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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정체성이 수학 교과 학습지속성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유용가치의 매개 효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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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의 발달 단계 중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탐색하고 그와 관련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시기

이다. 청소년기에 확립해야 할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한

다. Erickson(1959)은 청소년기의 주요 도전 과제 중 하

나로 진로정체성 형성을 거론한 바 있다.

진로발달 단계 이론에서 청소년기는 ‘진로탐색기’에

해당한다(Super, 1963). 진로탐색기는 미래에 대한 계획

수립이 주요한 진로발달 과업인 시기로 잠정기(tentative

substage: 15-17세), 전환기(transition substage: 18-21

세), 시행기(trial substage: 22-24세)로 나뉜다. 잠정기에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기회 등을 고민

하기 시작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직업에 대해 고려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경험을 시도한다. 전환기에는 취

업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거나 취업 경험을 하기

도 하며, 시행기에는 적합해 보이는 직업을 선택하여 처

음으로 직업 생활을 하게 된다.

진로탐색기의 초기 단계이자, 우리나라의 중학교 시

기에 해당하는 ‘잠정기’에 직업과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어

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이후 개인의 진로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시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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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진로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유학기제에서 시행하는 다

양한 진로교육은 진로탐색기 중 잠정기에 요구되는 과업

수행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방안들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최근에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

게 된 것은 학생들의 진로의식이나 진로정체성이 학습자

자신에 대한 이해력으로서 자아개념(강경찬, 1996; 이영

숙, 1997)뿐 아니라 학습동기 및 성취동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김미나, 2000; 임선아, 2013) 학업성취에도

정적 영향을 준다(윤삼희, 2004; Lounsbury, Huffstetler,

Leong, & Gibson, 2005)고 예측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진로정체성이 후속 발달 시기의 다양한

인지, 정의적 측면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

루어지지만, 진로정체성과 교과 수업 관련 변인들 간 관

계에 주목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학습자마다 탐색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이 다양하고 직업별로 특성이 다르

기 때문에 진로의식 함양 교육은 비교과 교육을 통해 주

로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다루는 ‘교과’

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 입문하기 위한 기초 능력 신장

을 목적으로 하므로 학습자들은 교과 수업을 통해 진로

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도 있고 진로와 관련된 교과

학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진로

정체성이 교과를 학습하게 만드는 구체적 동기 요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진로정체성, 수학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 학습

지속성,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수학 교과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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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에서 진로정체성의 역할

진로정체성은 자아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진로발달은 또한 자아 발달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진로정체성의 개념은 Erickson(1963), Marcia(1980) 등에

서 사용되었고, 자아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직업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한 개념으로 규명되었다. Tiedman &

O’Hara(1963)는 진로발달을 진로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며, 진로정체성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제

반 특성을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Holland(1977)는 진로정

체성을 직업 영역과 관련된 자아정체성으로서 개인이 직

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청사진이라고 하였다(김신정, 2013 재

인용). 결국 진로정체성은 자아정체성의 한 대상으로, 직

업 영역과 관련하여 개인의 목표, 능력 등에 대한 자기

이해의 과정이자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행위는 자신에 대한 끊임없

는 탐색, 자신에게 적합한 일에 대한 결정, 결정한 직업

에서 요구하는 업무 수행 등의 과정을 요구한다. ‘진로’

와 관련된 탐색, 숙고, 평가, 선택 등은 인생의 어느 특

정한 시기에만 형성되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

에 걸쳐 이루어지며 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

년기는 진로와 관련된 탐색, 체험, 숙고가 보다 집중되는

시기로 진로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표

과업으로 설정된다.

