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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교육기본

통계 에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2023)

따르면 다문화 학생 수는 년 조사 시작 이후 2012

꾸준히 증가하여 년 명으로 역대 최2023 181,178

대치를 기록하였다 학령기 인구 감소로 전체 초. ·

중 고등학교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므·

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비다문화 학생과는 달리 다문화 학생은 청소년기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귀인성향이 성취동기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상남도 김해시 특성화고등학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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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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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로 인한 일반적인 변화 외에도 이중문화 

환경에서 자라면서 언어 및 가치관의 혼란 심리, 

적 불안 사회적 위축과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 특히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타 문화에 동시. 

에 노출되며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 학생들만 겪게 되는 큰 어려움이며(Kim 

학교생활적응에 부적 영향이 있and Yun, 2018),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2015; Son and 

Shin, 2020; Kang and Nho, 2021). Ladd et 

은 학교적응이란 학생이 학교 환경에 관al.(1997)

심을 갖고 참여하며 편안해하고 성공하는 정도, , 

라고 정의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 

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으며 학교 부적, 

응 문제로 인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Kim, 

학교적응은 이후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의 2010). 

적응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다문화 학(Choi, 2011) 

생들의 학교 부적응 현상은 앞으로의 사회적 문

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이 학교.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다문화 사회

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와 미래 사회통합에 있어 

필수적이다(Ryu, 2024).

년 기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2023

화 학생은 명으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6,773

인 다문화 학생 명의 절반 정도이지만12,968 (The 

일반고등학교Korean Ministry of Education, 2023), 

에 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 수가 월등히 적

은 것을 고려하면 다문화 학생들이 높은 비율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에 대해 뚜렷하게 규명된 이유는 없으

나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낮

은 수준의 사회적 심리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어 ·

독립심이 강하며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Lee, 2024; 

한편 다문화 학생 중 성취 포Kim et al., 2018). , , 

부 동기 수준이 높을 시 일반고등학교를 선택할 , 

확률이 높고 반대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를 더 , 

희망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Sim and Kim, 2014)

로 보고되고 있는 점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다문

화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야 할 부분이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 학생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

취약한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다문화 학생 역시 스스로 목표로 하(Kim, 2011), 

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로 인식하

고 이들의 성취동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성취동기는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장애물을 극복하고 가능한 한 성공적인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동기

이다 사람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Murray, 1938). 

에서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성장하고 이러한 경, 

험이 동기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 

그 결과에 대한 행동이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

어 다음 성취 목표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무엇으로 인

식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는 귀인이론으

로 설명할 수 있다 귀인은 (Cho and Park, 2022). 

결과 이후의 시점에 대한 동기부여 행동이 달라

져 다음 수행의 성취에서 성취동기와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기된다 는 성. Weiner(1980)

취동기가 높은 이는 성공을 노력에 귀인하는 반

면 성취동기가 낮은 이는 성공과 실패를 타인, 

환경에 귀인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

다 즉 성취동기는 성패의 상황에서 귀인성향의 . , 

차이를 통해 성취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정보

를 제공해 준다 귀인성향과 성취동기의 관계에 .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패의 상황에서 내적

으로 귀인 할수록 성취동기가 높다는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Ann, 1986; Kim, 2005). 

또한 귀인성향은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내적귀인 성향을 가진 학. 

생은 학교생활의 전반에서 적응력이 뛰어나며

외적귀인 성향을 가진 학생(Kim and Na, 2001), 

은 학교 적응력이 떨어지므로 학교적응을 위해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책임을 

돌리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Park, 2009). 

이를 통해 귀인성향이 성취동기와 학교적응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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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이 큰 것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로는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교내 진로교육과 진로장벽 형성 간의 관계에 대

한 연구 부산 지역 공업계 고등학교 (Lee, 2024), 

다문화 학생 진로에 대한 연구 외에(Moon, 2014) 

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다 국내 다문화 학생의 .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다문화 학생들이 높은 비

율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점을 주목해보

면 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 

생들이 높은 성취동기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궁극적으로 졸업 후 산업현장에 잘 , 

적응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성취동기와 학교적응에 . 

