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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자신감을 상실하고 종종 학업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 만일 학업장면에서 벗어나 과제 수행을 계속해서 미루는 행동이 

만성화될 경우,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그 결과로 삶의 질이 감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Steel et al., 2001; Tice & Baume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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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internal control, autonomous motiv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perceived parental pressure on academic performance affect academic procrastination, 

while verifying the moderating roles of autonomous motivation and parental pressure on academic 

performance. The participants were a total of 371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procrastination, internal 

control, autonomous motivation, and parental pressure on academic performance were measured using 

the Procrastination Inventory (Aitken, 1982) revised by Jeon and Park (2014), the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Ko, 2014), the Academic Self-Regulation Questionnaire (Ryan & Connell, 1989) revised by Kim (2002), 

and the Scale of Kang (2003), respectively.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6.0 and a Process 

Macro Model 2 (multiple additional modulation effe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iddle school students' internal control, autonomous motivation, and perceived parental pressure on 

academic performance directly affected the students’s academic procrastination. Second,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al pressure on academic performance was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 moderating role 

of autonomous motivation was not significant.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 order 

to reduce and prevent academic procrastination it is important to improve internal control by helping middle 

school students become confident enough to believe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change their behavior 

and achieve their aims. At the same time, parents need to be interested in the process rather than only the 

academic performance of their children and support their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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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이와 같이 학업장면에서 과제 수행을 미루는 행동을 학업

지연행동이라고 한다. 이는 자의로 과제의 시작이나 완수를 불필

요하게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Ellis & Knaus, 1979; Seo, 2006; 

Steel, 2007). 학생들의 주된 발달 과업은 학업성취이다. 때문에 

학업지연행동은 일상적인 과업을 미루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더 많

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lgram & Tenne, 

2000). 이처럼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학업지

연행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학업지연행동을 관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학교급 전환이

라는 스트레스 환경에 놓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학업난이도가 상

승할 뿐 아니라 지필평가가 처음 시행된다. 이에 학생들은 시험

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업지연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육정책연구

소에 따르면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평가에 대한 부담감과 학업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Jeong et al., 2021). 이와 같이 중학생은 시험에 대한 부담

감을 느끼게 되어 학업상황에서 도피하는 행동 양상을 보일 수 있

다. 문제는 이러한 학업지연행동이 부적 강화되어 반복해서 빈번

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Lee 

& Kim, 2022; Wieland et al., 2022). 이는 고등 교육과정에 진

입한 대학생들이 이전과 다르게 심도 깊은 내용을 공부하며 어려

움을 느끼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과제 혐오감을 경험하게 

되어 학업지연행동을 빈번하게 보이기 때문이다(Ferrari et al., 

1995; Rothblum et al., 1986).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이 전환되

는 중학생은 대학생 시기가 경험하는 학업난이도 상승뿐 아니라 

지필평가, 교과교사제 시행과 같은 환경의 변화까지 겪으며 마주

한 상황에 적응이 더디고 부담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 즉 중학생 

시기는 학교에서의 여러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업지연행동이 나

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한 번 형성된 지연행동은 만성화된 개인의 

특성으로 고착될 수 있다(Lay & Schouwenburg, 1993). 이에 중

학생이 적절한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지연행동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업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신념하에서 비합

리적인 두려움을 느껴 이를 회피하고자 학업지연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Ellis & Knaus, 1979; Jeon & Park, 2014; 

Lee & Oh, 2009; Solomon & Rothblum, 1984; Steel, 2007). 

