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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key predictors of educational aspiration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using data from the 8th wave of the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2013). The 
XGBoost algorithm was employed to identify influential variables shaping students’ intentions to pursue 
higher education. Results showed that academic-related factors—such as class attentiveness, elective course 
selection, and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had the strongest impact. Notably, private education had 
greater predictive power than school-based activities, underscoring the role of external learning support. 
Additionally, choosing elective subjects aligned with college majors was associated with higher aspirations, 
reflecting strategic academic planning. In contrast, leisure reading and body satisfaction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aspiration, suggesting that certain personal or non-academic activities may lower 
college-bound motivation.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complex interplay of academic engagement, private 
learning, and personal factors in shaping educational goal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recommends 
enhanced career counseling, improved elective course planning, and expanded in-school academic support. 
Further research should consider student background and vocational track differences to better support 
postsecondary tran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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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설립목적과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

고, 기타고등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5). 즉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 운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유형 중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

학교에 해당하는 마이스터(Meister) 고등학교, 그

리고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반은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특정 산업 분야 및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인력 양성을 주요 교육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2019)에서는 이들 학교를 직

업계 고등학교로 구분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산업

현장 연계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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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본적으로 직업계 고등학교는 교육적 

성과로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는 지표가 고교 

교육과정을 통한 취업으로 볼 수 있다(Ryu et al., 
2023). 그러나 Ministry of Education(2024)에서 발

표한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취업률은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55.3%를 기록한 반면, 
진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48%를 기

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10여년 전 직

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70% 내외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Choi 
et al., 2022). 즉, 직업계고 졸업자의 절반 가까이

가 졸업 후 진학을 선택하고, 직접 취업하는 졸

업생은 4명 중 1명 꼴로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과거에 주로 취업을 목표로 했던 직업계고의 진

로 양상이 최근에는 상당 부분 학업 연계(진학)
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종합하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안정적인 취업보다는 추가 학업을 통한 역량 강

화나 진로 준비를 선택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현장실습 안전 문제, 
학력 중시 풍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진

학 기회의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나

타난 결과로 해석된다(KyungHyang, 2025).
이처럼 직업계고 출신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관 

진학은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 언론 보도 및 연구 등을 통한 다양

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Paik and Shin, 2020; 
Shim and Paik, 2021; Song et al., 2023; The 
University Newspaper, 2025). 이러한 언론 보도 및 

연구들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배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대부분 연구자의 통찰력

에 근거한 주관적인 의견이거나 연구자가 설계한 

특정 질문지에 기반한 조사 결과인 경우가 많아 

직업계고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는 아니지만 대학 진학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

는 변수들을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 요

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등 매우 다양한 범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Hwang and Joo, 
2024; Kim and Byeon, 2006; Lee et al., 2023; 
Park and Seo, 2017).

먼저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학생 개

인 요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 성취도, 자

아개념(자기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

에 대한 신념으로서, 이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은 

더 높은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

문에 교육포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Lee and 
Choi, 2011). 실제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포부 및 교육포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Chen et al.,, 
2023; Lee and Choi, 2011), 이는 자기효능감이 진

로 목표 설정에 중요한 동기 요인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과 같은 자

기개념 측면도 포부 수준과 관련이 있고(Hwang, 
2015), 학업 성취도도 교육포부의 핵심 예측 변인 

중 하나로 보고된다(Chen et al., 2023; Jeon and 
Kim, 2006). 한편, 게임 등 비학업적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교육포부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보고된다(Hwang, 2015). 즉, 게임

시간이 많으면 교육포부의 초기 수준과 변화율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가정환경은 청소년기의 교육포부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우선 대표적

인 가정 요인으로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사회경

제적 지위(SES)를 들 수 있다. 부모 학력이 높고 

가정의 경제적·문화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자녀가 

높은 학업 목표를 가지는 경향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어 왔다(Jeon and Kim, 2006; Kim et al.,  
2018; Yang and Su, 2025). 부모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가정 내 교육적 관심 역시 교육포부를 예

