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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주목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사회부

과 완벽주의가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를 통하여 학업지연행동을 순

차적으로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231명에게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 두려움, 수행회피목표,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설문

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SPSS 22.0과 PROCESS macro v.4.2를 사

용하여 상관관계와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이 지각하는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관한 심리적 과정을 보다 상

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성격 특성인 사회부

과 완벽주의 보다는 대학생의 실패 두려움이나 수행회피목표에 대한 교육

적 개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후속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학업지연행동,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 두려움, 수행회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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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누구나 자신이 맡은 일을 주어진 시간 내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몇 시간 혹은 며칠

씩 미루거나 꾸물거릴 때가 있다.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을 자발적으로 미루는 비합리적인

경향을 지연행동(procrastination)이라고 한다(Lay, 1986). 지연행동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

는 일반지연행동과, 학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업지연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Turner &

Hodis, 2023). 학업지연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이란 당장 해야 할 시험공부나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미루는 행동을 말한다(Solomon & Rothblum,

1984).

지연행동은 연령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20대 대학생 시기

에 잦은 지연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utinho et al., 2022).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Steel, 2007), 70% 이상이 학업지연행동을 경험하고 있고, 그 중 50%

가량이 심각한 학업지연행동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대학생이 이 시기

에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이전에 비해 교사나 부모의 통제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다소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공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학업활동을 자율적으로 관

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시험공부, 과제 제출, 수강신청 등 전반적

인 학업 활동을 스스로 조정하고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학업지연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

아질 수 있다.

학업지연행동이 잦아지면 학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학업지연행동을 반복하면 제

대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 낮은 학업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송윤희, 2012;

Coutinho et al., 2022). 뿐만 아니라 낮은 성취를 회피하기 위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

우도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업지연행동은 아니라 진로목표 달성까지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Rahimi, Hall, & Sticca, 2023).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업지연행동은 이들의 정서적

어려움까지 초래할 수 있다. 학업지연행동을 자주 하는 학생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

은 부정적 감정을 더 자주 강하게 느끼기 쉽다. 즉, 잦은 학업지연행동은 장기적으로 보았

을 때, 학업, 진로, 정서 측면에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인생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이 무엇으로부터 야기되는지를 파악하여 이들의 학업지연

행동을 줄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완벽

주의, 충동성, 과제혐오, 자기효능감, 실패공포, 우울, 불안, 성취목표 지향성, 불안 민감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비합리적 신념, 자아존중감,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등 다양한

변인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김남진·최웅용, 2017; Stee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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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er & Hodis, 2023). 이와 같은 다양한 변인 중 기질적 요인인 완벽주의는 학업지연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주목 받아왔다(강하연·안정광, 2021; Sudirman

et al., 2023; Yosopov et al., 2024).

완벽주의(perfectionism)란 도달하기 힘들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을 지나치게 밀어붙여 결점 없이 과제를 수행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Flett & Hewitt, 2006). 초기 완벽주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단일 차원으로 보았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였다(Sirois, Molnar, & Hirsch,

2017). Hewitt & Flett(1991)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부과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자신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려는 성향을 지닌 자기지향 완벽주의

(self-oriented perfectionism)는 학업지연행동과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일관성

있게 보고되었다(김경령·서은희, 2017; 윤미현·박효진·주현정, 2021; 이현정 외, 2019;

Kathleen & Basaria, 2021; Mansouri et al., 2022; Smith et al., 2022). 자신이 아닌 타인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는 학업지연행동에 미

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이현정 외, 2019; Mansouri et al., 2022).

이에 비해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생

각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는 학업지연행동을 높이는 위

험 요인이라는 연구결과(윤미현·박효진·주현정, 2021; 조이슬·강영신, 2015; 한영숙·김선욱,

2012; Kathleen & Basaria, 2021; Mansouri et al., 2022; Sirois, Molnar, & Hirsch, 2017)와

함께,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강하연·안정광, 2021; 김경령·서은희,

2017; 박보람·양난미, 2012; 이현정 외, 2019)가 다소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

합하여 보았을 때,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사이에 또 다른 매개변인이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와 학업지연행동 관계를 중재하는 변인으로 알려진 변인 중 하나로 실패

두려움을 들 수 있다. 실패 두려움(fear of failure)이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에 뒤따르

는 여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Conroy, Willow, & Metzler, 2002). 이와 같은 실

패 두려움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 관계를 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백지은·이승연, 2016; 신재욱·홍정순, 2021; 오충광·신진철, 2019; Ayadi, Shokri, &

Khorshidi Miamaie, 2021; Sederlund, Burns, & Rogers, 2020; Sudirman et al., 2023;

