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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취업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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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on employment decis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specializing in beauty-related fiel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39 students attending beauty-specialized 
high school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Jeollabuk-do, and a self-written questionnaire was employed for con-
ducting the research.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4 to April 18, 2022. A total of 380 questionnaires were dis-
tributed, and 350 responses were collected. Of these, 339 questionnaires were considered for the final analysis, as the 
remaining 11 had incomplete or insincere respon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areer 
barriers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s in beauty-specialized schools were categorized into eight factors: lack of interest, 
economic difficulties, financial support, interpersonal challenges, job information, anxiety about future, conflict with oth-
ers, and lack of self-clarity. Second, when assessing the impact of career barriers on employment decision-making, it was 
observed that the level of employment decision-making had a statistically positive (+) effect, and the lack of interest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level of employment decision-making. Next, the significance of the regression model, con-
sidering the specific factors of career barriers in relation to employment confidence, was established as p<.001. Variables 
such as a lack of interest, limited access to job information, and lack of self-clarity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level 
of employment confidence,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0.05.

Key words: beauty-specialized high school (미용특성화고등학교), career barriers (진로장벽), employment decision level           
(취업결정수준), employment decision-making level (취업의사결정수준), employment confidence level of employment (취          
업확신수준)

1. 서 론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또래 친구들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어느 정도 진로나 직업의 방향이 설정된 상태로 자신이        

장차 어떠한 직업을 갖고 싶은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사전 진         

로 탐색 후 특성화고로의 진학을 결정한다(Joo & Jyung,       

2012).

또한 특성화고의 진로 결정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 능력에       

대한 능동적인 진로 탐색 과정을 거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때의 낮은 학업성적과 그로 인        

한 자신감 부족 및 가정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의 이유들로 선         

택한다(Yang, 2022). 이처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자신의 결정보다도 부모님 또는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의 영향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잘 모르거나 특성화고등학교의     

전공에 대해서 조차 알지 못한 채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Yoon,     

2016).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진로는 졸업 후 대학으로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 현장으로 나갈 방향성 제시를 의미하며, 일반고등     

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진로결정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많아 보     

이지만 진로결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Rew, 2019). 특     

히 미용특성화고등학교에서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은 특성화고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타인의 권유나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입학한 학생들로 학교생활에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학업중단을 결정하기도 한다(Lee, 2019). 이에 따라 미용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진로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그에 걸맞는     

진로 및 진학교육과 취업에 대한 교육이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Par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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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계고등학교 전체     

취업률은 50,7%로 나타났고, 그중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49.2%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고등학교의 진학률은 44.3%로 나     

타났다. 이는 취업을 목적으로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과 진      

학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학생들이 느끼는 진로결       

정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역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분야의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폭넓은 현장 맞춤형 교육과      

현장실습으로 인해 선취업 후학습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역기      

업, 대학이 참여하여 고졸채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졸청년      

의 고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Introduction to the Gwangju Innovation”, n. d.).       

이처럼 특성화고가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       

며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취업률과 진학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고등학교급에서 가장 높은 학업 중        

단율을 보이며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보인다는 점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그 과정에서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대하       

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용특성화고등        

학교 학생들의 진로장벽을 파악해보고 취업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진로장벽과 취업결정수준의 관련성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란 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      

교로 전환되면서 특정한 전문 분야에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      

는 학교이다(「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2010). 특성화고등학교 중 한 분야       

인 미용특성화고등학교는 미용전문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미용의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며     

현장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실시하       

는 학교이다(Kim, 2012). 따라서 미용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학     

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기술을 배우고 직업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폭 넓은 교육을 배우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미         

용사(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산업      

현장에 취업하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있는 교육기관이다     

(Park, 2017). 2023년을 기준으로 미용학과가 있는 특성화고등      

학교는 전국에 25개교로 150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2.2. 진로장벽

진로장벽의 개념과 관련하여 Swanson and Woitke(1997)는     

진로장벽을 ‘개인 내부나 환경 속에서 진로 진전을 어렵게 하        

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설명하였다. Jeon(2018)은 진로장벽을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 등의 진로를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걸     

림돌이 되는 개인의 내·외적 장벽을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     

였다. Yang(2022)은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     

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요인은 심리적인 측면     

의 장벽이며 외적 요인은 주로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장벽     

들로 정의하였으며, Cho(2022)는 진로와 관련하여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내적, 외적인 방해요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진로장벽의 개     

념 안에 개인 내적 장벽과 개인 외적 장벽을 포함시키고 있다     

는 공통점을 가진다. 

