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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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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중국
랴오닝성에 소재한 다롄대학교의 중국 대학생 1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빈도분석, 상관분석, 기술통계 분석,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인 친구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
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인 협의성에 22.5% 설명력을 확인되었다. 둘째,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인 교사지
지는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호기심에
10.6% 설명력과 확신성에 8.7% 설명력을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인 부모지지 요인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중국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은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친구지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학생 생활상담연구소 및 진로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은 학생 간에 서로 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교사지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n career maturity from social support for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86 university students from Dalian University in Liaoning 
Province, China.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results found that friend support (a sub-factor of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maturity. Friend support was confirmed to have 22.5% explanatory
power in consultation. Second, teacher support (a sub-factor of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maturity. Teacher support was confirmed to explain 10.6% of 
curiosity and 8.7% of certainty. Third, parent suppor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career maturity. 
Analyzing these results shows that friend support and teacher support are important factors in improving
the career maturity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refore, career maturity is greatly affected by 
friend support, and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is so that officials in charge of the Student Life Counseling
Institute and career-related departments can share career information among students. In addition, 
because career maturity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is greatly affected by teacher support, measures
for teacher support are needed to promote career maturity.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preparing
a practical intervention plan that improves career maturity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 University Students, Social Support, Career Maturity, Friend Support, Teacher Support, Paren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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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에서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상당수의 대학생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것
이라는 스트레스, 취업에 실패한 후에 겪게 될 심리적 압
박에 대한 두려움 등의 취업 불안을 안은 채 생활하고 있
다[1]. 특히 대학생들의 우울과 취업 스트레스는 진로성
숙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 또한, 취업 스트레스
와 진로장벽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3].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은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에 매
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 중 자기 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성 역할 갈등 및 
성차별,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등이 진로성숙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결과
를 근거로 할 때,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취업 스트레스를 낮추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를 보면, 대학생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진로성숙
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의 전통을 공유하기 때
문에 사회문화적으로 비슷한 면이 많이 보인다. 중국 사
회가 점진적으로 과도기에 접어들면서 경제 발전이 점차 
둔화되고 사회의 노동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심각한 
고용 상황이 발생했다[5]. 또한, 대졸 취업난이 심화되면
서 대학생들이 노동시장 진출이나 진학 경쟁을 미리 준
비하기 시작하였다[6]. 이러한 이유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대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현재 중국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세계 최
고 수준이다[7]. 중국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문제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취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8]. 이러한 취업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이
어지고 있다. 중국 대학생들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국
가 및 교육현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대학생
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9]. 이러한 문제로 대학
생들이 취업 불안 및 취업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 취
업 불안 및 취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들의 진로성숙도가 매우 중요하다[10]. 따라서 중국 대학
생들의 취업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성숙도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성숙이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
하기 위한 태도와 개인의 진로선택과 결정에 관한 준비
도 및 성숙 수준’ 이다[11]. 또한, 진로성숙도는 ‘한 개인

이 발달단계 상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도’이다[12]. 이처럼 
진로성숙도는 사람이 직업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확한 인
식과 행동의 능력이며, 대학생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문제에 중요한 변인인 진
로성숙도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진로성숙도의 하
위요인을 ‘관여성’, ‘호기심’, ‘확신성’, ‘협의성’으로 구
성하였다[13].

