감  향

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 며(Chirkov & Ryan, 

본 심리 욕구  충족이 업 취  2001), 

생  만족 자 주도(Kim, Kim, & Hong, 2006), 

습 과 계가 있다는 결과들(Heo & Kim, 2012)

이 있다  주  감에  향  . 

미 며 폰 독(Han & Shin, 2009), (Shin & 

인  독과 스트 스 처 도 Lee, 2013), 

계가 있었다 진  (Jung, Kim, & Kwon, 2012). 

 변인들과  계를 살펴 본 연구들도 있었는

데  는 본 심리 욕구가 진Lee Lee(2010)

행동에 향  미 는 요  변인임  

며 등  부모  래  자  지지, Guay (2003)

 진 미결 과  계에  본 심리 욕구 

에  특히 능 과 자 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보고 다 근  연구에 도 . Lee(2013)

본 심리 욕구가 진 스트 스를 매개  진 결

효능감에 직 간  향  미 다는 결, 

과가 있었다 라  본 심리 욕구는 인간 행. 

동과 동 에 요  향  미 며 진  , 

 여러 변인에도 향  미 는 주요 개 인 것

 보인다. 

진로미결정2. (Career Indecision)

진 미결  스스  진 에  결  내릴 

 없거나 택  했다 라도 그에  신

 가지지 못 는 상태 랫동  진  심리, 

자들  요  심사가 어 다(Osipow, 1999). 

그러나 진 미결  개  자들마다  다

른데 이는 진 미결  상태에  개  합,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이다(Jung, 

Kim, & Kim, 2008). 

진 미결 에   연구는 주  진  결

이 이루어 는가 닌가  이분법 인 구분에 

 맞추어 미결  집단  특징  히고자 

했다 그러나  진 미결 에 (Shin, 2010). 

 연구는 미결  상태  특징이나 도를 

 평가 도구를 가지고 있지 다는 계가 있

었 므 내담자들이 결  상태인(Osipow, 1999) 

지  미결  상태인지 분명 게 구분  어

웠다 이후 미결  집단  달  결  . 

내리지 못  미결 집단과 격 인 (in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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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미결 집단  나(indecisiveness) 

는 연구들이 이루어 다(Fuqua & Hartman, 1983). 

달  미결  집단  진 나 자신에  보 

부족 등  이  상 이고 일시 인 미결  

상태에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격   인. 

 미결  경우 진  에만 국  미결

이 니라 생  에 걸쳐 결 이 요  

간에 결  내리지 못 는 것이 복 어 는 

이른  만 인 미결  상태이다(chronic) . Osipow 

는 미결  상태에 라  효과 이고 (1999)

  상담  개입 법이 달라지므  이러  

구분이 드시 요 다고 다. 

근 들어 는 진 미결   다른 양

상과 원인들  지닌 복합 이고 다 원 인 것

 보 척도 개  통해 진 미결(Shin, 2010), 

 원인  히고자  연구  진 미결  

  나 어 미결  상태 사람들  특징

 히는 연구들이 행 었다  미결  . 

원인에  연구 , Chartrand, Robbins, Morrill,  

등  진  미결  인지 인 요& Boggs(1990) 

인들과 인 요인들  다 원  살  

를 개 며Career Factors Inventory(CFI) , 

등  Gati, Krausz, & Osipow(1996) Career 

를 개Decision Difficulties Questionnaire(CDDQ)

여 진 미결  진  사결  과  에 

생   있는 들과 사결  과 에  생

  있는 들  나 고 이를 다시 개  10

범주  나 어 진 미결  원인들  

다  과 는 . Tak Lee(2003) Korean Career 

를 개 여 우리나라 Indecision Inventory(K-CII)

생들  진 미결  원인  직업 보 부족, 

자 명  부족 우 부단  격 요  인식 , , 

부족 외  장 등  가지  나 었다 본 연구, 5 . 

에 는 진 미결  원인  살펴보  해 국 

생들  상  개 었고 진 미결  , 

외 내  원인들  고루 포함 고 있는 과 , Tak

 Lee(2003)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를 사용 고자 다(K-CII) . 

다  진 미결   나  연구

들  살펴보면  헌고  통해 , Gordon(1998)

실 게 결 어느 도 결 불 게 , , 

결 임시미결 상태 달 인 미결 상태, , , 

심각  미결   만  미결  상태 등  진

결   리 다. Cohen, Chartrand

 는 미결 집단  결  가 Jowdy(1995)

어있는 집단 달  미결  집단 택불 집, , 

단 만  미결 집단 등    나, 

고 각 집단  자 체   이를 

다  과 는 진 미결  여. Song Lee(2013)

생 집단  인 미결 통  여 동, , 

부족 만  우 부단 내  갈등  가, , 5

지   나 어 각 집단  특징  연구

다.  

