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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propose how career education programs using portfolios affect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self-efficac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pre- and post-examination 

of 76 students from K Women's University. As a result of the study, career education programs using 

portfolio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lanning, self-understanding, rational decision-making, knowledge 

of the desired job,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preparation among the sub-factors of self-efficacy, a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fidence, self-regulation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These results 

show that career education programs using portfolio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self-efficacy. To improve the career maturity and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y should visit various institutions in the community through career education programs using 

portfolios, collect practical information necessary for careers through interviews, know certificates and 

activities that help them get a job, and specifically prepare for care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mselves and gain confidence in their careers through job search activities, personality 

type tests, and occupational aptitude tests for students in th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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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

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K 여자대학교 76명을 대상으로 프

로그램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여대생

의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가운데 계획성, 자기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진

로탐색 및 진로준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

로교육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대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활

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진로에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및 활동들을 알고 구체적으로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 내에서 학생들을 위해 직업탐색 활동, 성격유형검사, 직

업적성검사 등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주제어: 포트폴리오,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성숙도, 자기효능감, 자기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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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청년기는 발달 단계상 성인기에 진입하여 의존적인 미

성년의 시기를 벗어나 독립적인 성인으로 이행하는 중요

한 발달과업이 일어나는 시기이다[1]. 그런데 우리나라 교

육 현실에서 대학 입시에 매몰되어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달려가면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신

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대학 입학 이후로 미루는 경향이 

많다[2].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즉, 

대학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관련 경험을 축적

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

런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려면 진로성숙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3]. 이처럼 진로성숙도는 한 개인의 성장과 발

달을 위해 대학생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그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올바르고 성숙한 진로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4]. 

또한 대학생 시기에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발달을 이루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5], 

이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확

신감을 갖게 하는 자기효능감과도 관련이 있다. [6-7]. 자

기효능감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말하는데[6][8], 

Betz와 Hackett는 자기효능감은 자기 진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9][7]. 요즘 대학생들

은 자신의 전공과 학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여 학

과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

아 자기효능감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10]. 이러한 대학

생들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전공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

나 취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학업 수행, 자신의 진로, 자기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1]. 따라서 대학 입학

부터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

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경험을 축적, 관리, 성찰해 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12]. 

그동안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 교육의 효과성에 관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진로 

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13], 여중생의 자아정체감 발달

에 영향[14],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성숙도와 진로 결

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15], 영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효능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16], 인

문계 여자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17][18], 전

문계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

향[19],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진로 태도에 미치는 영

향[20], 여자상업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연구[21], 일반

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 포트폴리오 활용 진로설계 프로그

램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22]. 그동안의 연구

를 살펴보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활

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진로정체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들에게 있어 진로는 생존과 직결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로성숙도를 이 시기에 발

달시켜 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23]. 그리고 

최근 진로, 취업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진로 선택과 관련

된 자기 주도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24]. 따라서 일에 대한 올바른 가

치관을 얻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성

숙도와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연구가 절실히 요

구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입학할 때부터 진로탐색, 

현장 체험 등의 다양한 경력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이

를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쌓아감으로써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도우면서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1학년부터 포트폴리오를 활

용해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관리해 나

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한 여대생은 참여하지 않은 여대생보다 진로성숙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가?

둘째,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한 여대생은 참여하지 않은 여대생보다 자기효능감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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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elated works

1. Career Education Using Portfolio

포트폴리오는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개인이 주

도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해 나가는 과정 및 결과물로써 취

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는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서 자

신의 진로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료

가 될 수 있다[20]. 또한 개인이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자

신의 진로개발 역량을 높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작은 지

금까지 성취해 온 것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미래 이력서에 

추가로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5].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

로교육의 장점은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자료들을 파일로 정리함으로써 진로와 관련된 자기 이해 

과정을 통해서 진로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15].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진로활동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축적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26]. 