Yosopov et al., 2024). 즉,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 부과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거부당

할 것이라는 신념을 강하게 가질수록 실패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이러한 두려움이 학업

지연행동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

실패 두려움이 정서적 측면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관계를 매개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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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라고 본다면, 인지적 측면에서는 수행회피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완벽주의는 개인의 성취목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Hardwick et al., 2022). 특히 사

회부과 완벽주의는 수행회피목표 지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보람·양난미,

2012; 추상엽·임성문, 2009). 수행회피목표(performance avoidance goal)란 성취목표 유형 중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의 무능력함이 나타나는 성취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

향을 뜻한다(Elliot & McGregor, 2001). 성취상황에서 회피성향은 학업지연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행회피목표를 지향할수록 학업지연행동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에서도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김현진·전종희, 2014; 문화진, 2023; 이선영·봉미미·김성일, 2016;

추상엽·임성문, 2009; McGregor & Elliot, 2002). 즉, 타인이 설정한 과제 기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습이나 숙달 자체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일만한 상황을 회피하는 수행회피목표 성향을 높이게 되고 이는 결국 과제나 시험공부

등을 미루는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실패 두려움과 함께 수행회피목표를 매개변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실패 두려움은 수행회피목표 성향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예영·신나나, 2020). 즉, 실패로 인해 자기가치가 떨어지는 것

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취 상황 자체를 회피

하는 수행회피목표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분

석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

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업지연행동

을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 두려움, 수행회피목표와 함께 고려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웠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업지연행동에 이르는지

그 과정을 보다 더 면밀하게 탐색하기 위하여,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유

발하고, 실패 두려움이 커질수록 자기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회피목표를 지향하며, 이

러한 수행회피목표로 인해 학업지연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

의 학업지연행동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학업지연행

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더 면밀하게

탐색하기 위하여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구

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 두려움, 수행회피목표, 학업지연행동 간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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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패 두려움과 수행

회피목표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Ⅱ. 선행연구 분석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를 통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학업지연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각적으

로 분석한 결과로부터 도출된 것이었다. <표 1>에 학업지연행동,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

두려움, 수행회피목표 관련 선행연구 일부를 매개효과 경로를 구분하여 연도순에 따라 제

시하였다.

먼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관계에서 실패 두려움의 매개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완벽주의가 실패 두려움을 통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미·오은주, 2024; 오충광·신진철, 2019; 한영숙·김선욱, 2012; Yosopov et al.,

2024). 이들 연구의 공통점 중 하나는 완벽주의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특히 사

회부과 완벽주의를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부추기는 부적응적인 기제로 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여기서 실패 두려움이란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자신이 실패하였을 때

자신의 가치가 감소되거나 타인이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볼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Sudirman et al., 2023). 따라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자신에게 부과한 높을 기준을 충

족했을 경우에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닌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

(Hewitt & Flett, 1991)을 지닌 사람일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고, 이러한

두려움은 학업 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학업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고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행회피목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완벽주의가 수행회피목표를 통하여

학업지연행동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화진, 2023; 박보람·양

난미, 2012; Howell & Watson, 2007; McGregor & Elliot, 2002). 여기서 수행회피목표란 성

취목표이론의 하위 요인 중 하나로 성취 상황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을 회피하는데 중점을 둔 목표지향성을 뜻한다(Elliot & McGregor, 2001). 따라서 수행회피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은 성취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 부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벼락치

기를 하거나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과제를 시작하는 등 학습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Martinie et al, 2023). 즉, 타인이 부과한 높은 기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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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은 자신의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성취상황을 회피하

게 만들고, 이러한 회피 성향이 학업지연행동을 야기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지연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예측 변인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 두려

움, 수행회피목표 간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탐색해보았다. 이들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선

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앞선 선행연구 분석에 확인되지 않은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 간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실패 두려움은 수

행회피목표 성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윤경·조경숙·유춘화, 2017; 추상엽·임성문,

2008; Abdi Zarrin, Gracia, & Paixão, 2020). 즉, 실패로 인하여 자신의 가치가 낮아질 것을

두려워할수록,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줄이기 위하여 성취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수행회

피목표 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부과 완

연구자 대상 연구결과

매개변인1(Me1: 실패두려움)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실패 두려움 → 학업지연행동

한영숙·김선욱

(2012)
대학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실패 두려움을 매개로 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침

오충광·신진철

(2019)
대학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패 두려움과 마음

챙김이 완전 매개함

김선미·오은주

(2024)
고등학생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관계를 실패 두려움이 완전 매개 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Yosopov et al. (2024) 대학생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관계를 실패 두려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매개변인2(Me2: 수행회피목표) 사회부과 완벽주의 → 수행회피목표 → 학업지연행동