이러한 해석은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 준다. 내부통제성이란 전반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스

스로의 내적 상태와 행동을 결정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Glasser, 2004; Rotter, 1966). 여기서 내적 상

태는 정서, 가치관, 신념 등 개인이 접촉하는 환경의 어떤 측면에 

대한 감정, 인식, 동기 등과 같은 정의적·인지적 영역을 의미한

다. 자신의 행동으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게 된다. 반면 자신의 역량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고 인식할 경우, 불확실한 결과를 예상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을 느끼고 해당 과제나 상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Shin et al, 

2005; Skinner et al., 1990). 따라서 학업지연행동은 원하는 성

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즉 실패를 예측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Milgram과 Tenne (2000)의 평가-불안-회

피이론(appraisal-anxiety-avoidance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과제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때 자

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지하면 불안을 경험하고, 불안을 유발

하는 과제 수행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지연행

동은 일시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킨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연

행동은 부적 강화되며 유사한 상황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더욱 높

아진다. 중학생의 경우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는 상황은 주로 학

업장면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결과, 중학생이 응답한 자기 

정체성의 핵심은 ‘공부하는 사람’이었다(Jeong et al., 2019). 이

로 미루어 볼 때 중학생의 내부통제성 수준이 낮다는 것은 학업장

면에서 원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

련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내부통제성 수준이 낮은 중학생은 학업

장면에서 겪는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내부통제성은 불

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Choi & 

Lim, 2018; Kim & Park, 2012; Kwon, 2002; Lee, 2007). 불

안을 느끼게 되면, 학생은 해당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를 취하지 못하

고(Han & Lee, 2007), 일시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

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이 반복되어 학업지연행동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통제성 수준이 낮더라도 만일 과제 자체에 흥미가 

있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끼

는 경우 학업지연행동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학업상황에

서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공부해야 

하는 자신만의 이유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학업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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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과제 자체에 대해 흥미를 가짐으로써, 또

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부하도록 이끄는 마음, 의욕과 같은 

내적인 원동력을 자율적 동기라 한다(Choi & Kim, 2019; Deci 

& Ryan, 1985; Deci et al., 1991). 자율적 동기는 내면의 흥미

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내적 조절 동기와 욕구를 충

족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확

인된 조절 동기가 함께 작용하는 상태이다(Deci & Ryan, 1985). 

Steel과 König (2006)에 의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낮아도 자율적 동기가 높으면 인간은 목표 달성의 가치가 

자신에게 어느 정도일지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자체에서 내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하게 된다. 그러

한 내적 보상을 즉각적으로 얻게 될 것이라 예상하여 과제 수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자율적 동기 수준에 따라 내부

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에 따라 내부통제성 수준이 낮아도 자율적 동기 수준이 높으면 내

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특성상 의미 있는 타인의 기준을 내면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Kim & Kim, 2009). 해당 기준이 높을 경우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여 학업지연행동을 완화시키는 내부통제성의 효과는 감소

할 수 있다. 민감한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중학생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에

게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Lee, 2010). 특히 청소년기 자

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중요한 과업

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존중해줄 수 있어야 한다(Barber, 

1996).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수준의 학업목표를 요구하

며 학업과 관련된 행동을 통제하는, 일종의 통제적이고 권위주의

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자녀의 자율적인 태도와 내적 

동기를 저해하게 됨으로써, 자녀는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학업 태

도를 가지게 될 수 있다(Barber, 1996; Bong et al., 2014; Deci 

& Ryan, 2002; Joo & Park, 2021).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성취

와 이를 위한 활동을 기대하며, 자녀의 능력을 평가하거나 행동

을 제한하는 것 혹은 성취에 따라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수준

을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라 한다(Hong, 2001; Park, 1996). 만

일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이 반복

된다면, 자녀는 부모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내면화하게 될 수 있다

(Bandura, 1999; Soenens et al., 2008). 이때 내부통제성 수준

이 낮은 자녀는 해당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부모의 기준을 실현하지 못했을 때 부

모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하게 될 말이나 행동을 예상하

게 되어 더욱 높은 불안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학

업지연행동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 내부통제성 수준이 높은 경

우에도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으면 자신의 역량으로 부모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점차 자신과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Choi & Lim, 2018) 학업

지연행동 수준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부모의 학

업성취압력 수준이 낮을수록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을 감소

시키는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여 볼 수 있다.