2.3. 취업결정수준

취업결정수준을 파악하기에 앞서 진로결정수준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진로결정수준의 개념은 진로에 대한 확실한 결정과     

진로 결정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 진로미결정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동일 집단임에도 자신의 진로     

결정을 확실히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특정 학생들은 불확실     

상태에 있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는데에서 출발한다(Wanberg     

& Muchinsky, 1992). 진로결정수준은 진로결정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결과로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 또는 합리적인 결정을 의미한다(Lee,     

2020). Lee(2018)는 진로결정수준을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개     

인의 선택 전 단계의 수준이며,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진로결정과 미결정을 나누는 연속상의 한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Choi(2018)는 진로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직업가치에 대한 정보와 탐색활동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취업결정수준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세    

분화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사용되었다(Shin, 2021). Hong     

(2016)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결정수준은 취업에 초점을 맞춰 ‘향     

후 취업에 대한 개인의 확신 정도로 보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     

생들의 취업결정수준은 취업을 얼마나 선호하고 있으며, 취업     

에 대한 결정이 얼마나 확고한지로 정의하였다. Shin(2021)의     

연구에서도 취업결정수준을 취업 결정에 대한 개인의 확신, 자     

신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취업결     

정수준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의사를 나타내는 정도     

라고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장벽과 취업결     

정수준을 파악한다.

연구문제 2: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장벽이 취업결     

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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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에 소재한 미용      

특성화고등학교(G고등학교, D고등학교, S고등학교, J고등학교,   

B고등학교) 재학생 33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응      

답자가 직접 응답에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 기법을 이용       

하였다. 본 조사는 2022년 4월 4일~4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3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50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       

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무성의한 응답을 한 11부의 설        

문지를 제외한 총 339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용어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4.1. 미용특성화고등학교

본 연구에서 미용특성화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미용     

사(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장중      

심 실무교육과 직무능력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취업하기 위한 과정 및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교육기관       

을 의미한다.

4.2. 진로장벽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은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     

을 준비하거나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개인       

의 내·외적 장벽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Kim(2017), Song(2022)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46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4.3. 취업결정수준

본 연구에서 취업결정수준은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개인의 확신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Kim(2018), Shin(2021)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도구를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12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응       

답자가 직접 응답에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 기법을 이용       

하였다.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6.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       

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       

용특성화 고등학생의 진로장벽, 취업결정수준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     

으며, 미용특성화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이 취업결정수준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6. 결과 및 고찰

6.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 339명     

중 여자가 313명(92.3%), 남자 26명(7.7%)이었다. 학년은 3학     

년 160명(47.2%), 2학년 118명(34.8%). 1학년 61명(18.0%) 순     

으로 나타났으며, 졸업 후 진로계획은 취업이 174명(51.3%)으     

로 가장 높았다. 

6.2. 진로장벽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도구의 문항     

간 구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최종 조사 도구를 확정하기 위     

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진로장벽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10개의 문항이 구성에 맞지 않아 적재     

하여 사용하였다. KMO 측도는 .919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검증 결과 χ
2 
= 7171.588, df. = 630, p = .000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값(Eigen     

values)을 토대로 8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60.710%로 나타났다. 즉, 요인 1(33.372%)은 ‘흥미부족’, 요인     

2(7.463%)는 ‘경제적어려움’, 요인 3(6.043%)은 ‘경제적지원어    

려움’, 요인 4(5.862%)는 ‘대인관계어려움’, 요인 5(5.215%)는     

‘직업정보부족’, 요인6(4.326%)은 ‘미래불안’, 요인7(3.333%)은   

‘타인과의 갈등’, 요인8(3.182%)은 ‘자기명확성부족’으로 명명    

하였다. 8개 요인의 요인적채치와 공통성은 모두 0.40 이상으     

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도 또한 0.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6.3. 취업결정수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취업결정수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ortation Frequency(N) Percentage(%)

Gender
Man 26 7.7

Woman 313 92.3

School 

Year

First grader 61 18.0

The second grade 118 34.8

3rd grade 160 47.2

Career 

decision

Employment 174 51.3

Going to a junior college 37 10.9

Going to a university 83 24.5

Undecided 45 13.3

Total 339 100.0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취업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637       
T

a
b

le
 
2
. 