초점을 두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변인으로 귀

인성향을 선정하였다 귀인성향과 성취동기 학교. , 

적응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 

맥락에서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의 귀인성향이 성취동기와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

향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 

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상황에서 교사가 다

문화 학생을 어떻게 이해하며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들의 귀인성, 

향 성취동기 학교적응은 어떠한가, , ?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들의 귀인성, 

향이 성취동기와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 방법. Ⅱ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1.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특성화고등

학교 개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총 명을 4 65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조사는 년 월 . 2024 4

일부터 월 일까지 이루어졌다 해당 학교 교1 4 30 . 

사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65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설, 

문지를 제외하고 총 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62

사용하였다. 

연구도구2. 

가 귀인성향. 

귀인성향척도는 의 연구에서 사용한 Ann(1986)

척도를 활용하였다 내적귀인 외적귀인 우연귀. , , 

인으로 각 문항씩 총 문항이며 기존의 8 24 Likert 

점 척도를 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6 5 . 

수가 높을수록 해당 귀인성향의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본다 본 연구의 각 하위요인 신뢰도. 

는 내적귀인 외적귀인 (Cronbach’s ) .743, .788, α

우연귀인 이며 전체 신뢰도는 으로 양호.759 .763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이 개발한 성취Lim and Kang(2013)

동기 척도를 본 연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성취동기의 가지 하위요인으로 열정. 4

문항 희망 문항 모험심 문항 자신감 문(11 ), (7 ), (6 ), (4

항 으로 총 문항이며 점 척도로 계산하) 28 Likert 5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취동기 정도가 높. 

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각 하위요인 신뢰도. 

는 열정 희망 모험심 (Cronbach’s ) .812, .788, α

자신감 이다 전체 신뢰도는 으로 .712, .801 . .778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학교적응. 

학교적응 척도는 의 연구에Kim and Na(2001)

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으로 환경적응 문항 교사적응 문항 수(10 ), (10 ), 

업적응 문항 친구적응 문항 생활적응 문항(8 ), (7 ), (6 )

으로 총 문항이며 점 척도로 계산하였41 Liker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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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학교적응 정도가 높은 .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각 하위요인 신뢰도. 

는 환경적응 교사적응 (Cronbach’s ) .710, .788, α

수업적응 친구적응 생활적응 이다.754, .744, 820 . 

전체 신뢰도는 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763

다.

자료분석3. 

본 연구에서는 통합연구의 방법 중 순차형 연

구 형태를 적용하였다 먼저 표준화된 설문지를 . 

이용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귀인성향 성취동기, , 

학교적응을 알아보고 귀인성향에 따른 성취동기 , 

및 학교적응을 양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수집. 

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SPSS for Windows 

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분석26.0 , 

기술통계분석 칼 피어슨 의 상관관, (Karl Pearson)

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Ⅲ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1. 

본 연구 대상인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성별 학, , 

년 부모 중 외국 국적 부모의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빈도분석의 결과는 과 같다 학. <Table 1> . 

교는 학교 명 학교 명 학D 19 (30.6%), C 17 (27.4%), A

교 명 학교 명 순으로 나타16 (25.8%), B 10 (16.1%) 

났다 성별은 여자 명 남자 명. 36 (58.1%), 26 (41.9%)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학년 명 학. 1 26 (41.9%), 2

년 명 학년 명 순으로 나타20 (32.3%), 3 16 (25.8%) 

났다 외국국적을 가진 부모는 어머니 명. 37

아버지 명 부모 모두가 명(59.7%), 18 (29.0%), 7

순으로 나타났다(11.3%) .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귀인성향2. 
과 성취동기 학교적응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귀인성향에서 우연귀인 외적귀. (M=3.32), 

인 내적귀인 순으로 높은 것으(M=3.24), (M=2.65) 

로 나타났고 성취동기에서는 자신감 열, (M=2.65), 

정 희망 모험심 순으로 (M=2.53), (M=2.50), (M=2.00)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적응에서는 학습적, 

응 생활적응 교사적응(M=2.89), (M=2.87), (M=2.84), 

친구적응 환경적응 순으로 높은 (M=2.81), (M=2.11)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여 주요 .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들의 , 

왜도 첨도의 절대값이 이하로 나타나 정규성, 2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rtation Frequency Ratio(%)

School

A 16 25.8

B 10 16.1

C 17 27.4

D 19 30.6

Sex
Male 26 41.9

Female 36 58.1

Grade

1 26 41.9

2 20 32.3

3 16 25.8

Foreign parents

Mother 37 59.7

Father 18 29.0

Both 7 11.3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귀인성향3. 
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가 귀인성향과 성취동기 간의 상관관계.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귀인성향과 성

취동기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과 같이 내적귀인은 . <Table 3>

성취동기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고 외적귀인 우연귀인에서는 부적 , 

상관을 보였으며 외적귀인은 성취동기의 모든 , 

하위요인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우연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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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우연귀인은 성취동. 

