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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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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전공선택동기와 취업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음악전공 대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빈도분석, 상관분석, 기술통계 분석, 회
귀분석,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하위요인인 내적 동기와 단기 외적
동기는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전공선택동기는 취업준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은
전공선택동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대학교에서 내적동기에 대한 지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그릿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수준을 향상하는데 전공선택동기뿐만 아니라 그릿의 매개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대학생들에게 그릿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s o n their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36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s at a university located in China.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reliability, factor, frequency, correlation, descriptive, and regression 
analyses, and Sobel verification using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intrinsic motivation and short-term extrinsic motivation, the 
sub-factor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refore,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s is greatly influenced by their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guidance program for intrinsic motivation in their universit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s has a direct effect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an indirect effect through grit. To promote this, it is necessary
to provide grit reinforcement education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It is believ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c data for preparing a practical intervention plan for improving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with a music major.

Keywords :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 Major Selection Motivati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Grit, Intrinsic Motivation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email: chosj715@daum.net
Received October 12, 2023 Revised November 13, 2023
Accepted January 5, 2024 Published January 31, 202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1호, 2024

224

1. 서론

장기간의 경기침체 현상으로 인하여 일자리의 수는 줄
어가고,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실업자의 수는 증가함으
로써 취업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생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취업준비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사회로 진출 단계로
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취업 준비 행동은 대학생들의 취
업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취업성공을 결정
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러한 취업 준비행동 변인은 대
학생의 취업 성공률을 높일 뿐 아니라 취업 후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대학생들의 취업은 전공에 따라 취업률에 대한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3]. 한국교육통계연구센터(2012)의 
통계분석에 의하면, 음악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악전
공은 경영학전공이나 공과전공보다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전공 학생들의 취업문제는 오래전부
터 대두된 문제로서 2022년 麦可思研究院의 보고에 따르
면 음악전공 졸업생들은 대학 전공별 취업률 하위순위에 
포함되어 있다[5]. 한편 음악전공 대학생들은 재학 기간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6]. 따라서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정하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준비행
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7]. 그러므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
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취업준비행동은 ‘스스로가 원하는 직종이나 회사에 취
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준비를 하는 구체적인 행위’다
[8]. 또한, 취업준비행동은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및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준비과정과 본
격적으로 인사담당자와 접촉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포함
하는 것‘이다[9]. 한편, 취업준비행동이란 ’단순히 취업을 
준비하는 추상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취업 시점을 기준
으로 사전관리, 정보탐색, 직접적 구직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체계적 취업과정을 뜻하는 
것이다[10].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비적 취업준비행동’과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을 구성하였다[11].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용 전공 
대학생의 취업결정과 관련된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12],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률과 관련된 취업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13], 외식 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취
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14], 예체능계열 졸업생의 취업
준비행동에 관한연구[15] 등이 진행해 왔지만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
지 않고 있다. 또한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6]. 한편, 그릿은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그릿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인 
전공선택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취업 문제 해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전공선택동기는 ‘전공선택 과정에 대해 그 전공의 전
망에 대한 인식과 특정한 학교의 특정한 학과가 갖는 사
회적 위상 및 학교 내 인지도 등과 함께 학교 재학 중의 
교육과정과 졸업 후의 진출 분야가 개인의 특성과 얼마
나 잘 부합하는가를 파악하는 행위’이다[18]. 또한, 전공
선택동기는 ‘진로목표, 자기이해 및 환경, 직업세계에 대
한 이해, 대학전공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
사결정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한 전공을 고르는 행위’를 
의미한다[19]. 한편, 전공선택동기는 ‘그 전공의 전망에 
대한 인식, 특정한 학교의 특정학과가 갖는 사회적 위상 
또는 학교 내에서의 인지도 등과 함께 재학 중의 교육과
정과 졸업 후 진출 분야가 개인의 특성과 잘 부합하는가
를 파악하는 것’이다[20]. 본 연구에서는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을 ‘내적 동기’, ‘단기 외적 동기’, ‘장기 외적 동
기’로 구성하였다[21]. 