R
es

u
lt

s 
o
f 

fa
ct

o
r 

an
al

y
si

s 
o
n
 c

ar
ee

r 
b
ar

ri
er

s

Q
u
es

ti
o
n

F
ac

to
r

C
o
m

m
u
n
it

y
L

ac
k
 o

f

in
te

re
st

F
in

an
ci

al
 

d
if

fi
cu

lt
ie

s

F
in

an
ci

al

su
p
p
o
rt

d
if

fi
cu

lt
ie

s

In
te

rp
er

so
n
al

 

d
if

fi
cu

lt
ie

s

L
ac

k
 o

f

jo
b

in
fo

rm
at

io
n

U
n
ce

rt
ai

n
ty

ab
o
u
t

T
h
e 

fu
tu

re

C
o
n
fl

ic
t

w
it

h

o
th

er
s

L
ac

k
 o

f

se
lf

-c
cl

ar
it

y

· A
ft

er
 g

ra
d
u
at

io
n
, 

I 
w

il
l 

lo
se

 i
n
te

re
st

 i
n
 t

h
e 

ca
re

er
 I

 c
h
o
se

.
.8

9
3

.0
1
8

.0
1
2

.0
5
3

.0
3
9

.0
6
2

.0
0
8

.0
0
0

.8
2
1

· T
h
e 

in
te

re
st

 i
n
 t

h
e 

ca
re

er
 p

at
h
 I

 c
h
o
se

 w
il

l 
ch

an
g
e 

o
v
er

 t
im

e.
.6

8
6

.0
5
6

.0
3
0

.0
8
3

.0
9
1

.0
1
0

.0
6
7

.0
6
6

.5
2
1

· I
 d

o
n
't 

th
in

k
 t

h
e 

co
u
rs

e 
I'v

e 
d
ec

id
ed

 w
il
l 

b
e 

v
er

y
 i

n
te

re
st

in
g
.

.6
7
7

.0
1
3

.0
3
0

.0
0
2

.1
0
5

.0
2
7

.1
2
8

.0
5
8

.6
6
9

· I
 d

o
n
't 

th
in

k
 t

h
e 

co
u
rs

e 
I'v

e 
d
ec

id
ed

 w
il
l 

b
e 

v
er

y
 i

n
te

re
st

in
g
.

.5
9
3

.0
7
7

.0
4
1

.0
2
3

.0
4
2

.0
8
0

.0
5
3

.1
3
1

.5
5
3

· I
 d

o
n
't 

th
in

k
 t

h
e 

co
u
rs

e 
I'v

e 
d
ec

id
ed

 w
il
l 

b
e 

v
er

y
 i

n
te

re
st

in
g
.

.5
8
7

.0
1
8

.0
6
0

.0
5
1

.0
2
9

.0
2
9

.0
9
2

.1
0
0

.4
8
2

· I
 d

o
n
't 

th
in

k
 t

h
e 

co
u
rs

e 
I'v

e 
d
ec

id
ed

 w
il
l 

b
e 

v
er

y
 i

n
te

re
st

in
g
.

.0
4
6

1
.0

0
7

.1
2
1

.0
1
3

.0
4
1

.0
3
9

.0
3
3

.0
1
3

.9
6
2

· I
 t

h
in

k
 s

o
lv

in
g
 e

co
n
o
m

ic
 p

ro
b
le

m
s 

is
 t

h
e 

m
o
st

 i
m

p
o
rt

an
t 

th
in

g
 i

n
  

  
  

  
  

 

fu
tu

re
 c

ar
ee

r 
ch

o
ic

es
.

.0
8
4

.6
5
6

.0
3
0

.0
2
8

.0
7
2

.0
8
4

.0
6
0

.0
3
0

.5
1
5

· I
 w

an
t 

to
 m

ak
e 

m
o
n
ey

 q
u
ic

k
ly

 a
n
d
 h

el
p
 m

y
 f

am
il

y.
.0

8
5

.5
2
9

.2
0
2

.0
3
6

.1
4
1

.0
8
8

.0
7
0

.0
1
4

.4
2
3

· I
t 

is
 d

if
fi

cu
lt

 f
o
r 

m
e 

to
 p

ro
v
id

e 
fi

n
an

ci
al

 s
u
p
p
o
rt

 f
o
r 

m
y
 m

aj
o
r,
 b

ea
u
ty

  
  

  
  

  
  

 

w
o
rk

.
.0

5
6

.0
3
7

.9
2
2

.0
0
6

.0
0
3

.0
2
2

.0
1
3

.0
4
2

.9
0
6

· T
h
er

e 
is

 a
 l

ac
k
 o

f 
fi

n
an

ci
al

 s
u
p
p
o
rt

 n
ee

d
ed

 t
o
 a

ch
ie

v
e 

th
e 

ca
re

er
 I

  
  

  
  

  
  

 

w
an

t.
.0

6
4

.0
4
4

.7
4
6

.0
3
2

.0
3
7

.0
3
1

.0
3
4

.1
0
0

.7
2
4

· I
t's

 b
ec

au
se

 o
f 

ec
o
n
o
m

ic
 p

ro
b
le

m
s 

th
at

 I
 c

an
't 

d
o
 w

h
at

 I
 w

an
t.