다양  변인들과 진 미결 과  계를 히

는 연구들도 행 었는데 불, (Fuqua, Newman, 

& Seaworth, 1988; Lee, Du, Rhee, Jang, Jung, & 

벽주 등Lee, 2013), (Leong & Chervinko, 1996)

 진 미결   높 며 심리  독립, 

진 결  자 효능감(Tokar et al.., 2003), (Betz & 

Luzzo, 1996; Taylor & Betz, 1983), (Yoo, 

사회  지지 등  진 미결  2004), (Han, 2003) 

 낮추는 것  나타났다 행 연구들  . 

결과를 볼 진 미결 과 계있는 변인  매, 

우 다양 다 라  진 미결  가 는 원. 

인에   해 는 개인내  변인들과 

그에 향  미 는 경  변인들  같이 살펴

보 야  것이다.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3. 

근 들어 자 능 계  본 심리 , , 

욕구  만족이 건강 리 등에 미 는 , , 

향에  연구가 범 게 이루어 나

생  진 미결 과  (Ryan & Deci, 2000), 

 히는 연구는 직 미 다(Lee, 

 에 르면 본 심리 욕2013). Ryan Deci,(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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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족  통해 개인  건 인 사회  달

과 개인 내 인 주  감과 같  장 고 

통합 는 향  진   있 므 본 심리 , 

욕구가 충족 지 못   여 생  진  

달에 부 인 향  미쳐 진 미결 이 래  

것이라 짐작   있다.

특히 여 생들이 근 직면 고 있는 불리  

취업 여건과 여 볼 본 심리 욕구  , 

충족  요  미가 있   있다 여 생들이 . 

진  해  사회  여건 등  를 크게 

지각 라도 그것에 처 는 식에 있어  , 

요  향  미 는 것  객  존재 는 

 자체 보다는 이러  들  개인이 지각

고 는 식이다 즉 내(Lee & Yu, 2009). , 

재  동 가 높  경우 자신이 엇  원 는지, 

원 는 것  얻  해 엇  해야 는지 등 

진 에 해 보다 극 인 태도를 보일 가능

이 높  것이다 라  본 심리 욕(Lee, 2013). 

구  만족 도가 높  것  내재  동 가 높  

것이며 이는 여 생  여  진 에  , 

극 인 태도를 갖도  도  결과  낮  진

미결 과 이 있  것  보인다. 

 진 미결  다양  개인 내외  변인․

들  향  므 진 미결  원인과 그, 

에  조   살 는 연구를 해 는 개

인내 사회 맥락  요인들  모  고 고 있, 

는 본 심리 욕구  진 미결 간  계를 살

펴보는 연구가 요 다고 본다 본 심리 욕구. 

는 내재  동   개인내  개 이지만, 

본 심리 욕구  충족  해 는 사회 맥락, 

  경이 주어 야 다(Deci et al., 

라  진 미결  원인과 이 있는 1991). 

것  보이는 본 심리 욕구가 있다면 이를 충

족시키   조  살펴 써 진 미

결  낮추도  도울  있  것이다 본 연구. 

는 진 미결 과 본 심리 욕구  계를  

요인들 간  계  통해 진 미결  원

인에 해 보다 자 히 이해   있도  고, 

본 심리 욕구를 충족시킬  있는  경

에 해 살펴보  여 생  진 미결  이는

데 도움이  것이다.

연구 방법. Ⅲ

연구 상1. 

본 연구는 시에 소재   에 재  B 4

인 에  지 여 생  상  1 4

다  월부  약 주간 상자에게 . 2013 12 2

 실시 다 결과  부를 회. 1,238

고 이  항에  답  락 거, 

나 불 실 게 답  부를 외  178 , 1,060

부를 분 에 사용 다.

측정도구2. 

본 심리 욕구1) 

본 심리 욕구를  해  Deci

이 작  본 심리 욕구 척도Ryan(2000) (BPNS)

를 가 번 고 타당  것  사용Lee(2008)

다 이 척도는 인간   가지 본 심리 욕구. 

 충족 도를   것 자, , 

능 계  개  역  구 어 , 3

있 며  항이다 자  자신  가 에 , 18 . 

해 엇인가를 결 고 일에  임  가

지는 것이고 능  개인  능  주어진 , 

직 를 공  행 는지  도를 

며 계  다른 사람 부  상 작용  , 

며 소속 는 감  고 있다 각 항  . 