전공선택동기와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는 취업
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22]. 또한,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23]. 한편 심리적 변인인 전공선택동기는 취업준비행동
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확인되었다
[24].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 음악전공 대학생들
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전공선택동기
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이라
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릿이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17]. 그릿은 모
든 분야에서 성공을 예측해주는 요인이며 장기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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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와 열정을 의미한다[25]. 또한, 그
릿은 ‘미래의 삶에서 성취와 성공을 가늠하는 심리적 특
성으로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열정과 끈기를 의미’
한다[26]. 한편, 이정림(2015)은 그릿을 ‘자신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며,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정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
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정의하였다[27]. 본 연구에서는 
그릿 하위요인을 ‘꾸준한 노력’, ‘지속적인 관심’으로 구
성하였다[28]. 

대학생들의 심리 변인인 그릿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외식전공 대학생들의 그릿은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또한 그릿과 진로
준비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을 나타냈으며 진로결정자율
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30], 그릿은 학습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31]. 따라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변인인 그릿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며,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전공선택동기와 취
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16], 그릿과 취업준비행동에 관
한 연구[17], 그릿이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30] 등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해 왔으며, 전공선택동기, 그릿,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음악전공 대학
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 그릿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
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전공 대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향들을 확
인하고,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음악전공 대학생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개선방안에 다양한 대
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

인가?
둘째, 그릿은 전공선택동기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

서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3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1일까

지 음악전공 대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를 이용하여 최소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가 111명으로 요구되었으며, 본 연
구대상자 수는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설문 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183부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54부를 제외한 129부를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5문항, 

전공선택동기 11문항, 그릿 12문항, 취업준비행동 11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
은 성별, 학년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전공선택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김수진[21]이 사용한 
전공선택동기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하
위요인은 내적 동기(4문항), 단기 외적 동기(4문항), 장기 
외적 동기(3문항) 이며, 설문지 문항은 총 11문항으로 구
성하였고,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
공선택동기의 신뢰도를 보면, 김수진[21]의 기존연구 신
뢰도는 내적 동기는 .794, 단기 외적 동기는 .887, 장기 
외적 동기는 .6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전공선
택동기의 신뢰도 검증결과, 전공선택동기의 신뢰도는 하
위요인인 내적 동기 .872,  단기 외적 동기 .831, 장기 
외적 동기 .758이며, 천체 신뢰도는 .853으로 신뢰도 면
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취업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최인영[11]이 사용한 
취업준비행동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하
위요인은 예비적 취업준비행동(5문항), 본격적 취업준비
행동(6문항)이며, 설문지 문항은 총 11문항으로 구성하
여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취업준비행
동 척도의 신뢰도를 보면, 최인영[11]의 기존연구 신뢰도
는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892,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91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취업준비행동의 
신뢰도 검증결과, 취업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예비적 취
업준비행동 .980,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970 이며, 전체 
신뢰도는 .966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그릿를 측정하기 위해 장일교[28]가 사용한 그릿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꾸준한 노
력(6문항), 지속적인 관심(6문항) 이며, 설문지 문항은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하였다. 그릿의 신뢰도를 보면, 장일교[28]의 기존연구 
신뢰도는 꾸준한 노력 .901, 지속적인 관심 .925으로 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1호, 2024

226

Sortation N M SD

Major 
Selection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136 3.414 .898
Short-term Extrinsic 

Motivation 136 2.688 1.048

Long-term Extrinsic 
Motivation 136 2.748 .933

Grit
Continuous Effort 136 3.273 .764

Continuous Interest 136 2.931 .775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Preliminary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136 3.293 .713

Full-fledge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136 3.143 .730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key variables

