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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구 문계고)는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다양

한 분야의 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특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이다(송달용․이용환,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에서 본래의 목 과 취지와 

다르게 진학률과 취업률의 역  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계고가 90년  이후 경

제 환경의 변화  지식기술 발 의 가속화에 부합된 인력을 양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취업, 임   승진 등에 학력이 크게 향을 미치게 되면서 발생한 상이라고 볼 수 있

다. 문계고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외면당하게 되었고, 낮은 학력 집단으로 인식하

는 경향이 커지면서 자율  선택보다 성 이 낮은 학생들이 타율  요인에 의해 입학하

는 경우가 많아졌다(송달용 외, 2008; 오석 , 2012).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문계

고와 일반고의 통폐합이 논의되면서 문계고의 정체성에 한 기감이 고조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일부 문계고를 마이스터고  산학 력형 특성화고로 개편하고 교육

과정 운 에 산업계의 수요 반   교내 취업지원 로그램 강화 등 체제개편을 통한 지

원을 확 하 다( 계부처합동, 2010). 이와 더불어 공공기 , 기업, 융기  등을 

심으로 채용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로 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노

력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학진학률은 2009년 71.3%에서 2012년에는 50.0%로 감

소하 고, 취업률은 상 으로 증가하 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특성화고에 한 

정부의 정책  심과 재정지원이 확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의 효과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시 이라고 단된다. 

특성화고와 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특성화고 정책에 한 분석  평가(나승일․김기

용․정동열․조성웅, 2011; 백운경․이 호, 2008; 최호승․이종호, 2012),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련 연구(김장회․정성수, 2012; 오석 , 2012), 교육과정 분석  개

선방안(김창호, 2002) 등이 부분이었으며, 특성화고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과 취업

지원을 포 한 직업교육에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지 까지 학교의 진로지

도  취업지원 로그램에 한 연구는 주로 학에서의 취업지원 로그램이나 학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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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를 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부분 취업 비활동 → 직업만족도, 취업지원 로그

램 → 일자리 합, 일자리 합 → 직업만족도 등의 단선  계에 한 연구이다(김수

원, 2012; 김 동, 2011; 백병부․황여정, 2009; 이만기, 2010). 그러나 직업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단순히 직업만족도와의 일방 이고 단선 인 계로만 설명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특성화고 졸업생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은 단 된 경로가 아니라 재

학 의 직업교육을 바탕으로 경험하는 연속 인 과정이다(정주 , 2013). 학생들은 학

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직

업교육 로그램이 취업결정 과정의 어떤 부분에 향을 미침으로서 궁극 으로 직업만

족으로 가져오는지 간 과정이 설명될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임 , 안정성, 자율성 

등을 포함하는 일자리 만족도는 취업을 통해 궁극 으로 얻고자하는 개인의 삶의 질에 

크게 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성화고 졸업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한 성과를 

단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백병부 외, 2009). 한 공일치 등의 

직무일치도는 임 , 안정성 등의 일자리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며(유 숙․조

하, 2005), 학교가 학생들에게 문 인 진로교육  취업지원을 제공할 때 학생들이 

공에 부합하는 분야로 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백병부 외, 2009). 따라서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과 직무일치도 사이의 계를 악하고, 직무일치도를 매개로 한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과 직업만족도의 계를 규명하는 것은 향후 특성화고

의 운 에 일정한 시사 을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 로그램이 실제로 학생들의 직

업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 으며, 특히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의 효과를 직무일치도를 매개로하여 분석함으로써 특성화고의 직업교육과 직무만족도 사

이의 계를 보다 총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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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취업지원과 직업만족도

가. 진로지도와 직업만족도

진로지도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한 비  

결정 과정에 도움을 다. 한 그들이 선택한 직업과 련된 능력을 기르고 응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인 과정이다(김강호, 2009; 김충기, 1995; Taylor, 1972). 따라서 

진로지도의 핵심은 학생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장 가능성을 인식, 탐색,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계발시켜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도록 돕는 데 있다(김강호, 2009). 

진로지도에는 자신에 한 이해와 일의 세계에 한 지식의 습득이 포함된다. 따라서 

진로교육을 통하여 개인은 일하고자 하는 동기와 이유를 가지게 되며, 자신의 성과 흥

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일의 만족감을 고취시켜 궁극 으로 삶에서의 행복

감을 느끼게 된다(안선 ․장원섭, 2009). 특히 청소년은 발달 특성상 실 감각이 낮

고, 재의 성취와 미래 진로선택간의 계에 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진로지도 과

정에서 청소년의 발달단계나 환경  요인 등이 히 고려되어야 한다(문선희, 2003).

