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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주제에 대해 Torraco(2005)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학술지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키워드로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학술지

에 게재된 47편의 양적연구를 대상으로 통합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주관적 경력성공의 연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93%를 차지하였다. 둘째, 주관적 경력

성공은 교육학(22편,47%) 경영학(9편, 19%과 HRD(8편, 17%) 분야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셋

째, 주관적 경력성공은 전체 47편 논문에서 단 2편만이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고, 1편만이 조절변

인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44편은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다. 넷째,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

로는 경력만족(38개), 직무만족(27개) 및 고용가능성(28개)을 주로 사용하였다. 경력만족을 측정하

는 도구로는 Greenhaus 등(1990)의 조사도구가 주로 사용되었고, 직무만족은 Mobley, Jaret, Marsh

와 Lim(1994)의 측정도구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고용가능성은 Johnson(2001)의 측정도구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향후 변인들 간의 관계 확장을 위해 다양한 변인과 함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

며, 주로 사용되는 구성요소 중 고용가능성은 외재적 고용가능성과 내재적 고용가능성으로 나누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측정도구 역시 주로 해외 학자들의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으므로 국내의 경력 패러다임과 고용시장을 고려한 한국형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도구의 개발과 

사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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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력에 대한 관심은 조직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Kostal 

& Wiemik, 2017) ‘평생직장’ 대신 ‘평생 고용가능성’으로 직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진성미, 

2009) 경력에 대한 인식과 경력개발의 관점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의 고용 불안정성, 

급격하게 변화하는 조직 내 환경에서 개인은 자신의 경력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현

실적인 경력 욕구도 증대되었다.

이러한 경력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단계적이고 선형적인 개발경로, 전통적인 조직 내에서

의 경력개발에 의존하기보다는(김동윤･진성미, 2018) 개인이 스스로 경력경로를 개발하고 관

리하기 시작했다(Wong & Rasdi, 2015). 이와 더불어 조직 내에서 승진이나 임금 상승과 같은 

기회가 줄어들고(Presti & Pluviano, 2016)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과 업무 수행을 통해 얻게 되

는 경력성공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서(Chudzikowski, 2012) 경력성공에 대한 관심과 관점의 변

화도 생겨났다. 

경력성공이란 자신의 직무경험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 또는 일과 관련

된 성취로 정의된다(Judge et al., 1999). 경력성공은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으로 

구분되는데 객관적 경력성공은 업무활동, 직무수행의 결과로 얻게 되는 임금 인상, 승진과 같

은 수단적 보상이나 직위, 직종, 연봉 등의 조건에 따른 성공을 의미하며 주관적 성공은 일과 

관련된 목표나 기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또는 경력만족, 직무만족, 고용가능성, 업무성취감 

등으로 측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윤승, 2016; Presti & Pluviano, 2016; Seibert & Kraimer, 

2001). 경력성공 관련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양적 측면에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며(김미경･문재승, 2018) 주로 경영학과 교육학 분야에서 선행 변인들을 규명하

는 연구와 연구동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지영･이희수･임경수, 2016, 이

재정･정면숙, 2018). 

경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경력성공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개인의 가치와 목적으로 바

뀌면서 이전에는 가시적 경력성공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개인 경력에 대

한 만족감, 성취감 등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배을규･박상

오･박태연, 2019; 최명빈･조대연･이윤수 2019; Aryee et al., 1994; Nabi, 2000). 따라서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주관적 경력성공의 변인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김동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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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2018; 신소연･ 탁진국, 2017), 개인의 만족 및 성취감과 같은 개인 경력개발 과정의 결과

변인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유진, 2020, Spurk et al., 2019).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하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많은 선행연구에서 직무만족과 경력만족을 

주관적 경력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Gatticker과 Larwood(1986), Seibert와 Kraimer(2001) 

등의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경력의 관점이 변화되면서 Heslin(2005)은 경력의 

경계가 생애 전체로 확대되어 일과 삶의 조화가 주관적 경력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

으므로 삶의 만족을 주요 구성요소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직

무만족과 경력만족을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인으로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불

안전한 국내 고용환경에 따라 고용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이 주관적 경력성공의 주요 구성요소

로 포함하고 있는 추세이다(강승혜, 탁진국, 2014; 김병숙, 이희수, 송영선, 이재은, 이찬 2016). 

