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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김은혜1․조한익2†

1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2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41명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척도(FMPS), 한국판 자기자

비 척도, 성인용 실패내성 척도, 상태-불안 척도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불안에 정적 상관을, 자기자비와 실패내성

에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자비는 불안과 부적 상관을, 실패내성은 불안과 부적 상관을 나타

냈다. 이와 함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자

기자비와 실패내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불안을 낮추며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도움

이 되는 강력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역기능  완벽주의, 자기자비, 실패내성, 불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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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불안을 느끼

게 된다. 불안은 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불쾌

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태세를 

취하게 하는 적응적인 반응이다. 따라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

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불안이라는 경계 

알람 장치가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잘못되어 수시

로 경계음을 낸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경계태세를 

취하게 되고, 과도한 긴장과 더불어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경쟁사회로, 생존을 위해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개인이 감당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미래 전망이 불

확실할 경우, 걱정, 염려, 두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권석만, 2012), 그중에서도 다양한 경쟁 상황과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난 ‘대2

병’, ‘사망년’(이재아, 2016) 등의 신조어는 대학생

들이 겪고 있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스펙에 대한 압박과 심리적인 고통을 잘 나타내 

주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수많은 대

학생들이 취업절벽에 내몰린 상황(김태민, 2021)임

을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들

의 불안을 다루는 상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Freud(1957)는 불안을 자아기능의 하나로서 위

험에 대하여 개인을 각성시키며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고, Adler(1964) 등의 

신 Freud 학파는 불안을 오해, 갈등 등으로 잘못 

형성된 대인관계와 파괴된 관계로부터 초래된 고

립감, 적대심 등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고, 그중에

서도 특히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생물

학적 입장에서는 불안을 부교감 신경계가 잘 제

어하지 못하여 계속되는 상태라 정의하였고, 인지

적 입장에서 Beck(1967)은 불안의 원인을 불안을 

느끼게 하는 개인의 사건이나 처한 상황에 대하

여 왜곡된 지각을 하고 있으며 주관적 해석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불안을 Cattell, 

Sheier(1961)은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구별하였

고, 이후 Spielberger(1972)는 이 개념을 조직화하여 

상태-특성 불안 이론을 이야기하였다. 상태불안은 

특정 상황에서 위협이 지각될 때 경험하게 되는 

긴장감과 걱정이 수반되는 일시적 정서 상태이며, 

특성불안은 불안을 일으키는 경향에 대해 한 개

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을 말한다. 이러

한 불안은 인간에게 흔한 심리적 상태이나, 적절

한 대처가 미비한 경우 과도한 불안이나 통제할 

수 없는 병리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신체적, 직업적,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

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Kariuki-Nyuthe & Strein, 

2015),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안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남지수 외, 

2017).

이러한 불안과 관련하여 국내외로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된 요인으로는 완벽주의가 있다. 완벽주

의란 완벽함을 극도로 추구하거나 또는 조금이라

도 완벽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

는 것으로 간주하는 성향으로, 상황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높은 기준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요구

하는 성격적 특성을 말한다(Hamachek, 1978). 적절

한 수준의 완벽주의는 긍정적 정서, 높은 자존감, 

사회적응, 학업 성취 등에 있어서 유용한 측면이 

있지만(Stoeber & Otto, 2007), 지나칠 경우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원인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다차원적 개념

으로 연구되었고(Frost et al., 1990; Hewitt & Flett, 

1991), 이를 통해 완벽주의가 수행에 도움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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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지만,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

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Mor et al., 1995). 이에 

따라서 완벽주의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분하고자 하였고, 여러 연구자들에 의

해 개인적 기준과 평가염려 완벽주의(Dunkley & 

Blanksein, 2000),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

벽주의(Rice & Slaney, 2002),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

기능적 완벽주의(Rhéaume, Freeston, & Ladouceur, 

1995) 등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완벽주

의를 기능적 측면은 격려하고 권장할 특징이지만, 

역기능적 측면은 다양한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이수민, 양난미, 2018). 특히, Frost 