 그 지 다 그 지  편이다 그런 ‘ ’, ‘ ’, ‘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었다’, ‘ ’ 4 . 

항  역산 항 역  여 사용5 , 

다 라  가 높  본 심리 욕구  . 

만족이 높  미 다 가 보고  연. Lee(2008)

구  신뢰도(Cronbach's  는 자  능  ) .70, 

계  이며 본 연구에 는 체 척도가 .75, .79 , 

이었고 자  능  계  이.88 , .82, .81, .81



- 1064 -

었다.

진 미결2) 

진 미결   해 과 Tak Lee(2003)

가 개  국 진 미결  검사 를 사용(KCII)

다 이 검사는 우리나라 생들이 진 결. 

시 지각 는 어 움  내용과 지각 도를 

도  구 어 있다 외  장 우 부단  . , 

격 직업 보 부족 자 명  부족 요  인, , , 

식 부족  개   요인이 있 며  항 5 , 22

이다 외  장 는 자신이 원 는 직업에  . 

주  나 경  어 움 등이 포함 고 우, 

부단  격  소극 인 격  인해 직업결

에 어 움  겪는 도이다 직업 보 부족  . 

직업  망과 그 직업이 요구 는 능 이 엇

인지 고 있는 것이고 자 명  부족  자신, 

 과 미를 지 못  도이며 요, 

 인식 부족  직업  택해야  요  느

끼지 못 는 도이다 각 항   그 지 . ‘

다 그 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 ‘ ’, ‘ ’, ‘

우 그런 편이다  며 가 높’ 4 , 

 진 결 에  어 움   크게 지각

고 있  미 다 과  연구 신. Tak Lee(2003)

뢰도(Cronbach's  는 체 척도 외  장  ) .81, 

우 부단  격 직업 보부족 자.62, .77, .68, 

명  부족 요  인식 부족 며 본  .69, .54 , 

연구에  체 척도는 외  장  우 부.81, .77, 

단  격 직업 보부족 자 명  부.82, .84, 

족 요  인식 부족 이었다.90, .83 . 

자료분석3. 

본 연구에 는 여 생  본 심리 욕구  진

미결  간  계를 살펴보  해 상 분

 실시 다  본 심리 욕구  진 미. 

결 에 해 통계를 실시 며 별 , 

이를 검토  여 를 실시 다ANOVA . 

만일  별 이가 있  경우  변인 간 계

에 도 이가 있   있 므  그러  경우 

별  자료를 분 여야  이다. 

다  본 심리 욕구  요인들과 진

미결   요인들이  간에 어떠  구조

 계를 맺고 있는지 구체  검토  

여 본 심리 욕구  요인  독립변인, 

 고 진 미결  요인  종속변인  

는 상 분  실시 다 상 분. 

  개 이상  독립변인들과  개 이상  종

속변인들 사이  상 계를 연구 는 다변량분

법 다  독립변인들과 나  종속변, 

인  계를 연구 는 다회귀분 에 해 독, 

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집단  계  

계에 여 는 각 개별변인들  향  볼 

 있다.

결 과. Ⅳ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에 한 기1. 

술통계  학년별 차이

에 여 생  본 심리 욕구  진<Table 1>

미결  평균  편  결과가 시 어 

있다 연구 상 체에  본 심리 욕구 척도  . 

이 소 에   지이며 간 18 72

가 임  감  본 연구 상 여 생45 , 

들  본 심리 욕구 만족  체 평균  53.96

 간 보다 높게 나 다 그리고 이 . 

라갈  본 심리 욕구 만족 도가 조  

높 지는 것  볼  있다 진 미결 에 는 척. 

도  이 에  지이며 이 간 22 88 55

이므 진 미결  체 평균 결과인 , 

 간 보다 낮게 나  인   47.27

있다 요인에  요  인식부족과 외 장. 

가 다른 요인에 해 낮  평균 를 보

다  이 라갈  진 미결  인식. 

이 낮 지는 것  볼  있다. 

별   변인  평균 에  이가 있  

경우 에 라 변인 간  계도 달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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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므  를ANOVA 실시 여 미  이가  

있는지 인해 보 다 에 그 결과가 . <Table 2>

시 어 있다 본 심리 욕구는 이  . 4 1

보다 미  에  높 며(F=4.61, p<.01), 

진 미결  이 과  보다 1, 2 3 4

미  에  높게 나 다(F=23.95, p<.001). 

본 심리 욕구  요인에 는 자 (F=4.56, 

과 능 에  별 이p<.01) (F=3.26, p<.05)

가 있었 며 진 미결  모든 요인에  , 

별 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 는 진 결. 