청소년 시기에 탐색되어 형성되는 진로정체성은 학습

참여 및 학업성취와 같은 학습의 질과 결과에 긍정적 영

향을 준다. 진로정체성이 학업성취에 주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된 바 있다. 명확한 삶의 목

적, 확고한 개인 목표를 가질수록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

낼 수 있다(Lounsbury et al., 2005). 윤삼희(2004)는 고

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성이 학업성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성이 학업성

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특히, 진로정체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명희, 이혜연, 이현

우(2013)는 진로발달,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의 종단

적 변화와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진로발달

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주

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윤경, 이지수, 안현선(2017)은 사

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변화에 따른 학업참여

와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고, 이 연구에서

는 초등학생 시기에 지각한 진로성숙도의 수준이 높을수

록 중학생 시기에 학업참여 및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성숙도는 학업성취뿐 아니라 학습참

여를 높일 수 있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선행 연

구로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고한 소신을 가진 학생

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정체성이 뚜렷한 학생들은

현재의 학업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인식이 학업성취를 높이

는 데 기여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진로정체성은 현재의 학업을 지속하려는 의도와도 관

련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강명희, 윤성혜, 김도희, 류다

현, 2016). 여러 선행 연구(김수연, 2010; 최명선, 강지혜,

2008; 황매향, 박혜영, 2005)는 대학생들의 학업지속 가

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진로정체성에 주

목하였다. 이는 진로정체성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을 지

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

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

대로, 중고등학생들도 진로정체성이 높으면 학습을 지속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

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성과 학습지속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학은, 어려워서 포기하

는 학생이 많은 교과이므로 진로정체성과 수학에 대한

학습지속성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수학

에 대한 학습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진로정체성과 학업성취 사이의 다양한 매개 변인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김관호(2017)는 진로정체

성이 성취가치와 숙달목적지향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임선아(2013)는 진로정체

성이 숙달접근목표와 몰입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진로정체성이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학

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힌 연구도 진행되었다(오

충광, 2016; 한희원, 문경숙, 2014). 이는 진로정체성이

학습동기, 자기조절학습 등 학습과 관련된 태도에 영향

을 주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진로정체성 발달이 학습 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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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진로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검증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진로정체성이 학습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매개 변

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진로정체성과 유용가치의 관계

청소년에게 있어서 진로는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

를 통합하고 자기 개념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

용하므로(공인규, 2008), 진로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능

력 발휘의 기회, 교육의 기회, 가족 및 대인 관계 등 생

활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주게 된다(Tolbert, 1980). ‘진

로’라는 것이 삶 전반의 방향성에 대한 결정을 의미한다

는 점에서 보면 청소년기의 진로정체성 확립은 자기 삶

에 대한 목적의식 확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Super(1963)는 청소년이 확실한 진로의식을 갖게 되면

왜 자신이 공부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며 학업에 대한 목

적이 분명해진다고 보았다(임선아, 2013 재인용).

임선아(2013)에서는 진로정체감이 성취목표유형(숙달

접근목표지향, 숙달회피목표지향, 수행접근목표지향, 수

행회피목표지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구체적

으로 진로정체감이 ‘숙달접근목표지향’에 정적 영향을 준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진로정체감이 학생들이 배우고

자 하고, 도전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 수준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신념 구조를 포함하는 숙달접근목표지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선아, 2013)은 진로정체감이

학습자가 새로운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성취 행동을 자

극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진로정체성 발달은 학습에 있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결국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한 학생이라면 본인의 목표와

관련한 교과에 대한 가치를 높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교과나 교과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에 해당하는 과

제가치는 몇 가지 하위 구인들을 갖는데 그 중 ‘유용가

치(utility value)’는 ‘학생들이 과제 수행이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정도’(Eccles et al., 1983)를 의미한다. 과제가

개인의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

는 유용가치는 목표를 이루는 데 도구적이라고 지각하는

정도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Eccles & Wigfield,

2002). 그러므로 진로정체성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현재

의 교과 학습을 수행하면서 그것이 ‘진로’라는 미래의 목

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교과에 대한 높은 유용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상

과 같은 진로정체성과 유용가치의 관계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과 학습의 유용가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진로정체성의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진로정체성과 학습지속성 및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유용가치의 역할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를 높게 지각하는 학습자가 학

습 장면에 있어 더욱 많이 참여하고 참여를 지속하며,

이를 통해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 것은 선행 연구(우연

경, 김성경, 최영인, 2016; Reeve, Jang, Hardre, &

Omura, 2002)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자의 지속 행동을 예측한 현영섭(2011)은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성이 학습 지속의지의 초기

값과 변화량에 모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 성취와 관련해 학습하는

과제나 내용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면 해

당 학습 활동을 지속하거나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 행위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유용가치

는 성취 및 수행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lka & Covington(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수행

결과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가 수업이

얼마나 미래 목표를 이루는 데 관련이 있는가를 의미하

는 ‘과제 도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학 전공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미적분의 유용성을 강조

하는 5분 미만의 영상을 보여주는 실험을 한 결과 학생

들의 수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Puruhito, Husman, Hilpert, Ganesh, & Stump, 2011).