등(1990)이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통해 완벽주

의를 개인적 기준 차원을 기능적 완벽주의, 실수

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 차원을 역기능

적 완벽주의라고 구분하였다. 이러한 역기능적 완

벽주의는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과 같다.’, 

‘뭐든지 완벽해야 한다.’와 같은 비합리적 인지패

턴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 상황들을 계속 만들

어 내며, 우울, 불안,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어려

움을 발생시킨다(Hewitt & Flett, 2002). 또한 완벽

주의자들의 호소문제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불안 등(Slaney & Ashby, 1996)이라는 것을 볼 때, 

불안과 완벽주의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과도한 

자기비판적 성향이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 

불안, 우울 등의 부적응적 정서와 낮은 자존감 등

을 발생하는 점(Dunkley & Blankstein, 2000)을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좌절된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

고 긍정적 자기감을 유지하게 해주는 자기자비와 

실패 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실패내성을 매개변

인으로 함께 고려하였다.

그동안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존감

(Self-esteem)을 이야기했다. 자존감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하며(Rosenberg, 1965) 낮

은 자존감은 기분 및 불안장애, 정서문제 등 여러 

심리적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박세

란, 이훈진, 2013). 그러나 몇몇 심리학자들은 자

존감 높은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 즉 비난에 대한 

강한 정서적 반응, 위협에 대한 과민성(Baumeister 

et al., 1996), 실패를 외재화 하는 방어적 귀인을 

사용하여 자기지식을 왜곡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Sedikides & Gregg, 2008). 자존감의 개념적 한계도 

지적이 되었는데, 타인의 평가 기준에 영향을 받

아 평균보다 나아야 한다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

어 진정한 자기가치감을 반영하지 못하며(Hayes, 

Strosahl, & Wilson, 1999), 성취에 따른 실패/성공에 

의해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기에 Kernis(2005)는 

자존감 수준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존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대두된 것

이 자기자비다(박세란, 이훈진, 2013). Neff(2003a)

는 자기자비란 스스로를 따듯하게 돌보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기자비와 자존감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보호 

및 회복을 한다는 점, 긍정적 자기평가와 강한 자

기수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자존감은 

수행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자기

자비는 부정적 결과도 허용한다. 이외에도 자기자

비와 자존감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

째, 자기자비는 스트레스 사건에서 자신을 보호하

려는 것이고, 자존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는 믿음과 연관이 있다. 둘째, 자기자

비는 정서지능의 중요한 측면인 정서조절전략이

라는 특징이 있어 부정적 결과도 긍정적인 자기

존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높은 수준의 

자기자비에는 높은 자기 존중감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인 자만, 자기애 자기 고양의 착각이 제외된

다. 넷째, 자기자비는 자기와 타인의 수행평가나 

이상적 기준의 일치에 따르지 않으며 자기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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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또는 강화하지 않고서도 자신에 대한 긍정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김경의 외, 2008). 다섯째, 

자존감은 성공경험이 중요한 반면, 자기자비는 삶

이 자신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결과물이 

없더라도 긍정적인 자기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다(이성준 외, 2013).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사회 

비교에 의해 경쟁과 고립을 촉발하는 반면, 자기

자비는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 인간경험으로 받

아들이고 타인과의 연결감이 생겨나도록 돕는다

(Neff & Vonk, 2009). 종합적으로 자기자비는 자신

의 부절적함을 인식했을 때에도 자신을 비판하기

보다 한계를 수용하고 자신을 돌보는 온화한 태

도를 보이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다(이수민, 양난

미, 2018). 이러한 자기자비는 긍정적인 심리적 기

능과 개인적 자원을 증가시키는 변인이자(Neff, 

2007)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부정적인 생활사건 경험 시 적응적으

로 반응하게 한다(Neff & Dehm, 2015). 또한 우울

(조현주, 현명호, 2011), 불안(손재환, 2017) 등의 

부정정서를 낮추며, 행복감(유애영, 2017)을 높인

다고 하였다. 손재환(2017)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

에 있어서는 자존감과 자기자비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불안에 있어서는 자기자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박세란(2015)의 연구에서도 자기자비

가 자존감과는 독립적으로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개념으로써, 특히 우울, 경계선 성향, 

삶의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자비가 적응적 자기조절과정과 연관이 있음

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자

기자비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기자비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상관이 있다. 