김승재(2017)의 국내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연구 분석에서도 5년간(2012년~2016년) 주

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로 사용되었던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력만족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구성요소는 고용가능성이라고 하였다.

개인 중심과 관점으로만 평가하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관

적 경력성공에 대한 변인 관계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력성공이 아닌 주관적 경력성공 만

을 주제로 한 종합적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행된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

한 연구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Torraco(2016)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 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주관

적 경력성공에 관한 국내학술지 논문을 중점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의 연구분야, 변인 유형, 구

성요소, 측정도구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정의

주관적 경력성공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자신의 경력에 대한 평가로 정의

될 수 있다(Arthur, Khapova & Wilderom, 2005). 또한, 주관적 경력성공은 개인이 경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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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느끼는 내적 인식과 현재 직무 성공에 대한 외적 인식을 통합한 개념이며(Gattiker & 

Larwood, 1986), 개인의 경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 진행과정, 의미, 미래 전망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Hosmans, Dries & Pepermans, 2008). Judge와 Hulin(1991)은 주관적 경력성공을 일

에 대한 만족감, 상사 또는 동료와의 관계, 임금, 승진기회 등에 대한 만족 및 평가라고 정의하

였고 Nabi(2001)은 개인의 직무와 경력에서의 지각된 성과, Greenhaus et al.(1990)은 개인의 

경력성공에 있어서 경력이나 업무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 대인관계의 성공 등에 대한 스스로

의 만족이라고 정의했다. Heslin(2005)은 주관적 경력성공을 사회구조와 연계하여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자기 만족감이라고 했으며, Betz와 Fizgerald(1987)도 주관적 경력성공은 

동료와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고, 자기 도전을 통한 성취감, 역량 향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경력에 대한 평가는 자기기준의 평가와 타인기준의 평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여기

서 개인기준의 평가란 경력성공을 자신의 포부, 과거의 경험, 자신의 미래, 목표 등과 현재의 

경력 성공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며(Abele & Spurk, 2009) 타인기준 평가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성취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Hesllin, 2003). 

국내연구에서 윤은혜(2015)는 주관적 경력성공을 현재 속해 있는 조직과 이전의 개인경력까

지 모두 포함하여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개념이라고 하였다. 김희령(2015)은 개인적 가치와 

인식에 따라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평가한 결과라고 하였고 박시현(2015)은 자신의 경력이 진

행되어온 과정, 업무성취감, 대인관계의 만족감에 대한 자기보고라고 정의했다.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관적 경력성공은 개인의 가치, 인식, 자신 평가와 같이 

경력성공에 대한 평가 주체는 ‘자신’이 된다. 평가의 대상은 경력, 업무, 직무역할, 대인관계, 경

험 등으로 조직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요소들과 자신의 전반적인 경험에 대하여 평가한다. 또

한, 이 대상들에 대해서는 만족감, 성취감 등이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며 결국 ‘자신’의 

심리적 기준에 따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주관적 경력성공은 개인에 대한 경

력, 업무, 대인관계, 경험 등을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 성취감을 지표로 하고 이에 대하여 스스

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

주관적 경력성공은 경력 전반에 대해서 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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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리적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인식하고 느끼는 만족감 또는 성취감의 따라

서 평가기준이 다르다. 이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에서 직무만족과 경력만족을 중요한 구성요소

로 보았는데 대표적으로 Heslin(2005)의 연구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은 직무만족과 경력만족을 

구성요소로 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하였고 Gatticker과 Larwood(1986)도 주관적 경력성

공은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으로 구분하였다. Seibert와 Kraimer(2001)도 경력만족과 직무만족

은 주관적 경력성공 평가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신수림(2014)은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결과

에 따르면 경력만족, 직무만족 이외의 고용가능성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승재

(2017)의 연구에서도 2012~2016년간 국내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주관적 경

력성공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는데 34편 논문 중 2편을 제외하고는 경력만족을 구성요소로 포

함시켰으나 직무만족을 구성요소로 포함한 논문은 6편 밖에 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용가능성

을 구성요소로 포함 시킨 논문이 20편으로 신수림(2014) 연구와 동일하게 고용가능성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HRD 분야의 주제를 연구하고 비교 분석하는데 유

용한 것으로 채택되어 온 Torraco의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Torraco, 2005)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김태성 외, 2017). 