측하는 중요한 가정 요인이다.
Coleman(1988)의 가정 내 사회적 자본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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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강조되듯,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적극적으

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할 때 자녀의 교육포부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

용 시간이나 대화의 질이 높을수록(예: 학업 및 

진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조언하는 경우) 자

녀가 갖는 교육 목표도 뚜렷하고 높게 형성된다
(Hwang, 2015). 실제 부모-자녀 활동 빈도가 잦은 

경우 교육포부의 초기치와 성장에 정(+)의 효과

가 나타났다는 결과도 보고하여, 이는 부모의 관

심과 지원이 자녀로 하여금 더 높은 교육 수준을 

희망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고, 부모 기

대와 학습 지원이 자녀의 진로 및 학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Jeon and Kim, 2006; 
Park et al., 2017). 가령 어머니의 정서적·학업적 

지원이 여학생들의 교육포부를 높이는 핵심 요인

으로 작용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Jeon and Kim, 
2006).

학교요인에 해당하는 학생이 속한 학교 환경과 

교사의 영향 또한 교육포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학교는 청소년이 대부분 시간

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그 안에서 형성되는 

분위기와 관행이 학생들의 학업 목표 설정에 작

용하게 된다. 학교풍토(school climate)는 흔히 학

교 생활 전반의 질과 특성을 일컫는데, 예를 들

어 학교의 규율과 가치, 교우관계,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Dimitrova, 
Ferrer-Wreder and Ahlen, 2018). 연구에 따르면 긍

정적인 학교풍토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포

부를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며, 특히 취약계층 학

생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규율이 잘 잡

혀 있고 학업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높은 수준의 교육 목표를 

세우는 경향이 높아진다. 
교사의 기대 및 지지는 학교 요인 중에서도 학

생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

힌다.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치가 높을 때, 
학생은 자기효능감과 동기부여를 얻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Jeon, 2016; Jeon 
and Kim, 2006). 이와 더불어 또래 집단 역시 학

교 맥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영향 요인인데, 주

변 친구들의 진로계획이나 학업열이 높으면 해당 

학생의 교육포부에도 긍정적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Hwang, 2015; Jeon and Kim, 2006; Kim et 
al., 201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교육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개인, 가정, 학교 요인별로 확인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이질적인 요인들 간의 상

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직업

계고 학생들의 진학률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통합적 데이터 기반 접근이 부족

하다.
전통적 통계 분석에서는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

에 기반해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회귀모형 등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다수

의 설명변수를 동시에 투입할 경우 자유도 감소, 
다중공선성, 외생성 가정, 오차항의 정규성 및 등

분산성, 시계열적 상관성 등 다양한 통계적 제약

이 발생할 수 있어, 복잡한 교육 데이터를 분석

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Lee et al., 2020).
이에 반해 머신러닝 기반 분석 기법은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면서도 예측 중심의 분석과 변수 

간 비선형적 관계 및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교육 빅데이터 분석에서 주목받고 있

다. 특히 XGBoost 알고리즘은 결측치 처리와 변

수 선택에 강점을 가지며, 예측 성능이 우수하고 

변수 간 상호작용 탐지에도 효과적이어서 복합적

인 교육 맥락을 반영하는 데 적합한 도구로 평가

된다(Shin and Won, 20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고등학생의 교육

포부(반응변수)를 예측하는 요인을 학생, 가정, 
학교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변수로 투입하고 

XGBoos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 포부 형성 과정에

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파악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진학을 선택하는 직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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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생들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정책

적·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바탕으로 설

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 고등학생의 교육포부를 예측하

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직업계고 고등학생의 교육포부 예측 요

인과 교육포부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데이터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검사도구의 양호도가 확보된 KELS 
2013 8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계고 학생

의 교육포부를 예측하기 위해 적절한 데이터로 

판단하였다. 