.0
11

.0
0
3

.7
2
3

.0
3
1

.0
0
1

.0
6
2

.1
2
9

.0
2
3

.6
5
6

· I
 a

m
 w

o
rr

ie
d
 a

b
o
u
t 

w
h
et

h
er

 I
 c

an
 g

et
 a

lo
n
g
 w

el
l 

w
it

h
 m

y
 c

o
ll

ea
g
u
es

  
  

  
  

  
  

 

w
h
en

 I
 w

o
rk

.
.0

9
3

.0
4
4

.0
0
1

.8
2
6

.0
0
4

.0
0
3

.0
9
4

.0
1
6

.7
8
6

· I
 t
h
in

k
 I

 h
av

e 
m

o
re

 d
if

fi
cu

lt
ie

s 
in

 r
el

at
io

n
sh

ip
s 

w
it

h
 p

eo
p
le

 t
h
an

 w
o
rk

- 
  

  
  

  
  

 

re
la

te
d
 d

if
fi

cu
lt

ie
s.

.0
0
5

.0
2
3

.1
5
3

.6
7
9

.0
7
1

.0
8
3

.1
0
4

.0
3
6

.5
0
9

· I
 

ex
p
ec

t 
d
if

fi
cu

lt
ie

s 
in

 
m

y
 

w
o
rk

 
li

fe
 

b
ec

au
se

 
I 

h
av

e 
a 

n
ar

ro
w

  
  

  
  

  
  

re
la

ti
o
n
sh

ip
.

.0
5
5

.0
2
0

.0
0
8

.6
2
5

.0
9
5

.0
4
2

.2
1
4

.0
9
0

.6
6
4

· I
 t

en
d
 t

o
 b

e 
sh

y.
.0

1
2

.0
4
7

.0
9
4

.6
1
6

.0
8
6

.0
3
2

.0
4
3

.0
6
3

.4
3
0

· I
 t

h
in

k
 m

y
 w

o
rk

 l
if

e 
w

il
l 

b
e 

d
if

fi
cu

lt
 b

ec
au

se
 I

 g
et

 n
er

v
o
u
s 

w
h
en

 I
  

  
  

  
  

  
  

w
o
rk

.
.0

1
0

.0
2
7

.0
5
6

.5
9
1

.1
1
0

.0
1
4

.1
8
6

.1
8
4

.6
4
6

· I
t 

is
 c

o
n
v
en

ie
n
t 

to
 w

o
rk

 a
lo

n
e 

b
ec

au
se

 I
 d

o
n
't 

g
et

 a
lo

n
g
 w

el
l 

w
it

h
  

  
  

  
  

  
 

p
eo

p
le

.
.0

6
5

.0
1
2

.0
9
3

.5
3
6

.0
4
2

.0
9
2

.0
3
5

.0
1
5

.4
3
2

· I
 f

in
d
 i

t 
d
if

fi
cu

lt
 t

o
 o

b
ta

in
 d

at
a 

o
n
 e

d
u
ca

ti
o
n
 i

n
 t

h
e 

b
ea

u
ty

 p
ro

fe
ss

io
n
  

  
  

  
  

  
 

th
at

 I
 i

n
te

n
d
 t

o
 d

o
.

.0
2
8

.0
3
5

.0
2
3

.0
4
6

.8
4
2

.0
0
7

.0
6
9

.0
9
1

.7
4
4

· I
t 

is
 d

if
fi

cu
lt

 t
o
 g

et
 d

at
a 

o
n
 w

h
at

 I
 w

an
t 

to
 d

o
 a

n
d
 m

y
 c

ar
ee

r 
p
at

h
.