McGregor & Elliot

(2002)
대학생

성취목표 중 수행접근목표는 학업지연행동과 연관성 확인되지 않은 반면,

수행회피목표는 학업지연행동과 인과관계가 확인됨

Howell & Watson

(2007)
대학생

숙달회피목표는 학업지연행동을 정적으로, 수행/숙달지향목묘는 부적으로

학업지연행동을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함

박보람·양난미

(2012)
대학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수행회피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를 통해 학업지연

행동을 완전 매개함

문화진

(2023)
대학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수행회피목표를 통하여 지연행동(착수/완수)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매개변인1-2(Me1-Me2)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실패 두려움 → 수행회피목표 → 학업지연행동

Elliot & McGregor

(2001)
대학생 실패 두려움이 수행회피목표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수임을 확인함

추상엽·임성문

(2008)
고등학생

실패 두려움이 회피목표(숙달/수행)를 통해 학업지연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윤경·조경숙·유춘화

(2017)
대학생

회피목표(숙달/수행)와 학업지연행동 간 관계를 실패 두려움이 부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두려움, 수행회피목표, 학업지연행동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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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주의 성향의 사람은 실패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이러한 두려움이 성취상황을 회피

하려는 경향을 만들고, 이러한 회피 성향은 결국 학업상황에서 시험공부나 과제 등을 미루

는 행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 소재 한 개 4년제 대학교 재학

생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의 표집으로 종이설문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앞서, 연구 목적과 내용, 연구윤리, 인적사항 수집 동의 등에

관하여 충분하게 안내하고 이에 동의하는 학생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총 270명이 참여하였

고 이상치와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231명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성별로 보았을 때, 여학생이 130명(56.3%), 남학생이 101

명(43.7%)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81명(35.1%), 2학년 62명(26.8%), 3학년 53명(22.9%), 4

학년 이상 35명(15.2%)이었다.

2. 연구도구

1) 사회부과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Hewitt & Flett(1991)이 개발하고 한기연(1993)이

번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3개의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묻는 15문항(예,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보다 많은 것을 기대한다.”)을 사용하였다. 7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

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Hewitt &

Flett(1991)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70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는 .85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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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패 두려움

실패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Conroy, Willow, & Metzler(2002)가 개발하고 김아림·

강진령(2020)이 번안한 수행실패 측정도구 수정판(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Revised: PFAI-R)을 사용하였다. 실패 두려움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5개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수치심과 당혹감 7문항(예, “내가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

을 때, 잘 해낼 때에 비해 나는 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자기평가절하 4문항(예, “내가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잘 해낼 만큼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미래 4문항(예, “내가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이로 인해 나의 미래 계

획은 틀어진다.”), 타인의 관심 상실 5문항(예, “내가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어

떤 사람들에게는 나의 가치가 감소한다.”),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 5문항(예, “내가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이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패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아림·강진령

(2020)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 α는 전체 .930이었다. 이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전체

.961이었으며, 하위구인별로 수치심과 당혹감 .899, 자기평가절하 .853, 불확실한 미래 .744,

타인의 관심 상실 .856,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 .912로 나타났다. 내적 합치도 .600 이상이

면 수용 가능한 신뢰도이므로(DeVellis & Thrope, 2021),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라고 볼 수

있다.

3) 수행회피목표

수행회피목표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병기·이종욱(2005)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성취목표지

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와 같이 4

개의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학업지연행동과 일관적으로

정적 상관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수행회피목표만을 사용하였다. 수행회피는 5문항(예, “모

르는 것을 남들이 알까 두려워서 수업시간에 질문하지 않는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회피목

표를 더 많이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병기·이종욱(2005)에서 수행회피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는 .782였으며, 이 연구의 내적합치도 Cronbach’ α는 .868로 나타났다.