완벽주의와 심리적 불편감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인지과정으로서 자기비난이 주목을 받았다(Baltt, 

1995).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핵심 특성인 ‘수행에 

근거한 자기평가’와 ‘실수를 실패로 과지각하는 

것’으로 인해 부정적 자기 경험 시 자기가치까지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완벽주의와 우울, 불

안이 자기비난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된다는 결

과가 이를 나타내고 있다(Dunkley et al., 2006). 이

러한 자기비난과 대척되는 특성이 자기자비다. 윤

수안(2017)은 자기자비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지나치게 높은 기준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과 

‘부정적인 자기비판’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는 특

징이 있다고 하였다.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이 실

패 경험 시 발생하는 인지적 특성이 자기비난임

을 고려했을 때(James, Verplanken, & Rimes, 2015) 

자기자비가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받으면

서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할 가

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자비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변인이 

실패내성으로, 실패에 대해서 개인이 대처하는 경

향성이자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비교적 안

정적인 동기적 성향이다. Clifford(1984)의 건설적 

실패이론에서 나온 것으로, 실패 후 무기력해지는

지 아니면 건설적으로 대처하는지 예측할 수 있

는 변인이자 실패에 대해 비교적 건설적인 태도

로 반응하는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Kim

과 Clifford(1988)는 실패 경험에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개인차가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실패내성은 실

패 경험 이후의 감정적 반응, 실패 만회를 위한 

계획 수립과 방안을 강구하는 경향성 및 실패 극

복을 위해 취하는 행동적 측면,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여부 등의 3가

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실패내성은 내적

통제감, 자기효능감과 상관이 있고, 학업성취를 

잘 예언한다고(김아영, 주지온, 1999) 보고되었다. 

Kim과 Clifford(1988)는 실패내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실패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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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적인 태도로 임한다고 하면서, 실패내성은 실

질적으로 실패 경험에 포함된 변인들과 관계가 

있고, 이런 변인들을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며,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수행함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고, 이분법적인 사고

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실패 아니면 성공(All or 

Nothing)과 같은 인식으로 인해 사소한 결함도 완

전한 실패로 느끼며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Burns, 1980). 이러한 완벽주의자들이 지닌 과

도한 자기기준은 실패 경험의 강도와 빈도를 증

가시키고 이 실패경험이 자기 비난이나 고통과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Kanfer & Hagerman, 1981). 

특히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은 성취에 근거하여 

자기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실패에 더 민감

하게 반응하고 그 결과 여러 인지적 특성이 나

타나게 된다.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

들은 자신의 수행에 대해 성공과 실패에 대해

서 이분법적 측면으로 접근하고(Hewitt et al., 

1991), 실패 사건들에 대해서 안정적 전반적 귀인

하여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정명인 외, 2005). 

이러한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여러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수행에 대한 높

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로 인해 실패 공포 경험을 

하면서 심리적 고통의 발생과 유지에 기여하는 

스트레스 취약성 성격특성임을 나타냈다. 극단

적 완벽주의자들은 실제 수행 능력보다 훨씬 높

은 수준의 목표를 세우거나(Phillips, Hollenbsck, & 

Ilgen, 1996), 어려운 과제를 완수했음에도 만족하

지 못하는 모습 등(Flynn et al., 2001)으로 인해 개

인의 심리 내적 과정에서 고통을 발생시키는 경

향이 있고(Flett, Parnes, & Hewitt, 2001) 실패에 대

한 두려움과 만성적 걱정, 불안 등의 스트레스 요

인과도 관련성이 있다(Frost & Henderson, 1991). 또

한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은 실수도 실패로 과지

각하며 전반적 자기 가치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

여 스스로를 실패자나 패배자로 느끼는 경항이 

있다(김윤희 서수균, 2008). Ellis는 당위적 요구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좌절을 초래