이와 같이 유용가치는 학습을 지속하고 학업성취를 보이

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진로정체성과 관련된 문헌 분석을 토대로 진로정체성

을 높게 지각한 학생일수록 관련된 교과 학습을 지속하

거나 높은 학업성취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강명희 외, 2016; 오충광, 2016; 윤삼희, 2004; 정윤경,

이지수, 안현선, 2017; 한희원, 문경숙, 2014). 그러나 이

전 연구에서는 학습지속성과 학업성취에 대한 진로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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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예측력을 검증하는 데 그치고 있어, 진로정체성이

학습을 지속하게 하고,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관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는 부족했다.

진로정체성은 학습지속과 학업성취를 직접 예측하지

만 유용가치 등의 매개 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측

할 수도 있다. 학습자는 본인이 설정한 목표, 즉 진로와

관련이 높은 과제라고 지각하면 학습에 대한 도구적인

가치를 높게 지각하게 된다. 유용가치는 과제가 개인의

목표에 얼마나 유용하고 부합하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판

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성과

도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진로에 대한 정체

성이 높은 경우 목표와 관련한 교과 학습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학습을 지속하고 높은 성취를 예측하

게 하는 구조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용가치는 학습지속성과 학업성

취를 예측하는 동기 요인임과 동시에 진로정체성을 통해

유발되는 요인이므로, 진로정체성과 학습지속성 및 학업

성취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용가치는 가까운 또는 먼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해당 과제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의미하는 개념

으로, 시간적인 관점에 따라 유용가치를 지각하는 수준

이 달라질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유용가치는 시간적

근접성에 따라 ‘일상생활에 얼마나 유용한가’와 같은 단

기 유용가치와 ‘진학 또는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와 같이 먼 미래의 목표와 관련된 장기 유용가치로 구분

된다(우연경, 김성일, 봉미미, 2014; Shechter, Durik,

Miyamoto, & Harackiewicz, 2011). 유용가치의 시간적

근접성에 따라 학습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 유용가치와 단기 유용가치의 동

기유발 효과가 다르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Shechter et al., 2011; Simons, Dweitte, & Lens, 2003).

이처럼 과제와 목표의 거리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용가치를 이해할 때는 시간적인 관점을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한다(Wigfield & Eccles, 2002). Eccles &

Wigfield(1995)는 기존의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유용가치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낮게 보고되는 이유가 시간적 관

점이 서로 다른 문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

다. 따라서 유용가치를 보다 세분화하여 측정하고, 이들

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시간적 근접성에 따라 교과 유용가치를 다

르게 인식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유용가치를 세분화한

연구로 최영인, 우연경, 김성경(2018)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를 바탕으

로 학습자의 교과 유용성 인식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이

때 시간적 근접성에 따라 ‘1시기: 초등학교 시기의 필요

를 충족시키는 유용성’, ‘2시기: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

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유용성’, ‘3시기: 사회인/직장인

으로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유용성’으로 세분하였다. 이

때 1시기 유용성은 교과 학습이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

시킬 수 있다는 기대이고, 2시기의 유용성은 교과 학습

이 입시 및 취업에서의 유리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

하였고, 3시기의 유용성은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제해결능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의미하였

다. 이처럼 시간적 근접성에 따라 학습자가 기대하는 교

과 유용가치의 측면이 다르다는 점은 유용가치를 보다

세밀하게 구인해야 할 필요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을 지속하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진로정체성이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과에 대한 가치의 관

계를 탐색함으로써 진로정체성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

였다. 특히, 시간적으로 단기적인 유용성에 포함되는 ‘일

상생활 유용가치’와 시간적으로 장기적인 유용성에 포함

되는 ‘진로 유용가치’를 구분하여, 수학 학습을 지속하고,

수학 성취를 예측하는 데 있어 수학 교과에 대한 유용가

치의 역할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4. 연구 모형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진로정체성이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를 예측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학습에 대

한 지속과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관계를 설정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

다.