Domain Category Variables

Student

Self-Concept Social (5), Physical (5)
Competency Creativity (5), Self-management (5)
Personality Sense of community (8), Rule compliance (5)

Multicultural 
Acceptance Perceptions of foreigners (5), Relationships with multicultural peers (6)

Health Status Mental health (9), Test stress (4), Academic stress (4)

Life Goals Material wealth (4), Honor (4), Social contribution (4), Interpersonal relations (4), 
Self-growth (4)

Political Participation Voting experience, Reasons for not voting

Career
Experience and perceived helpfulness of career-related programs (7), Career 
maturity (15), Expected monthly income after employment (including 
entrepreneurship), Employment plan – certificate acquisition status

Extracurricular 
Activities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Perception of volunteerism (4), Cultural 
activities (7), Leisure activities (4), Part-time job experience

Academic Activities Amount of reading, Reading-related activities (5), Study practices, Learning 
activities (6)

ICT Usage Time spent using computers/smart devices (5), Smartphone addiction (5)

Family
Parental Characteristics Family perception (5), Interaction (5), Attachment to parents (6)

Parental Support Academic support (6), Emotional support (3)

School

Background Variables Region size, School type (public/private), Coeducational status, Transfer history

Academic Perception Learning perception (5), Concentration in class (3), Attitude toward classes (11), 
Understanding of lessons (3)

Peer Relationships Cooperative learning (4), Peer attachment (6)
Elective Subjects Elective courses taken (4)
School Climate Classroom atmosphere (4), Degree of student voice reflected (5)

Teaching & Learning Individualized instruction (4), Teacher-student interaction (4)
Teacher Characteristics Achievement pressure (5), Teacher enthusiasm (4), Teacher-student relationship (6)

School Violence Level of violence in school (4), Personal victimization experience (8)
Extracurricular 
Participation Student council and class activities, Club participation (12)

After-school Programs Participation and helpfulness of after-school programs (5)

<Table 1> Explanatory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신윤범ㆍ원효헌

- 692 -

분석 대상은 조사시점(2020)을 기준으로 직업계

고 3학년 학생이며, 현재 재학중인 학교 유형에

서 ‘직업교육특성화고(구 실업계)’,‘마이스터고’에 

응답한 데이터 1,032건을 분류하였다. 이들 중 반

응변수인 ‘교육포부’에 대해 ‘무응답’, ‘잘 모르겠

다’로 응답한 176건을 제외한 총 856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변수 설정

가. 데이터 및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반응변수인 ‘교육포부’는 ‘앞으로 어

느 학교까지 다닐 계획입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① 고등학교, ② 전문대학,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석사, ⑤ 대학원 박사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은 

범주형 문항이지만 Likert 척도와 같이 응답 번호

가 높을수록 높은 교육포부를 갖는 것을 의미하

므로, 머신러닝 분석 시 해당 변수를 수치형 변

수로 변환하여 회귀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나. 설명변수

본 연구의 설명변수는 반응변수에 대한 영향력

을 알아보기 위한 변수로, 패널 데이터의 정보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결측률이 30% 이상인 변

수를 제외하고 모두 투입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설명변수는 모두 274개로 학생, 가정, 학교 요인

을 구분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 활용한 XGBoost 알고리즘은 잔차 

오차를 반복적으로 보완하며 예측 성능을 향상시

키는 부스팅 기반 머신러닝 기법이다(Aurélien, 
2019). 이 알고리즘은 특히 결측치가 많거나 변수 

간 상호작용이 복잡한 데이터셋에 대해 높은 예

측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드 

분할 시 결측값을 별도로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결측치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며, 학습 과

정에서는 내부적으로 병렬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알고리즘보다 학습 속도와 효율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진다(Chen and Guestrin, 2016). 모든 분

석 과정에는 R-4.3.2.을 활용하였고, 분석을 위한 

패키지는 xgboost, caret, iml, pdp를 적용하였다. 
XGBoost 내 중요도 평가를 위해 사용된 지표는 

‘Gain’으로, 중요도 평가를 위해 투입된 각 설명

변수가 트리의 분기점으로 선택될 때 그로 인해 

모델의 예측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의미

한다(Dey, 2016). 따라서 Gain값이 높을수록 반응

변수인 교육포부를 높게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분 의존성 플롯(partial dependence 
plot)을 활용하여 설명변수의 값에 따른 반응변수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Ⅲ. 연구 결과