4) 학업지연행동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보라·김정섭(2015)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학업지연척

도를 사용하였다. 총 33문항으로 비효율적 학습습관, 부정적 정서, 비효율적 시간관리, 목표

및 진로미결정, 비합리적 신념, 벼락치기, 수동성과 같이 7개의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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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하위구인은 비효율적 학습습관 6문항(예, “나는 계획한 공부를 한 번 미루면 습관처럼

계속 미루게 된다.”), 부정적 정서 6문항(예, “나는 해야 할 과제를 미룰 때마다 마음이 불

안하고 초조하다.”), 비효율적 시간관리 4문항(예, “나는 종종 정해진 기한 내에 과제를 제

출하지 못한다.”), 목표 및 진로미결정 4문항(예, “나는 공부를 할 때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편이다.”), 비합리적 신념 4문항(예, “나는 시험 성적이 낮게 나오면 친구들이 속으로 비웃

을까봐 걱정한다.”), 벼락치기 4문항(예, “나는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과제나 공부를 시작하

는 편이다.”), 수동성 5문항(예, “나는 엄격한 교수님의 과제는 미루지 않고 제때 제출하려

고 노력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보라·김정섭

(2015)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 α는 전체 .785이었다. 이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

α는 전체 .920이었으며, 하위구인별로 비효율적 학습습관은 .930, 부정적 정서는 .840, 비효

율적 시간 관리는 .724, 목표 및 진로미결정은 .782, 비합리적 신념은 .774, 벼락치기는 .845,

수동성은 .601로 나타났다. 내적 합치도 .600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신뢰도이므로(DeVellis

& Thrope, 2022),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라고 볼 수 있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과 Hayes(2018)가 개발한 PROCESS for SPSS

v.4.2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해 전체 척도와 하위 구인별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 두려움, 수행회피목표, 학업지연행동의 기술 통계를 알아

보기 위해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하고, 정규분포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관계에서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의 순차적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직렬 다중 매개분석을 실시하

였다. 여섯째,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

핑에서 재추출 표본 수를 5,000개로 설정하고 유의도는 95% 신뢰수준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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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이 연구의 주요 변인인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 두려움, 수행회피목표, 학업지연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평균

은 7점 만점에 3.58점이고 표준편차는 .89점이었다. 실패 두려움 평균은 5점 만점에 2.53점

이고 표준편차는 .87점이며, 수행회피목표 평균은 6점 만점에 3.40점이고 표준편차는 1.35점,

학업지연행동 평균은 5점 만점에 2.78점이고 표준편차는 .67점이었다. 이들의 정규성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는 절댓값 2이상이

넘지 않고 첨도는 절댓값 4이상이 넘지 않아, Hong, Malik, & Lee(2003)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정규성 가정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주요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학업지연행동은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 두려움, 수행회피

목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r=.361, p<.001),

실패 두려움이 높을수록(r=.524, p<.001), 수행회피목표가 높을수록(r=.507, p<.001), 학업지

연행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231)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1 2 3 4

1. 사회부과 완벽주의 1.20 6.40 3.58 .89 .389 .683 -

2. 실패 두려움 1.00 4.60 2.54 .87 .250 -.647 .712*** -

3. 수행회피목표 1.00 6.00 3.40 1.35 -.161 -.831 .406*** .574*** -

4. 학업지연행동 1.00 4.45 2.78 .67 -.305 -.166 .361*** .524*** .507*** -
***p<.001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2.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관계에서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

의 순차적 매개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관계에서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의 순차적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적용한 분석 결과

는 <표 3>과 같았다.

첫째,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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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4.338,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13.0%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B=.272, p<.001),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학업지연

행동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실패 두려움에 대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234.329, p<.001), 설명력은 50.6%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실패 두려움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쳐(B=.697, p<.001),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

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수행회피목표에 대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실패 두려움의 회귀모형 또한 유의미하

였으며(F=55.673, p<.001), 설명력은 32.8%로 나타났다. 이 때,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수행회

피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패 두려움은 수행회피목표에 정적 영향을 미쳐(B=.890,

p<.001), 실패 두려움이 높아질수록 수행회피목표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 두려움, 수행회피목표의 회귀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38.704,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33.8%로 나타났

다. 실패 두려움은 학업지연행동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B=.279, p<.001), 수행

회피목표도 학업지연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153, p<.001). 즉 실패 두려움이 클수

록, 수행회피목표를 지향할수록 학업지연행동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회귀모형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

인되지 않았다. 앞서 매개변수인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를 투입하지 않고 독립변수인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종속변수인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매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관계를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관계에서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t F R2

1 사회부과 완벽주의 학업지연행동 .272 .046 5.860*** 34.338*** .130

2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 두려움 .697 .046 15.308*** 234.329*** .506

3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행회피목표
-.005 .117 -.043***

55.673*** .328
실패 두려움 .890 .119 7.449***

4

사회부과 완벽주의

학업지연행동

-.017 .058 -.287***

38.704*** .338실패 두려움 .279 .066 4.238***

수행회피목표 .153 .033 4.679***

***p<.001

<표 3>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관계에서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의 순차적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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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회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

연행동에 대해 갖는 총 효과 크기(B=.272)로, 직접효과(B=-.017)와 간접효과(B=.288)의 합

이었다. 이 때, 직접효과는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Shrout & Bolger, 2002),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 로 Effec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272 .046 .180 .363

