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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tart-up 
Education and Gender on Enterpreneurial Intentions

Choong-Man Kim
Advisor : Prof. Kyung-Hee Joo, Ph.D.

Department of Convergence Technology start-up major,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Convergence,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and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n the will of start-up according to 

experience and gender of start-up education on young people in local 

metropolises and middle and small cities, and to verify the research as 

follows.

First,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Second, positive psychology capita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Third, through experien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social capital affects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more. Fourth, men are 

more affected by social capital than women. Fifth, positive psychology 

capita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through 

experience in start-up education. Sixth, men are more affected by 

positive psychology capital than women.

Keywords: Experien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gender,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social capital,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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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배경

김태성(2017) 4차 산업시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 가상현실, 메카트로
닉스등 융·복합을 통해 사회·경제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단계이며, 김철영(2013) 이
를 활용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과 정책에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윤정중(2007)은 중·소도시는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중심거점지역으로서 국
토의 선순환체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중·소도시의 인구감소로 이어지면서 도시 발전이 지연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
생하고 있다. 이찬영, 이홍우(2016), 특별히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촌의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을 이유로 대도시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은데, 최석현, 이병호, 박정훈
(2016) 임금이 높고 직업 및 지위가 안정된 정규직의 청년들의 대도시의 정착이 
높아지고 있으며, 김용현(2012)은 청년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는 이유는 복리후생제
도의 만족도와 일의 자율성과 권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오호영(2012)은 4차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 중 52%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4차 산업 관련 분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일수록 청년 인구가 
빠르게 유출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대도시는 청년들의 인구 집중이 일어나며, 중·
소도시는 인구 유출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발생 할 것이다.

금재호(2007)은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다른 연령층 보다 높으며 고등 교육을 수료
한 청년들이 노동시장과 고용지원서비스, 기업의 부족 등의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서울과 인접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
로 인해 지역 중·소도시의 청년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차 산업의 제한적
인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는 지역의 중·소도시의 청년들에게 자기개발과 개인특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창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창용(2020)은 정부는 청년들의 창직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고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
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창업의 활성
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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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게 되었다. 기존에 수도권과 일부 지방 대도시 중심에서 이루어지던 창업교
육은 중·소도시와 그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미미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청년 창업과 정책적인 접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도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교육과 성별에 따른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
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B. 연구목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지원을 투입하면
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나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
물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사례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ㄴ
다. 성공적인 청년 창업을 위한 정보와 교육이 제대로 제공이 되어야 하며, 4차 산
업 트랜드에 맞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도시의 청년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을 연구하기 위해 창업과 관련된 교육 경험변수. 남녀 성별 변수를 설문으로 조사
하여 독립변수인 창업 교육 경험 변수와 남녀 성별 변수가 종속변수인 청년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학적, 심리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자본
의 중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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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창업의지

1. 창업의지의 개념

  Bird(1988), 박지선(2015), 최창용(2020)은 개인이 목표에 따라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창업의지라고 하며, 사업에 대한 관심과 행
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창업의지라고 하였다. 박병진(2014)은 창업의지에 대
해 창업분야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수십년 동안 연구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
였으며, Shapero & Sokol(1982)은 미래에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의 창업에 
대한 욕구, 이를 위한 개인의 인지된 적성과 의사결정 행동이 창업의지의 특징이라 
했다. Qian, Miao, Fiet(2014)은 창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
우는 활동도 창업의지의 일부라고 정의하였으며 Katz & Gartner(1988)는 계획적
인 창업을 예측하기 위해서 창업의지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Wilson(2007)은 창업의지가 미래에 창업가가 되는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제시하
고 있으며, 이지우(2000)는 개인의 창업 기회에 따라 창업의지가 나타나서 자발적
으로 지역, 그룹, 단체 등에서 활발한 창업 활동을 하게 된다. Katz & 
Gatner(1988)는 창업의지가 창업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필수적 요
소이며 Bird(1988)는 창업한 벤처기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목표가 창업의지라고 정의한다.
  최창용(2020)은 선행 연구와 학자들의 연구를 정리하면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음과 설명하였다. 정연우, 반성식(2008)은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기통제, 네트워크, 성취욕구,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나타난다. 유연호, 양동우(2008)는 자율, 관리, 사업 지향성, 경력지향성, 기술, 문
화적, 사회적 요인들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박재환, 안승권, 윤인철
(2011)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은 준 경력지향성은 가족환경이나 창업교육만족도
의 긍정적인 영향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정원(2013)은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성, 위
험감수성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장수덕,이재훈(2013)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하여 위험감수성향이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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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진(2013)은 창업을 여러 직업 중 한 분야로 인식하고 
학생들이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는 동기와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창업관련 교육을 
통해 창업의지 지수를 높이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자아실현과 혁신적인 롤 모
델이 창업의 자기효능감에 좋은 영향을 주어서 창업의지 지수를 높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이신남(2014)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에 따라 창업의지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2. 창업의지의 요인

