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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가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최   민   식                    유   태   용†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완벽주의가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목표지향

성과 회피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해 다양한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완벽주의

의 하위차원 중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학습목표지향성과 정적인 관계, 회피목표지향성과 부

적인 관계를 보였다. 반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회피목표지향성과 정적인 관계, 학습목표지

향성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목표지향성과 능동-수동 지연행동과의 관계에서 학습목표지향

성은 능동 지연행동과 정적인 관계, 수동 지연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회피목표지향

성은 수동 지연행동과 정적인 관계, 능동 지연행동과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미치는 과정에서 회피목표지향성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또한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미치는 과정에서 

학습목표지향성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

점, 제한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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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fler(1981)와 Drucker(1980)가 예견했듯이 

오늘날의 기업환경은 지식사회의 도래로 인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해지고 경쟁적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급격한 환경변

화에 맞게 빠르게 대처하고 무한한 경쟁 속에

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기업들은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강요할 뿐만 아

니라, 신속한 업무처리와 효율적인 시간관리

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일의 순서를 

미루거나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는 지연행동

(procrastination)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기조절전

략의 실패’로 여기고 조직 내에서 지양해야할 

개인의 부적응적 행동이나 비합리적인 행동으

로 간주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한 조직적 개입

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연행동의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능동 지연행동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연행

동이 반드시 수행이나 효능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 Chu와 Choi(2005)는 기존의 고전적 개념의 

지연행동을 수동적 지연행동으로 분류하고, 

능동적 지연행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

면서 의도적으로 지연행동을 결정하고, 시간 

압박이 있는 환경을 선호하며, 마감시간에 맞

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행동을 능동적 지연행동이라

고 정의하였다.

경험적 연구들도 지연행동의 긍정적 측면을 

지지하고 있다. Lay, Edwards, Parker와 Endler 

(1989)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지연행동을 하는 

학생이 시험 직전의 몰입정도가 훨씬 높았고, 

Vacha와 McBride(1993)의 연구에서도 지연행동

을 하는 학생이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고 보

고했다. Knaus(2000)도 계획이나 정보수집을 위

한 전략적 미루기는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며, 

시간압박은 오히려 창의성을 도와줄 수 있다

고 보고했다. Grant(2016) 역시 전략적으로 미

루는 행동이 오히려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지연행동

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조직의 효

과성과 개인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능동적 지연행동에 대한 새로운 조망

이 필요하다.

지연행동이 학업이나, 일상에서 뿐만 아니

라 기업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지연행동 연구들은 주로 

교육 및 학업 장면에서의 학업 지연행동을 다

루었다. 조직 환경과 조직 내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학업과는 

구별이 된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

단이지만, 학교는 금전적 보상과 무관한 학업

에 열중하는 순수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 내 구성원들의 능동적-수동적 지연행동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지연행동

에 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힌다면 조직구

성원의 적응과 효과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

직차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새로운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조직 내 구성원의 능동 지연행동과 

수동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적응적 

측면의 개인 특성인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부

적응적 측면의 개인 특성인 평가염려 완벽주

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완벽주의는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으로 많은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Ellis & Knaus, 1977; Flett, Blankstein, Hewitt, & 

Koledin, 1992; Solomon & Rothblum, 1984). 하지

만 몇몇 학자들은 모든 지연행동이 동일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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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해 발생되지 않고 동일한 결과를 일으

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기

존의 부적응적 측면으로만 인식되었던 지연행

동에 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연구할 필요성

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

적 지연행동(즉, 수동적 지연행동)이 아닌 능

동적 지연행동에 완벽주의가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지연행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목표지향성이 완벽주의와 능동-수동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위의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완벽주의)이 

개인의 내적 동기(목표지향성)에 영향을 주고, 

개인의 동기가 행동(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연행동이 발생되는 

개인수준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매개과정의 이해는 연

구자들이 해당 현상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개

발하고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완벽주의

완벽주의(perfectionism)에 관해서 연구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는 않지만, 공통적

으로 완벽주의는 자신의 일, 행동에 대해 모

든 일을 완벽히 해내야 한다는 생각과 행동 

방식을 의미한다. 완벽주의란 개념을 처음으

로 정의한 Hamacheck(1978)은 완벽주의를 단일

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 완

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1980년대까지 연구자들은 완벽

주의의 부정적 특성이나 역기능적 특성에 중

점을 두고 완벽주의와 정신병리, 불안, 불편감

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밝혀왔다. Burns(1980)

는 완벽주의에 대해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을 

강박적으로 추구하고 자기의 수행에 대해 의

심하고 자신의 가치를 전적으로 생산성과 성

취에 기반해 평가하는 병리적인 특성으로 보

았으며, Pacht(1984) 역시 완벽주의를 부정적이

고 병리적인 특성으로 보았다.

1990년대 초부터 연구자들은 완벽주의에 대

한 초기의 연구자들의 개념과는 달리 완벽주

의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

하였고(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ewitt & Flett, 1991), 이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의 척도개발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이

전까지 완벽주의를 부적응적 측면을 가진 성

격특질로 봤던 연구자들의 시각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이용한 다양한 경험연구가 실시되었다.