.1
1
3

.0
0
9

.0
4
3

.0
3
7

.7
7
5

.0
3
5

.1
3
4

.0
5
5

.7
3
6

· T
h
er

e 
is

 a
 l

ac
k
 o

f 
in

fo
rm

at
io

n
 a

b
o
u
t 

th
e 

jo
b
s 

I 
ca

n
 c

h
o
o
se

.
.1

1
0

.0
2
5

.0
2
4

.0
1
2

.7
6
3

.0
3
4

.0
1
7

.0
3
0

.6
5
5

· I
 d

o
n
't 

k
n
o
w

 w
h
er

e 
to

 g
et

 j
o
b
 i

n
fo

rm
at

io
n
 r

el
at

ed
 t

o
 b

ea
u
ty

.
.0

6
7

.0
3
3

.1
2
7

.0
4
7

.7
0
8

.0
4
8

.0
3
4

.0
0
8

.6
3
3

· I
 d

o
n
't 

re
al

ly
 k

n
o
w

 w
h
at

 I
 d

o
 i

n
 t

h
e 

b
ea

u
ty

 p
ro

fe
ss

io
n
.

.1
3
6

.0
3
5

.0
8
2

.0
8
4

.4
8
1

.0
2
3

.0
5
8

.1
6
2

.4
7
9



638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25권 제5호, 2023년
T

a
b

le
 
2
. 

C
o
n
ti

n
u
ed

.

Q
u
es

ti
o
n

F
ac

to
r

C
o
m

m
u
n
it

y
L

ac
k
 o

f

in
te

re
st

F
in

an
ci

al
 

d
if

fi
cu

lt
ie

s

F
in

an
ci

al

su
p
p
o
rt

d
if

fi
cu

lt
ie

s

In
te

rp
er

so
n
al

 

d
if

fi
cu

lt
ie

s

L
ac

k
 o

f

jo
b

in
fo

rm
at

io
n

U
n
ce

rt
ai

n
ty

ab
o
u
t

th
e 

fu
tu

re

C
o
n
fl

ic
t

w
it

h

o
th

er
s

L
ac

k
 
o
f

se
lf

-c
cl

ar
it

y

· T
im

es
 h

av
e 

ch
an

g
ed

 s
o
 q

u
ic

k
ly

 t
h
at

 t
h
e 

b
ea

u
ty

 s
ec

to
r 

is
 c

o
n
fu

si
n
g
 m

y
  

  
  

  
  

  

ca
re

er
 p

la
n
s.

.0
6
7

.0
2
8

.0
5
9

.0
7
0

.0
2
6

.8
7
4

.0
4
9

.0
6
4

.7
8
0

· D
u
e 

to
 t

h
e 

ch
an

g
in

g
 t

re
n
d
 o

f 
th

e 
ti

m
es

, 
th

e 
b
ea

u
ty

 s
ec

to
r 

is
 l

ik
el

y
 t

o
  

  
  

  
  

  
  

co
n
fu

se
 c

ar
ee

r 
ch

o
ic

es
.

.0
1
3

.0
7
0

.0
0
9

.0
0
4

.0
2
3

.7
7
0

.0
4
1

.0
6
7

.6
7
1

·  
I 

th
in

k
 
th

e 
la

ck
 
o
f 

jo
b
s 

in
 
th

e 
b
ea

u
ty

 
fi

el
d
 
d
u
e 

to
 
th

e 
ec

o
n
o
m

ic
  

  
  

  
  

  
  

 

re
ce

ss
io

n
 a

ff
ec

ts
 m

y
 e

m
p
lo

y
m

en
t.

.1
0
6

.0
3
3

.0
8
8

.1
0
3

.1
8
9

.5
0
5

.0
9
2

.0
0
4

.4
8
8

· I
 t

h
in

k
 t

h
e 

b
ea

u
ty

 d
ep

ar
tm

en
t 

I 
am

 a
tt

en
d
in

g
 n

o
w

 h
as

 n
o
 v

is
io

n
 a

n
d
  

  
  

  
  

  
 

se
em

s 
to

 b
e 

d
is

ad
v
an

ta
g
eo

u
s 

to
 e

m
p
lo

y
m

en
t.

.1
6
5

.0
3
2

.0
4
1

.1
6
9

.1
2
4

.4
9
7

.0
7
3

.1
2
7

.5
1
2

· I
 t

h
in

k
 I

 w
il

l 
b
e 

h
in

d
er

ed
 i

n
 p

la
n
n
in

g
 m

y
 c

ar
ee

r 
p
at

h
 a

n
d
 t

ak
in

g
 a

ct
io

n
  

  
  

  
  

  
  

b
ec

au
se

 
o
f 

m
y
 
ag

e.
 