a. 개인적 특성
  신금순, 양동우(2007), 박지유, 양해술(2014), 최창용(2020)은 창업가는 다양한 
외부 환경변화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기업을 설
립하여 성공에 이르기까지 헌신하는 사람이다. 강병오, 김진수, 안성식(2010)은 기
업가 마인드는 기업가 정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박지선(2015)은 예비창업자의 기업가 마인드 확립은 창업의지를 높이
는 수단이 되며, 조영조(2016)는 개인 창업은 다양한 결정과 책임을 혼자서 선택하
기 때문에 잠재적인 창업가의 창업의도에는 개인적 특성 요인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Morins & Lewis(1995)는 “창업가 없이는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창업가의 특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였다.
Bird(1988), Crant(1996), Krueger, Reilly, Carsrud(2000), Bae, Qian(2014), 
Miao & Fiet(2014), 최창용(2020)은 창업의지의 심리적 특성에서 성취지향성, 위
험수용성, 혁신지향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성취지향성. McClelland(1962)는 성취행동의 특징은 개인행동 뿐 아니라 
경영자나 리더의 역할에도 적합하다고 보았다. 김대업, 오재신(2012)은 목표달성을 
위한 진취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도전의 심리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성취지향성을 
정의했다. 고수일(2002)은 성취지향성은 직무몰입과 관련이 깊고 자율성과 성과 연
계성의 효과에 조절한다고 하였다. McClelland(1962), 최창용(2020)은 성취지향성
은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
지고, 위험성을 감안하면서도 목적에 도달하려는 경향이 높다. 또한 창업자의 성취
지향성은 창업의지와 정비례하며, 기업가적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정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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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식(2008)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도전을 계획하며, 일반적으로 도달
하기 어려운 높은 목표지수를 통해 경쟁적 성장을 유도한다.
 둘째, 위험수용성. 최진식(2008)은 위험수용성은 위험성 보다 이익에 더 비중을 
주는 것이며, Kuratko & Hodgetts(2000)는 창업가는 주어진 위험을 수용하여 적
극적 행동으로 위험수용성 지수를 높여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이
라고 정의한다. 오상훈, 하규수(2013)는 창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위험수용성
은 낮은 지수가 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높은 지수이다. 지수에 따른 창
업가의 특징에 맞춰서 창업의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해야 한다. 최창
용(2020)은 예비창업가들이 취업보다 창업을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위험수용성이 
낮은 지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셋째, 혁신지향성. 문창호, 김시연(2016) 혁신지향성은 기업의 경쟁우위를 위한 중
요한 의미로 기업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Schumpeter (1942)는 혁신지향
성이 새로운 융합이 급변하는 시장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근거라고 주장하였
고, 박지선(2015)은 새로운 도전하는 정신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는 혁신지향성 지수에 따라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결과를 내었
다. 따라서 혁신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b. 사회적 특성
최창용(2020)은 창업가에게 사회 환경적으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창업의지

를 가질 수도 없을 것이며, 창업 시작점에서 사회 환경적 상황은 창업가의 혁신지
향성과 성취지향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은 다양한 연구조사
를 통해 사회 환경적 요인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첫째, 사회적 인식.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구성원들과 의견을 교류하며 목표
한 활동을 실행하는데, 이는 일상 생활 뿐 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Swanson & Webster(1992), Gnyawali & 
Fogel(1994), 성창수, 김진수(2011)은 사회적 인식의 긍정과 부정에 따라 창업의지
는 정비례로 영향을 받는다. 즉 사회적인 인식이 창업에 대해 부정적일 때 창업자
의 창업의지와는 별개로 창업시작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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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은 창업의지와 관계가 깊으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Adler, 
Kwon(2002), Tehseen, Ramayah(2015)는 창업자의 성과 개선의 발달에 개인 심
리적 특성이 영향을 주어서 창업의지와 깊은 관계를 가질 것이며, 사회 환경적 요
인이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창업성공모델. 정연수, 조성의(2013)는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창업성공모델을 통해서 창업자의 동기가 유발이 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창업
성공모델 자체가 창업가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Hisrich(1990)는 좋은 창업성공모델은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창업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성공한 창업가는 가족 
및 지인들에게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도 한다. 특히 Crant(1996), Hmieleski & 
Corbett(2006)는 부모가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 예비 창업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족의 창업성공사례에 따른  예비창업가의 창업지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창업지원정책.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책과 
방법을 통하여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정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 창업지원정책은 예비창업자부터 창업3년 이내, 7년 이내로 세분화하여 맞
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기본교육, 실무교육, 초기사업 자금 지원
과 같은 전반적인 교육 통합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투자활성화로 인한 
IR교육도 제공한다. 창업자가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초기자금지원으로 이 또한 세
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김영선(2015)은 전문적이며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
으며,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통하여 창업 의지를 높이며, 실질적으로 
창업성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가진다.