 시 가 임   경우  변인 모  4 , 

타 과 미  이가 있  감 해  4

과  집단  구분 다1, 2, 3 . 

SS df MS F Scheffe

psychological basic need
group 626.69 3 208.90 4.61**

4th>1st(grade)
error 47090.70 1039 45.32

 autonomy
group 122.000 3 40.667 4.56**

4th=3rd>1st(grade)
error 9328.329 1047 8.910

competenc
group 81.217 3 27.072 3.26*

4th>1st(grade)
error 8751.898 1054 8.304

career indecision
group 6524.83 3 2174.95 23.95***

1st=2nd>3rd>4th(grade)
error 93531.50 1030 90.81

 external barrier
group 43.448 3 14.483 2.72*

1st>2nd>4th>3rd(grade)
error 5573.081 1048 5.318

 indecisiveness
group 139.670 3 46.557 6.65***

1st=2nd>4th(grade)
error 7362.023 1052 6.998

 lack of information
group 612.358 3 204.119 15.27*** 2nd>3rd>4th, 1st>4th, 

2nd=1st, 1st=3rd(grade)error 13997.399 1047 13.369

lack of self-identity
group 158.481 3 52.827 5.70**

1st=2nd>4th(grade)
error 9758.287 1053 9.267

lack of necessity
group 871.616 3 290.539 47.28***

1st>2nd>3rd=4th(grade)
error 6464.551 1052 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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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Difference of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level on grade

1st grade

(N=238)

2nd

(N=299)

3rd

(N=294)

4th

(N=229)

total

(N=1060)
Min-Max

M(SD) M(SD) M(SD) M(SD) M(SD)

psychological basic need 52.82(6.71) 53.63(7.03) 54.47(6.22) 54.93(6.99) 53.96(6.77) 18-72

 autonomy 17.87(3.04) 18.18(2.96) 18.66(3.06) 18.72(2.85) 18.36(3.00) 6-24

 competence 16.24(2.72) 16.52(2.94) 16.67(2.75) 17.05(3.12) 16.61(2.89) 6-24

 relatedness 18.71(2.62) 18.99(2.66) 19.13(2.33) 19.30(2.59) 19.03(2.55) 6-24

career indecision 50.45(9.17) 48.88(9.18) 46.01(9.65) 43.61(10.14) 47.27(9.84) 22-88

 external barrier 7.09(2.32) 6.98(2.32) 6.59(2.33) 6.71(2.25) 6.84(2.31) 4-16

 indecisiveness 9.85(2.52) 9.56(2.58) 9.32(2.83) 8.80(2.61) 9.39(2.67) 4-16

 lack of information 15.61(3.50) 15.68(3.66) 14.76(3.50) 13.72(3.99) 14.98(3.73) 6-24

 lack of self-identity 9.73(3.03) 9.58(3.05) 9.39(3.13) 8.66(2.94) 9.36(3.06) 4-16

 lack of necessity 8.10(2.75) 7.07(2.59) 5.96(2.36) 5.75(2.16) 6.71(2.64) 4-16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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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심리 욕구  요인들과 진 미결

 요인들  계를 구체  검토  

해 본 심리 욕구  가지 요인  독립변, 3

인  고 진 미결  가지 요인들  5

종속변인  여 상 분  실시 다.

여 생의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 2. 

간의 계

 여 생  본 심리 욕구  진1) 1, 2, 3

미결  간  계

상 분 에  본 심리 욕구  진 미

결  간  상 계 를 산출 다Pearson . 

에  여 생  본 심리 욕<Table 3> 1, 2, 3

구  진 미결  간  상 결과가 시 어 있

다 본 심리 욕구 과 진 미결   간. 

에는 미  부 상 이 있    있다

요인에  자 과 능  (r=-.55, p<.01). 

진 미결    요인들과 간 도  

상  보이고 있는 면 계  체  낮  , 

상  보 다 자  우 부단  격과 가. 

장 높  부 상  보 며 다  (r=-.56), 

자 명  부족 외 장  (r=-.39), (r=-.37)

 상 이 나타났다 능  우 부단  격. 

과 가장 높  부  상  나타냈 며 다(r=-.52), 

 자 명  부족   상  (r=-.41)

보 다 이들 결과를 종합  보면 자 과 . , 

능  높이 지각  진 미결  낮게 인

식 다는 것    있다 그러나 이는 각 변인 . 

간  단 상  결과라는 이 있다 라  . 