자율적 동기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내부통제성이 학업지

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뿐 아니라 학업지연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eci와 Ryan (1985, 2000)에 따르면, 

개인은 자율성·유능성·관계성 욕구의 충족을 통해 자기결정성

이 증진될 수 있다. 자기결정성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

하며 필요에 따라서 목표나 계획을 수정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자율적 동기를 가진 중학생은 이러한 자기결정성의 수

준이 높아 과제 수행 과정으로부터 내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학업지연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Lee & Noh, 

2015). 즉 자율적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욕구와 필요성으

로 인해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학습 행동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Deci et al., 1994). 그 과정에서 학생은 만족감을 느끼면서 점차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학업지연행동이 나타

날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이다. 자율적 동기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자율적 동기가 학업지연행동에 부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rownlow 

& Reasinger, 2000; Kim et al, 2009; Lee, 2005; Lee & Noh, 

2015; Lee & Oh, 2009).

반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으면 부모의 관여 여부를 기

준으로 학업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Deci & Ryan, 2002). 

부모가 어떤 학업활동을 요구하면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

게 표현하지 못하고 부모의 요구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

는 자율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점차 수동공

격적으로 미루기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자율성을 존중받고자 하는 존재인데(Deci & Ryan, 200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으면 자녀의 자율성은 감소하고, 자녀는 부모

의 요구에 저항하는 지연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이 낮

으면 부모의 관여 여부가 아닌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학업활동을 

하게 되어 학업지연행동과 반대되는 행동 양상인 자기주도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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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행동을 보이게 된다(Deci et al., 1994; Vansteenkiste et al., 

2006; Won & Yu, 2018). 선행연구들(An & Han, 2019; Ferrari 

& Olivette, 1994; Joo & Park, 2021)에서도 부모의 학업성취압

력은 학업지연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자신의 내적 상태와 행동을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

하고 자신이 바라는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중학

생은 학업장면에서 불확실한 결과를 예상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

움이 높아지고, 이를 감소시키는 학업지연행동이 부적 강화되어 

미루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내부통

제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의 자율적 동기에 의

해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의해서도 달라

질 수 있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학생 시기가 여전히 부모

의 높은 영향력 아래 있다는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내부통

제성의 직접효과와 내부통제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

율적 동기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학업지연행동 수준은 학년이 높아질

수록 증가하고(Choi & Kim, 2008; Rosario et al., 2009), 이

전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며(Steel, 2007), 과제 마감기

한과 가까워질수록 감소한다고(Schouwenburg & Groenewoud, 

2001; Steel & König, 2006)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년, 이전 학업성취도와 재학 중인 학기의 지필평가 

시행여부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중학생의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중학생의 학업행동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문제 1. 중학생의 내부통제성, 자율적 동기, 부모의 학업성

취압력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자율적 동기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중학생의 내

부통제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세종, 부산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

학 중인 1∼3학년 학생 371명으로, 남학생 154명과 여학생 217

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 대상의 성과 학년에 따른 비율은 여자 중학생이 58.5%

로 남자 중학생보다 다소 많았고, 학년은 1학년이 18.1%, 2학년이 

39.1%를 차지하였으며 3학년이 42.9%로 3학년 학생이 가장 많았

다. 다음으로 학업성취의 경우 본인이 중위권이라고 응답한 비율

이 37.5%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재학 중인 학기의 지필평가 시

Figure 1. Research model.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 = 371)

사례 수(명) 비율(%)

성별
남학생 154 41.5

여학생 217 58.5

학년 중학교

1학년 67 18.1

2학년 145 39.1

3학년 159 42.9

학업성취도

하 11 3.0

중하 48 12.9

중 139 37.5

중상 129 34.8

상 44 11.9

재학 중인 학기 지필평가 

시행여부 

시행한다 324 87.3

시행하지 않는다 47 12.7

전체 3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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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부는 시행한다고 보고한 비율이 87.3%로 우세하였다.