넷째, 사회적 네트워크. 백수민(2014)은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네
트워크가 창업의지를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된다고 입증하였으며, Putnam(1993), 
최창용(2020)은 사회적 네트워크는 마케팅, 초기지원, 판로개척, 기술지원, 투자 등 
창업가들이 성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중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질에 따라 예비창업가의 창업의 성공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써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윤방섭(200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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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창업자로 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심리적인 자문 같은 사회적인 지원정책
의 제공을 받으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B.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의 정의

 최창용(2020)은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확장이 일어나고, 
이는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필요의 만족과 생존 조건을 개선시키는 잠재
적인 실체라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연구 주장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김승현(2008)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 및 네트워크, 규범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하
였고, Bourdieu(1986), Coleman(1988)는 사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으로 정의
하였고, 사회적 경쟁에 사용하는 에너지이며 인적자원, 물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3대 생산요소로 보았다. Coleman(1989)은 사회적 자본은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
계, 즉 조직이나 집단의 인간관계 내에서 존재한다. 기존의 인적, 물적 자본 등 과 
같은 전통적 자본과는 구분되는 무형의 자원으로 기업은 이를 통해 자본의 효율성
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 내 개인이나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
계로부터 창출되는 자원의 총합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Fukuyama(1995), 
Inkpen and Tsang(2005)는 사회적 그룹은 신뢰는 통하여 같은 목적을 협력하고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협력 제안하며, 각 개인과 조직을 연결하는 네트
워크를 속에서 동료 관계를 통해 형성된 모든 자원을 사회적 자본이라 하였다.

우대일(2015), 최창용(2020)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자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
는 이유에 대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원간의 연대를 높이
고 상호간의 존중 속에서 만들어진 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
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a. 사회규범
정갑영, 김동훈(2019) 규범은 사회구성원의 책임감으로 바탕으로 상호간에 협력

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의 구성원은 신뢰 있는 행동에 댓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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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래의 타인의 신뢰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Coleman(1988)은 규범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호혜성과 이탈 행동에 대한 방지하는 규범
을 통하여 제약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공동체의 사회적 자원과 지위, 명예 등의 
보상을 강화해 준다. 또한, 규범을 통해서 공동체의 이탈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정
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홍현미라(2005), 최창용(2020)은 규범을 상호 호혜성
으로 볼 때 개인을 포함한 국가나 사회 등을 위한 선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 나
눔, 돌봄, 헌신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b. 신뢰
정갑영, 김동훈(2019) 신뢰는 조직 협력의 근간이 되며, 사회 결속의 필수적인요

소라고 보았다. 또한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Coleman(1988), 최
창용(2020)은 신뢰는 의무적 행동과 신뢰성의 정도로 나누어지며 사회적인 욕구의 
존재와 그에 따른 자원의 양, 네트워크의 활성화의 차이, 도움 및 협력에 대한 인
식차이, 사회적 규범과 계약 등의 요인 등이 영향을 준다. 박병진(2008)은 공정성
의 제고에 따라 사회적인 신뢰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신뢰 관계는 친숙한 사
람, 모르는 사람, 정책적인 관계 이렇게 3가지로 구별하였다. Jackman & 
Miller(1998)와 Foley & Edwards (1999), 허춘옥(2013)은 친숙한 사람과는 가족 
및 지인 관계와 같은 구조적인 형태로 가지고 있으며, 잘 모르는 사람의 정보는 신
뢰하지 않고 기본에 가지고 있던 가치나 행동을 기초로 한다. 또한 구성원간의 협
력적인 관계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관심을 토대로 형
성된다고 하였다.

c. 네트워크
안성호 & 곽현근(2004)은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의 필수적이며, 

이는 신뢰와 규범에 따른 네트워크의 구조의 변화가 사회적 자본의 성격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송경재(2004)은 수평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
이 형성 될 조건을 주고 단체의 민주적인 운영과 상호 신뢰를 증진 시킬 수 있다
고 하였다. 최창용(2020)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네트워크에 대해 자연스럽
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규범화를 통한 최초 도입을 통하여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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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정의하고, Gittell & Vidal(1998)와 Stone & Hughes(2002)은 네트워크
는 신뢰와 규범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또한 신뢰와 규
범이 작동되는 것이 네트워크라고 정의하며 신뢰와 규범에 필수적으로 고려가 되
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뢰, 규범,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요소이기에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 속에서도 3대 중요 구성요소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Leana & Pil(2006), Acquaach(2007), 장금성, 오숙희, 김은
아(2011)은 현재까지도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기준이 분명하게 합의되어 정의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마다 서로 다른 기존과 정의를 가지고 신뢰, 규범, 네트
워크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한다.  