진로정체성이 수학 교과 학습지속성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유용가치의 매개 효과 45

[그림 1] 연구 모형

[Fig. 1] Research model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수학·과학 교육에 중점을 둔 고등학교

로서 ‘과학중점학교’에 진학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A광역시에 소재한 한 과학중점 고등학

교의 3학년 8개 반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불성

실한 답변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연구 대상은

총 228명으로 남학생 144명(63.3%), 여학생 84명(36.7%)

으로 구성되었다.

2. 측정 도구

‘진로정체성’, ‘유용가치’, ‘학습지속성’을 측정하기 위

한 문항의 응답은 모두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1) 진로정체성

진로정체성은 공인규(2008)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안정성 1문항(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목표지향

성 3문항(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자기주장 3문항(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

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자기존재의식 1문항(현재 나

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으

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성이 확

고함을 의미하고, 8개 문항의 신뢰도는 .91로 양호하였다.

2) 유용가치

학생들이 수학 교과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가치를 측

정하기 위하여 과제-가치 이론의 하위 요인인 유용가치

를 수학 공부에 대한 영역의 특수성을 가지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유용가치의 하위 변인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유용가치와 진로에 대한 유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aspard et al.(2015)의 문항을 수학 교과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일상생활 유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수학을

공부하면 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학에 대

한 지식은 일상생활과 여가 시간에 도움이 된다’,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것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의 3개 문항으로, 문항 내적 신뢰도는 .79였다. 진로

유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수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나의 직업에 있어 크게 이로울 것이다’,

‘수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미래 나의 일(직업)에 도움

이 될 것이다’, ‘수학을 잘하는 것은 미래 나의 직장 생

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학 과목에 대한 지식은 미래

나의 직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의 4개로 구성하였다

(cronbach a= .92).

3) 학습지속성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지속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Miserandino(1996)의 7개 문항을 번안하

여 사용하였다. 사용한 문항은 ‘어떤 수학 문제가 정말

어렵다 해도 나는 그 문제를 계속 풀어본다’, ‘어떤 수학

문제를 처음에 해결할 수 없더라도 나는 해결하려고 계

속 시도한다’, ‘나는 어떤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을 금방

생각해 낼 수 없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답이 생각난

다’, ‘나는 수학 선생님이 새로운 내용을 제시할 때 잘

집중한다’, ‘어떤 수학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는

대부분 결국에는 풀어낸다’, ‘어떤 수학 문제에 막히더라

도 나는 대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수학에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 주의를 기울인다’이고,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4로 나타나 신뢰로운 문항임을 확인하

였다.

4) 학업성취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는 지필평가 형식으로 실시된

중간고사 성적을 활용하였다. 다른 연구 변인들의 척도

가 7점인 데 비해 중간고사의 원점수는 100점 만점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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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인 간 변량의 비율이 10 이상이 되어 분석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Kline, 2011). 따라서 중간고사 원점

수를 10으로 나누어 다른 변인의 분산과 유사하도록 조

정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8.0을 활용하였으며, 진로정체성과 수학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 학습지속성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AMOS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결측치는 기대최대화 알

고리즘(EM: 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으로

처리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χ2 검

증과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과에 대한

가치와 지속성의 다중 매개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팬

텀변수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행

하고, 간접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의 검증은 95% 신뢰 구

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연구에 활용된 측정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진로정체성은 일상생활 유용

가치(r=.27), 진로 유용가치(r=.23)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지속성(r=.46)과 학업성취(r=.16)

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유용가치의 하위 요소인 일상생

활 유용가치와 진로 유용가치 간 상관은 .52로 높게 나

타났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유용가치와 진로 유용가치는

학습지속성(r=.50, .53)과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

고, 학업성취와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33, .39). 마지막으로 학습지속성과 학업성취의 관계도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44). 기술통