Frost 등(1990)은 완벽주의를 개인적 특성의 

측면으로 보고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제

작하였다. 완벽주의자들이 보이는 인지적, 행

동적 특성 및 발달적 측면을 고려해 완벽주

의자들의 공통 특징 6가지를 확인하였고, 이

를 토대로 6개 차원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

도(Frost’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개발하였다. FMPS의 6가지 차원은 실

수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민감하고, 두려워하

는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s)’,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경향을 포함하는 ‘개인 기준(Personal Standards)’, 

부모가 본인에게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모의 기

대(Parental Expectation)’, 부모가 자신에게 지

나치게 비판적이라고 지각하는 ’부모의 비난

(Parental Criticisms)’, 자신의 수행에 대해 만족

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경향을 의미하는 

‘수행에 대한 의심(Doubt about Action)’, 정리정

돈과 질서화 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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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화(Organization)’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의 대

인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3가지 차원의 다

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ewitt’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를 개발하였다. HMPS

의 3가지 차원은 자신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세

우고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자기

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배우

자, 자녀 등과 같은 타인의 능력에 대해 엄격

하게 평가하고 기준을 세우는 ‘타인지향 완벽

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그리고 중요

한 타인이 자신에 대해 높은 기대와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각하며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

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로 구성되

어 있다.

FMPS와 HMPS의 척도를 이용한 연구 결과

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HMPS의 하위차원

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FMPS의 개인기준 

차원은 적응적인 특성과 관련이 높았으나, 

HMPS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FMPS

의 실수에 대한 염려 같은 경우에는 부적응

적인 특성과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 Frost, 

Heimberg, Holt, Mattia와 Neubauer(1993)의 연구

에서도 FMPS의 6가지 하위 차원과, HMPS의 3

가지 하위 차원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는데, 그 결과 적응적인 특성을 지닌 ‘긍

정적 성취 추구’ 요인과 부적응적인 특성을 

가진 ‘부적응적 평가염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Dunkley와 Blankstein(2000)은 이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가염려 완벽주의(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와 ‘개인기준 완벽주의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의 두 가지 차원

의 완벽주의를 제안하였다. 평가염려 완벽주

의는 자신을 엄격하게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타인의 비판과 기대를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을 말한다. 이는 FMPS의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과 HMPS의 사회적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어, 완벽주의

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대표한다. 반면, 개인기

준 완벽주의는 본인에게 높은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타인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

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FMPS의 개인적 기준과 

HMPS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차원을 포함하

고 있어서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측면을 내포

한다.

선행 연구에서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결과변인들과 차별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Slaney와 Ashby(1996)는 부적응적 완벽

주의와 지연행동, 불안, 대인문제와의 관련성

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Chang과 Rand(2000)

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이나 불안과 유

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적응적 

완벽주의는 대학생의 일반적 자기 효능감과 

시험에서의 수행, 학점 등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ieling, Israeli, Smith, 

& Antony, 2003; LoCicero & Ashby, 2000; 

Verner-Filion & Gaudreau, 2010). 국내 연구에서

는 기능적 완벽주의자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자 

집단으로 나누고, 역기능적 완벽주의자 집단

에 비해 기능적 완벽주의자 집단이 자신의 완

벽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트레스 상

황에서 문제해결의 대처양식을 보였고, 귀인 

양식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정명인, 오

수성, 신현균, 2005).

본 연구에서는 Dunkley와 Blankstein(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완벽주의가 적응적 차원과 

부적응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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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를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이러한 두 가지 완벽주

의와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능동-수동 지연행동

지연행동(procrastination)에 대해서 학자들이 

유사하게 정의하지만, 개념적 정의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Solomon과 Rothblum 

(1984)은 지연행동을 “주관적인 불편을 느낄 

수준까지 불필요하게 과업을 미루는 행위”라

고 정의했고, Lay(1986)는 지연행동을 성격 특

성으로 여겨서 “완성해야 할 과제를 미루는 

비합리적인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지

연행동이 안정적이고 만성적이라는 특성을 지

닌다는 점을 들어 과제의 수행과 의사결정을 

미루는 특질로 지연행동을 정의하기도 한다

(Milgram, Mey-Tal, & Levison, 1998). Steel(2007)

은 메타분석을 통해 지연행동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할 일을 

미루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들을 종합해 보면 지연행동은 주관적인 불편

을 느끼고 부정적인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면

서도 과제를 지속적으로 미루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지연행동에 대한 연구는 지연행동을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부정적인 선행변인이나 결과변인과의 

관련성을 다루었다. 지연행동의 원인에 대해 

Solomon과 Rothblum(1984)은 실패공포와 과제

회피가 지연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고, 이는 높은 우울, 비합리적 사고, 낮

은 자존감, 불안과도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Van Eerde(2003a)의 연구에서 성격 5요인 중 

성실성이 수동 지연행동과 가장 강한 부적상

관을 나타냈다. 또한 수동 지연행동을 증가

시키는 주요인으로 완벽주의를 언급하였다

(Burns, Dittmann, Nguyen, & Mitchelson, 2000; 

Flett et al., 1992). 반면 조직 장면에서의 지연

행동이 예측하는 결과변인에 대해서 Nguyen, 

Steel과 Ferrari(2013)는 지연행동이 더 낮은 연

봉, 짧은 고용기간, 높은 실직 가능성과 관련

이 있음을 보고했다.