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학습실패경험과 가정생활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가장 큰 향을 미치게 된다(김강호, 

2009). 그러나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지도가 학생의 진로결정과 련 정보획득에 정

인 향을 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 인 진로지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이 지 되고 있다(황여정, 2007). 진로지도가 학생 개인의 진로정보인지

수 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황여정, 2007)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의 강

연, 진로 성검사, 진로상담 등의 진로지도 로그램은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루어져야 한다. 한 특성화고는 성 이 낮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허 , 

2001), 성  등의 타율  요인에 의해 진학한 학생과 자율  의지에 의해 진학한 학생들

에게 다른 방식으로 진로지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특성화의 진로지도가 학생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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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활동에 유의미한 향을 주기 해서는 이질 인 특성을 지닌 학생들의 특성을 

악하여 보다 세 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업만족은 각 개인이 자신의 직업활동과 련하여 느끼는 감정  상태를 의미하며, 

직업활동에 해 개인이 취하는 태도와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McCormick & 

Tiffin, 1974; Smith, 1955). Schermerhorn과 Osborn(1997)의 연구에 따르면 직

업만족은 심리 , 생리 , 환경  만족 등의 종합상태로 직업활동에서의 직업과업, 직업

조건, 동료 계, 물리  환경 등 다차원 인 요인을 고려한 정 , 부정  감정 반응이

나 태도이다. 개인의 신념, 가치, 욕구 등의 수 이나 차원에 따라 개인이 직업활동과 

련지어 갖게 되는 감정  상태로서 직업만족도는 변화할 수 있으며, 직업활동 혹은 직업

활동에 한 경험의 평가를 통하여 일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제공해 다고 믿는 정도 

한 직업만족도에 반 된다(신유근, 1991; 유기 , 1983). 따라서 직업만족은 직업활동 

자체에 련된 일의 가치, 성, 숙련 등과 근무환경, 임 , 장래성과 같은 여러 요인에 

한 의견이 하나로 결합되어 형성된다(정 호․김태일, 2003).

직업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학교의 진로지도를 통하여 획득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진로지도와 직업만족도 간의 계에 한 연구는 

근속연수, 만족도 등을 성과변수로 하여 진로지도의 성과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외에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강순희․이상 , 2009). 따라서 진로교육이 교육과정의 요한 

역인 특성화고에서의 진로지도가 직업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고의 진로지도에 한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졸 취업자의 직업만족도를 총체 으로 살피고자 내  직업만족과 외

 직업만족을 아울러 살필 수 있는 요소를 선별하고자 하 으며, 임 , 안정성, 직무내

용, 근무환경, 근로시간, 발 가능성, 인 계, 복리후생, 인사체계, 사회  평 , 자율

성, 반  직장만족도를 직업만족도의 요인으로 구성하 다.

나. 취업지원과 직업만족도

취업지원은 취업의사와 의지를 가진 실업자 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능력개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다양한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구

직활동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로그램으로 정의된다(김 주, 2009). 특성화 고등

학교의 경우, 학생들을 문 직업인으로 육성한다는 뚜렷한 교육목표를 지녔지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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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 이 낮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라는 사회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사회  인식의 변화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학교 차원의 취업 련 교육  련 정보제공을 확

할 필요가 있다.

학의 경우, 학생에게 제공하는 취업 련 교육기회와 정보의 제공은 학생들의 학

교육 성과에 한 근성을 결정하는 요 요인이다(김수원, 2012). 특성화고 역시 고

교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성에 따라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지원 로그램이 특성

화고 교육성과의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동선(2011)은 특성화고 취업지원 로그램이 학생들의 노동시장  계속교육으로

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①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자

기이해를 한 심리검사 실시, 비신입생 상 로그램 는 특강  강의, 취업  진

학설명회, ② 학생과 교사, 상담자, 졸업생, 산업체 계자 등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

는 진로상담  멘토링, ③ 구조화된 진로․취업지도 로그램  취업캠 , ④ 장 

심의 장견학, 장체험  장실습, ⑤ 취업역량 강화  취업 비를 한 이미지메이

킹, 자기소개서  면 비 로그램, ⑥ 지속 인 진로탐색  취업 비를 한 포트폴

리오 작성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취업캠  

운 , 상담 로그램 운 , 인터뷰  이력서 작성 로그램 운 , 인 성검사 로그램 

운  등의 취업지원 로그램과 유사한 형태이다. 즉, 통상 으로 취업  마지막 교육기

이라 인식되었던 학에서의 교육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운 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을 성공시키기 한 노력이 반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교의 취업지원과 직업만족도 간의 계는 주로 4년제 학 졸업자를 상으로 하여 

학교육 만족도와 직장만족도 간의 계를 살피는 데 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노경

란․박용호․허선주, 2011; 이병훈, 2003; 채창균, 2003; 황여정․백병부, 2008). 