직접효과 -.017 .058 -.131 .097

간접효과

총간접효과 .288 .046 .197 .379

경로1: 사회부과 완벽주의→실패 두려움→학업지연행동 .194 .049 .098 .291

경로2: 사회부과 완벽주의→수행회피목표→학업지연행동 -.001 .020 -.039 .041

경로3: 사회부과 완벽주의→실패 두려움→수행회피목표→학업지연행동 .095 .026 .049 .151

<표 4>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관계에서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경로1(사회부과 완벽주의→실패 두려움→학업지

연행동)의 간접효과 크기는 .194 [.098, .291]이었고, 경로3(사회부과 완벽주의→실패 두려움

→수행회피목표→학업지연행동)의 간접효과 크기는 .095 [.049, .15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경로2(사회부과 완벽주의→수행회피목표→학업지연행동)의 간접효과 크

기는 -.001 [-.039, .041]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러한 두려움이 수행

회피목표를 지향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학업지연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학업지연행동

실패 두려움 수행회피목표

.697*** .005 .279*** .153***

.272***→ -.017

.697***

[그림 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관계에서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의 순차적 매개모형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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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주목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실패 두려움과 수행

회피목표를 통해 학업지연행동에 이르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

부과 완벽주의를 지닌 대학생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

해를 넓히고자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 두려움, 수행회피목표, 학업지연행동은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 구체적인 결과를 이 연구의 시작점인 학업

지연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지연행동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사회부

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김현

이·송미경, 2018; 윤미현·박효진·주현정, 2021; 조이슬·강영신,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다

고 보고한 일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강하연·안정광, 2021).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

동 간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김경령·서은희(2017), 이현정 외(2019), Smith et

al.(2022)에서도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관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보고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는 학업지연행동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간에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 중재변인이 있다는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지연행동은 실패 두려움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학습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일종의 회피로 지연행동을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김경희, 2020; 추상엽·임성문, 2008; 한영숙·김선욱, 2012; Abdi Zarrin,

Gracia, & Paixão, 2020)와도 일치한다.

또한 학업지연행동은 수행회피목표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문화진(2023), Martinie et al.(2023), McGregor & Elliot(2002)과도 일치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 두려움, 수행회피목표, 학업지연행동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을 확인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개념적 이론 및 주장을 같은 맥락에서 지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

여 학업지연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만 투입했을

때는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

목표를 함께 투입하였을 때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을 직접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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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아니라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두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두 변인 사이에 매개변인의 가능성

을 제기한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관계에서 수행회피목표의 매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박영신·

김의철·정갑순, 2004). 이러한 관계 중심 문화의 특성에 따라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타인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성취상황에서 일

종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서구와는 다르게

지연행동을 포함한 학업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임성문(2007)과

박보람·양난미(2012)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 중 하나는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실패 두려움의 영향력이

라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유의한 경로는 ‘사회부과 완벽

주의–실패 두려움–학업지연행동’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실패 두려움-수행회피목표-

학업지연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 2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패 두려움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이르는데 가장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

다. 앞서 살펴봤듯이 실패 두려움은 실패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실패로 인해 따라오

게 되는 자기가치 감소, 처벌, 사회적 가치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뜻한다(Conroy, Willow, & Metzler, 2002). 이러한 실패로 인한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국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행회피목표와 더불어 과제나 시험공부 등을 과도하게 미루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관계를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

가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사

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제시한 높은 기준을 달성해야만

인정받고 지지받을 수 있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지녀(Ayadi, Shokri, & Khorshidi Miamaie,

2021), 실패에 뒤따르는 여러 결과를 더욱 두려워한다. 이렇게 높아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은 성취상황에 참여할 때 체면유지, 자아보호, 타인인정 등을 목표로 하는 수동적이고 방어

적인 특성의 수행회피목표를 지향하게 된다. 수행회피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성취상황

에서 실패를 겪게 되면 자기 가치가 낮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Hardwick et al., 2022;

Martinie et al., 2023), 성취상황 자체에 대한 접근을 줄이기 위하여 시험 준비나 과제 등

학업을 미루는 행동을 자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은 이러한

일련의 심리적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학업지연행동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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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사이의 심리적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밝혀냄으로써 대학생

의 학업지연행동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

의가 다른 변인을 매개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선행연구(오충광·신진철,

2019; Coutinho et al., 2022; Smith et al., 2022)를 통해 이미 보고된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

부과 완벽주의가 실패 두려움을 매개하여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는 있었으나

수행회피목표와 관련지어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 두려움, 학업지연행동을 함께 살펴본 연