C. 긍정심리자본

1. 긍정심리자본의 정의

 이순늠, 김정아(2017) 긍정심리자본을 “사람과 사물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마음
속의 기본이 되는 돈 이나 수단”으로 사전적 정의내릴 수 있다. 김혜영(2013)은 긍
정심리학의 연구와 활동이 공동체의 조직관리, 리더십과 같은 분야에서도 광범위하
게 접목되며, 조직행동 분야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의 구성원의 행동
과 태도를 이해하고자하는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면서 조직의 이해 문화가 넓어지
고 있다.  정대영, 박권홍, 서장덕(2011)은 긍정심리자본과 리더십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변혁적 리더십을 통한 긍정심리자본은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혁신성향,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uthans(2002)는 긍정적 조직행동의 핵심적인 중요 요소를 4가지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자기 효능감, 낙관주의, 복원력, 희망이다. Youssef & 
Luthans(2007), Luthans(2008)는 긍정적 심리 자본에서의 자기 효능감, 낙관주의, 
복원력, 희망은 각각의 독립적인 개념들이며, 실증연구를 통해 각 측정항목에 대한 
판별타당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 및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통하여 긍
정심리자본이 성장∙발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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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hans, Youssef(2004), Avolio, Luthans(2006), 최창용(2020)은 ‘당신은 어
떻게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긍정심리자본이라고 했는데, ‘스스
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 개념처럼 개인적 긍정적 심리가 미치는 영향
을 강조하였다. 김혜영(2013), 최창용(2020)은 심리적 수용력과 자발적으로 잠재력
을 개발 발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긍정심리자본이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과 
차이가 있으며, 특히 기업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에서 경쟁우위를 지키며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은 이루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깨닫
고, 진입한 시장에서 경쟁 상위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적 자본 즉, 사회적 자본 
개념을 받아들였다. 또한 최용득, 이동섭(2011)은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의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직장의 행복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2. 긍정심리자본의 요소

a. 낙관주의(Optimism)
  Scheier & Carver(1985)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신념이 낙관주의라고 정의하였고, Carver & Scheier(2003)은 긍정조직행동 관점
에서 보면  낙관주의는 개인의 행동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학습을 통해 개
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uthans(2008), Lu, xie & Guo(2018)은 낙관주의는 인지 및 정서적 요소를 가
지고 있으며 인지적 요소의 특징은 현재와 미래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목표지향적
인 신념이고, 정서적 요소의 특징은 개인이 사물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
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또한 낙관주의자는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동기부여로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장애물로 인해 쉽게 포기
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 믿음을 가진다고 정의 하였다. 
  Seligman(2011)은 귀인이론의 관점에서 낙관주의를 가지면 현재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며, 안정적 귀인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Kluemper(2009), Xanthopoulou, 
Bakker & Ilies(2012)는 개인에게 상태적 접근방식을 도입된 낙관주의는 쉽게 변
하고,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김혜정(2003)은 낙관주
의는 실패 했을 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변경하여 스스로에게 파괴적인 생각과 
말을 할 수 있게 바꾸어 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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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희망
  희망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인지를 의미하며, 
Snyder(1994;2002)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과 위
험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해결 어려울 것 같은 문제에 대하여 쉽게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대안을 모색한다.
  Rego, Souto & Cunha(2009)는 높은 희망지수의 사람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
적 사고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또한 최창용(2020)은 높은 희망지수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은 목표에 도달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면으로부터 도출하는 것
을 즐기는 경향을 가지며, 하동현(2018)은 희망지수가 높은 사람은 지수가 낮은 사
람에 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
력이 높다. Zhou & Ren(2012), 최창용(2020)은 긍정심리자본에서 희망은 창업자
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희망지수를 가지는 경우 스스로 동기를 유
발하면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 한다.

c. 자기 효능감
최창용(2020)은 긍정심리자본의 중요 요소 중 자기 효능감이 가장 적합한 개념이

라고 하였으며, Luthans, Avolio & Youssef(2007)은 다섯 가지 자기 효능감의 
특징을 정의하였다. 첫째, 익숙한 영역에서 높고 처음 맡은 영역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 둘째, 반복적인 연습에 의하여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셋째, 개선 사
항이 반드시 존재한다, 넷째, 타인의 조언이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업무수행을 위
한 지식, 습득 능력, 기술 등과 같은 요인은 통제가 가능하다. 

Stajkovic & Luthans(1998)은 자기 효능감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고, Bandura(1986)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동 과정, 동기부여, 인지적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정의한다. Bandura(1977)은 어려운 상황 속에
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 부족에서 문제를 찾고 반대로 자기효능
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 부족에서 원인을 찾는다. 따라서 높은 자기효능감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동기를 주게 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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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기 만들지만, 낮은 자기효능감은 쉬운 문제도 회피하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되
면서 기회를 놓치는 악순환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d. 복원력
  Masten(2001)은 복원력은 심리적 측면에서 역경에서 다시 회복하는 역량이라고 
하였고, Luthans(2002)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정상
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복원력이라 하였다. Sinclari & Wallston(2004), 최창용
(2020)은 복원력의 특성은 개인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려고 하는 과정 속
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인지와 빠르고 적절한 상황 행동이고, Singh, Corner, 
Pavlovich(2017)는 인지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복원력을 정의한다. 
  최용득(2009)은 복원력은 불확실성과 다양한 변화 속에서 더욱 필요하며 빠른 
대응력, 적응력, 유연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Block(1982)은 복원력이 
강한 사람은 불안감에 민감하지 않고 환경의 요구에 의해 스스로 통제하는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 Luthans(2002)는 높은 복원력을 가진 사람은 역경을 이겨내
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가치를 찾고 삶을 성장한다. Karatepe & Karadas(2014), 
Hyo & Hye(2015), 최창용(2020)은 복원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업무를 비
교하여 높은 복원력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며 
동료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고, 내적인 안정적을 가
지며 업무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만족감이 나타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
하였다.