학 재학  경험한 경력개발 로그램의 유익성과 직장만족도 간의 계는 서로 유의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한 다양하고 검증된 학생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노경란 외, 2011). 한 문 학의 경우, 교육과정이 직업인 양성을 

한 실무교육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과 보다 직 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학에서 제공한 직업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일수록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할 확률이 

높아진다(김 동, 2011). 문직업인 양성이라는 목표를 갖는 특성화고의 성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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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특성화고의 취업지원을 포함한 직업교육은 졸업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한편, 학교의 취업지원을 통한 자격 취득과 직업만족도 간의 계에 한 부분의 선

행연구에서 자격증의 보유가 궁극 으로 직업만족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박윤경․이 민, 2012; 이동임․김덕기, 2002; 이만기, 2009). 다만 무분별한 

자격증 취득보다는 목 에 따라 선별 으로 획득한 자격증이 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학

생들이 효율 인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뒷받침

이 되어야 한다. 특성화고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각 공 역의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과 같은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특성화고 육성 정책에 따라 특성화고 졸업

생들의 취업을 한 지원이 확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특성화고의 취업지원이 직업만

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이 요구된다.

2.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취업지원과 직무일치도

직무일치도는 일반 으로 학교에서 배운 공 지식이나 기술, 학력이 종사하는 직무와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문계열보다 공학계열을 비롯한 타계열 공자일수록 공과 

직업이 일치한다고 보고되었으며(손정선, 2008), 공과 직업이 일치할수록 정규직에 

종사하고, 높은 임  수 을 보이며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김

기헌, 2006; 박소 ․민병철 2008; O'Reilly, Chatman & Caldwell, 1991; Robst, 

2007; Saks & Ashforth, 2002; Vancouver & Schmitt, 1991; Wolbers, 2003).

직무일치도는 취업 후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  하나로(김기헌, 

2005; 2006; 손정선, 2008; 오성욱․이승구, 2009; Wolbers, 2003), 직무일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은 직무와 공 간의 련성이며, 이러한 공-직무일치도는 공만족

도에 의해 향을 받는다(어윤경, 2010). 최 순(2008)은 학  학과선택이 향후 종

사하게 될 일자리 만족에 향을 미치므로 고교생  학년 학생에게도 내실 있는 진

로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제 로 된 진로지도

와 취업지원을 경험하는 것은 공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직무일치도와 직무

만족도까지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진로지도  취업지원과 직무일치도 사이의 계에 한 직

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분의 연구에서 진로지도  취업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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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무일치도를 높이고 나아가 직업만족도에 향을 끼칠 것이라는 직 인 수 에

서 언 되어왔다. 다만, 조 하․김병찬․김 (2008)의 연구에서는 졸자들이 취업

문기 이나 미디어 경로를 통한 취업보다 학교를 통한 취업에서 공일치도가 낮게 나

타난 상을 지 한다. 그 원인을 학에서의 체계 인 취업지도  진로상담지도의 부

족이라고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공일치도가 높은 직업선택을 한 학교의 진로지도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순희 외(2009)의 연구에서도 문  졸업자들의 재학  진

로지도 경험이 졸업 후 취업에서 직무와 학력 간 합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 보다 직 으로 연계된 문 학에서 진로지도 경험이 직무 합도를 높이는

데 보다 요한 향을 다는 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교에서의 진로 

련 경험들이 직무일치도가 높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을 시

사한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지도를 취업지원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개념으

로 혼용하거나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의 개념을 

구분함으로써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에 보다 더 문 이고 직 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만족은 특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한 종합 인 정의  

반응이다(Campbell, Philip & Rogers, 1976; Oliver, 1999). 학생들의 교육경험에 

한 주  반응인 교육만족도가 객 인 교육의 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질

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교육만족도를 통하여 교육 효과성을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 로그램의 참

여경험에 한 만족정도와 직무일치도 사이의 계를 악하고자 하 다.