Torraco의 통합적 문헌고찰은 관심 있는 개념 또는 현상에 대해 연구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결과에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문헌 고찰의 연구방법으로 실증연구와 비실증연구를 동

시를 다루는 장점이 있다(Whittemore & Knafl, 2005). 또한, 통합적 문헌고찰은 연구하고자 하

는 주제나 대상을 연구방법과 범주에 제한시키지 않고 확장된 방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새로

운 결과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Whittemore & Knafl, 2005). 통합적 문

헌 고찰은 새로운 틀이나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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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오랫동안 연구가 진행되어온 주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할 때, 또는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에 대한 연구주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문헌을 고찰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Torraco, 2005). 이 방법은 기존의 지식을 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통합적 이해를 돕

고 주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식 기반을 확장시킨다(Torraco, 2005). 

Torraco(2005)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 고찰의 연구절차는 첫째, 연구 주제를 규명하고 둘째, 

이에 대해 분석하고 셋째,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넷째, 결과를 제시하는 4가지 단계로 구성된

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우선적으로 연구 주제를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

를 검토하고 분석절차를 설정하였으며 연구 주제에 따른 분석을 위해 관련 문헌을 수집, 분석

대상 선정 및 분석항목 기준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설정한 분석 대상과 항목의 기준에 따

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분석한 내용을 정리 및 기술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절차의 요약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단계 구분
1단계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절차 설정
2단계 문헌 수집, 분석대상 선정 및 분석항목 기준설정
3단계  설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 시행
4단계 분석 내용 정리 및 기술을 바탕으로 결과 제시

<표 1> 연구절차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주관적 경력성공을 주제로 한 국내문헌을 수집하기 위해 RISS, KISS, DBPIA, 

eArticle, 스콜라, 교보문고 등의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주관적 경력성공’이라는 키워드를 

띄어쓰기 포함하여 검색을 실시하였으며 ‘주관적 경력성공’을 주제로 사용한 논문만을 분석대

상으로 수집하였다.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국내 최신 연구동향 파악과 국내 고용환경의 불안

정성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구성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수집하였다. 이 중 주관적 경력성공의 사용되는 변인의 유형 

파악, 구성요소 및 측정도구 등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연구만 분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경력성

공과 함께 사용된 변인 및 논문 주제가 다른 논문은 동일한 연구자가 진행하였더라도 선정 기

준 논문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총 47편의 논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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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선정된 논문은 제목, 저자, 년도, 연구분야, 연구대상, 변인의 유형 및 관계, 구성요소, 측

정도구 항목별로 정리하였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3. 분석대상 및 분석항목

본 연구에서 2014년부터 2020년 6월 기준으로 수집된 ‘주관적 경력성공’을 주제로 한 국내 

학술지 양적연구는 총 47편으로 2014년에는 2편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8

년에는 9편의 연구가 게재되었다. 2019년에는 2018년보다는 적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2020

년 10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총 2편에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분석대상 논문 편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상) 합계

논문편수 2 6 5 6 9 6 10 2 47

국내 학술지의 게재된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연구대상, 

연구 분야, 변인의 유형과 함께 연구되는 주 변인들, 구성요소와 측정도구로 설정하였으며 연

구대상은 직종, 직무, 종사하는 분야 등으로 구분하며, 연구 분야는 주로 어느 학문분야에서 주

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기 위함으로 경영학, 교육학 등과 같은 분야

를 말한다. 변인의 유형은 독립, 종속, 매개, 조절변인을 의미한다. 또한,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

성요소로 경력만족, 직무만족 그리고 국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용가능성과 그 외의 구성요소

를 살펴보고 주로 사용되는 측정도구를 알아보았다. 분석 항목은 아래 <표 3>과 같다.