계 결과를 살펴보면, 수학 교과에 대한 일상생활 유용가

치(M=4.50) 평균에 비하여 진로 유용가치(M=5.37)의 평

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상관

1 2 3 4 5

1.진로정체성 - .27*** .23*** .46*** .16*

2.일상생활
유용가치

- .52*** .50*** .33***

3.진로
유용가치 - .53*** .39***

4.학습지속성 - .44***

5.학업성취 -

평균 5.18 4.50 5.37 4.73 4.23

표준편차 1.22 1.18 1.29 1.09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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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상관 및 기술통계

[Table 1]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2. 연구 모형 분석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진로정체성과 수학 교과 학습

지속성,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가

매개 역할을 하는 모형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

기에 앞서 요인당 문항이 다소 많은 학습지속성 문항은

2문항씩 문항묶음(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에 투

입하였다. 연구 모형을 분석한 결과 χ2(96) = 275.15 p

<.001, CFI = .930, TLI = .913, RMSEA = .09로 나타나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모형이 자료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본 연구의 모형을 통해 추정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일상생활 유용가치와 진로 유용

가치에 대한 진로정체성의 예측은 정적으로 나타났다(β

=.29, .24). 또한 진로정체성은 학습지속성을 정적으로 예

측하였으며(β=.29), 일상생활 유용가치(β=.30)와 진로 유

용가치(β=.38)는 학습지속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학

업성취에 대한 예측력을 검증한 결과, 진로정체성과 일

상생활 유용가치의 예측력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진로

유용가치(β=.21)의 예측력은 유의하였고, 학습지속성(β

=.38) 역시 학업성취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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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95%
신뢰구간

진로정체성→일상생활 유용가치→학습지속성 .06*** .03 .09 [.02, .13]

진로정체성→진로 유용가치→학습지속성 .07*** .02 .09 [.03, .12]

진로정체성→일상생활 유용가치→학업성취 .04 .05 .06 [-.04 .17]

진로정체성→진로 유용가치→학업성취 .04 .05 .09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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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유용가치의 매개 효과

[Table 3] Mediation Effect of Utility Value

경로
비표
준화
계수

표
준
오
차

표
준
화
계
수

진로정체성→일상생활유용가치 .18*** .05 .29

진로정체성→진로유용가치 .19*** .06 .24

진로정체성→학습지속성 .21*** .04 .29

일상생활유용가치→학습지속성 .34*** .08 .30

진로유용가치→학습지속성 .34*** .06 .38

진로정체성→학업성취 -.18 .12 -.11

일상생활유용가치→학업성취 .22 .21 .09

진로유용가치→학업성취 .42** .16 .21

학습지속성→학업성취 .83*** .21 .38
**p <.01, ***p <.001

[표 2]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

[Table 2] Path coefficien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3. 매개 효과 분석

다음은 진로정체성이 수학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를

매개로 하여 학습지속성과 학업성취를 예측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팬텀변수를 삽입하여 다중 매개 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분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하였으

며 추정값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표 3] 참조).

분석 결과, 진로정체성은 유용가치를 매개로 학습지

속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진로정체성이

일상생활 유용가치와 진로 유용가치를 매개로 하여 학습

지속성을 예측하는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βs=.09). 한편, 학업성취에 대한 유용가치의 매개 효과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와 학습지

속성 및 수학 성취에 대한 진로정체성의 예측력을 살펴

보고, 진로정체성과 수학 교과 학습지속성의 관계에 있

어 유용가치 지각의 유의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

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정체성은 수학 교과의 학습지속성을 정적

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진로정체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어려운 수학 문제에 부딪혀도 해결을 위해 시도하고 노

력하는 수학 학습에 대한 지속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진로정체성이 학업지속 가능성

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수연, 2010; 최명선,

강지혜, 2008; 황매향, 박혜영, 2005)와 맥을 같이 한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2015’에서는 높은 성

취수준인 6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2수준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수학

적 과정의 하위 요소 정답률도 이전 주기(PISA 2012)와

비교하여 하락하였다(구자옥, 김성숙, 이혜원, 조성민, 박

혜영, 2016). 국내의 학업성취도 평가인 ‘2017년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기

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결과

를 보였다(김성경, 양성현, 동효관, 박수민, 2018; 양성현,

김성경, 동효관, 박수민, 2018). 이처럼 국제 및 국내 학

업성취도 평가에서 하위권 학생들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

이고,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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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성이 수학 학습지속성을 예