3. 직무일치도와 직업만족도 사이의 계

직무일치도와 직업만족도 간의 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언 된 바 있다(김기헌, 

2006; 김동규, 2012; 박재민․엄미정․김윤경, 2010; 손정선, 2008; 어윤경, 2010; 

이만기, 2010; 임언․ 진실․박재 , 2012; 최 순, 2008). 손정선(2008)은 한국노

동패 조사 자료  문 졸 이상 임 근로자를 상으로 분석하여 공과 재 일하고 

있는 분야의 일치 여부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5차년도(2002

년) 한국노동패  자료와 2002년 일본의 일반사회조사 자료를 상으로 분석한 김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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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의 연구에서는 공과 직업이 일치할수록 정규직에 종사하고, 높은 임  수 을 

보이며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을 밝혔다. 이는 자신의 공과 직업이 일치하면 자

신의 일에 더욱 문성을 갖게 되어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재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재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고용정보원 GOMS 자료를 심으로 공-업무 불일치 재직자 특성을 분석한 최

순(2008)의 연구 결과에서도 공-업무 불일치자들이 일치자에 비해 월평균 임  수

이 낮았으며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임 상승폭이 상 으로 낮은 편이고, 재의 일

자리에 한 반 인 만족도도 낮아 이직을 고려하는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업무 불일치는 취업단계, 혹은 취업 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  공 선

택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을 확인하 다. 이와 유사하게 특성화고 선택의 자발성이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김동규, 2012)에서는 특성화고 

 공 선택 시, 성 이나 주변의 권유 등 비자발 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자발 으로 진학을 한 경우에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

았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도 교육고용패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에서 직무 

불일치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불일치를 극복한 경우와 그 지 못한 경우에 개인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스킬부족  학력

과잉 상태에서 일치 상태로 환하는 경우가 불일치 상태를 3년간 유지하는 집단에 비하

여 임   만족도에서 정 인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언 외, 2012).

그 밖에도 GOMS 패  1~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에서 조사 차수가 증

가함에 따라 공-직무 일치도가 향상되고 공-직무 일치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무만족

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을 밝혔으며(어윤경, 2010), ‘2007년도 졸자 직업이

동 경로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일자리 합이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만기, 2010). 따라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공과 직무

일치도를 높이는 것이 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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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를 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미진학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

착과정 등을 2011년부터 격년 주기로 조사하는 횡단면 조사인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를 사용하 다. HSGOMS 

자료 에서 2011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활용하 고, 그  남성이 2,900명

(54.9%), 여성이 2,381명(45.1%)이었다. 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진학 학생 가

운데 임 근로자 총 4,077명을 최종 선정하 으며, 상용 근로자가 2,782명(68.2%)으

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다. 이  여성 상용 근로자의 비율(80%)이 훨씬 높았다. 그 

외에 임시근로자가 1,200명(29.4%), 일용직 근로자가 95명(2.3%)이었다. 출신 고교

계열 분류를 살펴보면, 남성은 공업계열, 상업계열, 기타, 종합계열, 실업계열 순으로 많

은 학생들이 졸업하 지만, 여성의 경우 상업계열 학교를 최다 졸업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마지막으로 졸업한 고등학교가 수도권 소재인 졸업생은 총 1,464명이었고, 비수도

권 소재인 졸업생은 3,817명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의 특성  남녀로 구분하여 출신 고교계열, 학교 소재지 여부를 살펴보면 아

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문항 여부
남자 여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졸업 

고교계열

공업계열 2,084 71.9% 334 45.8%

상업계열 509 17.6% 1,847 44.6%

종합계열 42 1.4% 27 1.3%

실업계열 24 0.8% 64 1.7%

기타 241 8.3% 109 6.6%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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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여부
남자 여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학교 소재지
수도권 750 25.9% 714 30.0%

비수도권 2,150 74.1% 1,667 70.0%

근로형태

상용 근로자 1195 57.1% 1587 80.0%

임시 근로자 822 39.9% 378 19.1%

일용직 근로자 76 3.6% 19 1.0%

계 2,900 54.9% 2,381 45.1%

2. 변인설정  분석모형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취업지원이 직업만족도를 매개로 졸업생의 직업만족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최종 종속변인으로 직업만족도를 설정하 다. 이를 측

정하기 해 련 선행연구(강 명, 2004; 정주 , 2013)를 참고하여  직장에 한 

만족도에 한 문항을 선별하 으며, 임 , 안정성, 직무내용, 근무환경, 근로시간, 발

가능성, 인 계, 복리후생, 인사체계, 사회  평 , 자율성, 반  만족도의 총 12개 

문항을 선택하 다. 