반면, 앞선 연구들이 지연행동의 부적응적

인 측면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Ferrari, Johnson과 McCown(1995)은 지연행동이 

의도를 갖고 있는 행동임을 강조하였다. 즉, 

지연행동이 종종 자기 패배적이지만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논리적인 행동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감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

함으로써 스릴을 추구하는 감각추구 동기에서 

비롯된 각성형과 자존심 저하를 가져오는 실

패를 회피하기 위한 공포에서 비롯되는 회피

형으로 분류하였다. 최근에는 지연행동을 능

동 지연행동과 수동 지연행동으로 두 유형으

로 분류하고 있다(Chu & Choi, 2005). 이는 지

금까지 지연행동이 역기능적이라는 시각과는 

반대로 지연행동의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측면

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Chu와 Choi(2005)는 능동 지연행동을 의도적

으로 결정하고, 시간 압력 하에서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마감시간까지 과제를 완료할 

능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결과도 만족스러운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능동 지연행동은 수동 

지연행동과는 다른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가

지고,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

측하였다. 이에 따라 Choi와 Moran(2009)은 능

동 지연행동 척도를 개발하였고 능동 지연행

동자의 4가지 대표 특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결과 만족’은 지연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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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만족스럽게 성취할 수 있고, 시간 안에 

완료된 결과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둘째, ‘시간 압박 선호’는 시간적 압박이 부정

적 심리적 상태를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오히

려 도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셋째, ‘의도

적 지연 결정’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있는 과업을 우선시하고 고

의적으로 과업을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마감 능력’은 목표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고, 과업을 마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능동 지연행동에 대한 개념은 비교적 최근

에 등장했기 때문에 능동 지연행동을 예측하

는 예측변인과 결과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많

지 않다. Choi와 Moran(2009)은 능동 지연행동 

척도를 개발하며 기존의 부적응적 지연행동을 

‘수동 지연행동’으로 정의내리고, 수동 지연행

동과 관계가 있는 변인들과 상관을 살펴보았

는데 능동 지연행동은 삶의 만족과 유의한 정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희정(2010)의 연구에서는 높은 자

존감과 내적통제소재가 능동 지연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슬기(2014)는 

능동 지연행동이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관련성

을 지니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으

로 이어진다는 것을 검증했다.

소개된 지연행동 연구들의 대부분이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학업 지연행동 연구이지만 지

연행동은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Klingsieck(2013)은 학업 지연행동과 업무지연행

동을 동일한 생활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그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을 학업과 업무, 매일 반

복되는 의무, 건강, 가족. 여가, 사회적 관계의 

여섯 영역으로 나눠 지연행동이 영역별로 어

떤 특수성을 보이는가를 연구하였는데, 그 중 

학업 및 업무관련 장면에서 지연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고, 마감일 등 여러 외적요인

에 의해 지연행동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지연행동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업무 지연행동을 의미하며, 

Chu와 Choi(2005)의 주장을 근거로 지연행동의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기존

의 고전적인 개념의 지연행동인 수동 지연행

동이 능동 지연행동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연행동을 ‘능동 지연행동’과 

‘수동 지연행동’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 한다.

목표지향성

일반적으로 목표지향성(goal-orientation)이라

는 구성개념은 개인이 성취 상황에서 추구하

는 목표에 따라 회피 혹은 접근하는 성취동기

의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Dweck, 1986). 

그러나 연구자들 마다 목표지향성에 대한 개

념적 틀에는 서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목

표지향성을 개인의 특성(trait)으로 보는 연구자

들(Bell & Kozlowski, 2002; Button, Mathieu, & 

Zajac, 1996; Towler & Dipboye, 2001)이 있는가 

하면, 목표지향성이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상태(state), 즉 동기적 요소로 보

는 연구자들도 있다(Karabenick & Collins-Eaglin, 

1997, VandeWalle, Cron, & Slocum, 2001). 그러

나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목표지향성이 

중요한 동기변인으로 작용하여 직무를 비롯한 

여러 성취상황에서의 정서, 인지,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Brett & VandeWalle, 

1999; Elliot & Church, 1997; Payne, Youngcourt, 

& Beaubie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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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eck(1986)은 목표지향성을 학습목표지향

성(learning goal-orientation)과 수행목표지향성

(performance goal orientation)의 두 가지 차원으

로 구분하였다. 학습목표지향성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숙달을 통해 능력을 확장하고, 역량

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의미한다. 반면, 

수행목표지향성은 호의적인 평가를 추구하고, 

부정적인 평가 및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자신

의 능력을 증명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지향성

을 의미한다. 즉,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

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열의를 가지며, 수행목표지향성이 

높은사람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

치를 확인하거나 타인으로부터의 호의적 평가

를 받으려고 하고 부정적인 평가나 판단은 회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Middleton과 Midgley(1997)는 Dweck 

(1986)의 2차원의 목표지향성 구조가 부적절하

다고 주장하며, 3차원의 목표지향성을 제안했

다. 그들은 2차원 구조의 목표지향성 모형은 

학습자가 가지는 목표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한쪽의 목표지향성만을 강조한 까닭

에 목표지향성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가 일관

성 있게 나타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3차원의 

목표지향성 모형을 제안하였다. VandeWalle 

(1997)은 기존의 수행목표지향성이 ‘비우호적 

평가 및 판단을 회피하려는 욕구’와 ‘우호적인 

평가 및 판단을 추구하는 욕구’를 포함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행목표지향성을 회피목표지