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그릿의 신뢰도 검증결과 그릿
의 하위요인인 꾸준한 노력 .846, 지속적인 관심 .842이
며, 전체 신뢰도는 .848로 신뢰도 면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는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Major 
Selection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4 .872

.853

Short-term 
Extrinsic 

Motivation
4 .831

Long-term 
Extrinsic 

Motivation
3 .758

Grit
Continuous Effort 6 .846

.848
Continuous Interest 6 .842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Preliminary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4 .980

.966
Full-fledge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5 .970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2.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 도구의 신
뢰도 산출은 Cronbach's α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그
릿과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
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그릿을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Baron과 Kenny[32]가 
제시한 조건으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매개 효과의 유의성은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

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음악전공 대학생의 
성별은 여자가 103명(79.85%) 남자가 26명(20.15%)으

로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음악전공 대학
생의 학년에서는 2학년 학생 94명(72.87%)으로 가장 많
았으며, 4학년 학생이 14명(10.85%), 1학년 학생 11명
(8.53%), 3학년 학생 10명(7.75%) 순서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Total(n=129)

Frequency Proportion(%)

Gender
Male 26 20.15

Female 103 79.85

Grade

Freshman 11 8.53

Sophomore 94 72.87
Junior 10 7.75

Senior 14 10.85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음악전공 대학생의 주요 변수 전공선택동기에 대한 측

정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공선택동기의 하
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내적 동기(M=3.414)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 외적 동기(M=2.748), 단기 외적 
동기(M=2.688) 순으로 평균 점수로 나타났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주요 변수 그릿에 대한 측정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릿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평균 점수는 꾸준한 노력(M=3.273)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관심(M=2.931) 순으로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주요 변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측
정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취업준비행동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예비적 취업준비행동(M=3.293)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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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격적 취업준비행동(M=3.143) 
순으로 평균 점수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3와 같다.

3.3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그릿, 취업준비행동

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전공선택동기와 취업준비행
동은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626, p<.001). 또한, 그릿과 취업준비행
동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r=.598, p<.001). 한편, 전공선택동기와 그릿은 높
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r=.555, p<.001).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
적 유의수준 하에서 변수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4과 같다.

Sortation Major Selection 
Motivation Gri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Major Selection 
Motivation 1

Grit .555*** 1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626*** .598*** 1

***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3.4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그릿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를 보면, 음악전공 대학생의 그릿에 대한 전공선
택동기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 값이 .309로 나타나 전
체 변동의 30.9%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808로 0이나 4에 가깝
지 않아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차 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 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 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
(F=19.702,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
면, 내적 동기(β=.237, p<.01), 단기 외적 동기(β=.243, 
p<.01), 장기 외적 동기(β=.240, p<.05) 요인은 그릿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하위요인인 내적 
동기, 단기 외적 동기, 장기 외적 동기가 높을수록 그릿
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음악전공 대학생
의 전공선택동기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Depende
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Major 

Selection 
Motiva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ized 

Coeffici
ent t VIF

B Standard 
Deviation β

Grit

Constant 1.801 .185 9.727***

Intrinsic 
Motivation .154 .052 .237 2.963** 1.224

Short-term 
Extrinsic 

Motivation
.135 .049 .243 2.748** 1.491

Long-term 
Extrinsic 

Motivation
.150 .060 .240 2.506* 1.750

R²=.309, Adj. R²=.294 F=19.702 P=.000, D-W=1.808
*p<.05, **p<.01, ***p<.001

Table 5.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s on Grit

3.5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
    동에 미치는 영향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
동에 대한 전공선택동기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 값이 
.403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40.3%로 회귀모형을 설명하
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831로 0
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
차 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 하로 다중공선
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
된 회귀모형(F=29.693,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
을 살펴보면, 내적 동기(β=.379, p<.000), 단기 외적 동
기(β=.287, p<.001) 요인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
선택동기의 하위요인인 장기 외적 동기(β=.166, p>.05) 
요인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하
위요인인 단기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높을수록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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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Depende
nt 