다음으로 직업만족도에 향을 주는 잠재요인으로 졸업고의 취업지원에 한 만족도, 

졸업고의 진로지도에 한 만족도 그리고 직무일치도를 설정하 다. 직무일치도를 구성

하는 측정변인들은 일의 내용과 공과의 비교, 일의 내용과 수  비교, 일의 내용과 

공과의 도움 여부의 3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졸업고의 진로지도에 한 만족도를 구성

하는 측정변인으로 6개(교육과정, 강연, 정보제공, 진로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의 문

항이 투입되었으며, 졸업고의 취업지원에 한 만족도를 구성하는 측정변인은 기술취득

상담, 취업상담, 취업정보제공, 구직지도, 취업알선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변

인에 한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었다. 

<표 2> 변인별 측정문항 및 신뢰도

변인　 측정문항 척도 구성 Cronbach α

직업만족도

1. 임 (소득) 5  척도

.9062. 안정성 5  척도

3. 직무내용 5  척도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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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문항 척도 구성 Cronbach α

4. 근무환경 5  척도

5. 근로시간 5  척도

6. 발 가능성 5  척도

7.  인 계 5  척도

8. 복리후생 5  척도

9. 인사체계 5  척도

10. 사회  평 5  척도

11. 자율성 5  척도

12. 반  직장만족도 5  척도

직무일치도

1. 일의 내용과 공과의 비교 5  척도

.7152. 일의 내용과 수  비교 5  척도

3. 일의 내용과 공과의 도움 여부 5  척도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

1. 교육과정 5  척도

.859

2. 강연 5  척도

3. 정보제공 5  척도

4. 진로검사 5  척도

5. 직업체험 5  척도

6. 진로상담 5  척도

학교의 

취업지원 

만족도

1. 기술취득상담 5  척도

.869

2. 취업상담 5  척도

3, 취업정보제공 5  척도

4. 구직지도 5  척도

5. 취업알선 5  척도

다음으로, 각각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확인하기 하여 

문항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업만족도에 한 신뢰도는 .906, 직무일

치도에 한 신뢰도는 .715, 졸업고의 진로지도에 한 만족도는 .859, 졸업고의 취업

지원에 한 만족도는 .869로 나타나 모든 변인에 한 측정문항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수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인들로 구성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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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모형

3. 자료분석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취업지원이 직업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졸업생의 직업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AMOS 18.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은 측정

오차를 통제할 수 있어 측정변수만을 바탕으로 한 모형보다 더 신뢰할 만하며, 다수의 회

귀모형을 동시에 검정할 수 있어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김주환․김

민규․홍세희, 2012).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

용하 고,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분석하기 해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을 이용하 다. 학교의 진로지도  취업지원에 한 직무일치도의 

매개효과는 소벨 테스트를 실시하여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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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변인별 기 분석

가. 기술통계

자료의 합성을 확인하기 해 각 변인의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의 기술통계 값

을 제시하 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해서는 투입되는 변수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

족하는 연속변수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료의 분포 모양을 확인하기 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Curran, West & Finch(1996)에 의하면, 왜도가 2보다 같거나 작고 첨

도가 4보다 같거나 작을 때 정상성 가정이 충족되므로 최 우도법을 통한 추정이 가능하

게 된다. 이 기 에 터하여 살펴볼 때,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은 모두 정상분포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다만, 직무일치도의 평균값이 다른 변인의 평균값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산업체와의 연계 미흡, 노동시장의 변화에 한 불충분한 응 등으로 특성화

고의 교육내의 장직무수행역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 ( 한상공회의소, 2012; 박

동열, 2012)을 여실히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표 3>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구분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직업

만족도

1. 임 (소득) 3.37 .939 -.387 -.226

2. 안정성 3.55 .934 -.473 .002

3. 직무내용 3.47 .872 -.397 .140

4. 근무환경 3.55 .938 -.544 .075

5. 근로시간 3.32 .998 -.351 -.331

6. 발 가능성 3.11 1.025 -.093 -.449

7.  인 계 3.70 .911 -.593 .323

8. 복리후생 3.39 1.132 -.518 -.421

9. 인사체계 2.98 .951 -.173 -.014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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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10. 사회  평 3.26 .915 -.232 .041