1. 주요 설명변수 탐색

XGBoost를 적용한 직업계고 고등학생의 교육

포부를 예측하는 중요도가 높은 10개의 변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결과는 [FIg. 1] 및 <Table 
2>와 같다. 주요 변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Gain의 

변동폭이 완만해지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그 갯수

를 채택한다(Shi et al., 2018; Yang et al.,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는 Gain값 기준 5개 

이상부터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0개 변수를 제시하였다. 
중요도 지수 분석 결과 274개의 설명변수 중 

‘(수업태도) 수업시간에 집중한다’가 Gain 기준 

교육포부에 대해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선택과목) 선택과목 

결정요인’, ‘(수업집중도) 영어’, ‘(학업활동) 학원 

강의나 과외 수업을 듣는다’가 도출되었는데, 학

업과 관련된 해당 4개 변수의 Gain 값이 다른 변

수에 비해 월등히 높아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

임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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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jor predictors of educational aspiration based on ‘Gain’ framework.

Rank Domain Variable Item Description Gain
1 School Class Attitude Pays attention during class 0.040570

2 School Elective Course Choice Factors influencing the selection of elective courses 0.036304

3 School Class Engagement Degree of concentration during English class 0.030941

4 Student Academic Activity Attends private academy lectures or receives tutoring 0.024437

5 Student ICT Usage Time spent using computers/smart media for games and 
entertainment 0.015648

6 Student Academic Activity Reading activity – Amount of reading 0.015597

7 Student Health Status Test-related stress – Feels nervous during exams despite 
thorough preparation 0.014954

8 Student Self-Concept Physical self-image – Satisfied with one’s body 0.014525

9 Student Career Maturity Self-understanding – Believes in having personally valuable 
principles 0.014113

10 Student Health Status Mental health – Frequently feels sad or depressed 0.013749

<Table 2> Major predictors of educational aspiration based on ‘Gain’ framework

2. 주요 설명변수-반응변수간 관계 탐색

여기에서는 부분 의존성 플롯을 통해 설명변수

와 반응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해당 플롯의 가로축은 상위 10개 설명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한 척도를 의미하며, 세로축은 각 

척도값에 따른 교육포부의 부분 의존성을 의미한

다. 부분 의존성 플롯은 다른 변수들의 반응변수

에 대한 효과의 평균을 제거하고 해당 설명변수

의 확률을 계산하여 반응변수에 대한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므로(Hastie et al., 
2009), 설명변수의 반응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

를 살펴볼 수 있다. 2번(학교) 선택과목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모두 연속형 변수로 크게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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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hool) Class 
Attitude

2. (School) Elective 
Course Choice

3. (School) Class 
Engagement

4. (Student) Academic 
Activity 5. (Student) ICT Usage

6. (Student) Academic 
Activity

7. (Student) Health 
Status 8. (Student) Self-Concept 9. (Student) Career 

Maturity
10. (Student) Health 

Status

<Table 3> Partial Dependence Plot Between Explanatory and Response Variables

먼저 정적 관계로 도출된 변수를 살펴보면 수

업시간에 집중할수록(영어), 학원 강의나 과외수

업을 많이 들을수록, 시험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이해가 높을수록 교육포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부적 관계로는 게임 

및 오락 시간이 많을수록, 독서량이 많을수록, 자

신의 몸매에 만족할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교육

포부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
교) 선택과목’ 변수의 경우 범주형 pdp를 적용하

여 분석한 결과 선택지 중 ‘3=대학 진학 희망 계

열과 관련되어서’가 교육포부에 가장 높은 예측

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결 론 

1.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낮아지고 진학률은 상승하는 시점에서 직업계고 

학생을 둘러싼 어떠한 요인이 고등교육 기관으로

의 진학에 영향을 주는지 KELS 2013 8차년도 데

이터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계고 학생의 교육포부를 가장 높게 

예측하는 요인은 학업관련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해당 상위 4개 요인은 XGBoost에서 변