측한다는 결과는 수학 교과의 교수 학습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진로정체성이 수학에 대한 학습지속력을 높여

줄 수 있는 변인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과목과 타교

과/진로 분야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

생들이 수학을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인

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박경미 외,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출판사별

로 형식의 차이는 있으나 수학 교과와 직업 활동의 연관

성을 제시하는 코너가 삽입되어 있다. 이 코너들은 대체

로 특정 직업을 안내하고 그 직업과 수학 교과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수학 내용 지식이 실제 직업 세계에

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예시함으로써 수학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를 높이려는 시도이자, 수학 교과에 관심을 둔

학생들이 탐색할 수 있는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여 진로정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런 읽기 자료가 의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사들

이 수업에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학 유

용가치 및 진로정체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

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을 소재로 한 프로젝트기

반 수학 수업을 통해 진로인식을 향상시키거나(이수현,

김민경, 2016), 수학 문제를 토대로 대학 전공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고등학교 수학 교과와 진로교육을 연

계하는(권지은, 2010) 등의 방법으로도 진로정체성을 함

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정체성은 일상생활 유용가치와 진로 유용

가치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진로에 대한 정체성이 뚜

렷한 학생일수록 수학 공부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진

로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

정체성이 학습동기, 자기조절학습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들(오충광, 2016; 임선아, 2013; 한희원, 문경숙,

2014)은 많지만, 유용가치와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정체성이 일

상생활 유용가치와 진로 유용가치 모두를 예측하는 변인

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진로정체성 향상이 수학 교

과에 대한 유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

체성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제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

중에 직업 영역과 관련하여 지각하고 이해하게 되는 자

아정체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인식의 수

준이 자신의 능력 발휘의 기회, 교육의 기회 등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보다 분명한 목표를 정립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고(Tolbert, 1980) 알려져 있다. 진로에 대한

인식이 뚜렷할수록 삶의 제반 분야에서 목적의식이 뚜렷

해지기 때문에 왜 학습하는가, 학습이 삶과 어떻게 연관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 유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진로에

대한 인식과 목표를 확고하게 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2017년도 평가 결과

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중 수학에 대한 가치 인

식이 낮은 학생은 19.8%, 보통인 학생은 46.3%, 높은 학

생은 33.9%이고, 가치인식이 높을수록 우수학력 학생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감소

하는 경향을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박인용, 김완수, 정

혜경, 서민희, 한정아, 2017). 이와 같은 결과는 수학 교

과에 대한 인지적 영역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지만 대조

적으로 정의적 영역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너무 잘 알

려진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다.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유용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

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우연경, 김성경, 최영인,

2016; Hulleman, Godes, Hendricks, & Harackiewicz,

2010), 유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수학 학습에 대

한 학생들의 참여와 성취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용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 밝힌 진로정

체성과 일상생활 및 진로에 대한 유용가치의 관계는 주

목할 만하다.

셋째, 수학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는 수학 교과 학습

지속성을 정적으로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즉, 수학 교과

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수학 공부를 오래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제에 대

한 유용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 수업 참여나 지속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우연경, 김성일, 2015; 우연경, 김성

경, 최영인, 2016; Reeve et al., 2002), 온라인 학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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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인식한 과제가치가 학습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유지원, 송윤희, 2013; 현영섭, 2011)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학 교과가 유용하다는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수학 학습을 지속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김현주, 김원경, 2016; 박정,

2007)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이

는 수학 교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교과

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

민이 어느 교과보다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적분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용하다는 인식을 높인 연구 결과(Puruhito et al.,

2011)와 학부모에게 수학, 과학 교과에 대한 가치를 알

리는 브로셔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률을 높

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Harackiewicz, Rozek, Hulleman,

& Hyde, 2012)는 참조할 만하다. 앞으로 학생들의 교과

유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다

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 유용가

치를 제고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교과에 대한 학습이 이후의 자기 삶에서 유용함을

인식시키는 방법이 학습 내용과 직결되는 직접적인 방법

일 수도 있고 학습자에게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매개로

하는 것처럼 간접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과 유용가치 지각을 높이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교과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교과 유용