향성(avoiding goal orientation)과 증명목표지향성

(proving goal orientation)으로 구분하였다. 즉, 목

표지향성을 학습목표지향성, 수행회피목표지

향성, 수행증명목표지향성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Pintrich(2000)는 학습목

표지향성을 접근과 회피로 구분하여 2x2 구조

의 성취목표 구조를 제안했다. 이처럼 목표지

향성을 2차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3차원, 

다차원 구조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VandeWalle 등(2001)의 메타연구 결과를 살

펴보면, 증명목표지향성과 회피목표지향성의 

차원을 구분하는 것이 수행목표지향성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목표지향성을 학습목표지향성, 증명

목표지향성, 회피목표지향성의 3차원으로 나

누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3차원 모

델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목표지향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요약해보

면, 초기에는 교육심리학과 발달심리학 분야

에서 학습목표지향성이 학업동기와 학업수행

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연구했다(Chen & 

Mathieu, 2008; Klien, Noe, & Wang, 2006). 그러

나 최근에는 조직 장면에서 목표지향성이 직

무만족이나 직무수행과 같은 조직에 대한 태

도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뤄

지고 있다(김솔이, 유태용, 2010; 은영신, 유태

용, 서학삼, 2012). 일반적으로 학습목표지향성

은 수행을 비롯한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변인

과 연관되는 반면, 회피목표지향성은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변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명목표지향성은 긍정, 부정의 효

과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mes, 

1992; VandeWalle, Brown, Cron, & Slocum, 

1999).

완벽주의와 목표지향성의 관계

Campbell과 Di Paula(2002)에 의하면 완벽주

의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자기 개념의 일부

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취동기 및 목표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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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성취동기

는 개인의 태도 및 행동의 개인차를 설명해주

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성취동기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목표지향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Elliot & McGregor, 2001).

목표지향성의 세 가지 하위 차원 중 학습목

표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성취상황에서 새로

운 역량을 학습하여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

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즉 다른 사람들을 신

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역량 향상에 더욱 관심

이 있어, 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것

을 좋아한다. 반면 수행목표지향성이 높은 사

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다른 사람

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수

행목표지향성 중 증명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

들은 자신이 잘하는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자

신의 역량을 인정받고 증명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 회피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평가받거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자 한

다. 일반적으로 학습목표지향성은 다양한 긍

정적인 선행변인과 연관되지만, 회피목표지향

성은 다른 부정적 선행변인과 연관되는 것으

로 나타나난다. 반면 증명목표지향성은 긍정

적 변인과 부정적인 변인 모두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벽주의와 목표지향성 간 관계를 밝힌 선

행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의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개인기

준 완벽주의는 학습목표지향성과 정적인 상

관을 보였고, 수행회피목표지향성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가염려 완

벽주의는 회피목표지향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

였고, 학습목표지향성과 부적인 관련성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정, 2007; 계수영, 

2009; 이미화, 류진혜, 2002; 추상엽, 2008; 

Eum & Rice, 2011; Stoeber, Stoll, Pescheck, & 

Otto, 2008).

앞선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완벽주의의 

두 가지 차원은 서로 다른 목표지향성과 연관

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적응적인 특

징의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자기 스스로가 높

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덜 민감하고 자신의 장기적인 역량개

발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즉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학습목표지향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높

은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소극적인 회피목표

지향성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반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부분

적 실패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가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직무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하지 못할 상황을 회피

하고자하는 회피목표지향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대로 평가염

려 완벽주의는 학습목표지향성과는 부적인 관

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추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완벽주의는 목표지향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학습 목표지

향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회피 목표지

향성과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학습 목표지

향성과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회피 목표지

향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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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지향성과 지연행동의 관계

목표지향성은 개인이 어떤 활동을 어떤 이

유로 행동할 것인가에 영향을 준다. 즉, 개인

이 어떤 목표지향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개인

의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학

습목표지향성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능력향상

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패나 실수

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

며, 자기주도적인 행동전략을 추구하게 될 것

이다. 반면 회피목표지향성을 가진 개인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역량이 잘 드러

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이 낮다고 지각될 때는 도전적 과제를 회피함

으로써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나 판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수동적인 행동전략을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목표지향성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Howell과 Watson 

(2007)은 숙달목표지향성을 접근-회피의 두 유

형으로 나눈 2x2 구조의 목표지향성과 학업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학업 지연행

동이 수행목표지향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으

나, 숙달 접근 목표지향성과 부적인 상관, 숙

달 회피 지향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McGregor와 Elliot(2002)은 

수행회피 목표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과 정적

인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Wolters(2003)

는 숙달목표가 지연행동과 부적인 상관이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경호(2010)의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숙달목표는 학업

성취와 과제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수

행목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추상엽(2008)의 연구에서는 회피목표지

향성과 지연행동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

었다. 계수영(2009)도 회피목표지향성이 학업 

지연행동과 정적인 상관, 숙달목표지향성은 

학업 지연행동과 부적인 상관을 지닌다는 것

을 보고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증명목표

지향성과 지연행동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숙

달목표와 동일한 개념인 학습목표지향성을 가

진 사람들은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긍정

적이고 적응적인 개념인 능동 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수동 지연행동은 하지 않을 가

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회피목표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수동 지연행

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능동 지연행동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도출했다.