기의 모험심을 제외한 요인 열정 희망 자신감( , , )

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Variable M SD
skewn

ess
kurtos

is

Attribution 
Tendencies

Internal Attribution 2.65 1.45 .285 -1.471

External 
Attribution 

3.24 1.13 -.285 -.805

Chance Attribution 3.32 1.42 -.280 -1.224

Achievement 
Motivation

Passion 2.53 1.35 .465 -1.102

Hope 2.50 1.40 .334 -1.231

Adventurous spirit 2.00 1.09 1.427 1.832

Confidence 2.65 1.45 .452 -1.247

School 
Adaptation

Atmosphere 
Adaptation

2.11 1.28 1.231 .387

Teacher Adaptation2.84 1.43 .119 -1.432

Learning 
Adaptation

2.89 1.53 .225 -1.484

Friend Adaptation 2.81 1.53 .224 -1.488

Living Adaptation 2.87 1.38 .124 -1.341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by Variable

나 귀인성향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귀인성향이 성

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와 같다4> . 귀인성향이 성취동기의 열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설명력은,  74.5%(R2=.745)

이었고 값은 F 60.512(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내적귀인은 성취동기의 . 

열정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외적귀인과 우연귀인은 열정에 유의한 ,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귀인성향이 성취동기의 .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 설명력

은 53.7%(R2 이었고 값은 =.537) F 24.552(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내적귀인은 . 

성취동기의 희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적귀인과 우연귀인은 희망에 ,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귀인성향이 성취동. 

기의 모험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 

설명력은 7.6%(R2=.076)이었고 값은 으로 , F 2.662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 

적귀인 외적귀인 우연귀인 모두 성취동기의 모, , 

험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귀인성향. 

이 성취동기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설명력은 , 66.5%(R2 이었고 값은 =.665) , F

41.361(p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001)

타났다 내적귀인은 성취동기의 자신감에 유의미.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적귀, 

인과 우연귀인은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Variable 1 2 3 4 5 6 7

Attribution Tendencies

Internal Attribution 1

External Attribution -.619** 1

Chance Attribution -.627** .810** 1

Achievement Motivation

Passion .868** -.592** -.577** 1

Hope .735** -.525** -.568** .828** 1

Adventurous spirit .260* -.322* -.212 .380** .356** 1

Confidence .813** -.609** -.611** .843** .735** .3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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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Attribution Tendencies and Achievement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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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he Passion of Achievement 
Motivation

(constant) .858 .495 1.735

Internal Attribution .761 .080 .816 9.539***

External Attribution -.119 .136 -.099 -.876

Chance Attribution .015 .109 .016 .136

R/R2/F R=.871, R2=.745, F=60.512***

The Hope of Achievement 
Motivation

(constant) 1.450 .691 2.098

Internal Attribution .606 .111 .627 5.437***

External Attribution .017 .190 .013 .088

Chance Attribution -.182 .152 -.185 -1.202

R/R2/F R=.748, R2=.537, F=24.552***

The Adventurous spirit of 
Achievement Motivation

(constant) 2.464 .758 3.253

Internal Attribution .103 .122 .138 .846

External Attribution -.377 .209 -.390 -1.805

Chance Attribution .145 .166 .190 .874

R/R2/F R=.348, R2=.076, F=2.662

The Confidence of 
Achievement Motivation

(constant) 1.591 .609 2.615

Internal Attribution .688 .098 .688 7.012***

External Attribution -.141 .168 -.109 -.840

Chance Attribution -.093 .134 -.091 -.695

R/R2/F R=.826, R2=.665, F=41.361***

***p<.001

<Table 4> The Effect of Attribution Tendencies on the Achievement Motivation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귀인성향4. 
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 귀인성향과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귀인성향과 학

교적응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와 같이 내적귀인은 . <Table 5>

환경적응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교사 학습 친구 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상관, , , 