variable

Independe
nt 

variable(Ma
jor 

Selection 
Motiva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
d ized 

Coeffici
ent t VIF

B Standard 
Deviati n β

Employ
ment 

preparat
ion 

behavior

Constant 1.376 .203 6.777***

Intrinsic 
Motivation .290 .057 .379 5.089*** 1.224

Short-term 
Extrinsic 

Motivation
.189 .054 .287 3.498*** 1.491

Long-term 
Extrinsic 

Motivation
.123 .066 .166 1.870 1.750

R²=.403, Adj. R²=.389 F=29.693 P=.000, D-W=1.831
***p<.001

Table 6.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s on Grit

3.6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릿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32]가 제시한 조건으로 중다회귀분
석을 사용하여 전공선택동기가 그릿을 매개로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독립
변인으로 전공선택동기, 매개 변인으로 그릿, 종속 변인
으로 취업준비행동으로 두고,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단
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 효과의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하
였다.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그
릿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 Fig. 1
과 같다.

Step Variable β t F R²

1    .555 7.715*** 59.519*** .308
2    .626 9.303*** 86.554*** .392

3 


 
.426
.361

5.685***
4.823*** 62.099*** .483

Sobel test:Z=2.451, P=.014

Major Selection Motivation, Gri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p<.001

Table 7. Mediated Effects of Grit on the Impa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Fig. 1. Mediated Effects of Grit on the Impa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p<.001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전공선택동기가 매개 변인인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β
=.555, p<.000)이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전공선택동기가 종속 변인인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력(β=.626, p<.000)도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
변인인 전공선택동기과 매개 변인인 그릿을 통시에 투입
되어 종속 변인인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았
을 때, 매개 변인인 그릿의 영향력이(β=.361, p<.000)이 
유의하면서도 전공선택동기의 영향력(β=.626에서 β
=.426)이 감소하였으므로, Baron과 Kenny[32]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전
공선택동기의 영향력이 아직 유의미하므로 그릿은 전공
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다. Sobel test 결과, 전공선택동기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부분 매개 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Z=2.451, p=<.05).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그릿의 매개 효과에 대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공선택동기는 취업
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내적 동기와 단기 외적 동기는 취업준비행
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 
외적 동기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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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적 
동기와 단기 외적 동기 요인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선택동기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16,22]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
였다. 또한, 전공선택동기는 취업준비행동을 높일 수 있
는 중요한 요인이다[24]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와 의미적
으로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선택동기가 중요함
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공선택동기는 취업준비행동과 직
업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공선택동기 외재적 동기인 취업 전망, 인기도 등
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 요인이다[23]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와 의미적으로 일치하였다.

둘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취업준비행
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릿은 
전공선택동기와 취업준비행동 사이에서 매개 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이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
다[30]는 연구, 그릿이 성찰학습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에서 매개 효과가 있다[31]는 연구, 그릿이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의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33]
는 연구,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에서 그릿
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34]는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를 촉진하기 위해 전공선택동기, 그릿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 음악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
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는 전공선택동
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학교 차원
에서는 전공별로 내적동기와 취업준비행동의 지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별로 대학생
의 내적동기 지도방안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음악전공 대학생이 현재의 취업 위기 상황에 
받는 스트레스 불구하고 전공선택 상담을 통해 이들이 
전공선택동기를 항상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공별 진로선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지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음악전공 대학생들
의 일반적 특성에 맞는 내적동기에 대한 지도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준비행동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는 취업준비행
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그릿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
업준비행동을 향상하는데 전공선택동기뿐만 아니라 그릿
의 매개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신감 강화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
두기 위해서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그릿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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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을 한정하여 표본
집단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을 확대하
여 타 전공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차이를 비교한 연
구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관심과 
흥미가 높은 해결 중심 취업준비행동 관련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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