가설 2. 목표지향성은 지연행동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학습목표지향성은 능동 지연행동

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학습목표지향성은 수동 지연행동

과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회피목표지향성은 능동 지연행동

과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회피목표지향성은 수동 지연행동

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 관계에서 목표지향성

의 매개효과

완벽주의는 고전적 개념의 수동 지연행동

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Ellis & Knaus, 1977; Solomon & Rothb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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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하지만 초기에는 완벽주의를 단일차원

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지연행동과의 관계

에 있어서 연구자들 간에 상이한 결과가 나

타났다(Muszynski & Akamastu, 1991; Solomon & 

Rothblum, 1984). 1990년대에 다차원적 완벽주

의 척도가 개발됨에 따라 완벽주의와 지연행

동 간 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 Frost 등(1990)의 연구에서는 그들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MPS)의 하위 

차원과 지연행동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실수에 대한 염려 요인이 지연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Flett 등(1992)의 연구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MPS)의 하위 차원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사회적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 차원이 지연행동과 정적인 상관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학업 

지연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

미정, 2006; 추상엽, 2008).

수동 지연행동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에 반해, 기능적인 측면의 능동 

지연행동과 완벽주의 간의 관계성을 밝힌 연

구는 없었다. Taura, Abdullah, Roslan과 Omar 

(2015)는 나이지리아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능동 지연행동의 선행변인을 밝히기 위해, 완

벽주의와의 상관을 살펴보았지만 유의한 상관

을 밝히지 못했다. 다만 자기조절전략에 의해 

매개되는 완전매개효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완벽주의와 능동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밝힐 수 있

는 매개변인의 역할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Kanfer(1992)는 원근거리 체계(Distal-Proximal 

framework)를 통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근접 구성개념(proximal construct)과 

원격 구성개념(distal construct)으로 구분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성격과 같은 개인 특성은 

원격 구성개념에 해당하고 행동에 대해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개인의 목표와 

같은 근접 구성개념은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의 특성은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동기가 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 특성인 완벽

주의는 동기적 상태인 목표지향성을 통해 지

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개인의 완벽주의와 목표

지향성 간 관계와 목표지향성과 지연행동 간 

관계에서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완벽주의가 

목표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목표지향성은 지

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계수

영(2009)은 학업장면에서 완벽주의와 학업 지

연행동 간 관계에서 목표지향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이론을 토대로 본 연구

에서는 개인의 특성인 완벽주의가 동기요인인 

목표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목표지향성은 개

인의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

하였다. 학습목표지향성은 자신의 역량을 개

발하려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인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개인기준 완

벽주의자는 높은 학습목표지향성을 가지고 능

동적 지연행동을 하게 되고 수동적 지연행동

은 덜 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평가염려 완벽

주의자는 자신의 역량개발보다는 타인으로부

터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낮은 학습목표지향성을 가져 역량개발의 

의지가 낮기 때문에 능동적 지연행동을 덜 하

고 수동적 지연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회피

목표지향성은 부정적인 판단이나 결과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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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패와 부정적 

평가 대한 두려움을 가진 평가염려 완벽주의

자는 회피목표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동적 

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능동적 지연행

동을 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반면에 개인

기준 완벽주의자는 반대로 낮은 회피목표지향

성을 가지기 때문에 능동적 지연행동을 할 가

능성이 크고 수동적 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 관계에서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학습목표지향성은 완벽주의와 지연

행동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1 학습목표지향성은 개인기준 완벽

주의와 능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가설 3-2 학습목표지향성은 개인기준 완벽

주의과 수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가설 3-3 학습목표지향성은 평가염려 완벽

주의과 능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가설 3-4 학습목표지향성은 평가염려 완벽

주의과 수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가설 4 회피목표지향성은 완벽주의와 지연

행동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1 회피목표지향성은 개인기준 완벽

주의와 능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가설 4-2 회피목표지향성은 개인기준 완벽

주의과 수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가설 4-3 회피목표지향성은 평가염려 완벽

주의과 능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가설 4-4 회피목표지향성은 평가염려 완벽

주의과 수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국내 다양한 기업에서 일하는 직

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27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

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부의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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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203부의 설문지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203명 중 남성이 118명(58.1%), 여성이 85명

(41.9%)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

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9.24세(SD=10.18)

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59명(28.2%), 30대 48

명(23.0%), 40대 64명(30.6%), 50대 38명(18.2%)

이었다. 학력은 중졸 이하 1명(0.5%), 고졸이 

14명(6.9%), 대학교(2-3년제) 졸업 18명(8.9%), 

대학교(4년제) 졸업 136명(67.0%), 대학원 이상

이 34명(16.7%)이었다. 근무기간은 1개월에서 

368개월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104.1개월

(SD=104.3개월)이었다. 직종은 연구/개발이 81

명(39.9%)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영

업은 16명(7.9%), 관리 및 지원 48명(23.6%), 생

산/기술 9명(4.4%), 서비스 33명(16.3%) 기타 16

명(7.9%)이었다. 직급은 사원급이 53명(26.1%)

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급 46명(22.7%), 과장급 

25명(12.3%), 차장급 27명(13.3%), 부장급 44명

(21.7%), 임원급 이상 9명(3.9%)이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문항들은 Likert형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완벽주의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 손진아와 이선희(2012)가 

Frost 등(1990)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

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중 

개인기준과 평가염려의 하위 척도를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인기준 완벽주의 7개 문

항의 대표적 예는 ‘나는 무슨 일에서든지 최

고가 아니면 싫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목표를 높게 잡는다’ 등이 있고, 평가염려 완

벽주의 7개 문항의 대표적 예는 ‘내가 다른 사

람만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내가 뒤떨어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와 ‘내가 실수

를 저지르면 사람들은 나를 낮게 평가할 것이

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기준 완벽주

의의 내적 일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었고,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내적 일치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이었다.