.0

3
6
 

.0
1
5

.1
1
5

.0
1
3

.0
1
0

.4
4
0

.1
0
9

.0
8
5

.4
6
3

· I
 

w
o
n
't 

b
e 

ab
le

 
to

 
d
o
 

w
h
at

 
I 

w
an

t 
to

 
d
o
 

b
ec

au
se

 
o
f 

m
y
 

p
ar

en
ts

'  
  

  
  

  
  

  
 

ex
p
ec

ta
ti

o
n
s.

.0
1
2

.0
8
9

.0
4
9

.0
8
0

.0
0
7

.0
0
9

.7
4
7

.0
4
5

.6
1
5

· I
n
 t

h
e 

fu
tu

re
, 

m
y
 c

ar
ee

r 
in

 b
ea

u
ty

 w
il

l 
b
e 

g
re

at
ly

 i
n
fl

u
en

ce
d
 b

y
 m

y
  

  
  

  
  

  
 

p
ar

en
ts

' 
o
p
p
o
si

ti
o
n
 o

r 
in

te
rf

er
en

ce
.

.1
2
2

.0
2
4

.0
5
0

.0
8
4

.0
5
6

.0
3
8

.7
2
0

.0
9
1

.5
7
1

· I
f 

m
y
 p

ar
en

ts
 o

p
p
o
se

 i
t,
 I

 w
o
n
't 

b
e 

ab
le

 t
o
 d

ec
id

e 
w

h
at

 I
 w

an
t 

to
 d

o
 a

s 
  

  
  

  
  

  
  

  

a 
jo

b
.

.0
8
7

.0
0
3

.0
2
9

.0
3
5

.0
1
8

.0
11

.7
0
5

.0
0
1

.5
6
9

· I
 a

m
 w

o
rr

ie
d
 t

h
at

 m
y
 p

ar
en

ts
 o

r 
fa

m
il

y
 w

il
l 

n
o
t 

li
k
e 

m
y
 c

ar
ee

r 
ch

o
ic

e.
.0

6
0

.0
3
9

.0
5
0

.0
0
1

.0
1
6

.0
3
4

.7
0
1

.0
2
9

.5
9
5

· I
f 

p
eo

p
le

 w
h
o
 a

re
 i

m
p
o
rt

an
t 

to
 m

e 
d
o
n
't 

ag
re

e 
w

it
h
 t

h
e 

ca
re

er
 p

at
h
 I

'm
  

  
  

  
  

  
  

th
in

k
in

g
 a

b
o
u
t,
 i

t 
w

il
l 

b
e 

d
if

fi
cu

lt
 t

o
 d

ec
id

e 
o
n
 a

 c
ar

ee
r 

p
at

h
.

.0
8
1

.0
2
1

.0
2
3

.1
7
3

.0
6
1

.1
3
8

.4
2
5

.0
1
0

.4
9
3

· I
t 

w
il

l 
b
e 

d
if

fi
cu

lt
 t

o
 g

et
 a

 j
o
b
 b

ec
au

se
 m

y
 g

ra
d
es

 a
re

 n
o
t 

g
o
o
d
.

.0
8
3

.0
3
5

.0
0
8

.0
7
7

.0
8
0

.0
0
5

.0
2
4

.7
5
9

.6
5
3

· I
 w

o
n
't 

g
et

 a
 j

o
b
 w

el
l.

.1
2
8

.0
2
0

.0
3
1

.0
6
6

.0
3
1

.0
4
7

.0
4
6

.6
8
7

.7
3
2

· I
 l

ac
k
 t

h
e 

ab
il

it
y
 t

o
 a

cq
u
ir

e 
b
ea

u
ty

-r
el

at
ed

 s
k
il

ls
 t

h
at

 I
 w

an
t.

.1
3
0

.0
1
3

.0
3
9

.2
4
6

.0
2
9

.0
4
8

.0
1
9

.5
5
8

.5
5
7

· I
 d

o
n
't 

th
in

k
 I

 c
an

 g
et

 a
 j

o
b
 i

n
 t

h
e 

b
ea

u
ty

 f
ie

ld
.