D. 창업교육

1. 창업 교육과 창업자

박춘엽(1993)은 창업자가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자본을 확보하여 특정
한 재화나 서비스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시스템을 창업으로 정의하였다. 안태욱, 
한동희, 강태원(2019)은 창업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취업이 아닌 창업으로 진
로를 결정하는 창업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초기에 높은 실패율과 낮은 성과가 나
타난다. 정대용(1997), 김종재(1998)은 창업은 새로운 분야에서 기술과 능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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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활동이며, 제조와 생산, 판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였다. 전영갑(2005)은 창업자가 자금과 인력을 조달하여 아이디어로 새로운 업종
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을 창업이라 하였으며, 백행기(2000)는 기
본적인 사업 구성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목표로 삼아 제조하는데 필요
한 자원을 융복합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창업이라고 하였다. Schumpeter(1984)
는 확보된 자원을 새로운 형태로 융합하여 재화나 서비스로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
는 과정을 창업으로 보며, 이러한 도전을 가리켜 ‘창의적 활동’이라 하였다. 
McMullan & Long(1983)은 창업에 대해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미래지향적인 창조
적 기업을 만드는 것, Druckerz(1985)는 기존의 자원 발굴 수단이 아닌 새로운 이
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통해 자원을 투자하는 혁신적인 활동이라 하였다. 

최창용(2020)은 창업가은 팀원 및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
어야하며,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계산하여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서성열(2018)은 창업교육에 대해서 창업을 위한 이론을 
정립해가고 실습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주도하에 활발하게 시행되
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소상공인사관학교, 협
동조합활성화 사업,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예비창업자발굴사업, 도시재생마을기업, 1
인미디어양성사업 등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
업사업과 같은 사업에서 창업교육이 연계되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창
업교육을 통하여 창업기업의 성공률이 높아지고 현대의 트랜드를 민감하게 연
구하여 글로벌로 진출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2. 기업가정신 교육

  김영환, 양태영(2013) 기업가정신은 기업관련 연구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이며 기업가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Gartner 
& Baker(2010), 최창용(2020)은 개인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을 기업가 정신이라 하였다. 윤백중(2011)
은 기업이 지나친 안정성 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고 가치
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도전이 기업가 정신이며, 이러한 정신을 가진 창업가는 기업의 
성공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 이인수, 유연우(2012)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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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업이 사업적 성공을 위해 위험성을 감안하고 창의적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려는 정신이나 행동이라 하였다. Schumpeter (1942), 이지훈, 서환주(2015), 정기
성(2015)은 슘페터는 기업가의 혁신활동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기술혁신을 통
해 창조적 파괴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노력을 기업가 정신이라 하였다. 방진
숙(2017)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기업가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창의
적 도전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개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Miller(1983), Howard H. & Carlos J. Jarillo(1990), Morris(1994)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적, 긍정적 마인드로 대응하고 혁신적인 시장성을 추구하는 성향
을 가진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인 요소로는 창의성, 혁신성, 도전의식, 통제능력, 위
험감수성 등이 있다. Covin & Slevin(1991), Stevenson(1999), 박상용, 김연정
(2004), 이정호(2004), Gartner(2010), 조준희, 김진수(2014), 최창용(2020)은 자원
의 재분배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활동, 위험감수성, 모호함의 수용성, 
진취성, 도전정신성, 내적통제, 성취성 등으로 분류 정의 한다.

E. 성별

최창용(2020)은 성별에 따른 창업의지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의 창업의도가 여성보다 높다고 하였지만, 교육을 통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공혜원(2018)은 성별조절
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가 교육과 활동의도와의 관계가 깊은데, 여성의 경우 남성보
다 기업가 정신 교육이 창업자의 활동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정의하였다. 특히 창업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사회안전망을 중요시 
여기는데 사회안전망이 높은 곳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기업가 활동의도가 더 많
이 나타났다. 공혜원, 김효선(2018)은 기업가 정신과 성별의 조절효과는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확인하며,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따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창업의도
가 낮지만 교육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실무적으로 교육
을 확산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 창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추승엽, 공혜원(2019)은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나이와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보면 
남성은 역 U자형인 반면 여성에게는 부(-)관계가 나타났고, 개인의 얻는 이익에 대
비하여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도는 남성에게서 부(-)의 영향인 반면 여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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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유의하지 않았다.