수동 지연행동

수동 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Lay(1986)

가 개발한 일반적 지연행동 척도(General 

Procrastination: GP)를 임성문(2006)이 번안한 것

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지연행동의 행동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가 조직 장면에서의 

지연행동을 측정하는 연구이므로, 총 20개의 

문항 중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8개 문항을 

추출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대표

적 예는 ‘나는 일반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의 

시작을 미룬다’, ‘나는 너무 자주 “그 일은 내

일 할 거야”라고 말한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수동 지연행동 척도의 내적 일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4이었다.

능동 지연행동

지연행동의 긍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능동 

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hoi와 Moran(2009)의 능동적 지연행동 척도

(Active Procrastination Scale; APS)를 김지연과 신

희천(2013)이 번안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문항은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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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만족’, ‘시간 압박 선호’, ‘의도적 지연 결

정’, ‘마감 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결과만족 문항은 ‘마지막까지 과제

를 미루는 경우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압박 선호 문항

은 ‘지나친 시간적 압박을 받으면 긴장되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도적 지연 결정 문항은 ‘나는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일

부러 미뤄 놓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감 능력 문항은 ‘나는 때때로 내가 스스로 정

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능동 지연행동 척도의 내

적 일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이었

다. 하위요인별 내적일치 신뢰도 계수는 ‘시간

압박 선호’는 .85, ‘의도적 지연결정’ .67, ‘마감

시간 충족’ .85, ‘결과만족’ .71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성

목표지향성 중 학습목표지향성과 회피목

표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VandeWalle(1997)이 개발한 문항을 정성훈과 

유태용(2008)이 번안한 학습목표지향성 5개 문

항, 회피목표지향성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습목표지향성 문항은 ‘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업을 즐긴

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나의 업무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내게는 더 중요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피목표지향성 문항은 ‘내가 

잘하지 못할 것 같은 업무상황은 회피하는 편

이다’, ‘남들에게 무능하다고 보일 가능성이 있

다면 새로운 업무를 맡기를 꺼리는 편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목표

지향성의 내적 일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85이었고, 회피목표지향성의 내적 일치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연

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에 사용한 변인의 내적 일치 신뢰도계수

(Cronbach’s )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

의 검증을 위해 Mplus 7 통계 패키지를 사용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

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각 잠재변인의 측정

변수에 대한 문항합산(item-parceling)방식을 사

용하였다. 또한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모

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

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는 경쟁모형 전략을 

사용하였다. 넷째, 대안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최종 채택된 연구모형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Bias-corrected bootstrap 검증

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상호 상관

연구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고, 표 1에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

차, 상호상관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

구의 선행변인인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본 연

구의 종속변인인 능동 지연행동(r=.3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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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1 개인기준 완벽주의 (.81)

2 평가염려 완벽주의 .14 (.83)

3 학습목표지향성 .52** -.03 (.85)

4 회피목표지향성 -.32** .37** -.44** (.84)

5 수동 지연행동 -.34** .14 -.29** .33*** (.84) 

6 능동 지연행동 .30** -.29** .43** -.59** -.39** (.73)

평균(M) 3.49 2.70 3.49 2.48 2.54 3.18

표준편차(SD) .59 .71 .69 .81 .67 .61

N=203, *p<.05, **p<.01 대각선 ( )값은 변인의 내적 일치 신뢰도 계수임.

표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호상관

주. 모형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p<.05, **p<.01, ***p<.001

그림 2. 완전매개모형(연구모형)

수동 지연행동(r=-.29, p<.01)과 유의한 상관

을 보였다. 또한 매개변인인 학습목표지향성

(r=.52, p<.01), 회피목표지향성(r=-.32, p<.01)

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수동 지연행동(r=.14, n.s.)과는 상관이 유의하

지 않았으나, 능동 지연행동(r=-.29. p<.01)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매개변인인 회피

목표지향성(r=.37, p<.01)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목표지향

성(r=-.03, n.s.)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변인인 학습목표지향성은 수동 지연행동

과(r=-.29, p<.01), 능동 지연행동(r=.43, p<.01)

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회피목표지향성

은 수동 지연행동과 (r=.33, p<.01), 능동 지연

행동(r=-.59, p<.01)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

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구모형으로 설정한 완전매개모형(그림 2)과 개

인기준 완벽주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능동 

지연행동과 수동 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추가된 부분매개모형(그림 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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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모형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p<.05, ***p<.001

그림 3. 부분매개모형(대안모형)

모형  df RMSEA CFI TLI ∆ ∆

연구모형(완전매개) 301.494*** 141 .075 .919 .902

대안모형(부분매개) 293.525*** 137 .074 .921 .902 7.97 4

***p<.001

표 2.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모델 적합도

비교하여 차이 검증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

절성을 평가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RMSEA, TLI, CFI 모두 

.90 이상으로 우수한 수준의 모형적합도 지수

를 보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차이 검

증 결과, 두 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기 때문에(∆ (4)=7.97, p=.093), 모