항목 내용

연구대상 직종, 산업 분야, 직업 등

연구분야 교육학, 경영학 등 학문적 분야

변인의 유형 독립, 종속, 매개, 조절 및 관련 변인들

구성요소와 측정도구 변인들의 하위요인 및 요인들의 측정도구

<표 3> 분석항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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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분석

1. 연구대상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양적 연구 47편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 경

력성공에 관한 연구의 대상은 주로 직장인으로 이루어졌다. 논문에 따라 연구대상을 포괄적으

로 제시한 연구도 있었고 직종, 산업 분야, 직업 등 상세히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범위로 살펴보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44편(93.5%)이었으며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3편(6.5%)으로 분석되었다. 직장은 직업, 산업 등으로 나뉘어 구분하면 직업

별로는 HRD 전문가, 비서, 영업 관리자와 보험 설계사, 교사, 강사, 연구원 등이 있었으며 산업

별로는 항공사, 카지노, 호텔, 외식업 등이 있었고 그 외로는 여성근로자, 중소기업 종사자 등

이 있었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3편 연구대상은 대학생, 사이버대학교 성인학습자와 성인교

육 훈련과정에 있는 학습자가 있었다.

2. 연구분야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주관적 경력성공을 주제로 한 양적연구 47편을 분석한 결과 교육한 

분야에서 수행한 연구는 총 22편(4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농산업교육, 산업교육연구, 취

업진로, 상업교육, 유아교육 등의 학회지에 게재되었다. 다음으로는 경영학 분야에서 총 9편

(19%)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리더십 분야를 포함한 HRD 분야에서는 총 8편(17%)의 연구가 진

행되었다. 경영학 분야는 기업경영 연구, 경영, 호텔경영, 비서·사무경영 연구 등의 학회지등

에 게재되었다. HRD 분야는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평생교육·HRD연구, 인적자원개발 연구, 

리더십 연구 등의 학회지에 게재되었으며 이 외 8편(17%)의 논문이 한국심리학회, 한국콘텐츠

학회,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한국체육과학회 등에 게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주관적 경력성공의 연구 분야

구분 교육학 경영학 HRD 기타 합계

논문편수 22 9 8 8 47

비율(%) 47 19 17 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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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인의 유형 및 관련 변인들

여기서는 주관적 경력성공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 중 어느 변인으로 사

용되었는지 분석하는 동시에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관적 경

력성공은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47편 양적연구에서 단 2편만이 독

립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44편 모두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고 1편의 논문만 조절변인으로 사

용되었다. 주관적 경력성공이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을 때 종속변인은 ‘삶의 만족’과 ‘직무성과 

및 적응수행’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연구자
(년도)

종속변인 연구결과

김나정, 차종석
(2018)

①삶의 만족 ·주관적 경력성공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침.

김유진
(2020)

①직무성과
②직무수행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인인 직무만족은 직무성과와 직무수행에 정
(+)의 영향을, 고용가능성은 직무성과와 직무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음.

<표 5> 주관적 경력성공이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연구

주관적 경력성공이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을 때 어떠한 변인들이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는

지 분석한 결과,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한 연구는 1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단독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논문은 8편, 프로티언 경력과 무경계 경력을 

독립변인으로 한 논문 1편, 상사의 코칭과 비공식적 네트워크 독립변인과 함께 사용된 논문 1

편, 경력계획과 함께 사용된 논문 1편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경력계획을 독립변인으로 

한 연구가 3편으로 이중 한편은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함께 사용되었다. 

경력과 관련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논문은 경력정체(1편) 경력장애요인(1편)이 있었고 

조직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경력정체 독립변인과 함께 사용된 조직지원(1편), 조직지원인식(1

편), 상사와 관련된 논문은 코칭행동(1편), LMX(1편), 리더십과 관련된 변인은 셀프 리더십(2

편), 변혁적 리더십(1편)이 있었다. 그리고 학습 및 교육과 관련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논문은 자기주도학습(1편), 지속학습활동(1편), 학습민첩성(1편)과 교육 훈련과정(1편),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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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참여(1편)이 있었으며 심리적 측면과 관련된 변인은 삶의 만족(1편), 내적일의 의미(1편), 

긍정심리자본(2편), 핵심자기평가(1편), 교수효능감(1편), 마인드셋(2편)이 있었다. 다음으로 

삶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논문 4편, 일과 가정의 갈등 

1편이 있었고 그 외에 브랜드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한 논문 1편, 브랜드 태도 1편이 있었다. 이

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연구자 (년도) 독립변인 연구결과

신수림, 정진철
(2014)

①조직경력관리지원
②프로틴 경력태도
③프로틴 경력관리행동

·조직경력관리, 프로틴 경력태도, 프로틴 경력관리 행동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지성호, 강영순
(2014)

① 다차원 셀프리더십
·다차원 셀프리더십 중 행동지향전략은 한국인의 주관적 경

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자연보상전략은 중국인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김병숙, 이희수, 

송영선 (2015)
①프로틴 경력태도 ·프로틴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김선자, 최성우
(2015)

①평생학습 참여 경험
②프로티언 경력태도

·평생학습 참여 경험 유무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침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박혜영 (2015) ①프로틴 경력태도
·프로틴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유의미한 영항을 미

치지 않음.