하여 부정적 감정과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삶을 

부적응적인 것으로 몰아가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

으로 몰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절대적 신념이야말

로 인간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았

다(권석만, 2012). 따라서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사고를 사도록 돕는 실패 내성이 역기능적 완벽

주의자들이 지니는 실패에 대한 과지각,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 실패 사건들에 대한 

일반화 경향성 등의 경직된 사고의 영향을 받으

면서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토대로 역기능적 완벽주의

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와 실패내성

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

해 보고자 한다. 자기자비가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역기능적 완벽

주의 성향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초등학생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

이나 예체능과 관련된 실패내성 연구는 이루어졌

으나(김아영, 주지온, 1999; 이동숙, 2019) 정서적

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부족하며, 대학생은 

다양한 유형의 실패경험을 할 수 있는 발달시기

로, 일반적인 실패내성을 고려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의 두 매개 변

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상

담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여러 변인들의 매개

효과를 동시에 추정하는 병렬다중매개모형을 적

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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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대학생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불안

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나타

나는가? 둘째, 대학생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불

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패내성의 매개효과가 나

타나는가? 셋째, 대학생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의 

병렬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방  법

자료수집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31

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을 시작하기 전에 설문 목적에 대해 간단히 안내

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설문지만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설문 응답은 약 5~10분 정도 소요되었

으며,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2,000원 상당의 모바

일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총 380명의 응답자가 설

문을 완료하였고,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한 39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341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Frost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Frost등이 완벽주의 다차원적 측면을 반영하여 

개발한 척도로(1990), 본 연구에서는 정승진(1999)

이 번안 및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총 35문항으로 실수에 대한 염려(9문항), 수행

에 대한 의심(4문항), 개인적 기준(7문항), 조직화

(6문항), 부모의 기대(5문항), 부모의 비판(4문항) 

총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된다. 본 척도는 완

벽주의 관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측정도구지

만 임상 장면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을 선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Rice & Ashby, 2007). 

이에 김현희와 김창대(2011)가 군집분석과 판별 

분석을 통하여 ‘실수에 대한 염려’ 하위요인과 

‘수행에 대한 의심’ 총합이 42점인 경우 심리적 

부적응 지표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본 연

구에서도 이를 토대로 두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

다. 이수민, 양난미(2018)의 연구에서도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 두 하위요인을 

사용하여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특성을 측정하였

으며 Cronbach’s α는 .90으로, 하위요인 별로는 실

수에 대한 염려 .88, 수행에 대한 의심은 .7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Cronbach’s α는 .81였으며, 하위요인인 실수에 

대한 염려..53, 수행에 대한 의심은 .82로 나타

났다.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

이 척도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수용적 자세, 자

기에 대한 온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총 26

문항으로(Neff, 2003b), 자기친절, 자기판단, 보편적 

인간성, 고립, 마음챙김, 과잉동일시의 6개 하위요

인을 포함하며 Likert 5점 방식으로 평정되어 있

다.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 문항을 역채점하

여 총점을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원척도에서 Cronbach’s 

α는 .92였고, 하위척도 모두 .75 또는 그 이상이

었다(Neff, 2003a). 본 연구에서 자기자비의 

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하위요인인 자기친절 

.69, 보편적 인간성 .60, 마음챙김 .66, 자기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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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고립 .72, 과잉동일시는 .70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실패내성 척도

김아영(2018)이 개발한 ‘성인용 실패내성 척도’