형의 간명성을 고려해 연구모형인 완전매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개인기준 완벽주의에서 

학습목표지향성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유의하

였고(=.64, p<.001), 개인기준 완벽주의에서 

회피목표지향성으로 가는 경로계수(=-.50,

p<.001) 역시 유의하였다. 이는 개인기준 완벽

주의가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학습목표지향성

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낮은 회피목표지향성

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1과 1-2가 지지되었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목표지향성 간의 경로계수에서 학습목표지향

성으로 가는 경로계수(=-.16, p<.05)가 유의

하였고, 회피목표지향성으로 가는 경로계수(

=.51, p<.001)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회피

목표지향성이 높은 반면에 학습목표지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3과 1-4

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목표지향성과 능동-수동 지연행동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학습목표지향성이 능

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계수(=.25, p<.05)

와 수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계수(=-.23, 

p<.05)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높은 학

습목표지향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시간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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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계수 표준오차 95% BC 신뢰구간

학습목표지향성 매개경로 하한계 상한계

   개인기준 완벽주의-학습목표지향성-능동 지연행동 .158* .070 .021 .294

   개인기준 완벽주의-학습목표지향성-수동 지연행동 -.148
*

.070 -.285 -.011

   평가염려 완벽주의-학습목표지향성-능동 지연행동 -.040 .025 -.089 .008

   평가염려 완벽주의-학습목표지향성-수동 지연행동 .038 .024 -.009 .084

회피목표지향성 매개경로

   개인기준 완벽주의-회피목표지향성-능동 지연행동 .358*** .070 .221 .495

   개인기준 완벽주의-회피목표지향성-수동 지연행동 -.147*** .051 -.247 -.046

   평가염려 완벽주의-회피목표지향성-능동 지연행동 -.366
***

.079 -.520 -.211

   평가염려 완벽주의-회피목표지향성-수동 지연행동 .150** .050 .051 .248

*p<.05, **p<.01, ***p<.001

표 3. 완벽주의와 능동-수동지연에서 목표지향성의 간접효과

을 선호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마

감시간 전까지 의도적으로 일을 미루는 능동

적 지연행동을 하고 반대로 수동적 지연행동

은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1과 2-2가 지지되었다. 회피목표지향성이 

능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계수(=-.72, 

p<.001)와 수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계수(

=.30, p<.01)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회피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적응적 측면의 

능동 지연행동을 덜 보이는 반면, 부적응 측

면의 수동 지연행동은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3과 2-4가 지지되었

다.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간접효과) 검증

경쟁모형 전략을 통해 채택된 연구모형에서 

개인기준 완벽주의 성격과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격이 학습목표지향성과 회피목표지향성을 

거쳐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

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

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모수 추정에 5,000개의 표본을 설정했고, 

신뢰구간은 95%이다. 표 3을 보면, 학습목표

지향성의 매개경로에서 개인기준 완벽주의 →

학습목표지향성 → 능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 =.158, 95% BC CI= .02, .29, 

p<.05), 개인기준 완벽주의 → 학습목표지향성 

→ 수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

=-.148, 95% BC CI= -.29, .-.01, p<.05)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과 3-2가 지지

되었다. 반면에 평가염려 완벽주의 → 학습목

표지향성 → 능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

과( =-.040, 95% BC CI= -.09, .01, n.s.), 평가

염려 완벽주의 → 학습목표지향성 → 수동 지

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 =.038, 95% BC 

CI= -.01, .08, n.s.)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3과 가설 3-4는 기각되었다.

회피목표지향성의 매개경로에서 개인기준 

완벽주의 → 회피목표지향성 → 능동 지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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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가는 간접효과( =.358, 95% BC CI= 

.22, .50, p<.001), 개인기준 완벽주의 → 회피

목표지향성 → 수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

효과( =-.147, 95% BC CI= -.25, -.05, 

p<.001), 평가염려 완벽주의 → 회피목표지향

성 → 능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 = 

-.366, 95% BC CI= -.52, .-.21, p<.001), 평가염

려 완벽주의 → 회피목표지향성 → 수동 지연

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 =.150, 95% BC 

CI= .05, .25, p<.01)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 4-1, 4-2, 4-3, 4-4는 모두 지

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 다른 특성의 완

벽주의가 학습목표지향성과 회피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목표지향성과 회피목표지

향성이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완벽주의와 능동-수동 지연행동 간 

관계에서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었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학습목표지

향성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회피목표

지향성과 부적관계를 보였다. 반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학습목표지향성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 회피목표지향성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기준 완벽

주의자는 학습목표지향성이 높고 자신의 무능

력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는 회피목표지향성

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회피목표지향성이 높

고 학습목표지향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는 직무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

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

나 성취하려는 동기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습목표지향성은 능동적 지연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고 수동적 지연행동과는 부

적인 관련이 있었다. 이는 학습목표지향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발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압박 속에서 일하

는 것을 좋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

해 능동적인 목적으로 능동 지연행동을 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마감시간 

내에 할 일을 마치지 못하고 회피하는 부적응

적 측면의 수동적 지연행동은 적게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 회피목표지향성은 능동 

지연행동과 부적인 관계, 수동 지연행동과 정

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신의 무능력이 

타인에게 비춰지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회

피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수동적인 지연행

동을 자주 보이고, 능동적인 지연행동은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학습목표지향성과 회피목표지향성은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능동 지