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를 보완하여 사회부과 완벽주

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관계를 확장시켜 이해할 수 있는데 틀을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실천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목표 달성이나 우울, 불안과 같

은 정서 측면에까지 부적응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학업지연행동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실제적 개입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완벽주의는 비교적 영구적인 기질적 특성에 가깝다

(Sudirman et al., 2023; Yosopov et al., 2024).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하여 학업지연행동을

다룰 때 그간 알려진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

목표에 개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인지적

변인과 동기적 변인인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한다면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 모두가 학업지연행동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

만 수행회피목표의 경우 실패 두려움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완화하고자 할 때 실패 두려움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

다는 실천적 시사점 또한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인지행동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를 기반

으로 한 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이 실패 두려움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된 바

있다(소혜련·이문희·이영순, 2018; 이영림·강현욱, 2023; Turner & Hodis, 2023). 즉, 대학생

의 학업지연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에 개입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패 두

려움과 수행회피목표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보완

하기 위한 후속 연구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회피목표는 각 1993년, 2005년에 발표된 것이므로, 변화된 시대상

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측정도구를 수정하고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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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완벽주의와 성취목표는 개인의 내적 변인이므로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으나,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성취목표 측정에 변화가

필요한지 후속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만을 대상으로 다루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

속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학업 부담감이 높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에게도 동일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업지연행동은 연령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지만 특히 20

대에게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선행연구(Coutinho et al., 2022)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대

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학업지연행동은 학업 양이 증가하는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Sparfeldt & Schwabe, 2024), 한국의 중·고등학

생은 입시 위주의 치열한 학습상황을 견뎌야만 하고 대학생보다 소화해야 하는 학습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 이들의 학업지연행동은 대학생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이르는 과정이 대학생과 학업지연

행동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정의한 학업지연행동은 시작과 완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에

는 학업지연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시작을 미루는 착수지연과 완수를 미루는 완수

지연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심리적 과정에 차이가 있는 지를

후속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학업지연행동에 관한 초기 연구는 해야 할 과제나 공

부를 시작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할 때까지 미루는 행동을 학업지연행동으로 간주하였다.

최근 학업지연행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과제나 학업의 시작을 미루

는 착수지연과 과제를 적절한 시간에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감기간까지 해내지 못하

여 늦게 완수하는 완수 지연행동으로 구분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여러 주장(문화진, 2023;

허효선·임선영·권석만, 2015; Fernie et al., 2017)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

업지연행동을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으로 구분하여 두 유형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228  ｢평생학습사회｣ 제20권 제3호

참고문헌

강승주(2023).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수행

회피목표의 순차매개효과. 석사학위 논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강하연·안정광(202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심

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7(1), 21-38. http://dx.doi.org/10.15842/CPKJOURNAL.P

UB.7.1.21

김경령·서은희(2017).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메타 분석: Hewitt과 Flett의 다차원적 완벽

주의 척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5(4), 65-89.

김경희(2020).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11(6),

459-474. http://dx.doi.org/10.22143/HSS21.11.6.34

김남진·최웅용(2017). 완벽주의, 불안 및 성취목표지향성이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

년시설환경, 15(1), 157-164.

김선미·오은주(2024). 고등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실패공포를 통한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0), 147-166. http://dx.doi.org/1

0.22251/jlcci.2024.24.10.147

김아림·강진령(2020).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93-115.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1.93

김현이·송미경(2018).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4(4), 317-336. http://dx.doi.org/10.33770/JEBD.34.4.13

김현진·전종희(2014).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업지연행동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성취목표

지향성의 관계 분석. 평생학습사회, 10(2), 209-228. https://doi.org/10.26857/JLLS.2014.05.1

0.2.209

문화진(2023). 대학생의 성취 목표 지향성과 학업적 착수-완수 지연 행동의 관계에서 완벽주의 성향의

매개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3(1), 69-92. http://dx.do

i.org/10.34226/gcl.2023.13.1.69

박병기·이종욱(2005). 2X2 성취목표지향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9(1), 327-352.

박보람·양난미(2012). 대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 수행회피 성취

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541-561.