Variable 1 2 3 4 5 6 7 8

Attribution Tendencies

Internal Attribution 1

External Attribution -.619** 1

Chance Attribution -.627** .810** 1

School Adaptation

Atmosphere Adaptation -.393** .242 .312* 1

Teacher Adaptation .795** -.546** -.482** -.393** 1

Learning Adaptation .878** -.613** -.654** -.261* .789** 1

Friend Adaptation .779** -.598** -.586** -.372** .861** .767** 1

Living Adaptation .810** -.589** -.561** -.426** .860** .799** .8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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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Correlation Between the Attribution Tendencies and Schoo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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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he Atmosphere of School 
Adaptation

(constant) 2.844 .869 3.270

Internal Attribution -.311 .140 -.351 -2.216*

External Attribution -.165 .239 -.145 -.691

Chance Attribution .189 .191 .210 .989

R/R2/F R=.410, R2=.125, F=3.912*

The Teacher of School 
Adaptation

(constant) 1.087 .632 1.721

Internal Attribution .764 .102 .776 7.504***

External Attribution -.255 .174 -.201 -1.463

Chance Attribution .167 .139 .167 1.205

R/R2/F R=.804, R2=.628, F=35.329***

The Learning of School 
Adaptation

(constant) 1.331 .552 2.548

Internal Attribution .813 .084 .772 9.653***

External Attribution .012 .144 .009 .082

Chance Attribution -.190 .115 -.177 -1.659

R/R2/F R=.888, R2=.777, F=72.012***

The Friend of School 
Adaptation

(constant) 1.848 .694 2.661

Internal Attribution .689 .112 .651 6.155***

External Attribution -.202 .191 -.148 -1.055

Chance Attribution -.063 .153 -.059 -.414

R/R2/F R=.794, R2=.611, F=32.913***

The Living of School 
Adaptation

(constant) 1.594 .593 2.687

Internal Attribution .693 .096 .726 7.254***

External Attribution -.193 .163 -.157 -1.184

Chance Attribution .021 .130 .022 .162

R/R2/F R=.818, R2=.651, F=3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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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he Effect of Attribution Tendencies on the School Adaptation

관계가 나타났다 외적귀인은 교사 학습 친구 . , , 

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우

연귀인은 교사 학습 친구 생활적응에 유의한 , , ,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환경적응에는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나 귀인성향이 학교적응의 환경적응에 미치는 . 

영향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귀인성향이 학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과 같다 귀인성향이 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6> . 

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설명력은 , 12.5%(R2 이=.125)

었고 값은 , F 3.912(p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05)

결과가 나타났다 내적귀인은 환경적응에 유의미. 

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적귀, 

인과 우연귀인은 환경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귀인성향이 교사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설명력은 , 62.8%(R2 이=.628)

었고 값은 , F 35.329(p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001)

한 결과가 나타났다 내적귀인은 교사적응에 유. 

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 

적귀인과 우연귀인은 교사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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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았다 귀인성향이 학습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설명력은 , 77.7%(R2=.777)

이었고 값은 , F 72.012(p 으로 통계적으로 유<.001)

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내적귀인은 학습적응에 유. 

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 

적귀인과 우연귀인은 학습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귀인성향이 친구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설명력은 , 61.1%(R2=.611)

이었고 값은 , F 32.913(p 으로 통계적으로 유<.001)

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내적귀인은 친구적응에 유. 

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 

적귀인과 우연귀인은 친구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귀인성향이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설, 명력은 65.1%(R2=.651)

이었고, F값은 38.976(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났다 내적귀인은 생활적응에 유. 

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 

적귀인과 우연귀인은 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 론. Ⅳ

논의1.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귀인

성향이 성취동기와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귀인성향, , 

성취동기 학교적응을 조사한 결과 귀인성향에서 , , 

내적귀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외적귀인과 우연

귀인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취동기와 학교. 

적응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고 

성취동기는 모험심 희망 열정 자신감 순으로 , , ,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적응은 환경 친구 교사, , , 

생활 학습적응 순으로 낮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 . 

다문화 학생들은 낮은 성취동기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 와 일치하며 비다문화 학생보다 (Park, 2017) , 

학교적응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선

행연구 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Do, 2011) .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귀인성향, 

과 성취동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적귀, 

인은 성취동기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고 외적귀인은 성취동기의 모든 하위요인

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우연귀인은 성취, 

동기 중 모험심 요인을 제외한 요인들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귀인성향이 성취동기에 .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적귀인은 성취동, 

기의 모험심 요인을 제외한 요인들에서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패의 상황. 