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Gain을 기준으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값을 보였으며, 
연속형 변수의 경우 해당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포부를 높게 예측하는 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학업활동으로 투입

된 다수의 설명변수 중 자기주도학습이나 방과후 

수업이 아닌 ‘학원 강의나 과외수업’이 교육포부

를 높게 예측하는 변수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에 

있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도 사교육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주형 변수인 ‘선택과목 결정요인’도 

상위 예측변수로 도출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4=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되어서, 5=흥미와 관심이 있

어서, 6=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담당해서’는 상

대적으로 낮게, ‘1=내신 성적 산출에 유리해서, 2=
내신 성적 부담이 없는 과목이어서, 3=대학 진학 

희망 계열과 관련되어서’는 높게 분석되었고, 그 

중에서도 ‘3=대학 진학 희망 계열과 관련되어서’
가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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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 대학입시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 현장의 선택과목 결정은 

대학입시와 연계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

지하며(Choi and Hong, 2015; Hyun and Kwak, 
2023; Park and Seo, 2021), 본인의 선택과목을 대

학까지 연계하여서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과정으

로 배우고 싶은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The University Newspaper, 2025)
이 밖에도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독서량

이 많을수록, 자신의 몸매에 만족할수록 교육포

부를 낮게 예측한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

다. 신체 자아개념의 경우 관련된 선행연구가 아

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독서 변수의 경우, 설문 문항이 교과서와 참고

서를 제외한 독서량을 응답하게 하고 있어, 독서

의 주제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

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만화책이나 잡지 

등 오락 중심의 서적을 떠올렸을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응답했

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선, 스마트폰·채팅·게임 등 오락 중심의 여가 

활동이 수능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

구 결과(Kim, 2010)를 고려할 때, 오락적 성격의 

독서 역시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성취도 저하로 인해 

교육포부 또한 낮게 형성되었을 수 있다. 반면, 
진로 중심의 독서를 수행한 경우, 학생이 자신의 

진로역량을 강화하여 고등교육보다는 빠른 사회 

진출(취업 또는 창업)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진로 관련 독서가 진학 자체보다는 진로 역

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다(Lim, 2020). 따라서 독서가 교육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독서의 유형(오락/진로 관련), 목적, 내

용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

가 있다.
이상의 결과는 직업계고 학생의 교육포부가 단

일 요인보다는 학업참여 정도, 외부 학습자원 활

용, 진로 인식, 심리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임을 시사하며, 이에 기반한 교육적 개

입 및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2. 제언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제언을 구성하였다.
먼저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과 취업이라

는 선택지에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각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가령 고교 단계에서

의 진로 설계 상담 강화, 학교 내부의 직업 훈련 

및 인턴십 기회를 강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재구성 등의 지원이 이

루어질 수 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도 선택과목 설계가 

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진로-진학 상담 

시 ‘진학 희망 계열별 과목맵’ 활용, 교과선택 시기

(1학년 말 또는 2학년 초)에 대학 진학 가능성과 

과목 연계성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의 방안을 추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상담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업계고 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교육 내 진학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 사교육 참여(학원·과외 수업)가 교육포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정

보 및 자원 접근에서의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

다. 이에 따라 진학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

과후 수업 내실화, 진로·학업 상담 강화, 공공 교육

정보 제공 플랫폼 확대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육적 실천도 필요한데, 자기이해 및 

진로성숙도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문항이 높은 교

육포부 예측력을 지닌 것은, 학생의 내면적 자기

인식과 교육 목표의 연결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아탐색 기반 진로 포트폴리오 활동, 심리검사 

기반 진로 상담, 학생 주도 진로 프로젝트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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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은 다양한 계열과 

전공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특성도 다를 것이

지만 이러한 점을 연구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교 배경

을 고려한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설명변수들을 기반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

포부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

구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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