배을규, 이민영, 

장민영, 김정원
(2015)

①프로티언 경력태도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유은혜, 김명옥 
(2015)

①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생활의 균형 중 일과 성장의 균형만 주관적 경력성공

에 정(+)의 영향을 미침.

지성호, 강영순
(2015)

①셀프리더십 구성개념
·셀프리더십 구성개념 중 건설적 사고와 행동지향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자연보상은 유의한 영
항을 미치지 않음.

강예지, 이수연, 

문진희, 장지현
(2016)

①조직지원인식 · 조직지원인식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고윤승 (2016)
① 프로틴 경력태도
② 무경계 경력태도

·프로틴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음으로 다른 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남.

·무경계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표 6> 주관적 경력성공이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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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년도) 독립변인 연구결과

이경은 (2016) ①브랜드 인식

·브랜드 인식 중 브랜드몰입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 브랜드 시민행동은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인인 경
력만족에만 유의한 영향, 브랜드 신뢰는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침.

이경은, 김태훈, 

변정우(2016)
①브랜드 태도

·브랜드 인식은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인인 직무만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나 경력만족에는 브랜드몰입과 브
랜드시민행동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

이재은, 이찬
(2016)

①핵심자기평가 ·핵심자기평가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배을규, 박원, 

이민영 (2017)
①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신소연, 탁진국 
(2017)

①내적 일의 의미
②자기주도적 경력태도

·내적 일의 의미와 자기주도적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
에 정(+)의 영향을 미침.

신소영, 이수용
(2017)

①프로티언 경력태도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신재민, 이희수
(2017)

①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 중 일과 성장의 균형만이 주관적 경력성공

에 정(+)의 영향을 미침. 

엄혜경, 성상현
(2017)

① 일-가정 갈등
② 가정-일 갈등

·일-가정 갈등은 주관적 경력성공의 부(-)의 영향을 미치며 
가정-일 갈등은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인인 경력만족에
만 부(-)의 영향을 미침.

조형래, 박용호 
(2017)

①프로티언 경력태도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

침.

최준원 (2017) ①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김동윤, 진성미
(2018)

①경력계획 ·경력계획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김택진, 이희수
(2018)

①학습민첩성
·학습민첩성 중 성찰추구, 성장지향, 행동변화는 주관적 경

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문동원, 라세림, 

김윤호 (2018)
①직무순환 경험특성

·직무순환 경험특성 중 자발적 직무순환경험은주관적 경력
성공에 정(+)의 영향을, 빈번한 직무순환경험은 부(-)의 영
향을 미침.

임채경, 정태연
(2018)

①경력계획 ·경력계획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유수란, 배을규, 

이민영 (2018)
①프로티언 경력태도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이소담, 이소연
(2018)

①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이윤수, 조대연,

김재민 (2018)
①관리자 코칭 행동

·조직원이 인식하는 관리자의 코칭행동은 주관적 경력성공
에 정(+)의 영향을,  관리자가 인식하는 관리자 코칭 행동은 
주관적 경력 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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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년도) 독립변인 연구결과

임채경, 정태연
(2018)

①경력계획 ·경력계획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김대영 (2019) ①일학습 병행 훈련과정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이수여부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

의 영향을 미침. 

구은정 (2019)

① 프로틴 경력태도
② 비공식적 네트워크
③ 경력연계학습
④ 상사의 코칭

·프로틴 경력태도, 비공식적 네트워크, 경력연계학습은 주관
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상사의 코칭은 주관적 경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배을규, 이다애, 

이민영 (2019)
①핵심자기평가 ·핵심자기평가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이상호 (2019) ① 지속학습활동 ·지속학습활동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최세영, 진성미, 

(2019)
①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박상오, 김대영
(2020)

①프로티언 경력태도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

침.