박영신·김의철·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

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백지은·이승연(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

의와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1), 99-122. http://dx.doi.org/10.16983/

kjsp.2016.13.1.99

서윤경·조경숙·유춘화(2017). 재한 중국인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의 순차적 매개효과 229

포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8(3), 913-934. http://dx.doi.org/10.22143/HSS21.8.3.49

소혜련·이문희·이영순(2018). 수동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실패공포 및 정서조절

양식에 미치는 효과. 교육치료연구, 10(1), 133-149. http://dx.doi.org/10.35185/KJET.10.1.8

송윤희(2012). 대학 이러닝 수업에서 학습몰입과 학업지연을 예측하는 요인 분석. 평생학습사회, 8(1),

113-135. https://doi.org/10.26857/JLLS.2012.04.8.1.113

신재욱·홍정순(2021).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존감 및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순차적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9), 923-939.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9.923

오충광·신진철(2019).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실패공포와 마음챙김의 매개효

과. 청소년학연구, 26(11), 253-277. http://dx.doi.org/10.21509/KJYS.2019.11.26.11.253

윤미현·박효진·주현정(2021).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학업지연, 대학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학

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321-334.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3.321

이선영·봉미미·김성일(2016). 교실목표구조와 학업지연 행동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취목표의 매

개 효과. 한국교육학연구, 22(3), 31-66.

이영림·강현욱(2023). 체육전공 대학생의 실패공포, 진로신념과 그릿의 관계: 문제중심학습(PBL) 참여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4(1), 1043-1058. http://dx.doi.org/10.22143/HSS21.14.1.73

이현정·손수경·장유나·홍세희(2019).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다변량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0(4), 159-189. http://dx.doi.org/10.14816/sky.2019.30.4.159

임성문(2007).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와 대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8(3), 323-356.

전보라·김정섭(2015). 대학생용 학업지연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연구, 21(3), 53-83.

정예영·신나나(202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 실패공포와 수행

회피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10), 327-351. http://dx.doi.org/10.21509/KJY

S.2020.10.27.10.327

조이슬·강영신(2015).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불안민감성의 매개 효과. 상

담학연구, 16(4), 359-375. http://dx.doi.org/10.15703/kjc.16.4.201508.359

추상엽·임성문(2008).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회피목표, 인지적 의지통제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성취압력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9(4), 169-198.

추상엽·임성문(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수행회피 성취목표의

매개효과의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6(1), 467-490.

한기연(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영숙·김선욱(2012). 완벽주의, 자기통제력,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203-224.

허효선·임선영·권석만(2015). 완벽주의와 충동성이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

리학회지: 임상, 34(1), 147-172. http://dx.doi.org/10.15842/kjcp.2015.34.1.008

Abdi Zarrin, S., Gracia, E., & Paixão, M. P. (2020). Prediction of academic procrastination by



230  ｢평생학습사회｣ 제20권 제3호

fear of failure and self-regulation.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20(3),

34-43.

Ayadi, N., Shokri, M., & Khorshidi Miamaie, H. (2021). The role of positive and negative

perfectionism and fear of failure in performance in predicting academic procrastination

of secondary high school students.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6(2), 75-86.

Conroy, D. E., Willow, J. P., & Metzler, J. N. (2002). Multidimensional fear of failure

measurement: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2), 76-90. https://doi.org/10.1080/10413200252907752

Coutinho, M. V. C., Menon, A., Ahmed, R. H., & Fredricks-Lowman, I. (2022). The

association of perfectionism and active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50(3), 82-89.

https://doi.org/10.2224/sbp.10611

DeVellis, R. F., & Thorpe, C. T. (2021).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5th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Elliot, A. J., & McGregor, H. A. (2001). A 2X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3), 501-519. https://doi.org/10.1037/0022-3514.80

.3.501

Fernie, B. A., Bharucha, Z., Nikčević, A. V., Marino, C., & Spada, M. M. (2017). A

Metacognitive model of procrastinat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10, 196-203.

https://doi.org/10.1016/j.jad.2016.12.042

Flett, G. L., & Hewitt, P. L. (2006). Positive versus negative perfectionism in

psychopathology: A comment on Slade and Owens’s dual process model. Behavior

Modification, 30(4), 472-495. https://doi.org/10.1177/0145445506288026

Hardwick, B., Madigan, D. J., Hill, A. P., Kumar, S., & Chan, D. K. C. (2022). Perfectionism

and attitudes towards doping in athletes: The mediating role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0(3), 743-756.

https://doi.org/10.1080/1612197X.2021.1891124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https://doi.org/10.1080/036

37751.2017.1352100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https://doi.org/10.1037/0022-3514.60

.3.456

Hong, S., Malik, M. L., & Lee, M.-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의 순차적 매개효과 231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https://doi.org/1

0.1177/0013164403251332

Howell, A. J., & Watson, D. C. (2007). Procrastination: Associations with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167-178. https://doi.org/10.1016/j.paid.2006.11.017

Kathleen, E., & Basaria, D.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learning onlin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s, Business, Social, and