가치 지각 방법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넷째, 수학 교과에 대한 일상생활 유용가치와 진로

유용가치는 학습지속성과 학업성취에 대한 차별적 예측

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먼저, 일상생활 유용가치와 진

로 유용가치는 둘 다 수학 교과의 학습지속성을 정적으

로 예측하였으나, 학업성취에 대한 유용가치의 예측력에

는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시간적으로 가까운 미

래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유용가치는 학업성취를 예측하

지 못하였으나, 시간적으로 먼 미래에 해당하는 진로 유

용가치는 학업성취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 결과는

Shechter와 동료들(2011)의 연구에서 가까운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때에 비해, 직업과 관련된

장기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때 상황적인 흥미가

더 높아지는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교과 유용가치가 해당 교과의 학습지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토대로 교과 유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앞서 제안하였다. 그

런데 교과 유용가치를 구성하는 요인에 따라 학습지속력

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차별적 예측력이 확인된 만큼, 교

육 현장에서는 진로 유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보

다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 유용가치

는 교과 학습을 통해 기초적인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교과를 학습하게 되는 초기

단계에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반

면 진로 유용가치는 교과 학습이 미래의 직업 생활의 문

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념

이므로 학습자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교

사, 학부모 등 중요한 타인들의 지원을 통해 형성될 가

능성이 크다. 수학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 중 ‘진로 유용

가치’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적극적 모색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 유용가치와 진로 유용가치가 차별적인

예측력을 갖는다는 사실은 앞으로 유용가치와 관련된 연

구를 설계할 때 이 두 가지 변인을 구분하여 보다 면밀

하게 그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유

용가치의 개념은 미래의 목표와 관련되기 때문에 시간적

인 관점(가까운 미래인지 먼 미래인지)에 따라 그 유인

가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시간적인 근접성에 따라

유용가치가 다른 영향력을 갖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추후 연구에서는 유용가치의 구인을 보다 정밀하

게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진로정체성과 수학 교과 학습지속성의 관계

에 있어 수학에 대한 유용가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진로정체성이 높으면 수학 교과에 대한 유

용가치를 높게 지각함으로써 학습을 지속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진로정체성이 성취가치, 숙달접근목표, 자

기조절학습 등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김관호, 2017; 오충광, 2016; 임선아, 2013; 한희원,

문경숙, 2014)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진

로정체성이 수학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를 통해 수학 학

습을 지속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진로정체성

의 또 다른 속성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정체성을 발달시킴으로써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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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에 대한 유용가치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진로정체성과 수학 교과의 학습지속성의 관계

에서 유용가치가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검증함으로

써 유용가치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고, 일상

생활 유용가치와 진로 유용가치의 차별적인 역할을 밝혔

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

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과학중점고등학교

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 학생들의 경

우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

중 진로정체성이 거의 최대로 높은 상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진로정체성이 높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 시

기에 진로정체성이 꾸준히 발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학교급 혹은 다른 학년에서 진로정체성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대상 학교급 혹은 연령

을 달리하여 진로정체성과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를 추가

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수학 교과

에 한정된 연구이므로 결과 해석을 다른 교과로 일반화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선행 연구에서 교과에 대

한 유용성이 수학과 국어, 영어에서 차별적으로 드러나

고 있으므로 교과를 달리하고 또 교과를 확대하여서 진

로정체성과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 학습지속성의 구조적

관계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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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on learning persist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mediating effect of utility value. To examine the effect of mediating role of utility

value, we divided utility value into two types, utility value of daily matters and utility value of career. This

study was conducted on 228 senior students in high school, to investigate relations among career identity,

utility value, learning persist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athematics, b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areer identity positively predicted learning persistence in mathematics.

Second, career identity positively predicted the utility value of daily matters and career. Third, both type of

utility value in mathematics positively predicted learning persistence in mathematics. Fourth, the utility value of

daily matters and career, in mathematics subjects, showed differential predictability toward learning persist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Both type of utility value in mathematics positively predicted learning persistence,

but showed differential predictability towar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Specifically, the utility value of

daily matters in the near future did not predict the academic achievement, but the utility value of career in the

distant future positively predicted the academic achievement. Fifth, the utility value was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learning persist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mathematics educ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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