11. 자율성 3.24 .924 -.215 -.043

12. 반  직장만족도 3.42 .852 -.358 .197

직무

일치도

1. 일의 내용과 공과의 비교 2.38 1.174 .322 -.983

2. 일의 내용과 수  비교 2.81 .859 -.039 .219

3. 일의 내용과 공과의 도움 여부 2.50 1.166 .265 -.952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

1. 교육과정 3.42 .710 -.375 .513

2. 강연 3.50 .774 -.257 .276

3. 정보제공 3.44 .771 -.324 .386

4. 진로검사 3.44 .753 -.238 .403

5. 직업체험 3.50 .812 -.297 .208

6. 진로상담 3.51 .769 -.422 .505

학교의 

취업지원 

만족도

1. 기술취득상담 3.67 .735 -.372 .559

2. 취업상담 3.53 .769 -.294 .345

3, 취업정보제공 3.52 .807 -.328 .224

4. 구직지도 3.58 .774 -.349 .496

5. 취업알선 3.57 .788 -.333 .431

나. 변인 간 상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 간 상 계를 확인하기 하여 직업만족도, 학교의 취업지원

에 한 만족도, 학교의 진로지도에 한 만족도, 직무일치도의 모든 측정변수들 간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각각의 상 계수를 확인한 결과 다 공선성이 염려되는 문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직무

일치도의 측정문항 2번(일의 내용과 수  비교)과 3번(일의 내용과 공과의 도움 여부)

의 상 계수가 .763, 학교의 취업지원 만족도의 측정문항 2번(취업상담)과 3번(취업정

보제공)의 상 계수가 .667로 높게 나왔으나, 이들은 각각 동일한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동일 요인에 한 문항이므로 분석에 투입되어도 무리가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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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계분석

본 연구는 학생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취업지원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일치도가 증가하고, 각 변인 사이에 직무일치도가 부분 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을 설정하 으며, 이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 다. 이를 통해 직업만족도에 한 

각 변인들의 상 인 향력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직업만족도의 수

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 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하여 2단계 근법(2 step-approach)을 활용하 으며, 본 연

구에서 제시한 구조모형은 포화모형으로 측정모형과 동일하므로 측정모형의 합도는 구

조모형의 합도와 같다. 이에 한 합도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다. 모형 평가

를 한 다양한 방법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은 가설이 매우 엄격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 반 인 모형의 합성을 단하기 해서는 다른 합도 지수를 함께 고

려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합도 기 이 비교  분명히 제시된 합도 지수 가운데 모

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RMSEA, TLI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만 상 으로 간명성이 덜 고려되는 CFI를 함께 검토하 다. 추가 으로 

RMSEA의 신뢰구간을 살펴 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도 확인하 다(홍세

희, 2000). 설정된 연구모형의 합도는 CFI 0.923, TLI 0.908, RMSEA 0.054로 

도출되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뢰구간도 좁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이 비

교  정확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모형의 적합도 지수 

 df CFI TLI RMSEA LO90 HI90

모형 3749.122 293 0.923 0.908 0.054 0.052 0.055

다음의 <표 6>에 제시된 각 모수추정치를 통해 각 변인 간 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각 

경로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 모두 직업만족도와 직무일치도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 직무일치도와 직업만족도 사이의 경

로계수는 0.213으로 본 연구모형에서 가장 높게 도출되어 직무일치도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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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b SE β t P

직업만족도 ← 학교의 취업지원 0.191 0.030 0.208 6.380 ***

직업만족도 ← 학교의 진로지도 0.154 0.029 0.170 5.239 ***

직업만족도 ← 직무일치도 0.110 0.009 0.213 6.380 ***

직무일치도 ← 학교의 취업지원 0.233 0.063 0.132 3.722 ***

직무일치도 ← 학교의 진로지도 0.170 0.062 0.098 2.743
**

(.006)

주: **p<.01, ***p<.001

가.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과 직업만족도와의 계

<표 6>에서 제시한 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진로지도의 향(β)은 0.170이고, 직업만족도에 한 취업지원의 향(β)은 

0.208로 모두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학교의 진

로지도  취업지원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다는 의미로, 본 연구에

서 설정한 학교의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은 직업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는 성 이나 환경 등의 향으로 인한 비자발

인 진학을 결정한 학생의 비 이 상 으로 높고 아직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은 여 히 자신에게 합한 진로  직업을 찾는 과정 에 있다(장유식, 2003). 