2. Career Maturity

진로성숙을 최초로 개념화한 Super[27]는 탐색기부터 

쇠퇴기까지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그 개인이 도달한 

위치이며, 진로성숙이 일어나는 진로계획, 직업탐색, 의사

결정,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

식 등 5가지 차원에서의 상대적인 위치가 진로성숙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Hoyt[28]는 개인이 자신과 직업 세계를 잘 이해하고 현

명하게 통합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준비 정도를 진로성숙

도라고 하였다. 진로성숙도란 동일 연령층에서 진로선택과

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정의적 특성의 상대적 위치로서 

보다 일관되면서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29]. 정희영[30]은 진로성숙도

는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능력보다는 태

도에 중점을 두었는데, 진로성숙도 구성 요인에는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 확신성, 독립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진로성숙도란 

자신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 및 

선택을 통합, 조정해 나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이며 발달단

계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들을 어떻

게 인지하고 수행하는지에 대한 상대적 정도라고 정의하

고자 한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계획성, 자기이

해, 합리적 의사결정,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3. Self-Efficacy

Bandura[31]는 자기효능감이란 계획된 수준에서 특정

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활동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

념이라고 했다.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행동 변화에 영향

을 주는 중요한 내적 요인으로서, 인간의 행복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기도 하다[32].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며 자

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33]. 그러므로 자기효능

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도전 상황에서 자신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역경

을 극복할 가능성이 더 크며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자기효능감이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기대를 의미하며, 어떤 특

정 문제를 자기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

에 대한 확신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으로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로 

구성하였다. 

4. Career Education Using Portfolio and 

Career Maturity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

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에서 ‘직업인 초청 특

강’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전문 직업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어려움 등을 직접 들

으면서 그 직업에 대한 인식이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다

[15]. 또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이 인문계 여자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

데, 특히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와 관련한 자기이해 

및 자기탐색의 정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17]. 

박상순[18]도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는

데, 진로성숙도 하위영역 중에서 ‘일에 대한 태도’, ‘독립

성’, ‘하는 일’ 분야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

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진로와 관련한 자기이해, 자

기탐색, 독립성, 일에 대한 태도 등에서 진로성숙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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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reer Education Using Portfolio and 

Self-Efficacy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전문계 고등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로

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의 숨겨진 능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19].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탐색 교육은 영재 중학생

의 자기효능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하위요인 가운데 자신감 영역에서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냈다[16]. 이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

로탐색 교육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함

으로 자기효능감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예비 유아 교사 전문성 강화 프로그

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 신

념, 가치관, 능력, 자질 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돕게 

함으로써 자기효능감 향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35].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 자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감을 얻게 하는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Research Hypothesis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활용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여대생들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여대생들 간에는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한 실험집단의 여대생들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여대생들보다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한 실험집단의 여대생들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여대생들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2. Program Configuration

본 연구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정철영 외[36]의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

발을 근간으로 이종호, 김종운[19]이가 활용한 것을 대학

생에게 맞추어,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재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Stage
ses

sion
Topic Activity objectives

Preparation 

Stage
1 Program Guide

Create Portfolio File,

Pre-Examination

Self-underst

anding and 

Job Search

2 Who am I ? Introduce yourself

3

Exploring my 

personality and 

Career path

MBTI test, Career 

exploration

4

Exploring my 

aptitude and 

Career path

Aptitude test and 

Career exploration

Uuderstanding 

the world of 

work

5

Career choice 

consistent with 

one’s values

Senior Invitation 

Special Lecture, 

Special Lecture on 

Expert Invitation

6

Participation in 

career-related 

comparative 

course programs

Participation in the 

non-subject course 

program and 

Volunteer activites

7
Institutional visit 

interview

Create an 

Institutional visit 

interview

Career 

decision

8

Career 

decision-making 

exercise 

Create a list of 

occupations in the 

field of interest, 

Establishment of 

Career selection 

criteria

9
Choosing the job 

you want
My choice of job

Career plan 10
Creating a career 

plan

Creating my future 

resume

Finish 11
Program 

organization

Evaluation of the 

program, 

Post-mortem 

examination

Table 1.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Portfolio

3. Experimental Design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 

test-Post test Group Design)로써 독립변인 실험집단의 

여대생들에게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을 적용시켰고, 그에 따른 종속변인 진로성숙도와 자기효

능감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Group
pre-

test
Program progress

post

-test

experimental 

group
O₁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Portfolio (x)
O₂

control group O₃ O₄

Experimental group: Program progression, Control 

group: Do not proceed with the program

Table 2. Pre-post 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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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bject of Study and Data Collection

2024년 3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11회기를 진행

하였으며, K 여자대학교 재학생들 가운데, 프로그램에 참

여하고자 의사를 밝힌 38명을 실험집단으로, 통제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가운데 단순 무작위 추

출법으로 38명을 선정하여 총 7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5. Research Tools