.1
2
9

.0
3
2

.0
3
5

.0
7
9

.0
0
3

.2
3
9

.0
4
9

.4
9
6

.5
1
0

E
ig

en
 
V

al
u
e

1
2
.0

1
4

2
.6

8
7

2
.1

7
6

2
.1

1
0

1
.8

7
8

1
.5

5
7

1
.2

0
0

1
.1

4
5

A
cc

u
m

u
la

te
 
v
ar

ia
n
ce

(%
)

3
3
.3

7
2

7
.4

6
3

6
.0

4
3

5
.8

6
2

5
.2

1
5

4
.3

2
6

3
.3

3
3

3
.1

8
2

C
u
m

u
la

ti
v
e 

D
es

cr
ip

ti
o
n
 
(%

)
3
3
.3

7
2

4
0
.8

3
5

4
6
.8

7
8

5
2
.7

3
9

5
7
.9

5
5

6
2
.2

8
1

6
5
.6

1
4

6
8
.7

9
5

R
el

ia
b
il

it
y

0
.8

7
4

0
.7

8
8

0
.8

9
7

0
.8

3
6

0
.8

8
7

0
.8

2
5

0
.8

4
0

0
.8

3
9

O
v
e
ra

ll
 
R

el
ia

b
il

it
y

.9
4
1

K
M

O
 =

 .
9
1
9
 
, 

B
ar

tl
et

t's
 
te

st
 
χ2

 =
 7

1
7
1
.5

8
8
 
, 

(d
f.

 =
 6

3
0
, 

p
 =

 .
0
0
0
)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취업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639  

 

  

  
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KMO 측도는 .747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검증 결과 χ
2 
= 845.060, df = 15, p = .000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값(Eigen      

values)을 토대로 2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73.118%로 나타났다. 즉, 요인 1(51.469%)은 ‘취업의사결정수     

준’, 요인 2(21.649%)는 ‘취업확신수준’으로 명명하였다. 이 2     

개 요인의 요인적채치와 공통성은 모두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도 또한 0.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of employment decision level

Question

Factor

CommunityEmployment

decision-making level

Confidence level

of employment

· I am thinking of getting a job right after graduation. .973 .130 .861

· I feel comfortable about getting a job right after graduation. .765 .153 .704

· I am confident that my current decision on career choice is correct. .079 .872 .710

· I don't know which job I can enjoy working in have confidence in. .019 .826 .670

· I'm a professional in the beauty field know enough about. .034 .632 .418

· I have a job and a job I want to do after graduation. .336 .416 .400

Eigen value 3.088 1.299

Accumulate variance(%) 51.469 21.649

Cumulative description (%) 51.469 73.118

Reliability .850 .801

Overall reliability 0.803

KMO = .747, Bartlett's test χ
2 

= 845.060 , (df = 15, p = .000)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career barriers and employment decision level

Sortation MSD
Lack of

interest

Financial

difficulties

Financial

support

difficul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Lack of

job

information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Lack of

Self-cclarity

Conflict 

with others

Employment

decision-

making

level

Confidence 

level of 

employment

Career

Barriers

Lack of

interest
2.36 ± .90 1

Financial 

difficulties
3.41 ± .98 .308

**

1

Financial

support

difficulties

2.11 ± .96 .375
**

.430
**

1

Interpersonal

difficulties
2.70 ± .94 .422

**

.289
**

.373
**

1

Lack of Job

information
2.47 ± .94 .496

**

.284
**

.429
**

.472
**

1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2.27 ± .78 .430
**

.260
**

.462
**

.319
**

.492
**

1

Lack of

self-cclarity
2.45 ± .93 .571

**

.302
**

.398
**

.566
**

.513
**

.480
**

1

Conflict With 

others
1.74 ± .76 .446

**

.241
**

.492
**

.392
**

.376
**

.452
**

.451
**

1

Employment

Decision

Employment

decision-

making level

3.57 ± 1.21 −.219
**

.094 −.066 −.165
**

−.104
**

−.137
**

−.174
**

−.172
**

1

Confidence 

level of

employment

3.59 ± .83 −.582
**

−.257
**

−.297
**

−.316
**

−.468
**

−.334
**

−.506
**

−.337
**

.412
**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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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검증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미         

용특성화고등학생들의 진로장벽은 M=(2.41)으로 나타났다. 세    

부적으로 흥미 부족 M=(2.36), 경제적 어려움 M=(3.41), 경제       

적 지원 어려움 M=(2.11), 대인관계 어려움 M=(2.70), 직업정       

보 부족 M=(2.47), 미래 불안 M=(2.27), 자기명확성 부족       

M=(2.45), 타인과의 갈등 M=(1.74)로 나타났다. 취업결정수준     

은 M=(3.59)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취업의사결정수준    

M=(3.57), 취업확신수준 M=(3.59)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장     

벽의 세부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01 하에서 모두 유        

의한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취업결정수      

준의 세부요인과 진로장벽의 세부요인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부      

(-)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취업결정수준     

도 높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취업결정수준의 세부요인에서 진      

로장벽의 세부요인 중 흥미부족, 미래불안, 자기명확성부족에서     

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이     

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진         

로결정수준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된      

Kim(2020)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6.5.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취업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6.5.1.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취업의사결    