연행동 간 관계에서는 학습목표지향성과 회피

목표지향성이 모두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기준 완벽주의자

들은 스스로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학습적인 

목표와 동기를 가지며 부정적 평가나 시선을 

회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행실

적에 연연하지 않고 능동적인 지연행동을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수

동 지연행동 간 관계에서도 학습목표지향성과 

회피목표지향성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개인기준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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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지향성이 높고, 회피목표지향성이 낮

기 때문에 수동적 지연행동을 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능동-수동 지

연행동 간 관계에서도 회피목표지향성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염려 완

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평가에 대한 걱정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려는 

회피적인 목표를 갖게 되어 능동적 지연행동

을 덜 하고 수동적 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능동-수동 지연

행동 간 관계에서는 가설과 다르게 학습목표

지향성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lliot(1999)은 학습목표지향성도 수행목표지향

성과 동일하게 숙달접근목표지향성과 숙달회

피목표지향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목표지향성

을 단일 개념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꾸준히 능력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숙달

접근목표지향성과 본인이 학습한 노하우나 능

력을 잃지 않으려는 숙달회피목표지향성이 혼

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예상했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습목표지향

성 간의 부적 관계성이 약하게 나타나 결과적

으로 학습목표지향성이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능동-수동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

았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의 의의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지금까지 학업 장면에서 지연행

동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기업 및 조직 장면에서 직장인의 지연행동을 

살펴본 실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지연행동의 주요한 선행변인으로 여겨

져 왔던 개인 특성변인인 완벽주의 성격과 능

동-수동 지연행동과의 관계를 조직 장면으로 

확장시켜 그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완벽주의를 적응적인 개념(개인기준 

완벽주의)과 부적응적 개념(평가염려 완벽주

의)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목표지향성을 매

개로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밝

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연행동을 수

동적 지연행동과 능동적 지연행동으로 구분하

여 개인의 부적응적 방어기제로만 여겨왔던 

지연행동에 대해서 새로운 긍정적 측면을 고

려하여 조직 장면에서 능동적으로 지연행동을 

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

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대로 기존 연구에서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을 

다양한 차원을 가진 개념으로 간주하지 않아

서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목표지향성은 다양한 수행환경

에 의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

서 직장인들이 회피적인 목표지향성을 작동시

킬 수 있는 단서들은 제거하고, 학습적인 목

표를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과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조직은 성과중심적 분위기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직장인들의 실패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

고 조직구성원들이 보다 학습적인 목표를 가

지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

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 내 구성원들의 지연행동이 반드

시 개인의 부적응적인 특성과 동기에 의해 발

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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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능동적 지연행동은 마감시간 

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행동이며, 시간적 압력을 선호하기 때문

에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

서 능동적 지연행동을 하는 직장인들을 질책

하거나 압박을 주는 행위는 오히려 직무수행

에 있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는 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일부학자들(Van Eerde, 

2003b; Cohen & Ferrari, 2010; Grant, 2016)은 지

연행동이 업무에서 창의적 성과를 낸다는 주

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업 특성과 직장인의 

개인 특성을 고려해서 지연행동을 다른 관점

에서 볼 필요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

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기존의 학업장면에

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있던 척도를 조직 장면

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수동적 지연행동 척도는 조직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 상황을 포함하고 있기 조직의 

세부적인 맥락을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

에서는 조직 맥락을 반영한 지연행동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한다면 조직 내 지연행동을 보

다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을 자기보고

식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공통방법편향(common 

method bias)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개인특성인 완벽주의와 개인의 동기

적 특성인 목표지향성에 따라 직장인의 지연

행동을 알아보고자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을 사

용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능동 지연행동 

척도의 경우 시간압박 선호, 결과만족, 의도적 

지연결정 등 타인이 관찰할 수 없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어 타인보고 방식이 적합하지 않

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동 지연행동의 일부 문

항들은 타인에 의해서 보다 정확하게 측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수동 지연행동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외에 관찰가능한 행

동적 지표를 사용하여 타인보고로 측정한다면 

공통방법편향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단일시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비교적 안정

적인 성격 특질로 보고 목표지향성을 상태적

인 동기로 간주하였다. 시간경과에 따라 개인

의 성격 특질이 동기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으

로 나타나는지를 종단적으로 연구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과 관계와 매개효과를 보

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개인적 특성과 동기 상태에 초점을 두었기 때

문에, 지연행동으로 인한 직무수행 결과를 다

루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지연행동은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

지만 최근 연구와 본 연구에서 다룬 능동 지

연행동은 오히려 직무에서의 성공을 예측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능

동적 지연행동이 직무에서의 성공이나 조직에

서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

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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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Goal Ori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Active-Passive Procrastination

Min-Sik Choi                    Tae-Yong Yoo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goal ori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perfectionism and active-passive procrastin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227 Korean 

employees who were working in various organization. Fir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standards perfectionism and learning goal orientation, 

and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standards perfectionism and avoiding goal 

orient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learning goal orientation, an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avoiding goal orientation. Second, the learning goal orientation positively related with active 

procrastination and negatively related with passive procrastination. On the other hand, the avoiding goal 

orientation positively related with passive procrastination and negatively related with active procrastination. 

Third, there were full mediating effects of avoiding goal ori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active-passive procrastination.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direc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Key words : personal-standards perfectionism,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learning goal orientation, avoiding goal 

orientation, active procrastination, passive procra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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