Humanities(pp. 1197-1204). Atlantis Press. https://doi.org/10.2991/assehr.k.210805.188

Lay, C. H. (1986). At last, my research article on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4), 474-495. https://doi.org/10.1016/0092-6566(86)90127-3

Mansouri, K., Ashouri, A., Gharraee, B., & Farahani, H. (2022). The mediating role of fear

of failure, self-compassion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perfectionism. Iranian Journal of Psychiatry and Clinical

Psychology, 28(1), 34-47. http://dx.doi.org/10.32598/ijpcp.28.1.3706.1

Martinie, M.-A., Potocki, A., Broc, L., & Larigauderie, P. (2023). Predictors of procrastination

in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Role of achievement goals and learning strategie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26(2), 309-331. https://doi.org/10.1007/s11218-022-097

43-1

McGregor, H. A., & Elliot, A. J. (2002). Achievement goals as predictors of

achievement-relevant processes prior to task 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2), 381-395. https://doi.org/10.1037/0022-0663.94.2.381

Rahimi, S., Hall, N. C., & Sticca, F. (2023). Understanding academic procrastination: A

longitudinal analysis of procrastination and emotions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Motivation and Emotion, 47(4), 554-574. https://doi.org/10.1007/s11031-023-1

0010-9

Sederlund, A. P., Burns, L. R., & Rogers, W. (2020). Multidimensional models of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Seeking determinants of both.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4), 5099. https://doi.org/10.3390/ijer

ph17145099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Sirois, F. M., Molnar, D. S., & Hirsch, J. K. (2017). A meta-analytic and conceptual update

on the associations between procrastination and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1(2), 137-159. https://doi.org/10.1002/per.2098



232  ｢평생학습사회｣ 제20권 제3호

Smith, M. M., Sherry, S. B., Ge, S. Y. J., Hewitt, P. L., Flett, G. L., & Baggley, D. L.

(2022).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turns 30: A review of known knowns and

known unknowns.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63(1), 16-31.

https://doi.org/10.1037/cap0000288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https://doi.org/10.1037/0022-0167.31.4.503

Sparfeldt, J. R., & Schwabe, S. (2024). Academic procrastination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conscientious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8, 112466. https://doi.org/10.1016/j.paid.2023.112466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1), 65-94.

https://doi.org/10.1037/0033-2909.133.1.65

Sudirman, S. A., Reza, F. A., Yusri, N. A., Rina, R., & Bah, M. (2023). Putting off until

tomorrow: Academic procrastination, perfectionism, and fear of fail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slamic Educational Psychology, 4(1), 136-153. https://doi.org/10.18196/ijiep.

v4i1.17576

Turner, M., & Hodis, F. A. (2023). A systematic review of interventions to reduce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implications for instructor-based classroom intervention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5(4), 118. https://doi.org/10.1007/s10648-023-09838-x

Yosopov, L., Saklofske, D. H., Smith, M. M., Flett, G. L., & Hewitt, P. L. (2024). Failure

sensitivity in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Fear of failure and overgeneralization

of failure as mediators of traits and cognition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42(6), 705-724. https://doi.org/10.1177/07342829241249784

저 자 정 보▐▐▐▐▐▐▐▐▐▐▐▐▐▐▐▐▐▐▐▐▐▐▐▐▐▐▐

강 승 주

Kang, Seungju

소 속: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연 락 처: sam11983@naver.com

연구분야: 상담심리, 교육상담, 학습동기

이 경 순

Lee, Kyungsoon

소 속: 신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연 락 처: ksoon@silla.ac.kr

연구분야: 교육공학, 교육상담, 학습동기

▐▐▐▐▐▐▐▐▐▐▐▐▐▐▐▐▐▐▐▐▐▐▐▐▐▐▐▐▐▐▐▐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패 두려움과 수행회피목표의 순차적 매개효과 233

<Abstract>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ure, and 

Performance-avoidance Goals on 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Seungju Kang (Silla University)

Kyungsoon Lee (Silla University)

To examine whether perceive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equentially

mediated academic procrastination through fear of failure and

performance-avoidance goals, this study focused on 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31 university students

to measur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ure, performance-avoidance

goals,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correlations and mediation effects using SPSS 22.0 and PROCESS macro v.4.2.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academic procrastination was fully and sequentially mediated by fear of failure and

performance-avoidance goals. These findings provide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psychological processes related to 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Specifically, they suggest that educational interventions

targeting students’ fear of failure or performance-avoidance goals may be more

effective than those focusing on the personality trai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ccordingl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 Key words: academic procrastinatio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ure, performance avoidance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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