로, 실패경험 후 감정 반응, 행동 반응, 과제난이

도 선호 수준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 별로 4문항, 총 12개의 문항

들로 구성되어 있는 Likert 6점 척도로 평정되어 

있다. 최서경, 양수진(2020)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는 .70였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감정 .75, 행동 .73, 과제난이도 선호는 .87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실패내성의 Cronbach’s α는 .63

였으며, 하위요인인 감정 .75, 행동 .65, 과제난이

도 선호는 .80으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

Spielberger(1970)가 개발하고 김정택(1978)이 번

안 및 타탕화를 한 상태-특성 불안척도로, STAI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작된 

척도다. 특정한 상황에서 긴장 및 불안에 대해 주

관적으로 지각된 현재의 기분 상태를 측정하는 

상태불안(State anxiety)과, 개인의 성향으로 비교적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기분을 측정하는 특성불안

(Trait anxiety)을 볼 수 있는데, 상태불안(20문항)과 

특성불안(20문항)을 합쳐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되어 있다. 김정택

(1978)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는 .87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태-특성 불안의 Cronbach’s 

α는 .94였으며, 하위요인인 상태불안은 .91, 특성

불안은 .9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SPSS 

PROCESS macro 3.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

된 도구들의 신뢰도 값을 산출하였고, 각 설문 문

항의 하위구인들의 자료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

균,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 상관계수를 확인한 

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서로 간의 관련성을 확

인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의 병렬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다수의 국

내 논문에서는 매개효과를 측정하는데 Baron and 

Kenny(1986)와 Sobel(1982)이 제안한 방법을 대중적

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다중매개와 이

중매개와 같이 복잡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한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reacher 

and Hayes, 2004; 2008; Hayes et al., 2010). 따라서 

복수의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모형에서 각각의 매

개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PROCESS macro(Preacher, 

Hayes, 2008)를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회

귀분석을 활용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추가적

인 과정 없이 한 번에 효과크기를 검증할 수 있

는 분석방법으로, 표본크기에 비해 모형이 복잡한 

경우 측정변수만으로 이를 분석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모형 분석 시에도 용이하

며, 매개효과 간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Hayes, 

2017).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

증을 위해 Hayes(2012)가 개발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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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Dysfunctional Perfectionism 1

2. Self-compassion -.609** 1

3. Failure-tolerance -.331** .474** 1

4. Anxiety .545** -.675** -.412** 1

M 3.08 3.09 3.55 2.28

SD 0.62 0.52 0.58 0.48

Skewness -0.04 -0.22 -0.19 -0.14

Kurtosis 0.06 0.68 0.95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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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34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상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들의 주요 특성과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기

술통계 분석과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Kline(2015)에 따르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기 위

해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 10보다 작

아야 한다고 했는데, 본 연구의 변인들은 모두 정

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불안의 관계에

서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의 병렬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역기능적 완벽

주의는 자기자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

며(β=-0.504, p<.001), 자기자비도 불안에 유의미

한 부적 영향을 주었다(β=-0.469, p<.001). 또한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실패내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었으며(β=-0.309, p<.001), 실패내성도 

불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었다(β=-0.089, 

p<.05). 한편, 역기능적 완벽주의에서 불안 간 경

로의 총 효과는 β=.422(p<.001)이었다가 매개변수

인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이 투입되면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에서 불안 간 경로의 총효과는 직접효과 

β=.159(p<.001)로 감소하였다. 역기능적 완벽주의

가 자기자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자비

는 다시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 역기

능적 완벽주의가 실패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실패내성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점, 그리

고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불안 간 경로의 총 효과

가 직접효과보다 큰 점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

미한다. 그 결과는 Figure 1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는 매개효과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즉 경로 분

석에서 얻어진 경로 계수 값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함

을 의미한다(Preacher & Hayes, 2004).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의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모두 부트스트래핑의 상한값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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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and Failure-toler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anxiety

Mediating Variable Model

Variable β se t p LLCI ULCI

Dysfunctional Perfectionism→Self-compassion -0.504 0.036 -14.131 *** 0.000 -0.574 -0.434 