F. 창업자의 심리

1. 호기심

Voss, Keller(1983), Reio, Wiswell, Thongsukmag(2006)는 새로운 지식이나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호기심으로 정의했다. 금용필, 김판수, 장영혜(2020)은 호
기심은 창업을 계획하거나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다
고 확인하였다. Litman, Spielberger(2003)는 호기심은 심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으며, 만족도가 낮은 경우 개인은 욕구 불만족, 불편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Litman(2005), 최창용(2020)은 사람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자극에 노출되면 
그에 대한 학습의지로 인해 호기심이 생기는데, 이는 자극을 준 대상에 대한 지식 
습득의 욕구 때문이다. 성영신, 김학진, 이현진, 김희진, 김보경(2008)은 호기심의 
충족은 자존감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
아서 호기심을 충족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자
발적으로 호기심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Loewenstein(1994)은 
호기심의 특성은 지식적 탐구를 통하여 다른 대상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Berlyne(1971)은 호기심은 인간의 탐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주장했으며, 다양한 환경과 자극이 관련
되어 있는 복합적인 요소이다. 

2. 도전

Musson, Gibbons(1988)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도전의식으로 정의하며 상호간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도
전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개개인의 원하는 목
표의 기준을 정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하여 열정과 노력으로 목표를 성취하려는 
기술이다. 또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구하면서, 진취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 즉 자신이 정한 목표를 추구하며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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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창용(2020)은 창업은 사업 운영상 다양한 위험성
이 존재하는데, 재무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예비 창업
자는 위험을 즐기는 유형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효율적인 방안
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다. 도전의식은 이러한 준비에 도움을 준다. 이주훈(2011)은 
도전의식은 개인의 목표 성취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져야하며, 성취를 위해 용기를 
배양하며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어려움과 난관도 도전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
지 않으며, 어떤 문제도 도전을 계속하며 이겨 낼 수 있다. Kuratko & 
Hodgetts(1998)는 무조건적인 도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가 허용 가능
한 범위의 위험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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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문제

A.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B. 긍정심리자본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C. 창업교육경험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이 달라질 것인가?

D. 성별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질 것인가?

E. 창업교육경험에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이 달라질 것인가?

F. 성별에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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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A. 표본설계 & 자료수집

 문헌고찰을 통하여 제안한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70부를 배포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자 5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6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
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이 49.1%, 여성이 50.9%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표본의 
연령대 구성을 보면, 20-25세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56.6%를 차지하고, 26-30
세가 다음으로 18.9%를 차지한다. 이어서 31-35세가 11.3%를 차지하고, 36-40세
가 11.3%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 혹은 초기창업자의 창업의
지에 관한 연구를 지향하므로, 표본의 연령대 구성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본의 학력은 4년제 학사가 가장 많은 76.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년제 학사가 
12%, 고졸이 7.5%, 대학원(석사)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남성 130 49.1

여성 135 50.9

전체 265 100.0

<표 2>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

20-25세 150 56.6

26-30세 50 18.9

31-35세 35 13.2

36-40 30 11.3

전체 26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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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변수측정

다음과 같이 제시된 변수에 대한 측정 문항은 아래와 같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4> 측정문항

측정문항 인용 문헌

창업교
육경험

1. 나는 ‘창업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편이다.  전영갑
(2005) 2. 나는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편이다

사
회

적 

자
본

1. 나는 다른 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Nyhan & 
Marlowe
(1993)/
김형진
(2012)

2.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3. 다양한 사람과 네크워크를 형성하면 산다.

4.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5. 주변의 다양한 지인이나 동료와 소통하면서 산다. 

6. 일을 할 때 주변의 인프라를 아주 잘 이용한다. 

7. 나는 지난 1년간 창업과 관련된 훈련에 자주 참여했다

8.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등을 대비하는 모임/교육에 참여했다.

<표 3> 학력

  빈도 퍼센트

유효

고졸 20 7.5

학사(2년제) 32 12.0

학사(4년제) 203 76.6

대학원(석사) 10 3.7

전체 26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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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준비와 같은 어떤 개인적인 프로젝     트를 
수행한 적이 있다.

10. 나는 지난 1년간 모임이나 단체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냈다.

11. 나는 지난 1년간 토론이나 모임의 회장 또는 팀의 훈련     자와 
같은 추가적인 역할을 맡았다.
12.나는 지난 1년간 창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다른 창     업 업
체를 방문했다.
13.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관련 학습을 위해 창업관련 센터     중 하
나를 방문했다.
14.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대학 또는     전문
대 과정이나 학원에 등록했다.
15. 나는 창업 또는 개인 개발 박람회에 참석했다.

긍

정
심

리

자

본

1. 나는 오랫동안 문제시 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 

  
Luthans,
Youssef
(2007)/
이동섭,
최용득
(2009)/
박권홍
(2010)/
김혜영
(2013)

2.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는 법을 알고 있다.

3. 나는 실패했을 때 빨리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 

4. 불가능한 일에도 나는 희망을 갖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다. 

5. 나는 상사(다른 사람)들과 회의/모임에서 자신 있게 나의     직무
(하는 일) 분야를 대표(말)할 수 있다.
6. 나는 현재 직장(하는 일)에서의 나의 목표를 열성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7. 여러 상황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낸다. 

8. 일에 문제가 있을 때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9. 회의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이야기 한다.

10. 모든 문제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

11. 필요시 혼자서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12. 나는 나의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본다.