박혜영, 김효선
(2020)

①WLB

(Work-Life Balance)

② 조직몰입

·WLB와 조직몰입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

배을규, 강선희
(2020)

① 프로티언 경력태도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윤지혜, 김명옥 
(2020)

①경력장애요인

·경력장애요인 중 개인특성장에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부(-)

의 영향을 미쳤으나 직무특성장애와 상사특성장애는 주관
적 경력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경력장애요인 중 조직특성장에는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
요인인 경력만족에 부(-)의 영향을, 사회특성장애는 고용가
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침.

이신주 (2020) ① 프로틴 경력태도
·프로틴 경력태도 중 자기주도성이 주관적 경력성공의 경력

만족,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가치지향성은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항을 미침.

탁정화 (2020)
① 교수효능감
②긍정심리자본

·교수효능감, 긍정심리자본 모두 주관적 경력성공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탁정화 (2020) ①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은 주관적 경력성공의 부(-)적 영향을 미침

황보선, 정경희, 

유광길 (2020)

① 경력계획
②프로틴 경력태도

·경력계획과 프로틴 경력태도 모두 주관적 경력성공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침.

탁정화 (2021) ① 마인드셋 프로파일
·마인드셋 프로파일 유형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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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경력성공이 조절변인으로 사용된 논문은 1편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연구자
(년도)

①독립변인
②종속변인

연구결과

김희정, 정면숙
(2021)

①심리적 계약위반
②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주관적 경력성공의 단순효과는 유의미하지만 심리적 계약위
반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주관적 경력성공이 조절변인으로 사용된 연구

4. 구성요소와 측정도구

가.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

수집된 47편 논문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는 크게 경력만족, 직무만족, 고용가능성 

및 기타변인으로 나뉜다. 경력만족을 구성요소로 포함한 논문은 총 38편으로 전체 논문의 80%

가 경력만족을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하는 구성요소로 보았다. 고용가능성을 구성요소로 포

함시킨 논문은 총 28편으로 전체의 59%, 직무만족을 구성요소로 본 논문은 20편으로 전체의 

42%가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하는 요소로 보았다. 

경력만족, 직무만족과 고용가능성 이외의 변인을 사용한 논문은 총 11편으로, 삶의 만족을 

구성요소로 포함시킨 논문 2편, 포괄적인 의미의 경력성공을 구성요소로 한 논문 1편, 정, 일의 

질, 일의 의미, 영향력, 진정성, 만족 개인생활, 성장 및 발전을 구성요소로 한 논문 5편, 일과 

생활의 균형이 1편, 성취감, 지식과 기술습득 1편, 조직몰입을 구성요소로 포함시킨 1편의 논

문이 있었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내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

연구자(년도)
구성요소

경력만족 직무만족 고용가능성 기타

신수림, 정진철 (2014) ● ●

지성호, 강영순 (2014) ●

유은혜, 김명옥 (2015) ● ●



98   휴먼웨어 연구 제4권 제1호

연구자(년도)
구성요소

경력만족 직무만족 고용가능성 기타

김병숙, 이희수, 송영선 
(2015)

● ●

지성호, 강영순 (2015) ●

배을규, 이민영, 장민영, 

김정원 (2015)
● ● ●

김선자, 최성우 (2015) ● ● 삶의 만족

박혜영, 김효선 (2015) ● ●

이재은, 이찬 (2016) ● ●

고윤승 (2016) ● ● 삶의 만족

이경은 (2016) ● ●

이경은, 김태훈, 

변정우(2016)
● ●

강예지, 이수연, 문진희, 

장지현 (2016)
● ●

배을규, 박원, 이민영 
(2017)

● ● ●

신소연, 탁진국 (2017) ●

조형래, 박용호 (2017) ●

최준원 (2017) ●

신재민, 이희수 (2017) ● ●

엄혜경, 성상현 (2017) ● ●

신소영, 이수영 (2017) ● ● ●

김나정, 차종석 (2018)

경력성공 7개 차원(경제적 안정, 

경제적 성취, 독립적 근로, 우회
적 사회관계, 사회적 영향력, 학
습과 개발, 일과 삶의 균형)

이윤수, 조대연, 김재민 
(2018)

● ●

최세영, 진성미 (2018) ● ●

이소담, 이승연 (2018)