2. 연구 도구

1) 학업지연행동 척도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Jeon과 Park (2014)

이 청소년에 맞게 수정한 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 Aitken, 1982)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Aitken 

(198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성적인 지연행동자와 비지연행동

자를 구분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Jeon과 Park (2014)이 청소년

용으로 재구성하였다. 전체 1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개별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

도를 활용하여 평정하게 된다. 7개 문항(3, 5, 9, 10, 12, 13, 14

번)은 역채점 하도록 되어 있고 문항의 예로는 ‘나는 종종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나는 해야 할 숙제나 시험공부

를 즉시 시작한다’ 등이 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5점에서 7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장면에서 과제를 시작하거나 완성하는 

것을 미루는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15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88이다.

2) 내부통제성 척도

중학생의 내부통제성 측정을 위해 Ko (2018)의 청소년용 내-

외부통제성 척도에서 내부통제성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황이나 보상에 대하여 자신이 통제권

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내부

통제성이란 어떤 상황이 자신의 행동이나 내적 특성에 의해 발생

하고 자기 자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며, 외부통제성은 개인이 얻는 강화물이 우연, 운명 또는 타인 등

과 같이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것에 의해 발생하고 타인을 변

화시키려는 신념을 의미한다(Ko, 2018; Park & Kim, 2004). 내

부통제성 질문지는 총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

트 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하게 된다. 문항의 예로 ‘현재 나의 노력

의 정도가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내 능력에 대해 알고 있으며 끊

임없이 노력하는 편이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나의 선택이다’ 등이 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상태와 행동을 결정하고 원하는 성

과를 이루어내는 역량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10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다.

3) 자율적 동기 척도

중학생의 자율적 동기 측정을 위해 Kim (2002)이 한국판으

로 수정하고 번안한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Academic Self-

Regulation Questionnaire; Ryan & Connell, 1989)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학업상황에서 각각 다른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

여 개발되었다. 동기의 유형은 외적 조절 동기, 부과된 조절 동

기, 확인된 조절 동기, 내적 조절 동기가 있으며, Deci와 Ryan 

(1985), Deci 등(1991)이 자율적 동기에 내적 조절 동기와 확인된 

조절 동기를 포함시킨 것에 따라 자율적 동기 점수로 이러한 2개

의 동기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동기별로 6개의 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개별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한다. 확

인된 조절 동기 문항의 예시로는 ‘공부를 하면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공부한다’,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등이 있고, 내적 조절 동기 문항의 예시로는 ‘어

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얻기 때문에 공부한다’, ‘지식을 키우

는 것이 재미있어서 공부한다’ 등이 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2

점에서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부하는 이유가 학업활동이 

흥미롭고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12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90이다.

4)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척도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측정을 위해 Kang 

(2003)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

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알아보기 위해 고안되었

다. 전체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하게 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꾸중을 하신다’,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가 많으신 편이다’ 등이 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

업성취압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

체 15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5로 나

타났다.

5) 통제변인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통제변인으로 학년, 이전 학업성취도와 

재학 중인 학기의 지필평가 시행여부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각 변

인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먼저, 학년은 불연속변수, 학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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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도는 연속변수로 추가하였다.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

생 스스로 생각하는 성취 수준을 하(1점)-중하-중-중상-상(5

점)으로 구분한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

하는 이전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재학 

중인 학기의 지필평가 시행여부는 ‘시행하지 않는다’를 0, ‘시행한

다’를 1로 입력하여 명목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3. 연구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2023년 3월 중 5일간 중학생을 모집하였으

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회수된 온라인 

설문지는 총 400부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또는 아웃라이어

(outlier)에 해당할 경우 제외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의 경우 응답 

소요시간과 응답 내용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였다. 먼저 응답 소

요시간은 평균 17분, 표준편차 7분20초이었는데 –2표준편차인 

3분 미만이 전체 문항을 모두 읽고 응답하기에 어려운 시간이라

고 보았다. 다음으로 응답 내용의 경우 연속적인 2척도 이상의 한 

줄 응답을 불성실하다고 보았다. 이에 해당하는 23부를 제외하였

고, 아웃라이어로 설정한 ±3표준편차에 해당하는 6부를 제외하

여 총 29부가 제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71부가 분석에 사용되

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SPSS 26.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

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확

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둘째, 내부통제성이 학

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내부통제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다중가산조절

효과(multiple additive moderation effect)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프로그램(Model 2)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Hayes, 2013). 다중가산조절모형은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이 각각 하나, 조절변인은 두 개인 모형이다.