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이 취업의사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취업결정수준 중 취업의사결정수준의 설명력 R
2 
= .078, F(p)     

= 4.559(<.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진로     

장벽 세부요인들의 회귀모형 유의성은 p < .001으로 확인되었     

고, 독립변수 별로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 경제적어려움     

(β = 0.207, p = .001)에서만 취업의사결정수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흥미부족(β = −.187, p = .007)     

은 취업의사결정수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용특성화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진로     

장벽의 흥미부족이 높을수록 취업의사결정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결정수준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장벽의 경제적 어려움이 높     

을수록 취업의사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흥미     

부족이 높을수록 취업의사결정수준은 낮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미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에     

대한 차이를 연구한 Kim(201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Table 5.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on the job decision level

Dependent variable An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Employment

decision

Employment

decision-making

level

A constant number 3.992 0.284 　 14.059
***

.000

Lack of interest −0.252 0.093 −0.187 −2.722
**

.007

Financial difficulties 0.256 0.073 0.207 −3.500
***

.001

Financial support difficulties 0.016 0.086 0.012 −0.183 .855

Interpersonal difficulties −0.131 0.086 −0.102 −1.525 .128

Lack of job information 0.064 0.089 0.049 −0.720 .472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0.129 0.105 −0.081 −1.228 .220

Lack of self-cclarity −0.081 0.104 −0.052 −0.778 .437

Conflict with others −0.053 0.097 −0.041 −0.542 .588

R
2 

= .100, modified R
2 

= .078, F(p) = 4.559(<.001)

Confidence level

of employment

A constant number 5.239 0.156 　 33.497
***

.000

Lack of interest −0.346 0.051 −0.378 −6.786
***

.000

Financial difficulties −0.037 0.040 −0.044 −0.912 .363

Financial support difficulties 0.009 0.047 0.011 −0.200 .841

Interpersonal difficulties 0.064 0.048 0.073 −1.346 .179

Lack of job information −0.172 0.049 −0.196 −3.528
***

.000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0.035 0.058 −0.032 −0.596 .551

Lack of self-cclarity 0.030 0.057 0.028 −0.520 .604

Conflict with others −0.195 0.054 −0.221 −3.646
***

.000

R
2 

= .410, modified R
2 

= .395, F(p) = 28.621(<.0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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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취업확신수    

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이 취업확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취업결       

정수준 중 취업확신수준의 설명력 R
2 
= .395, F(p) = 28.621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진로장벽     

세부요인들의 회귀모형 유의성은 p<.001으로 확인되었으며, 흥     

미부족(β = −.378, p = .000), 직업정보부족(β = −.196, p = .000),           

자기명확성부족(β = −.221, p = .000) 변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취업확신수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또래 친구들      

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진로나 직업의 방향이 설정된 상태로         

진학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흥미와 정보 및 자기명확성에 대        

한 장벽이 높을수록 진로나 직업과 관련된 취업에 대한 확신도        

가 낮아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        

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Song(20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7. 결 론

미용특성화고등학교는 미용 전문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    

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며 직업적 가치        

관을 가질 수 있고 현장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폭 넓은 교육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산업현장에 취업하기      

위한 과정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미용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최       

저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 등 구조적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취업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장벽과 취업결정수준을 파악한 결과, 진로장벽은 흥미부족,     

경제적어려움, 경제적지원어려움, 대인관계어려움, 직업정보부   

족, 미래불안, 타인과의 갈등, 자기명확성부족의 8요인으로 도      

출되었으며, 취업결정수준은 취업의사결정수준과 취업확신수준   

의 2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진로장벽이 취업결정수준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취업의사결정수준 요인은 통계적으      

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흥       

미부족 요인은 취업결정수준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업확신수준에 대한 진로장      

벽 세부요인들의 회귀모형 유의성은 p<.001으로 확인되었으며,     

흥미부족,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변수가 0.05 유의수준     

에서 취업확신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최근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의 취업률보다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의 진로       

장벽이 취업결정수준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경험과 진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진로지도를 통해 진로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으며, 진로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     

로경험을 위한 인턴십제도를 통해 진로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에서 편의추출한 미용특     

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 미     

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로 확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일반화 가     

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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