정, 일의 질, 일의 의미, 영향
력, 진정성, 만족, 개인생활, 

성장 및 발전

김동윤, 진선미 (2018) ● ●

임채경, 정태연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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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년도)
구성요소

경력만족 직무만족 고용가능성 기타

문동원, 라세림, 

김윤호 (2018)
● ●

유수란, 배을규
이민영 (2018)

● ● ●

김택진, 이희수 (2018) ● ●

이상호(2019) ● ● ●

김대영(2019) ● ● ●

구은정(2019) ● ● 일과 생활의 균형

김대영, 박상오(2019) ● ● ●

배을규, 이다애,

이민영 (2019)
● ● ●

박종철, 권봉헌 (2019) ● ●

김유진(2020) ● ●

윤지혜, 김명옥(2020) ● ●

김대영, 박상오(2020) ● ● ●

황보선, 정경회
유광길(2020)

● ●
삶의 만족, 성취감, 

지식과 기술 습득

박혜영, 김효선(2020) ● ●

이수연, 김효선(2020) ● 조직몰입

배을규, 강선히(2020) ● ● ●

이신주(2020) ● ●

탁정화(2020)

정, 일의 질, 일의 의미, 영향
력, 진정성, 만족, 개인생활, 

성장 및 발전

탁정화(2020)

정, 일의 질, 일의 의미, 영향
력, 진정성, 만족, 개인생활, 

성장 및 발전

탁정화(2020)

정, 일의 질, 일의 의미, 영향
력, 진정성, 만족, 개인생활, 

성장 및 발전

김희정, 정면숙(2021)

정, 일의 질, 일의 의미, 영향
력, 진정성, 만족, 개인생활, 

성장 및 발전

합계 38 20 2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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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관적 경력성공의 측정도구

주관적 경력성공에서 경력만족을 측정한 도구는 Greenhaus et al.(1990)로 경력만족을 구성

요소로 보고 진행한 37편의 연구가 이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1편의 논문만이 남중수(2014)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만족을 측정할 때 사용한 도구는 연구자마다 다르며 직무만족을 

하위요인으로 사용한 21편 논문에서는 Mobley et al.(1994)를 사용한 논문 10편, Smith et 

al.(1969)의 측정도구를 사용한 논문 3편, Brayfield와 Rothe(1951)의 측정도구를 사용한 논문 

1편 , Thompson와 Phua(2012)의 측정도구를 사용한 논문 1편, Curry et al.(1986)의 측정도구

를 사용한 논문 1편, 장원섭 외(2007)의 측정도구 1편 등이 있었다. 고용가능성은 26편의 논문

이 Johnson(2001)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남중수(2014), Arthur, Khapova와 

Wilderom(2005)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주요 측정도구를 정리한 내용

은 아래 <표 9>와 같다.

구분 구성요소 측정도구

1. 경력만족 Greenhaus et al.(1990)

2. 직무만족 Mobley, Jaret, Marsh & Lim(1994), Smith et al.(1969)

3. 고용가능성 Johnson(2001)

<표 9> 주관적 경력성공의 주요 측정도구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문헌 고찰 연구로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학술

지에 게재된 47편의 양적연구를 대상으로 Torraco(2016)의 통합적 문헌 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대상, 연구 분야, 변인의 유형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구성요소 및 측정도구를 분석항목

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

출되었다.

첫째, 주관적 경력성공의 연구는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의 연구의 

93%를 차지하며 성인학습자를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3편에 그쳤다. 이는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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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력성공이 일을 통해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으로 직무경험과 직장경험이 있

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학습자와 관련

된 연구 중 두 편의 연구는 성인 교육과정 중에 있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한 편

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취업 이후의 경력관리 문제

에 관한 것으로 대학생의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둘째, 주관적 경력성공은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경영

학과 HRD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47편 논문 중 교육한 분야의 연구는 22편(47%) 

경영학 분야의 연구는 총 9편(19%)이 진행되었으며 HRD 분야에서는 총 8편(17%)의 연구가 진

행되었다. 이는 주관적 경력성공이 교육학, 경영학, HRD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으며 HRD 역시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서 교육학, 경영학의 체제 이론 등을 토대로 학제적 접근에 근거하고 있