본 심리 욕구  진 미결  각 요인군들

이  어떠  계를 맺고 있는지 상 분

 결과를 통해 자 히 살펴보 다. 

career 

indecision

external

barrier

indecisi-

veness

lack of

inform-

ation

lack of 

self-

identity

 lack of 

necessity

psycho-

logical 

basic need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career indecision - .54** .68** .77** .75** .54** -.55** -.52** -.45** -.33**

 external barrier - .29** .29** .19** .17** -.35** -.37** -.18** -.29**

 indecisiveness - .35** .48** .15** -.58** -.56** -.52** -.29**

 lack of 

information
- .47** .25** -.25** -.24** -.23** -.12**

 lack of 

self-identity
- .24** -.44** -.39** -.41** -.25**

 lack of necessity - -.22** -.20** -.12** -.20**

psychological 

basic need
- .82** .80** .77**

 autonomy - .48** .45**

 competence - .44**

 relatedness -

**p<.01

<Table 3> Correlations of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on 1st, 2nd, 3rd (N=831)

 

는 본 심리 욕구  진 미결  <Table 4>

요인 간  상 분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상 분  실시  결과 개  상. 3

함 가 산출 었다 값에 면 . Wilks' Lambda

상 함1 (Wilks' =.49, ***λ p  <.001) 2

상 함 (Wilks' =.91, ***λ p 가 미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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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인인 본 심리 욕. 

구  종속변인인 진 미결   함  간에 

미  상 이 있  미 다 그러나 . Wilks' 

값  에 가 울  실 인 미가 낮Lambda 1

지므  상 함 만  해 다1 .

Function 1 Function 2 Function 3

Canonical Correlations .68 .28 .08

Wilks' Lambda .49 .91 .99

Chi-square 560.18*** 71.09*** 4.53

df 15 8 3

***p<.001

<Table 4> Canonical functions for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on 1st, 2nd, 3rd

본 심리 욕구  진 미결  요인 간  

계를 보  해 산출  상 함  1

부 량과 부 량이 에 <Table 5>

시 어 있다. 

Function 1

Canonical Loadings Cross Loadings

psychological 

basic need

 autonomy -.91 -.62

 competence -.81 -.55

 relatedness -.54 -.37

variance .59

redundancy index .27

career indecision

 external barrier .49 .34

 indecisiveness .93 .63

 lack of information .41 .28

 lack of self-identity .69 .47

 lack of necessity .28 .19

variance .37

redundancy index .17

<Table 5> Canonical solution for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Function 1 on 1st, 2nd, 3rd

 

  상 분 에  Tabachnick Fidel(1996)

각 변인이  해 는 부 량  계 가 

이상이어야 다고 다 부 량에.30 . 

 본 심리 욕구  경우 자 능 계, , , 

 모  상 함 를 는데 여했 며, 

특히 자 과 능 이 높  부 량  보임

써 상 함 를 는데 요  여를 했

   있다 진 미결  개  요인 . 5

 요  인식 부족  외  개 요인이 4

상 함  에 여했 며 이  우 부단, 

 격과 자 명  부족  여도가 높  

볼  있다 부 량  살펴보면 본 심. 

리 욕구는 자 능 계 이 모  진 미, , 

결  요인군과 미  부 상 이 있

며 특히 자 과 능 이 진 미결 과 보다 , 

높  이 있는 것  나타났다 진 미결. 

 경우에는 우 부단  격 자  명  부족, , 

외 장 가 본 심리 욕구  미  부  상

이 있 며 이  우 부단  격과 자 명, 

이 본 심리 욕구  명에 상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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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했  볼  있다 직업 보  부족과 . 

요  인식 부족  본 심리 욕구  부 상

이 있지만 미  에 미 지 못 다 이. 

러  결과를 종합 면  여 생들  자1, 2, 3

능 이 낮  우 부단  격  가, 

지고 자 명 이 부족 게 어 진 미결  , 

이 높 진다고 볼  있다 본 심리 욕구. 

 복지 는 이며 진 미결  .27 , 

복지 는  나타났다 이는 진 미결  .17 . 

요인이 본 심리 욕구를 명 고 본 27% , 

심리 욕구  요인이 진 미결  명17% 

함  미 다.

 여 생  본 심리 욕구  진 미결2) 4

간  계

 여 생  본 심리 욕구  진 미결  4

간  상 계가 에 시 어 있다<Table 6> . 

본 심리 욕구 과 진 미결   미

 부 상  나타났다 요(r=-.58, p<.01). 

인에  자 과 능  진 미결    

요인들과 간 도  상  보이고 있

며 계  이  변인들에 해 상 이 좀  , 

낮 다 자  우 부단  격 자. (r=-.50), 

명  부족 외 장   부(r=-.40), (r=-.39)

상 이 나타났 며 능  우 부단  격, 

자 명  부족 직업 보 부족(r=-.50), (r=-.42), 

  부 상  보 다 자 과 (r=-.35) . 