Dysfunctional Perfectionism→Failure-tolerance -0.309 0.048 -6.466 *** 0.000 -0.403 -0.215 

Dependent Variable Model

Variable β se t p LLCI ULCI

Dysfunctional Perfectionism→Anxiety 0.159 0.038 4.184 *** 0.000 0.084 0.234 

Self-compassion→Anxiety -0.469 0.049 -9.524 *** 0.000 -0.565 -0.372 

Failure-tolerance→Anxiety -0.089 0.037 -2.419 * 0.016 -0.16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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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and Failure-toler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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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βootSE βootLLCI βootULCI

Total 0.264 0.031 0.205 0.327 

Self-compassion 0.236 0.030 0.177 0.298 

Failure-tolerance 0.027 0.015 0.001 0.059 

*LLCI=Lower bound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boot indirect effect

**ULCI=Upper bound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boot indirect effect

Table 3

Analysis of Indirect Effects

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

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역기능적 완벽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입 변인을 살

펴보기 위해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불안의 관계에

서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의 병렬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주요 결과 및 세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자기자비, 실패내성, 불안 

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먼저, 대학생의 역

기능적 완벽주의는 불안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

며, 이는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불안도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Flatt & 

Hewitt, 2002). 또한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자기자

비, 실패내성과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역기

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낮아지며

(Dunkley et al., 2006), 실패내성 또한 낮아진다는 

선행연구(Kanfer & Hagerman, 1981)를 지지한다. 

이와 함께 자기자비는 불안과 부적 상관을 나타

냈는데,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불안아 낮아진다(손

재환, 2017)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실패내성도 불안과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실

패내성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Eills는 절대적인 당위적인 사고들이 부정정

서를 유발한다고 했는데(권석만, 2012),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이분법적 사고들이(Hewitt et al., 1991) 

실패내성을 통해 완화되어 불안이 낮아지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둘째,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

향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이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대

학생들에게 자기자비를 향상시킴으로써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기자비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특징인 지나치게 높은 기준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부정적인 자기비판에 압도당하는 것을 완화 

시켜주는 특징이 있다는 연구(윤수안, 2017)를 지

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기자비가 타

인의 평가에 집중하지 않고, 이상적인 기준에 맞

추려고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해 긍정

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내담자들이 호소

하는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에(김경의 외, 2008) 유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

향에서 실패내성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이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대

학생들로 하여금 실패내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불

안을 완화할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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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내성이 실패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게 한다는 연구(김종운, 김

유진, 2009)를 지지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

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이 지닌 경직된 사고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 있더라도 실패 경험에 건

절적인 태도로 반응하도록 하여(Clifford, 1988) 좌

절, 우울, 불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돕는 변인으로 

상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접근법을 나타낸다. 

대학생은 기존의 중․고등학교에서와는 다른 새

로운 사회적 상황과 발달 과업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

되어있다. 그에 따라 예기치 못하거나 처음 겪어

보는 실패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로 인한 다양

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야기될 수 있기에, 상담 장

면에서 대학생들의 실패내성을 다루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성인 초기로의 적응과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실패내성이 요구

되는데(최서경, 양수진, 2020), 이를 상담을 통해 

높임으로써 적응적인 대학생활과 사회진출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불안에 미치

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의 병렬 매개효

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역기능적 완벽주의

적인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에게 자기자비와 실패

내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불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자비(손재환, 2017; 조현주, 현명호, 

2011)의 특성으로 인해 완벽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Slaney & Ashby, 1996)을 완화 시켜주는 것으

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이 

성취에 근거한 자기 가치 평가로 인해 실패에 더 

민감하고, 실패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Hewitt et 

al., 1991)를 가지고 있으며, 실패 사건들에 대해서 

안정적․전반적 귀인하여 일반화하는 경향(정명인 

외, 2005)들이 실패에 대해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실패내성의 특성으로 인해(Kim & Clifford, 1988) 