기 때문에(Swanson & Holton, 2001) 주관적 경력성공의 연구 분야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주관적 경력성공은 47편 양적연구 중에서 단 2편만이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44

편의 논문은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1편의 논문만이 조절변인으로 사용되었다. 독립변인

으로 설정된 주관적 경력성공은 삶의 만족, 직무성과와 직무수행과 영향관계를 가지며 종속변

인으로 설정한 주관적 경력성공은 크게 프로티언 경력태도, 경력, 조직, 상사, 리더십, 학습과 

교육, 심리, 생활과 과정 등과 영향관계가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 중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독립

변인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이는 주관적 

경력성공이 선행요인이나 상황을 통해 느끼는 내적인식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프로티

언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경력성공을 지각하기 위해서

는 프로틴 경력태도가 필요함을 논의하였고(Briscoe & Hall, 2007) 프로틴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김병숙･이희수･송연선, 2015)을 밝혀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로는 경력만족, 직무만족, 고용가능성을 주로 사용하며 그 

중 경력만족은 38편의 논문에서 구성요소로 사용하였으며 다음은 고용가능성(28편), 직무만족

(20편) 순이며 이 외에도 삶의 만족, 일과 생활의 균형 등과 같은 요소를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

성요소로 포함시켰다. 국내학술지 논문에서는 고용가능성이 경력만족, 직무만족과 함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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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력성공의 주요 하위요인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김승재(2017), 신수림과 정진철

(201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승재(2017)는 고용가능성은 해외와 달리 국내에

서 더욱 많이 활용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최근까지 한국의 불안전한 고용 환경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강승혜･탁진국, 2014; 김병숙･이희수･송

영선; 신수진, 2016; 이재은･이찬, 2016). 경력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Greenhaus et 

al.(1990)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직무만족의 측정도구로는 Mobley et al.(1994)의 측정도구를, 

고용가능성은 Johnson(2001)의 측정도구를 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기초로 향후 연구 방향 및 논의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주관적 경력성공이 프로티언 경력태도 이외의 다른 변인과의 관계 확장이 필요하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주로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긍정적인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자기주도성을 자

극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는데(김지석･오석영, 2017; 박혜영, 2015) 부정

적 프로티언 경력태도 또는 다른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주관적 경력성공을 최종 목적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 사

회는 자신의 경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이 향

후 조직이나 삶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둘째,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력만족, 직

무만족과 고용가능성이 국내학술지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인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김

승재(2017)는 직무만족과 주관적 경력성공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만

족감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자체에 대해 만족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의 연구에서는 고용가능성이 직무만족보다는 타당한 구성요소라고 하였

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에서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은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므

로 직무만족, 경력만족,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Heslin(2005)는 경력성공은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김선자와 최성우

(2015), 고윤승(2016), 황보선, 정경회와 유광길(2020) 등 국내학술지 논문에서도 삶의 만족을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로 포함시킨 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향후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

이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인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관적 경력성공의 측정도구에 대한 재검토 및 타당성 연구가 필요하다. 경력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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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도구로는 Greenhaus et al.(1990)의 측정도구가 주로 사용되었고,  직무만족은 Mobley 

et al.(1994)와 Smith et al.(1969)의 측정도구가 사용되었으며, 고용가능성은 Johnson(2001)의 

측정도구가 주로 사용되었다. 다른 2편의 연구에서 남중수(2014)가 개발한 주관적 경력성공의 

척도가 경력만족, 고용가능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는 주관적 경력성공의 측정

은 개인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풍부하게 포함하면서도 과도한 측정을 피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현재 주관적 경력성공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력

만족, 직무만족 및 고용가능성에 관한 측정도구가 타당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사용하

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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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of Subjective Career Success: 

Focused on Quantitative Studies Published in Korea

Cheri Im*, Yoonhee Park**(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recent research trends about subjective career 

success by conducting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empirical studies published 

in Korea. This study followed Torraco's guidelines(2016) of conducting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and selectied 47 quantitative studies that were published between 2014 and May 2021. 

This study drew out following reseutls. First, research on subjective career success accounted for 

93% of research on office workers. Second, the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pedagogy and business administration, and HRD. Third, the two of studies us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only one study used it as the moderating variable. The remaining 

studies used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as the dependent variable. Finally, the main 

components of subjective career success were career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employabilit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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