따라서 특성화고의 진로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원하는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특성화고 학생의 상당수는 졸업 이후 곧

바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구체 인 취업지원을 하는 것 역시 요하다.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모두 직업만족도와 유의미한 계를 보이지만 취업지원이 직업만

족도에 향을  때의 경로계수가 진로지도가 향을  때의 경로계수보다 큰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진로지도보다 취업지원을 통해 직업만족도에 직 인 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특정 분야로의 진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취업하는데 있어서 실 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상담, 취업정보제공, 

구직알선 등의 구체 인 취업지원 로그램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직업을 얻게 된다. 따

라서 특성화고는 취업정보제공과 같은 소극 인 취업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산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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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으로 력하고 장성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보다 극 으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과 직무일치도와의 계

특성화고의 진로지도가 직무일치도에 미치는 향(β)은 0.098, 취업지원에 한 만

족도가 직무일치도에 미치는 향(β)은 0.132로,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모두 직무일치도

와의 계에서 일정 수  이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직무일치도에 

한 진로지도의 경로계수 값을 감안해 볼 때, 진로지도가 직무일치도에 직 인 향

을 다기보다는 표본크기에서 비롯된 효과일 수 있다.  

진로지도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해 한 방향을 세우고, 선택에 따르는 비와 

결정을 돕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취업지원에 앞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 이며 보다 

더 포 으로 직업 역에 한 방향성과 련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의 진로지

도보다 구직지도, 취업상담, 기술취득지원 등과 같은 학교의 구체 인 취업지원이 학생

들이 자신의 공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보다 직 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 으로 학교의 진로지도보다 취업지원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일치도에 미

치는 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공 역의 일자리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의 취업지원이 보다 극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성화고의 특성상 이미 진로에 한 방향성을 설정한 상태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구

체 인 구직활동과 연결되는 취업지원에 한 만족도가 더 크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성화고에서는 일반계고와 비교하여 보다 특징 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할 필요성

이 있다. 최근 고교 직업교육을 강조하면서 고졸 취업자의 학력  직무 불일치 상을 

극복하고 고졸 취업 문화를 정착하기 해서 직업교육 경로 구축, 장 지향  교육과정 

구성 등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고졸 취업자들의 직무일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과 직업만족도 간 매개효과 검증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각 변인들의 향 계를 직 효과와 간 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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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의 취업지원에 한 만족도가 직무일치도를 매개로 하

여 직업만족도에 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수는 .028(.132*.213)이고, 학교의 진로지도

에 한 만족도가 직무일치도를 매개로 직업만족도에 향을 주었을 때의 경로계수는 

.020(.098*.213)이다.

<표 7> 직업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의 효과분해

향요인 직 효과 간 효과 체효과

학교의 취업지원에 한 만족도 .208 .028 .234

학교의 진로지도에 한 만족도 .170 .020 .189

각각의 향요인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직무일치도를 매개로 한 효과가 유의한지 살펴

보기 하여 소벨 검증(Sobet Test)을 실시하 다. 소벨 검증이란 비표 화 계수와 표

오차를 통해 매개효과의 크기가 유의미한지 직 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검증 결과 

Sobel-Z의 값이 1.96 이상이면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한다(p<.001). 매개효

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특성화고의 취업지원에 한 만족도와 직업만족도 

간의 경로의 경우 직무일치도는 Sobel-Z 값이 3.540으로 나타나 기 치를 넘어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특성화고의 진로지원에 한 만족도가 직무일치도

를 매개로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Soble-Z 값이 2.675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직무일치도

를 매개로 한 효과검증을 통하여 학교의 취업지원과 직무일치도 사이의 계(이동임 외, 

2002; 이만기, 2009)와 직무일치와 직무만족 사이의 계(어윤경, 2010)가 구조 으

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교의 진로지도, 직무일치도  직무만족도의 

구조  계 역시 단선 이지 않음을 규명하 다. 

<표 8> 직무일치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Sobel test)

변수 간 경로
추정치

(표 오차)a

추정치

(표 오차)b
Zab

학교의 취업지원에 한 만족도 → 

직무일치도 → 직업만족도

0.233

(0.063)

0.110

(0.009)
3.540

학교의 진로지도에 한 만족도 → 

직무일치도 → 직업만족도

0.170

(0.062)

0.110

(0.009)
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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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이 직무일치도를 매개로 하여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간 효과는 직업만족도에 한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의 직 효과에 비해 

향 크기는 작다. 비록 매개효과의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

원이 직무일치도를 매개로하여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은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운 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시사 을 제공한다. 