5.1 Career Maturity Measurement Tool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임언 외[29]가 개발한 척도

를 대학생들 대상으로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37개 문항으

로 재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 척도는 

계획성, 자기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희망 직업에 대한 지

식,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

며, 신뢰도(Cronbach α)값은 아래와 같다.  

measure Sub-factors Item number
pre 

(α)

post

(α)

Career 

Maturity

plannedness 1,3,6,8,10,11,13,16,17 .848 .880

self-understanding 2,4,5,7,9,12,14,15 .839 .891

rational 

decision-making
18,19,20,21,22,23 .847 .874

knowledge of the 

desired job
24,25,26,27,28,29,30 .837 .876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preparation

31,32,33,34,35,36,37 .863 .891

Sum total of 37 questions

Table 3. Career Maturity Question numbers by 

factor of the scale

5.2 Self-Efficacy Measurement Tool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here, Mercandate, 

Pretice, Jacobs & Rosers[37]가 개발한 것을 본 연구의 

특성에 맞추어 24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

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3개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 α)값은 아래와 같다.

measure Sub-factors
Item 

number

pre 

(α)

post

(α)

Self-

Efficacy

confidence 1*,3*,5*,10*,11*,13*,16* .704 .732

self-regulating 

efficacy
2,4,7,8,12,14,17,19,20,21,23,24 .844 .892

task difficulty 

preference
6*,9*,15,18,22 .806 .853

Sum total of 24 questions

* a reverse question

Table 4. Self-Efficacy Question numbers by factor 

of the scale

6. Data Analysis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

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

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실시하였다. 

1)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에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의 동질성

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하였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이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해서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의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증을 하였다.

IV. Results

1. Comparison of pre-testing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1.1 Career Maturity Pre-inspection comparison

진로성숙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집단, 통제

집단의 사전 t-test 결과는 아래와 같다.

career 

maturity
Group (N=76) M SD t p

plannedness
Experiment (n=38)

Control (n=38)

3.712

3.672

.545

.515
.423 .458

self-

understanding

Experiment (n=38)

Control (n=38)

3.625

3.603

.554

.643
.172 .813

rational 

decision-

making

Experiment (n=38)

Control (n=38)

3.710

3.681

.598

.578
.357 .583

knowledge 

of the 

desired job

Experiment (n=38)

Control (n=38)

3.355

3.375

.669

.763
╶.289 .679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prepaation

Experiment (n=38)

Control (n=38)

2.857

2.880

.524

.722
╶.368 .517

Table 5. Comparison of pre-testing of career maturity 

scale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Table 5의 결과와 같이 사전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 간의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인 계획성, 자기 이해, 합리

적 의사결정,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진로탐색 및 진로준

비가 p＞.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임이 검증되었다. 

1.2 Comparison of self-efficacy pre-test

자기효능감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집단, 통제

집단의 사전 t-test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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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efficacy
Group (N=76) M SD t p

confidence
Experiment (n=38)

Control (n=38)

3.048

3.081

.626

.619
-.375 .513

self-regulating 

efficacy

Experiment (n=38)

Control (n=38)

3.333

3.299

.448

.419
.412 .501

task difficulty 

preference

Experiment (n=38)

Control (n=38)

2.741

2.775

.637

.689
-.416 .472

Table 6. Comparison of pre-testing of self-efficacy 

scale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Table 6의 결과와 같이 사전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

제난이도 선호가 p＞. 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임이 검증되었다.

2. Comparison of pre- and post-testing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2.1 Comparison of pre- and post-examination of 

career maturity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

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결과값을 비

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정규성 검정

을 위해 Shapiro-Wilk Test를 실시한 결과 

P-Value(=.8654965463)값이 0.05보다 크므로 정규분포

를 따른다고 볼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career 

maturity
Group

Pre-

test

Post-

test t p

M SD M SD

planned

ness

Experiment

Control

3.712

3.672

.545

.515

3.963

3.630

.555

.527

-3.81

.435

.001

.416

self-

understanding

Experiment

Control

3.625

3.603

.554

.643

4.037

3.647

.618

.687

-5.55

-.457

.000

.389

rational 

decision-making

Experiment

Control

3.710

3.680

.598

.578

3.982

3.629

.594

.684

-2.77

.496

.010

.354

knowledge of 

the desired job

Experiment

Control

3.355

3.375

.669

.763

3.852

3.431

.537

.597

-4.67

-.584

.000

.317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prepaation

Experiment

Control

2.857

2.880

.524

.722

4.005

2.939

.532

.497

-9.89

-.596

.000

.302

Table 7. Comparison of pre- and post-testing of 

career maturity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able 7의 검사 결과와 같이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 하