진로성숙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국 대학생
의 진로장벽은 진로성숙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독립성과 선호직업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4]. 이처럼 중국 대학생들
의 진로성숙도를 높이도록 해야 하고 진로장벽은 줄여나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생활만족도는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 즉, 중국 대학생
의 진로성숙도를 향상하려면 대학 생활만족도가 중요함
을 알 수 있다[15]. 중국 스포츠 댄스를 전공하는 대학생
으로 한 결과를 보면, 사회적 지지, 진로 결정 자기효능
감 및 진로성숙도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확인되었다[16]. 
이러한 결과를 보면,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의 진로를 계
획하고 준비하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여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인 사회적 지지를 파
악하는 것은 진로성숙 문제 해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 다양한 정보
와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받는 것’ 이다[17]. 또한, 사회적 
지지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긍정적인 자원’
을 의미한다[18].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
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사회에
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하고 도움
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19].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의 하위요인을 ‘친구지지’, ‘교사지지’, ‘부모지지’로 구
성하였다[20].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예비 초등교사의 부모지지는 진로성숙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또한,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
지지)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22],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사지지 및 친구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23], 한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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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러한 선행연
구 결과를 볼 때, 중국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인을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
사지지)라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 중국 대학생에 관련된 
이전의 연구에서는 예비 초등교사의 부모지지와 진로성
숙도[21]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
도에 관한 연구[22],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사지지 및 친
구지지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23], 부모지지는 진로성
숙도[24]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진행되었다. 반면 중
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의 원인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중국 대학
생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진로성숙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현장에서 중국 대학생들의 진
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입 방향들을 확인하고, 다양
한 대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추후 중국과 한국 비교 분석할 수 있
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논문의 연
구 결과가 정책을 실행한 전문가들에게는 대학생의 상황
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미래에 더 나은 정
책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기
대해 본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친구
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교사
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
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국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 선정하였으
나 중국 전체 대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연구대
상에 한국 대학생들을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한국 
대학생에 관한 입증은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무작위 표본추출의 방식으로 중국의 랴오닝

성에 소재한 다롄대학교에서 무작위로 중국 대학생을 추
출해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3년 2
월 20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총 39일간 설문 조
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200부를 배부하였으며, 그중 
186부를 회수하였다. 무효한 설문지를 배제하고 유효한 
157부의 설문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4문항, 

사회적 지지 27문항, 진로성숙도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학년 등
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성희[20]가 사용한 사
회적 지지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하위요
인은 친구지지(9문항), 교사지지(9문항), 부모지지(9문
항)이며, 설문지 문항은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
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종원[13]이 사용한 진
로성숙도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하위요
인은 관여성(6문항), 호기심(6문항), 확신성(6문항), 협의
성(6문항)이며, 설문지 문항은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1점(전혀 아니
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낮을수
록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중국 대학생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자료들을 기초로 교수와 전문가의 조
언을 받아 설문 문항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설문을 제작
하였다. 먼저 한글로 작성된 설문지를 한국에 유학 중인 
국어국문학 박사과정의 중국 유학생에게 의뢰하여 중국
어로 번역하였다. 번역된 설문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교육학 
전공 박사의 검토를 거쳐서 설문지를 완성하였고 그 결
과 중국어 설문지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노력하였다.

2.3 신뢰도
각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를 보면, 이성희[20]의 기존연구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지지
의 신뢰도 검증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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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961, 교사지지 .970, 친구지지 .974이며, 전체 신뢰
도는 .983로 나타났다. 신뢰도 면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의 신뢰도를 보면, 이종원[11]의 기존연구 
신뢰도는 .92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진로성
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관여
성 .923, 호기심 .920, 확신성 .938, 협의성 .921이며, 
전체 신뢰도는 .934로 신뢰도 면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Social 
support

Parent support 9 .961
.983Teacher support 9 .970

Friends support 9 .974

Career 
maturity

Involvement 6 .923

.934
Curiosity 6 .920
Certainty 6 .938

Consultancy 6 .921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 도구
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α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대학생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사회
적 지지와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대학생의 성별은 남
자가 107명(68.15%)으로 여자 50명(31.85%)보다 더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대학생의 학년에서는 1학년 
학생 65명(41.40%)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 학생 41
명(26.11%), 4학년 학생이 31명(19.75%), 2학년 학생 
20명(12.74%) 순서로 나타났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otal(n=157)

Frequency Proportion(%)

Gender
Male 107 68.15

Female 50 31.85

Grade

Freshman 65 41.40
Sophomore 20 12.74

Junior 41 26.11
Senior 31 19.75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중국 대학생의 주요 변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측정변

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교사지지(M=4.167), 친구지지(M=4.161), 
부모지지(M=4.126) 순으로 모두 평균 점수 이상으로 나
타났다.