직업만족도에 있어서 직무일치도가 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표 3>에서 제시한 

것처럼 직무일치도에 한 응답의 평균 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 으로 낮았다. 고

졸 취업자들의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고의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로

그램이 필요성이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졸 취업자들은 학력  직

무 불일치를 졸 취업자들에 비해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임언 외, 2012).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에 한 만족 정도가 직무일치를 매개로 하여 직무만

족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만 그 크기가 크지 않다. 이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공

과 직무가 일치되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특성화고에서의 진로

지도  취업지원의 방식을 포함하여 체 인 교육과정이 보다 구체 으로 장직무수

행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하여 특성화고 졸업

생들의 직무 불일치를 이고, 궁극 으로 직무일치도의 향상을 통한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졸자 취업진로조사’를 활용하여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 로그램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다. 이를 보다 총체 으로 분석하기 하여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 직무

일치도 그리고 직무만족도 사이의 구조  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 그동안의 학교의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에서의 효과 연구가 부분 학교육에 을 맞추어 왔으나, 특성

화고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특정 분야의 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 이므로 

본 연구 결과가 향후 특성화고의 운   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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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이 졸업자들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데 있

어서 단선  계에서 확장하여 직무만족도를 매개를 함으로써 보다 미시 이고 구체

인 경로를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  시사 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에 한 만족도는 직업만족도에 정  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특성화고의 취업지원은 진로지도에 비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향

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특성화고는 이미 특정 분야에 문화된 학교이므

로 입학 이 에 진로탐색을 이미 마친 학생들이 다수 존재할 것이며, 그 기 때문에 특성

화고에서는 강연이나 성검사와 같은 진로지도보다 취업지원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성화고는 기술취득지원, 취업정보제공, 

구직지도 등의 취업과 련된 구체 인 지원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졸업자들의 성공

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극 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과 직무내용  수 에 한 일치도가 직무만족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일치도는 학교의 진로지도  취업지원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비해 경로계수 값이 크게 나타나 직업만족도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고 단된다. 이는 공과 일의 내용의 일치하고 공이 맡은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수록 

직업에 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직무일치도와 직업만족도 사이의 이러한 계

는 선행연구(백병부 외, 2009; 유 숙 외, 2005)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공에 

부합하는 분야로 취업하게 될 경우에 직업에 한 만족도가 높아지므로, 특성화고의 운

에 있어서 학생들이 공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극 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셋째,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은 직무일치도를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도에도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은 학생들

이 자신의 공에 합한 일자리를 찾는데 정 인 향을 미치며, 공과 일치하는 직

무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직업만족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

벨 검증을 통하여 각각의 변인에 따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취업지원 만족

도 → 직무일치도 → 직업만족도’와 ‘진로지도 만족도 → 직무일치도 → 직업만족도’에서 

각각의 sobel-z 값이 3.54와 2.67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 다(p<.001). 매개효과

에 있어서도 취업지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특성화고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취득지원, 구직  취업상담, 취업정보제공, 구직지도, 취

업알선 등의 구체 인 취업지원이 학생들이 공과 합한 일자리를 선택하는데 보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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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취업지원의 직

업만족도의 향에 있어서 직무일치도를 매개로 한 간 효과는 직 효과에 비해 작지만, 

직업만족도에서 있어서 직무일치도의 향이 크다는 을 감안할 때, 특성화고의 진로지

도  취업지원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공과 직무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진로지도  극 인 취업지원을 통하여 특성화고가 조

기 사회진출을 통한 장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경력개발의 경로로서 인식되도록 해야 하

며, 특성화고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 본래의 

설립 목 과 취지에 맞는 체제와 운 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 

수 의 노력과 함께 부정 인 사회인식이나 학력차별 등으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취업 

장벽을 경험하지 않도록 교육  차원을 넘어서 보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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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Employment Support and Career Guidance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on Job Satisfaction

: With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and Major Congruence

Nam Mija 
Kim Heeyun

Lee Suji
Lee Jooyeong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impact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employment support and career guidance on graduates’ job satisfaction. Assuming a 
mediating effect of congruence between jobs and majors among career guidance, 
employment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proposed 
to analyze the study’s model using the "2011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s 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The study results showed a positive influence from career guidance and employment 
support on graduates’ job satisfaction. Also, higher congruence between jobs and 
majors results in higher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study revealed that the 
career guidance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s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tudents' efforts to find a job that is relevant 
to their majors. Job and major congruence also had positiv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by acting as a mediator.

Key word: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Career guidance, Employment support, 
Job and major congruence, Job satisf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