능 에  결과는  여 생  상1, 2, 3

계 양상과 슷 지만 계  상 계 는 , 1, 

 여 생에 해 증가 다2, 3 .

career 
indecision

external
barrier

indecisi-
veness

lack of
inform-
ation

lack of 
self-

identity

 lack of 
necessity

psycho-
logical 

basic need
autonomy competencerelatedness

career indecision - .65** .72** .85** .75** .54** -.58** -.52** -.50** -.43**

 external barrier - .37** .46** .24** .37** -.41** -.39** -.29** -.36**

 indecisiveness - .47** .51** .22** -.52** -.50** -.50** -.29**

 lack of 

information
- .58** .29** -.36** -.32** -.35** -.26**

 lack of 

self-identity
- .23** -.46** -.40** -.42** -.32**

 lack of necessity - -.31** -.27** -.21** -.32**

psychological 

basic need
- .86** .84** .77**

 autonomy - .60** .52**

 competence - .44**

 relatedness -

**p<.01

<Table 6> Correlations of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on 4th (N=229)

 

 본 심리 욕구  진 미결  <Table 7>

요인 간  상 분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상 분  실시  결과 개  상. , 3

함 가 산출 었다 이 값  고. , Wilks' Lambda

여 상 함1 (Wilks' =.49, ***p<.001)λ

만  해 다.

에 상 함  부 량과 <Table 8> 1

부 량 결과가 시 어 있 며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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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 량  계 가 이상인 것  해 다.30 . 

 부 량  살펴보면 본 심리 욕구  , 

경우 자 능 계  모  모  높  부, , 

량  상 함  에 요  여를 

다 진 미결  역시 개  요인 모  . 5

상 함  에 여했는데 이  특히 , 

우 부단  격 자 명  부족 외 장  , , 

여도가 높 다 부 량에 는 본 심. 

리 욕구  요인인 자 능 계  모, , 

 진 미결  명에 높  여를 고 있다. 

진 미결  경우에는 우 부단  격 자 명, 

 부족 외 장 직업 보 부족이 본 심리 , , 

욕구  미  부  상 이 있는 것  나타

났다 요  인식 부족  본 심리 욕구  부. 

 상 계이지만 미  에 미 지 못

다 이상  결과는  여 생들  자. 4 , 

능 계 이 낮  우 부단  격  , 

가지고 자 명 이 부족 며 외 장  직업, 

보 부족  높게 인식함  보여 다 복. 

지 는 각각 진 미결 이 본 심리 .27, .18 , 

욕구를 명 고 본 심리 욕구가 진 미27% , 

결  명 다18% . 

Function 1 Function 2 Function 3

Canonical Correlations .63 .27 .12

Wilks' Lambda .55 .91 .99

Chi-square 129.52*** 19.60* 2.90

df 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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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Canonical functions for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on 4th 

Function 1

Canonical Loadings Cross Loadings

psychological 

basic need

 autonomy -.91 -.58

 competence -.83 -.52

 relatedness -71 -.45

variance .67

redundancy index .27

career indecision

 external barrier .67 .43

 indecisiveness .85 .54

 lack of information .57 .36

 lack of self-identity .73 .46

 lack of necessity .46 .29

variance .45

redundancy index .18

<Table 8> Canonical solution for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Function 1 on 4th

 

 결과  면 계 과 외1, 2, 3

장  부 량   결과보다  크1, 2, 3

게 증가 여 상 함  에 계 과 외

장  여도가 높 다 부 량에. 

는 계 외 장 직업 보 부족이 증가, , 

다 이는  여 생들  본 심리 욕. 1, 2, 3

구 에  자 과 능 에 많  향  고 

있 나 이 면 여 에 계  향 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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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다고   있다  이 면 . 4 1, 2, 3

  지 못했  외 장  직업 보  부

족 지 인지 게 는 것  보여진다. 

논 의. Ⅴ

본 연구는 여 생  본 심리 욕구  그들이 

지각  진 미결  원인 간에 어떤 계가 있

는지 히는데 그 목 이 있었다 통계  분 에. 

 나타난 주요결과  그 미를 논 면 다

과 같다. 

 각 변인에 해 통계분  실시  

결과 본 연구에 가  여 생들  본 심리 , 

욕구 만족 과 진 미결   별  

이가 있었다  여 생  경우 본 심리 . 4

욕구  만족 이 가장 높 며 진 미결  , 

 가장 낮 다 진 결  별 . 