위영역 가운데 계획성, 자기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가 p<. 01 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위와 같은 결과는 포트폴리오

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직업탐색(나의 관

심 있는 분야 알아보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이며,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

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미래 이력서’를 작성해 보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앞

으로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고, 취업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특히, ‘기관방문 인터뷰’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취업하고 싶은 기관의 활

동 내용이나 임금, 필요한 자격증 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

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배초청특강’, ‘전문가초청특강’

을 통해서 대학 생활 동안 도움이 되는 여러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 주셨다. 위와 같이 포트폴

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진로에 대해서 구체

적인 계획성이 부족하고 자신이 어떤 분야에 적합한지도 

잘 알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학

생들에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

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2.2 Comparison of self-efficacy pre- and post-test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

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의 사전·사후 

결과값을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self-

efficacy
Group

Pre-

test

Post-

test t p

M SD M SD

confidence
Experiment

Control

3.048

3.081

.626

.619

3.497

3.142

.603

.641

-5.24

-.635

.000

.296

self-regulating 

efficacy

Experiment

Control

3.333

3.299

.448

419

3.839

3.236

.569

.514

-7.62

.647

.000

.283

task difficulty 

preference

Experiment

Control

2.741

2.775

.637

.689

3.155

2.818

.606

.638

-4.82

-.446

.000

.402

Table 8. Comparison of pre- and post-testing of 

self-efficac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able 8의 검사 결과와 같이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 하

위요인 중에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가 p<.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

과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MBTI 성격유형검사’와 ‘Holland의 직업적성검사’를 통해

서 진심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분야에 대해서 확신

감, 자신감을 얻게 되었는데,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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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자신과 잘 어울리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항상 쉬운 일만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알고 노

력하면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고, 자신에

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어려운 일도 도전해서 성취해 보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해 주었다.

V. Discussion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

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 

결과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포트폴리

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여대생의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가운데 계획성, 자기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나의 관심 있는 분야를 알아보는 ‘직

업탐색’ 활동을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에 대한 정보

를 찾아보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직업과 맞는지를 더욱

더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미

래 이력서’를 작성해 보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서 생애주

기별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

에 필요한 자격증과 활동들을 계획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기관방문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의 현장 전문가를 찾아 직접 질문해 보고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어서 현장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더 나아가 ‘선배초청특강’, ‘전문가초청특강’을 통

해서 대학 생활 중에 필요한 대외활동, 봉사활동 등 스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줌으로써 직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

을 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

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현장에 있는 졸업한 선배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기관방문 인터뷰’를 통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윤경 

외[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와 관련한 자기이해 

및 탐색의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조한나[17]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여대생

의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가운데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냈다.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MBTI 성격유형검사’와 ‘Holland의 직업적성검사’를 통해

서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분야와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서 자신과 진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특히, ‘직업적성검사’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하는지를 알게 되어 스스로 자신과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기관방문 인터뷰’를 통

해서 학생들이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고 새

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위

와 같은 연구 결과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

그램이 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선

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MBTI 성

격유형검사’와 ‘Holland의 직업적성검사’를 통해서 자신

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서 진로와 자신

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최은영[16], 

이종호, 김종운[19]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

처럼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여대생들

의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활

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자기 적

성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제

공해야 할 것이다.

VI. Conclusions

이상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 번째로 여대생의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

그램으로 ‘기관방문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찾아 현장의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

하고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활동과 자격증을 알고 준

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다양

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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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잘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으

로 ‘선배초청특강’, ‘전문가초청특강’을 통해서 대학 생활

에 필요한 다양한 대외활동, 봉사활동 등 스펙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MBTI 성격

유형검사’와 ‘Holland의 직업적성검사’를 통해서 자신에

게 맞는 직업을 찾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과 진로에 대해

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해 보도록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세 번째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입학할 때부터 진로탐색, 기관방문을 통한 현장 체험 등의 

다양한 경력개발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으

로 목표를 세우고 진로준비행동을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대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연구 

대상자를 남·여 균등하게 맞추어 연구함으로써 성별의 차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를 K광역시 여대생으로 국한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확장을 통해 일반화의 노력이 요구된

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의 효과성을 검증할 때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를 비교하

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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