13.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14. 힘든 상황이나 일을 잘 이겨내는 편이다.

15. 늘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보는 편이다.

16. 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도전의식이 있다. 

17.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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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핵심 변수는 창업교육경험, 성별, 사회적 자본, 긍정자본심리, 창업의
지이다. 각 변수들에 대한 ‘문항 간의 내적신뢰도’ 검증, 즉 크론바흐 알파값
(Cronbach's )을 살펴보면, 창업교육경험은 0.81, 사회적 자본은 0.72, 긍정심리
자본은 0.68, 창업의지는 0.83로 나타났다. 성별은 명목척도로 신뢰도와 타당도 값
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적 신뢰도 검증결과는 Nunnally(1978)의 연구가 제안한 평가기준으로 볼 때, 
변수들의 측정항목들 간의 내적일관성 척도인, Cronbach's alpha값이 0.6 이상이 
되면 측정항목들 간에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측정항목 간 신뢰성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사료된다.

18. 노하우가 있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나간다.

19. 내가 하는 일이 내 맘대로 잘 되지 않는다.

20.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다.

21. 자신이 정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어렵지 않다.

22. 여러 가지 일을 빠른 시간에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23. 나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일을 헤쳐 나간다.

24.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협업 할 수 있다

창

업
의

지

1. 나는 나의 사업을 할 것이다. 

권영국/
윤혜현/
이인숙

외
(2013)/  
이정현
(2019)

2. 내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할 생각을 한다.

3. 창업을 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

4. 나의 직업상 목표는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5. 언제나 먼저 나는 창업을 생각한다.

6. 역경이 닥쳐도 창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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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문제 검증 결과

A. 연구문제 1 & 2 검증 결과

1.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주장한 연구 문제 1 & 2를 재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544, p<.00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이다. 
다음으로 긍정심리자본 역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638, p<.000). 그러므로 긍정심리자본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문제 1과 2는 다음의 연구 문제 3과 4를 위한 기초 연구라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의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연구 문제 3과 4에서 검증한 창업교육경험
과 성별의 조절효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 연구 문제 1 & 2 의 검증결과
 

B. 연구문제 3 & 4 검증 결과

1. 창업교육경험에 따른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창업의지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232 .481 -.481 .631

사회적 자본 .544 .089 .351 6.114 .000

긍정심리자본 .638 .146 .251 4.36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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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은 창업교육경험의 조절효과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교육경험은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70, p<.001). 다시 말해, 예비창업자 혹
은 초기창업자가 창업교육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이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관련 교육을 다양하게 많이 
받는 예비창업자들의 경우,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강한 창업의지를 갖게 하
는 동기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의지는 이후 실제 창업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요
인을 발견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창업의지
를 북돋는 방법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중 하나로 창업교육경험
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임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표 6> 연구 문제 3 검증결과

2.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4는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은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
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62, p<.002). 본 연구에서는 남자를 0으로 코딩하고, 여성
을 1로 코딩하였다. 이로 인해 조절효과의 기울기인 베타값이 음(-)의 값이 나온 것이다. 다
시 말해,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

  종속변수: 창업의지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2.032 .283 7.188 .000

사회적 자본 .344 .136 .222 2.529 .012

사회적 자본x 

창업교육경험
.070 .022 .282 3.20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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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강한 창업의지를 갖게 하는 동기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은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있어서
도 남·녀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다시 말해, 남성들이 여성보다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수록 창업의지가 더 강하게 고취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견점은 사회적 자본이 많
은 남성들이 창업을 실제로 많이 하는 주변 현상과 일관된 결과라도 사료된다. 이에 본 연
구결과를 사회 현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연구 문제 4 의 검증결과

C. 연구문제 5 & 6 검증 결과

1. 창업교육경험에 따른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5는 창업교육경험의 조절효과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교육경험은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92, p<.000). 다시 말해, 창업교육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경우, 긍정심리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강한 
창업의지를 갖게 하는 동기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창업
교육경험은 긍정심리 자본과 시너지를 내고, 이로 인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가 더 고취
됨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 창업의지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1.733 .251 6.911 .000

사회적 자본 .633 .086 .409 7.378 .000

사회적 자본x 성별 -.062 .020 -.174 -3.132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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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 문제 5 의 검증결과

2. 성별에 따른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6은 성별의 조절효과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은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8, p<.009). 다시 말해, 여성보다 남성이 긍정심리 자본
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
다는 긍정심리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강한 창업의지를 갖게 하는 동기요인이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은 긍정심리 자본과 시너지를 내고, 이로 인해 
남성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가 더 고취됨을 알 수 있다. 기존 성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
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긍정적 사고와 도전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와도 일맥상통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남성들이 보다 더 긍정심리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현실에서도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은 창업을 하고 있고 
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표 9> 연구 문제 6 의 검증결과

  종속변수: 창업의지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903 .500 1.805 .072