연구 결과

1. 연구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를 통해 측정한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 내부통제성, 

자율적 동기와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가능한 

점수 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연구 대상의 학업지연행동 총점 평균은 40.53점으로, 이

를 5점 척도의 문항 평균값으로 환산한 값은 2.70점이었다. 이는 

척도의 중간값인 ‘보통이다(3점)’보다 다소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값이다. 다음으로 내부통제성의 총점 평균은 38.39점이었다. 이

를 5점 척도의 문항 평균값으로 환산한 값은 3.84점으로, ‘그렇

다(4점)’에 가까운 점수이다. 이어서 자율적 동기의 총점 평균은 

41.47점이었으며 이를 5점 척도의 문항 평균값으로 환산한 점수

는 3.46점이었다. 이는 중간값보다 다소 높은 점수이다. 마지막

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총점 평균은 45.82점이고 이를 5점 

척도의 문항 평균값으로 환산한 점수는 3.05점으로 척도의 중간

값과 비슷한 수준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측정 변인들이 정상분

포의 가정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Kline (2010)이 제시한 정규성 가정의 기준인 왜도와 첨도

의 절대값이 각각 3.0과 10.0보다 작게 나타나 정규분포성 가정

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중학생의 내부통제성, 자율적 동기와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율적 동

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조절효과

연구 모형의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

으며, 아래의 Table 3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은 내부통제성과 자율적 동기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유의하게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내부통제성, 자율적 동기,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371)

연구 변인
가능한 총점 

범위

총점평균 및 표준편차 

M (SD)
척도

문항평균 및 표준편차 

M (SD)
왜도 첨도

학업지연행동 15∼75 40.53 (10.24) 5점 척도 2.70 (.68) -.16 -.37

내부통제성 10∼50 38.39 (4.74) 5점 척도 3.84 (.47) -.24 -.28

자율적 동기 12∼60 41.47 (8.40) 5점 척도 3.46 (.70) -.49 .04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15∼75 45.82 (14.00) 5점 척도 3.05 (.93) -.18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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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업성취압력, 그리고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제

변인인 학년, 학업성취도, 재학 중인 학기의 지필평가 시행여부, 

독립변인인 내부통제성, 조절변인인 자율적 동기와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을 투입하였다. 통제변인인 학업성취도(coeff. = -2.45, 

p＜.001)는 학업지연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학년과 재학 중인 학기의 지필평가 시행여부는 학업지연행동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은 더욱 빈번히 나타날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독립변인인 내부통제성(coeff. 

= -.47, p＜.001)과 조절변인인 자율적 동기(coeff. = -.41,  

p＜.001)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coeff. = .16, p＜.001)이 학업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였다. 즉 중학생의 내부통

제성과 자율적 동기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 수준이 높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coeff. = 

.02, p＜.05)은 중학생의 내부통제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

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율적 동기의 조절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생의 내부통제성 수준이 높

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의 수준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관계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R2값

은 .40으로서 모형의 총 설명력은 40%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내부통제성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 부모의 학업성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N=371)

변인 1 2 3 4 5 6 7

1. 학업지연행동 -

2. 내부통제성 -.45** -

3. 자율적 동기 -.44** .47**  -

4.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18** -.01 .24** -

통제변인 -

5. 학년a -.02 .11* -.06 -.14**  

6. 학업성취도b -.41** .27** .30** -.04 .01 -

7. 재학 중인 학기 지필평가 시행여부c .06 .10 .09 .16** .23** -.04 -

a더미변수: 1학년 = 1, 2학년 = 2, 3학년 =3 b하 = 1, 중하 = 2, 중 = 3, 중상 = 4, 상 = 5 c더미변수: 시행하지 않는다 = 0, 시행한다 = 1 

*p＜.05, **p＜.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Verification of the Influ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ternal Control on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the Moderating 
Roles of Autonomous Motivation and Perceived Parental Pressure on Academic Performance (N=371)