이에  행 연구들  (Jang, 2003; Lee, 2007)

진 결 이 별  이가 없다는 결  

내리고 있어 본 연구  결과 는 다소 상이 다. 

이는 근 들어 욱 심각해진 취업난에  

처 여 생들이 취업에 임 해진 에 이르, 4

러  취업과 진 에  결  이 에 해 빨

리 내리고 있는 것  볼  있다. 

여 생  본 심리 욕구  진 미결  간  

계를 자 히 보  해 본 심리 욕구  

요인과 진 미결  요인에  

상 분  실시 다 본 심리 욕구  진. 

미결  별 에  미  이가 있었

므  과 진 결 에 임  인 1, 2, 3

 구분 여 각각  자료에 해 분  4

실시 다. 

 경우 자 능 이 낮   1, 2, 3 , 

우 부단  격  가지고 자 명 이 부족  

가능 이 높  것  나타났다 특히 자. 

과 능 이 계 에 해 진(-.62) (-.55) (-.37)

미결 에 높  상 이 있었고 특히 진 미결, 

 요인 가운데 우 부단  격 과 매우 (.63)

높  이 있 며 자 명  부족 과도 , (.47)

 높  상 이 있었다 이는  여. 1, 2, 3

생  경우 자 과 능  욕구를 충족 지 , 

못   스스 를 우 부단  격이라고 인지

게 며 자 명 이 부족 다고 인식 다는 것

이다 진  미결  상태를 달  미결. 

과 격  미결  (indecision) (indecisiveness)

나 어 보고 있는 행 연구들이 있 므 (Fuqua 

 여 생들이 단지 & Hartman, 1983), 1, 2, 3

진 에 만 결 이 어 운 것이 니라 생  

 다양  사건들에 해 결  내리  어

워 는 미결 상태에 있는 것이 (indecisiveness) 

닌지 검해 볼 요가 있  것이다 그리 여 . 

격  미결  상태에 있는 생  경우 진  

에 있어  스스 에  탐색 동에  

 맞추도  도울  있다.

등  연구에 면 본 심리 욕Deci (1991)

구를 충족시킬 회를 공 는 경 즉 개인  , 

자 이고 능 고 계  가지게 는 , , 

경에  그 개인  동  행과 달이  

다고 다 라  본 심리 욕구  충족  . 

해  자 과 능  만족 는 경  공

는 것이  여 생  진 미결  감1, 2, 3

소시키는데 도움이   있  것이다 리 십 . 

향상 그램 여  진 결 에 장 가 는 , 

내 인 를 여 자신  능  어낼 

 있는 그램 일 인 강 가 닌 실  , 

훈 고 체험해 볼  있는 그램 등  공

여 그들  우 부단  격  면  이해 고 

자 명  높일  있도  조 는데  

는 것이 좋  것이다  진   장면에. 

 진  가는 생  본 심리 욕구를 지지

여 그들  변 를 진시킬  있  것이다

 상  는 (Han & Shin, 2010). 1, 2, 3

진   경우 진  가는 생  진 미

결  이  해 특히 자 과 능  욕구

 만족   략  가 야  것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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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해  생이  진  목

를 존 고 그들이 스스  진  결  주도권

 가지도  주 를 울여야 다 직업 계  . 

자신  격 인 면에  보 탐색  주도

 도  며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

 취업  목 가 스스  욕구에 해 

었는지 검 도  다 능  지지를 . 

해  진  가는 생  취에 해  

드  공 며 진 지도  목 를 달  

 단계들  부  명 히 계획 고 평가

게 여 생이 자신  취 도를 직  인

  있게 는 것이 좋  것이다  생이 . 

실  취 가능  행동  목 들   

 있도  돕는 것이 능  욕구  만족  높일 

 있  것  본다. 

 여 생  경우  경우 는 4 , 1, 2, 3

달리 자 능 계 모  (-.58), (-.52), (-.45) 

진 미결 과 고른 상  보이고 있었다  . 

진 미결  요인들에 도 우 부단  격

자 명  부족 외 장 직업(.54), (.46), (.43), 

보 부족 등이 상 함 에 향  미 고 (.36) 

있 며 요  인식 부족도  상  보여 , .29

거  모든 진 미결  요인들이 본 심리 

욕구  이 있    있다 이는 가지 . 3

본 심리 욕구  충족이 모  진 미결  다

양  원인들과 부 인 상  가지고 있  보

여주고 있다 특히 계   여 생. 1, 2, 3

보다  여 생  진 미결 에  많  향4

 미 는 것  나타났다 계  욕구는 내재. 