중국 대학생의 주요 변수 진로성숙도에 대한 측정변수
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확신(M=3.463), 협의상(M=3.462), 관여설
(M=2.765), 호기심(M=2.664) 순으로 모두 평균 점수 이
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대학생의 주요 변
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key variables
Sortation N M SD

Social support
Parent support 157 4.126 .812

Teacher support 157 4.167 .760

Friends support 157 4.161 .789

Career 
maturity

Involvement 157 2.765 .592

Curiosity 157 2.664 .714
Certainty 157 3.463 .924

Consultancy 157 3.462 .522

3.3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하위변수와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r값이 .182(p<.05)에
서 .45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수
준 아래에서 변수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4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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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Classification Parent 
support

Teacher 
support

Friends 
support

Involv
ement

Curios
ity

Certai
nty

Consul
tancy

Parent support 1
Teacher support .724*** 1

Friends support .673*** .728*** 1
Involvement .209* .169 .182* 1

Curiosity .200* .313*** .167 .514*** 1
Certainty .162 .287** .187* .385***.733*** 1

Consultancy .398*** .377***.458*** .071 .075 .073 1
*p<.05, **p<.01, ***p<.001

  

3.4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5 같다. 

Dependen
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oci
al support)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
rd ized 
Coeffi
cient t R² F

B
Standa rd 
Deviati 

on
β

Involvem
ent

Parent 
support .118 .101 .158 1.171

.023 1.993Teacher 
support .000 .113 .000 .001

Friends 
support .055 .099 .076 .559

Curiosity

Parent 
support .016 .118 .018 .137

.106 4.824
***

Teacher 
support .391 .132 .416 2.955**

Friends 
support .108 .115 .123 .941

Certainty

Parent 
support .107 .155 .091 .691

.087 3.860*Teacher 
support .444 .173 .365 2.567*

Friends 
support .020 .151 .017 .131

Consulta
ncy

Parent 
support .105 .080 .159 1.309

.225 11.805
***

Teacher 
support .009 .090 .012 .095

Friends 
support .220 .079 .342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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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Sub-Variables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Maturity

분석결과를 보면,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하위요
인 중 교사지지(β=.416, p<.01)는 호기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F=4.82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은 호기심에 
10.6%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중 교사지지(β=.365, p<.05)는 확신성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F=3.860,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은 확신성
에 8.7%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
지 하위요인 중 친구지지(β=.342, p<.01)는 협의성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F=11.805, p<.01)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은 협
의성에 22.5%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
숙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 지지가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친구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
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친구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친구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진
로성숙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의 진로 태도성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친구
지지[25]라는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또한, 
친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높다[26]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둘째,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교사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
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교사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교사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진
로성숙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부모, 
교사, 친구)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7]
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마이스터고 학생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 미쳤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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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 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
해 교사지지와 친구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성숙
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성숙
도 증진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
지지는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
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
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교사지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촉진
할 수 있도록 교사지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친구지지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학생 생활상담연구소 및 진
로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은 학생 간에 서로 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교사지지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대학생의 진로성
숙도를 촉진하는 데서 교사지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로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와 심리적 지지
를 제공해서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담아내었다. 중국은 한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난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
서 중국 대학에서는 진로교육 수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진로 설정의 마지막 단계
인 대학에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방향과 목표 설정을 준
비하고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향후 진
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국가 및 사
회의 인식적 측면, 환경적 측면, 제도적 측면과 같이 다
방면에서의 개선과 쇄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
구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의 랴오닝성에 소재한 다롄해양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을 표본집단으로 설문 조사하였으
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자(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의 요인 분류 중에서 정서

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에 대한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뿐만 아니라 지지 
요인(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
지)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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