에서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하는 학생이 성

취동기가 높고 성공의 상황에서 과제난이도나 , 

운으로 귀인하고 실패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하는 학생은 성취동기가 낮다는 선행연구

와 일치한다(Weiner, 1980; Cho and Park, 2022) .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귀인성향, 

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적귀, 

인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환경적응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교사 학습 친구 생활적응, , , 

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적 및 우연귀인. 

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환경적응을 제외한 

교사 학습 친구 생활적응과 부적 상관관계를 , , , 

나타냈다 또한 귀인성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적귀인은 학교적응의 하, 

위요인 중 환경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교사, , 

학습 친구 생활적응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 

으로 나타났고 외적 및 우연귀인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내적귀인은 학교적응과 정적 상관관

계를 가지는 점은 선행연구(Kim and Na, 2001; 

와 일치하지만 외적귀인은 교사 환경Lee, 2006) , , 

친구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우연귀인은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와는 상(Kim and Na, 2001)

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의 연. Kim and Lee(2013)

구에서 내적귀인 성향이 학교적응 친구 학업 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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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생활 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 )

결과와는 일치하였고 외적귀인이 학교의 생활적, 

응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업적응과 

친구적응에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결론2. 

연구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동기를 성공을 내부요인들에 의해 , ‘

일어났다고 지각하고 실패는 불안정한 요인들 , 

때문에 나타났다고 지각하는 능력 이라고 보는 ’

관점 에서 생각해 볼 때 특성화고등(Weiner, 1980)

학교 다문화 학생들은 성공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능력 노력으로 귀인 하지 않아 유능감이나 자부, 

심을 느끼기 어렵고 실패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귀인 하지 않아 장래에는 더 노력

을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다문. 

화 학생은 언어능력 부족 한국 문화에 대한 이, 

해 부족 등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

지만 또래집단의 따돌림 등으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고 결국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까지 이어지

기도 한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교(Ryu, 2024). 

사들은 다문화 학생이 특정 사건의 결과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학교 내에서 차별이나 따돌림은 없는지 주위 환

경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들은 내적귀, 

인 성향을 가질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경향이 있

고 외적귀인 우연귀인 성향을 가질수록 성취동, 

기가 낮은 경향이 있다 또한 내적귀인 성향은 . 

성취동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의 경우 성취동기는 진로. 

결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Park and Kim, 

이며 학업성취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2020)

이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Park, 2017) . 

학생들이 내적귀인 성향을 가진다면 높은 성취동

기를 가지고 학교생활에 능동적으로 임하며 효과

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여 학업성적이 증진될 수 

있고 진로 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는 내적귀인 성향이 성취동기에 정적 관계가 있

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 와 (Ann, 1986; Jo, 2008)

일치하고 성패의 상황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 

귀인은 내적귀인 중 노력으로 규명한 선행연구

와 맥락을 함(Kim, 1999; Kwak, 2000; Kim, 2000)

께하며 내적귀인의 중요성을 피력할 수 있다 특. 

성화고등학교는 실습수업이 많아 학생들의 능동

성과 적극성이 요구되는데 현실요법을 적용한 생

활지도 프로그램 과 같은 내적귀인으로 (Lee, 2002)

의 변화에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한다면 성취동기

와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성. 

취동기 증진을 위한 지도를 병행한다면 학습과 

성장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들은 내적귀, 

인 성향을 가질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며 외적귀

인 우연귀인 성향을 가질수록 학교에 적응하기 ,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내적귀인 성향은 .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학교적응 문제를 다룰 때 귀인성향. 

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학교적응 문제를 외

부 요인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

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교사의 지지를 더 높게 인식하므로 교사의 지지

가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ark and Lee,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은 다문화 2009). 

학생들이 학교적응 문제를 겪을 때 내적 귀인으

로의 변화에 효과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

로 개입하고 지지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 연구를 위

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 

를 하였기 때문에 귀인성향이 성취동기와 학교적

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준을 깊이 있고 폭넓

게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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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경상남도 김해시 특성화고등, 

학교 개교의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4

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

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학년 특성화고등학교 . , , 

계열 등을 고려하여 더욱 광범위한 집단의 특성

화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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