긍정심리 자본 .520 .160 .204 3.258 .001

긍정심리 자본x 

창업교육경험
.092 .017 .347 5.529 .000

  종속변수: 창업의지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578 .526 1.100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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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A. 연구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는 대도시의 청년들, 즉 예비창업자 혹은 초기창업자의 창업의지에 관련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30
대 청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창업의지는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중요
한 요인이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나날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는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창업과 창직이 필수조건이 되어
가고 있다. 이에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정부에서 교
육기관에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 주장한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 자본을 본 연구에서도 재확인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이 
많은 청년들이 창업의지가 더 높았고, 긍정심리 자본이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의지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교육기관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 자본을 구축하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창업교육경험과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
을 실시한 결과, 창업교육 경험과 성별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자본이 창
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 창
업교육경험이 많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의
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창업교육 경
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더불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를 갖게 하는데 더 강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긍정심리 자본 .850 .150 .334 5.663 .000

긍정심리 자본x 

성별
-.046 .018 -.156 -2.647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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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

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 학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조절별수로 창업교육경험과 성별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는 점에서도 의
미있는 학문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청년창업 정책 입안자 혹
은 대학교육기관에서 창업교육을 기획하는 담당자들에게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본 
연구가 확인하였다는 점과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보다 더 사회적 자본과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의지를 갖게 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B.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안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제한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
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도시별 차이를 검증한다면 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 혹은 초기창업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
만 후속 연구자들은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본 연
구결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다른 결과가 도출되
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통제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부모/가족의 창업 지지도, 가
족의 창업경험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주요한 통제변수를 고려
하여, 그 효과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혹은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
문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라는 대도시는 시민도 많고 모든 경제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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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어 창업하기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중소도시는 다른 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의 규모와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결과를 확
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20에서 40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
간 수명이 연장되어 100세 시대가 도래한 지금은 중장년층의 창업도 필요한 시대
이다. 이에 보다 향후 연구자들은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청년과 
중장년층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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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선대학교산업기술대학원에서 융복합기술창업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로, 청

년창업자를 대상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응답하

신 내용은 우리나라 청년 창업에 관해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말

씀드리면서,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각의 질문은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활동을 사실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

다. 또한 조사결과의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법 제8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조선산업기술대학교 융복합기술창업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 주경희

연 구 자 : 김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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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인구통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칸에 √체크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자  □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 20-25세  □ 26-30세  □ 31-35세  □ 36-40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고졸  □ 학사(2년제)  □ 학사(4년제)  □석사  □ 박사

4
귀하는 현재 상태는?
□ 학업중 □ 취업준비중  □ 창업준비중  □창업 후 사업을 하고 있는 중  

□ 무직
5 귀하의 가족 중에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2. 다음은 창업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업교육/기업가정신교육)

1 나는 ‘창업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기업가정신 교육이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라는 3가지 요소에 대하여 

받은 교육 

3. 다음은 사회적자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다른 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많은 중요한 사람들을 알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꼭 처리해야할 것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내 동료들과 업무와 관련된 좋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업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데 내 관계성과 네
트워크를 잘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난 1년간 창업과 관련된 훈련에 자주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등을 대비하는 모임/교육에 참여했
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준비와 같은 어떤 개인적인 프로젝
트를 수행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지난 1년간 모임이나 단체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냈
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지난 1년간 토론이나 모임의 회장 또는 팀의 훈련자
와 같은 추가적인 역할을 맡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지난 1년간 창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다른 창업 업체를 방문
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관련 학습을 위해 창업관련 센터 중 하나를 방문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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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4 나는 지난 1년간 창업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대학 또는 
전문대 과정이나 학원에 등록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창업 또는 개인 개발 박람회에 참석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장기적인 문제를 해석해서 해결책을 찾는 일에 자신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장/학교/모임에서 난관에 부딪쳤을 때 그것을 벗어
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직장/단체/학교에서 좌절을 겪었을 때 그것을 떨쳐 
버리고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관련된 업무상/일상 일들의 전망이 불확실할 때 나
는 보통 최상의 결과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상사(다른사람)들과 회의/모임에서 자신있게 나의 직
무(하는일) 분야를 대표(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재 직장(하는일)에서의 나의 목표를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보통 직장(학업)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와 관련된 직무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일이 잘 안될 것이라고 받아드
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의 전략에 관한 논의가 있다면 참석하여 자신있게 공헌을 할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떤 문제든 그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근무시 필요하다면 혼자서도 일을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항상 내 직무에 있어서 밝은 면을 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현재의 직장(하는일)에서 꽤 성공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보통 직장에서 스트레스 주는 일들을 잘 극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하고 있는 일의 미래 전망에 낙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업무분야에서 목표설정을 도울 수 있는 자신감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업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과거의 경험으로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사람들을 자신있게 접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직장에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만족시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나의 직무에서 한번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는 믿음으로 직무를 대한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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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4 나는 동료들에게 가진 정보를 자신있게 제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창업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언젠가는 내 자신의 업체를 가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업체를 하나 소유하여 운영할 뜻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종업원으로 있기보다는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업상 목표는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직무보다는 창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창업가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

다.
① ② ③ ④ 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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