변인 B SE t

학년 -.13 .60 -.21

학업성취도 -2.45 .47 -5.26***

재학 중인 학기 지필평가 시행여부 2.04 1.32 1.54

내부통제성(A) -.47 .10 -4.54***

자율적 동기(B) -.41 .06 -6.76***

부모의 학업성취압력(C) .16 .03 5.08***

A × B  .00 .01 .48

A × C .02 .01 2.55*

종속변인: 학업지연행동

R .63

R2 .40

F 30.56***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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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압력의 어느 영역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하기 위해 J-N기법에 의한 신뢰밴드를 통하여 조건부효과의 유

의한 영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균중심화한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의 점수가 –7.78(상위 65.23%, 하위 34.77%) 이하인 지점

부터 내부통제성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수준이 높은 영역보다 낮

은 영역에서 중학생의 내부통제성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이 나

타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2에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Figure 2에서 종축은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

에 미치는 영향력을 뜻하며, 횡축의 경우에는 조절변인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평균중심화 된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의 점

선들은 95% 구간 내에서 유의한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영역 내에 위치한 직선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의 변화에 따

라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나타내는 회귀선이다. 그래프의 회색영역의 경우에는 부모

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에 의해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

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유의한 영역이다. 즉 상단부의 점선과 종축

이 0일 때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종축의 값이 0

이라는 것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에 따라서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점선의 종축이 0일 때 부모의 학업성취압력(x = -7.78)이하부터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이 낮을수

록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부적 영향은 부모가 학업성취압력을 

많이 가할수록 유의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 수준이 높을수록 내부통제성 수준이 높은 것과 상관없이 학

업지연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내부통제성, 자율적 동기와 중학생이 지각

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 내부통제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

Notes.  y축은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x축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평균중심화 된 값을 나타낸다. 점선은 95% 유의성 영역을 나타내며,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영역을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Figure 2.  Confidence band of J-N technique of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al pressure on academic performance between internal control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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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주요 결과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생의 내부통제성, 자율적 동기와 부모의 학업성취압

력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부통제성, 자

율적 동기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학업지연행동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성과 자율적 동

기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지연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먼저 내부통제성이 학업

지연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스

스로 내적 상태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

는 역량이 자신에게 있다고 지각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의도한 학

업활동을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변인

의 관계는 Milgram과 Tenne (2000)의 평가-불안-회피 이론에 

기초하여 설명해 볼 수 있었다. 주로 학업장면에서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학생들은 내부통제성 수준이 낮으면 자신의 역량으로 

원하는 학업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과제 수행을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토

대에 근거해 추측한 바와 같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통제하기 어렵

다고 믿는 중학생이라면 학업상황에서 불확실한 결과를 예상함으

로써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과제 수행을 회피하는 행

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회피 행동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는 경험을 한다면 회피 행동은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 결과는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

해서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고 자신

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도움으로써 

내부통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내부

통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은 무엇이

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작성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역량에 대해 

왜곡된 사고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설

정한 목표를 이루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해당 경험에서 어떻게 계

획을 세우고 행동하였는지 분석하여 이미 자신에게 있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성공 경험이 없고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루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목표를 설

정하고 달성하는 경험을 의도적으로 쌓으며 성공의 원인이 자신

의 능력과 노력에 있다는 것을 지각해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어떠한 성과를 얻고 싶은지 파악하고 목표를 달성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 수준

이 높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자신이 현재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탐색

하고, 현재 상황에서의 행동과 목표가 어떤 관계인지 스스로 평가

해 보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

을 수립하는 것이다(Wubbolding, 2013). 이때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계획은 단순해야 하며 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그리고 그것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즉각적으로 실

행 가능해야 하며 스스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Wubbolding, 

2013).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 변화로 원하는 결과를 이루

어낼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개인이 느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감소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율적 동기 또한 학업지연행동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욕구, 필요성에 