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역기능

적 완벽주의로 인해 당위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 

경향성을 지나고 있는 대학생 내담자들에게 원하

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더라고, 회피하기보다 그 

상황을 수용하고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게 해주며

(이성준 외, 2013), 자신에 대해 따듯하게 바라보

고 부정적인 결과에서도 자기존중감을 할 수 있

도록 하며(이수민, 2016), 다양한 실패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몰입되기보다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긍정적 개입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실패내성을 살펴본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실패내성 연구들은 대부분 초등학생,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들로(이동숙, 2019; 성창훈, 박상혁, 

2012),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패내성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실패는 인생의 초반기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에 지속적으로 나타

난다. 따라서 전반적인 실패내성을 살펴볼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기

보다 다양한 종류의 실패경험에 적용할 수 있는 

성인으로써 대학생의 실패내성을 살펴본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특정 발달시기에 국한한 

것이 아닌 대학생 및 성인 상담에서도 실패내성

을 다룸으로써 상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

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패내성을 상담장면에서 다룰 수 있는 

요인으로 살펴본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의 실패내성 연구들은 대부분 학업적 성취나 효

과에 대한 연구(박상희, 2009)와 예체능 계열에서 

살펴본 연구(이동숙, 2019; 성창훈, 박상혁, 2012)

로, 그동안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요인으로서 실

패내성을 다룬 연구들이 미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실패내성이 수업 장면에서의 학습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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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뿐만 아니라 상담 장면에서 불안을 호소하

는 내담자에게 상담 효과성을 높이는 요인으로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셋째,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을 함께 살펴본 것

에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완벽주의, 불안 등과 

관련된 연구는 자존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최근 들어 자존감의 자기애적 성향, 자기중심성, 

타인 평가절하 경향성, 방어적 행동 등의 문제점

이 나타났다(Gilovich, Keltner, & Nisbett, 2006; 

Kernis, 2003; Tesser,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으로서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을 함께 살펴보

았다.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서 두 변인을 영향을 함께 탐색한 기존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해당 변인들을 살펴

봄으로써 추후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

해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불안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온

유하고 친절하며, 고통과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

임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우며(Neff, 2003a),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이를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함으

로써 불안에 함몰되지 않고, 실패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는 대신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성장을 위한 활동(Kim 

& Clifford, 1988)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

은 대학생을 다루는 상담 장면에서 부정적인 자

기 이해를 긍정적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자기자비

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실패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취하도록 돕는 실패내성을 함께 

다루는 상담의 통합적 개입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대학생 발달시기의 특성

상, 긍정적인 자기존중을 하도록 돕는 자기자비

와 실패내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은 자기

보고식 설문지에 의한 것으로 연구대상자들의 반

응태도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

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문평가와 함께 면접, 자기

자비와 실패내성 프로그램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험연구 등을 통해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

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모든 성인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

구에서는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원생, 직장인, 노

인집단 등 다양한 성인집단을 포함한 대상을 표

집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

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셋째,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을 높일 수 있는 상

담 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불

안이 높은 내담자에게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을 높

이는 상담의 필요성을 밝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상담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과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프로그

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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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 Effect of Self-compassion and Failure-toler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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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ediation effect of self-compassion and Failure-toler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anxiety in college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41 

undergraduate students, using various measurement including Fir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MPS), 

Korean version Self-compassion scale(K-SCS), Failure-tolerance scale and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cale(STAI).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SPSS PROCESS macro program was used to confirm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and the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dysfunctional perfectionism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nxiety whereas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compassion and failure-tolerance. 

Self-compassion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nxiety. Also failure-toleranc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nxiety. Second, Self-compassion and Failure-tolerance were significant as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anxiety. Therefore, this study found that improving self-compassion and 

failure-tolerance of college students with dysfunctional perfectionism tendencies could be a effective variable that 

helps to reduce anxiety and relieve psychological pai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discussed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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