 동 를 지시키고 외  주어진 동 를 , 

내재  시키는 것에 요  역  다(Deci & 

타인과  고 만족스러운 연결Ryan, 2000). 

이 충족 지 못했  취업과 진 에  자, 

신  내재  동 를 지 가 어 고 외부 부

 주어진 외  동 들  자신  것  내재

는데 어 움  겪는 것이다 졸업  고 부. 

모나 사회  상황 등 외부  향   진  

취업에  결  했  경우 계  욕구가 , 

충족 지 면 내재  동 를 일 키거나 지

 어 울  있다 라   여 생  경. 4

우 이미 진  결  다고 지라도 그 결

이 자신  내재  욕구에  나  것인지에  

검이 요  것이다 진  결 에 외부  향. 

이 컸  것  다면 그 경우 자신  결

 지지해   있는 사람  도  거나, 

같  진  향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  구

도  는 등 계  욕구  충족  돕는 

들이 요  것이라고 본다.

  여 생  경우 과는 달4 1, 2, 3

리 진 미결  요인  부 량이 

부분 미   나타나 본 심리 욕구

가 진 미결  다양  원인들과 이 있  

보여주고 있다  여 생  본 심리 욕구. 4

가 충분히 만족 지 못  경에 는 우 부단  

격과 자 명  부족이  크게 향  미

면  동시에  경우보다 외 장 를 , 1, 2, 3

 크게 지각 게 며 직업 보  부족함이  , 

크게 느끼게 다 라  다양  보 집이 . 

가능 면  인 지지 지 이루어질  있는 

동 리 동이나 토를 통해 취업에 요  

보 집과 체계 인 취업 를 지원   있

는 회를 공 다면 취업과 진 에  결

 내리는데 도움이   있  것이다 그룹  . 

구 여 보를 공 고 동  함께 는 법

도 좋  것이다   여 생   진. 4

에  진  가는 가지 본 심리 욕구를 3

고루 지지   있는  장면  계획 여야  

것이다 특히  생들에 해 계  . 1, 2, 3

욕구 만족이 요함  고 여 가  신뢰

운 계 과 불어 진  취업  택  

지지해   있는 인  자원  도  돕고 진, 

  취업 목  내면   여 내  

욕구를 높이도  도 야 다. 

본 연구  결과에 여 내린 결  다

과 같다 여 생  본 심리 욕구는 진 미결. 

과 명  계가 있 며  경우 자,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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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능 이  경우 자 능, 4 , , 

계  모 가 진 미결 에 뚜  향  미

고 있다 본 심리 욕구 이 에 면  가지 . 

본 심리 욕구는 개인에게 맞  사회  맥락

이 주어   만족   있다고 며, 

 내재  동 가 생 다고 다 라  여. 

생  진 달  지원  해 는 본 심리 

욕구인 자 능 계  욕구를 충족시킬 , , 

 있는 경과 지원이 요 며 이를 해 , 

별  별  진 지도  진  지원 

이 공  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 생  진  취업에  결

 돕  해  가지 본 심리 욕구  진 미

결  다  가지 요인들 간  계를 

 구분 여 구체  검토 다 이는 여. 

생  진 미결  원인에  이해를 도울  

있 며 진 결 에 어 움  겪고 있는 여 생, 

에게 별 특 에 맞는 지원  시

다는 에  가 있다.

마지막  본 연구가 지니는 과 후속연

구를  언  다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도시에 소재 는  , 

여 생  상  실시 었 므  연구결과를 

모든 여 생에게 일  시키는데 계가 있다. 

 본 연구  여 생들  남 공 에 재  

인 여 생들만  상  는데 여자 에 , 

재  인 여 생  취업과 진  특 과 이가 

있   있 므  후속 연구에 는 다양  지역

과 태  에 재  인 여 생들  상

 연구  요가 있  것이다. 

째 본 연구는 여 생만  상  여 남, , 

생  진 미결 과 본 심리 욕구간  계 

양상이 여 생과 어떤 이가 있는지 살펴보지 

다 후속 연구에 는 남 여 생간   연. 

구를 통해 별  이를 힐 요가 있  것이

다. 

째 본 연구는 진 미결  원인에 른 , 

 요인과 본 심리 욕구간  계를 살펴보

다 그러나 진 미결  연구자에 라  그 원. 

인이나 특  이해 는 식이 다양 다 후속 .  

연구에 는 진 미결  다른 이  경에 

른  들과 본 심리 욕구  계를 살

펴 써 본 심리 욕구  진 미결 간  

계를 다양  각도에  살펴볼  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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