의해 공부하는 것이라고 학업활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수록 학

업지연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

율적 동기가 학업지연행동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선행연구(Lee & Noh, 201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자기결정성 수준이 높은 자율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중학생의 

경우 과제 수행 과정에서 내적 보상을 얻게 되어 학업활동이 반

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Deci & Ryan, 1985; 

2000). 그러므로 중학생이 부모와 교사의 처벌이나 보상과 같은 

외적 요인이 아닌, 흥미, 개인적인 필요성 등의 내적 요인으로 인

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생각과 감정을 존

중하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러한 교사의 자율적 동기유발은 높은 수준의 학습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Ha & Lee, 2019). 또한 과목 내 주제

별 도입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적절

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상담 장면에서는 진로 프로그

램을 실시하여 자신의 진로 분야를 탐색하고 해당 분야에 적합한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 공부하는 것인지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Kang & Lee, 2009).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지연행동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신의 학업성

취에 과도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성취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제

한한다고 지각하지 않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지연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An & Han, 2019; Joo & 

Park, 2021)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 수준이 낮으면 부모의 관여 여부가 아닌 스스로의 기준에 따

라 학업활동을 하게 되어 학업지연행동과 반대되는 행동 양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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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학습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설명과 일치한다. 반대로 

부모의 기대나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집단주의 문화

에서 부모의 지나친 성취 요구는 학생의 자기결정성을 감소시키

고 학업지연행동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Bong 

et al., 2014).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과도하게 자녀의 학업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이 학업지연행동을 

예방하고 그 수준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Lee & Shin, 

2021). 자율성 지지란 자녀의 관점에 공감하고 가능하면 자녀에

게 선택지와 대안을 제공하며 자녀의 가치나 흥미를 탐색하고 실

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특성을 의미한다(Ryan et al., 

1995).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 지지란 규칙 없이 자녀를 방치한다

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Kim, 2019). 부

모가 선택과 대안을 제시하며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면 자녀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Vansteenkiste et al., 2012). 따라서 부

모는 먼저 학업성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제 수행 

과정에서는 자녀가 자율성을 확립하도록 자녀의 기준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고민하는 것

이 있다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자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계획과 

목표를 지지하며 스스로 수립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살피

고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

가 점차 자율성을 정립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자녀의 학업지연행

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것이라 사료된다.

더불어 부모는 자녀의 강점에 초점을 두어 자녀와 상호작용해

야 한다. 자녀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으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모 스스

로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자

녀가 자율성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며, 자신의 능력을 탐색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는 부모

의 통제적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는 학업성취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에서 개발된 효과적

인 양육을 위한 체계적 훈련(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프로그램은 권위적인 양육방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

녀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술 훈련이 주요 개입 내용이다. 이

를 통해 부모는 자녀 행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적 듣기, 격려, 자

녀의 책임감 향상을 위한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부모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성취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

율적 동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부

모의 학업성취압력의 조절효과는 유의했던 반면 자율적 동기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의 학업성

취압력이 내부통제성과 학업지연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한 결과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내부

통제성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 부모가 자신에게 학업성취와 이를 위한 활동에 대해 

기대하고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며 행동의 제한을 가한다고 지각

하지 않는 경우 학업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반대

로 부모가 학업성취압력을 많이 가한다고 지각할수록 내부통제성 

수준에 관계없이 학업지연행동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

로부터 심리적인 압박감을 경험한 자녀들이 부모의 규율을 자신

의 것으로 내재화시키게 되었을 때 부모가 정한 기준들을 완벽하

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수 있고(Soenens et 

al., 2008)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

해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한 예측

이 어려워 무기력해지면서 막연한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부통제성 수준이 높은 경우라도 빈번한 학업지연행동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자율성을 존중해준

다고 지각하는 동시에 내부통제성 수준이 높으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자신

이 학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내부통제

성을 발달시키게 되어(Choi & Lim, 2018) 학업지연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낮을수록 중학생의 학업

지연행동을 감소시키는 내부통제성의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던 

반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내부통제성의 수준과 관계

없이 학업지연행동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자신이 스스로

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고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수준이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과

도한 교육적 관심과 성취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성취를 위해 행

동을 제한한다면 학업지연행동은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면 내부통제성이 변화하기 어려운 개인의 신념체계, 특질이

므로 내부통제성 수준이 낮더라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부

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을 감소시킨다면 학업지연행동을 완화시

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통제성 수준이 높

은 동시에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이 낮으면 학업지연행동은 

더욱 완화될 것이므로 중학생의 내부통제성 수준을 높이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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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며 학업성취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표현하지 않고 성취를 위해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

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율적 동기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자율적 동

기에 따라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달

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 또는 과제 자체에 흥미

를 느껴 공부하는 중학생은 학업활동을 함으로써 즉각적으로 내

적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자발적으로 과제를 선택

하여 수행하게 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다른 연구 결

과는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키기 어렵고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불안이 자율적 동기로 인해 완화되

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욕구가 좌절되면 긴장감이나 불안감

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이러한 불안을 감소시키

는 방향으로 진행된다(Hull, 1951). 이에 내부통제성 수준이 낮은 

경우 내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불안

에 대응하기 위해 직면한 상황을 회피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상담 현장에서 인지행동과 해결중

심적 접근을 활용한다면 학업장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

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인지행

동적 접근(cognitive-behaviorism; Alford & Beck, 1997)을 통

해 자신의 노력에 의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형성하도

록 도와 내부통제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내부통제성 수준이 낮은 경우 학업지연행동을 완화하

기 위해 해결중심적 관점(solution focused model; De Shazer et 

al., 1986)으로 학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찾아내

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중재를 

실시하여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모에게 자녀의 강점을 떠올려볼 수 있는 질문을 제시

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

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함

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과에 지나치게 집중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자녀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학업지연행동

을 측정하였는데,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학업지연행동이 측정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일상에서 자

기관찰을 행하거나 독립적 관찰자에 의한 평정, 혹은 연구자가 과

제를 제시하고 과제 수행의 시작과 완수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자기관찰과 독립적 관찰자에 의한 평정의 경우 한 

명당 측정 소요시간이 길다. 특히 자기관찰의 방식은 대상자가 기

록을 놓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제 수행의 시작과 완수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은 어떤 과제를 통하여 평균적인 학업지연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추후 

학업지연행동의 연구에서는 관찰과 실제 과제 수행 시간을 기록

하는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활용한다면 측정의 정확성을 제

고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과제 종류와 시점별로 학업지연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 학업지연행

동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재학 중

인 학기가 얼마나 경과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Moon & 

Illingworth, 2005).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시간과 비용을 고려

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평균적인 학업지연행동을 회고하여 응답

하게 하였으며, 여러 시점과 과제에 따른 학업지연행동은 측정하

지 않았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학기 시점과 과제에 따라 학

업지연행동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밝힌다면, 학업지연행동에 

개입하는 경우에 변화하는 상황적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

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통제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지금

까지는 평가-불안-회피 이론(Milgram & Tenne, 2000)을 통해 

내부통제성과 학업지연행동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유추해볼 뿐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초

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전환되면서 지필평가가 시행되고 

학업난이도가 상승하는데, 이런 상황에 놓인 중학생은 시험에 대

한 부담감을 느낌과 동시에 학업에 대한 흥미는 느끼기 어려워 학

업지연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업지연행동 연구는 드물고 그 중 내부통제성과 학업지

연행동 간의 관계를 증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

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능

력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

록 도와 내부통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을 낮추는 것은 중학생의 학업

지연행동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동시에 내부통제성이 학업지

연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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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중학생의 내부통제성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보

일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부모의 학

업성취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업지연행

동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부통제성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예방하고 감

소시키기 위해서는 중학생이 자신의 내적 상태와 행동을 변화시

키고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각하도록 돕고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직접적으로 학업지연행

동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내부통제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

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주요한 개입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중학생의 내부통제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구체적인 인과 구

조를 밝히고, 중학생이 지각하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신념과 학업

상황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개입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하

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의 감소와 예

방을 위한 개입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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