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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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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핵심인재 역량특성인 학습지속성, 보상만족도,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기업가정신이 핵심인재 역량특성과 창업의지 간의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

다. 전국 기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358건의 유효한 설문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SPSS

와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업 핵심인재 역량특성의 학습지속성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것을 확인되었다. 직장에서 학

습지속성을 통해 기술 및 전문역량이 축적된다면 향후 창업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업 핵심

인재 역량특성 보상만족도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보상만족이 높을수록 조직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창업이라는 위험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업 핵심인재 역량특성 고

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개인의 전문성과 경력의 정도가 높아도 고용불안정성은 완전해소

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퇴직을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기업 핵심인재 역량

특성인 학습지속성, 고용가능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기업가정신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보상만

족도와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산업생태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

지 않으면 현재의 조직에서 직무몰입 및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조직 내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조직 내 성장을 위해 학습하고 전문역량 확보를 통해 학습지속성과 고용가능성이 강화된다면 창

업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서의 차별화되어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창업이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고령화 및 실업 문

제의 해소 등 고용지표 개선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 및 경제적으로 선순환 구조로의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주제어 : 핵심인재 역량특성, 창업의지, 학습지속성, 보상만족도, 고용가능성, 기업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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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20년 3월부터 유행하던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의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힘겹게 방어해오던 기업

들도 생존을 위협받고 불가피하게 한계사업정리, 재배치와 

해고 등 인력조정으로 직장인의 고용불안정성은 커지고 있

다. 따라서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실현과 지속적인 경제

활동의 대안으로 창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창업관련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2023) 「경제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 1.3%로 0.2%p 하향 전망하였다. 수출부진, 내수

경기 회복세 약화 등의 심화로 불투명성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2023) 「6월 경기전망조사」

에 따르면 경기전망지수(SBHI)는 81.1로 전월 대비 2.7p 

하락하였으며, 평균가동률도 전월 대비 0.7%p 하락했다. 

경영 애로는 ‘내수부진’ 비중이 61.2%로 가장 높았다. 인

건비 상승, 업체 간 과당경쟁,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순이었다.

한편, 잡코리아(2023)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 7

명이 창업을 희망하고 있다. 창업을 고민하는 이유는 현 

직장에서 고용불안감이 높아 퇴직 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

이다. 또한 잡코리아(2022) 직장인 체감 정년 ‘평균 51.8

세’로 조사되었다. 직장인 2명중 1명은 퇴직 이후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경련(2022)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에서 구직자 

10명중 7명(65.6%)은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장년 구직자의 10명 중 7명

(73%)은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계약종료(53%), 

사업부진, 휴․폐업(12%) 등 비자발적 퇴직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업들은 경쟁우위를 위한 투자와 핵심인재의 확보 

및 역량특성을 강화하고 있다. 탁월한 역량을 갖춘 핵심인

재는 조직성과 및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

다(Lepak & Snell, 1999).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에 따르면 핵심역

량을 갖춘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와 육성은 경쟁하는 기

업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렵고, 독특하며, 단기간에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

한 요소다(Wright & McMahan, 1992). 구성원은 조직

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주기를 반복하는 학습지속성은 매우 중

요하다(DeShon & Gillespie, 2005).

인적자원 개발요소는 McLagan(1989)이 제시한 ‘human 

resource wheel(인적자원 수레바퀴)’에서 HRM 영역의 

보상 및 복지, 직원지원은 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직원 

만족시키는 과정으로 보았다(Swanson, 2001). 또한 보상

체계의 관리 및 보상만족을 컨트롤 할 수 있다면 유능한 

직원들이 조직에 더 오래 근무하게 된다(백유성, 2017). 

반면, 임금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만족하는 

직원은 적었다. 임금만족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의 가설은 기각되었다(김현미, 2020).

일반적으로 기업가의 진로와 고용가능성은 차원이 다른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조직에서는 사업성

과 창출을 위해 기업가적 역량을 갖춘 직원을 기대하고 있

으며 고용가능성의 역량을 강화시킬 기회를 창출하는데 있

어 직원들의 핵심역량으로 기업가적 스킬이 요구하고 있다

(Rae, 2007). 또한 기업관점에서 고용가능성은 핵심인재 

역량관리 차원에서 조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Thijssen et al., 2008). 핵심 인재는 기업경

쟁력을 높이고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찾고, 고용하고, 개발하고, 유지하는 활동이 

중요하다(Warman et al., 2022). 즉 핵심역량 함양을 위

해 끊임없이 학습기회 제공하고,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을 통해 Retention을 유도하고, 조직에 필요한 전문역량 

강화로 지속적 고용가능한 인재로 개발하는 등을 강화된 

인재를 핵심인재라 볼수 있다. 따라서 앞선 선행연구와 추

론을 통해 핵심인재 역량특성으로 학습지속성, 보상만족

도, 고용가능성의 변수와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관련

된 선행연구를 통해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에서 성공을 위해 학습지속성, 고용가능성을 높

여 보상만족을 추구하려는 핵심인재의 특성역량이 퇴직 후 

지속적 경제활동의 대안인 창업으로도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창업으로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검증한 기

업가정신(박남규 외, 2015; Fragoso et al., 2020)과 창

업의지와의 영향에 관한 연구도 많다. 따라서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직장인들에게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검증된 

요인으로 기업가정신을 제안하고 기업가정신이 핵심인재 

역량특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실

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직장인이 9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창업관련 학술연구 대상은 대부분이 학생이고, 

직장인은 미미한 수준으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직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제7권 제4호, 2023년 07월

기업 핵심인재 역량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49

장인을 대상 연구는 삶과 및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클 것

으로 판단되며, 창업가로 성공적인 전환에 있어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의지

창업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하나의 과정

이며(Gartner, Bird, & Starr, 1992), 사전에 다양한 방

법으로 충분한 시간을 통해 준비하는 창업가의 의도가 내

포된 행동의 단계이다(Katz & Gartner, 1988; Bird, 

1988). 창업에 대한 인식은 개인 수준의 성취된 삶을 위

한 전략의 하나로 보는가 아니면 국가 수준의 사회활동의 

한 형태로 보는가에 따라 창업 인식은 상이하게 달라질 

것이다(정헌배, 2016). 

창업은 우리의 삶과 삶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탄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으로 그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또한, 

창업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개인

의 부에 기여합니다(Gielnik et al., 2020).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모델은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이중 대표적으로 

Ajzen(1991)이 제시한 ”계획된 행동이론“과 Shapero & 

Sokol(1982)가 제시한 ”창업이벤트모델이론“이 있다. 창

업은 계획된 행동이론(TPB)에 의하면 창업은 사전에 충분

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고, 위험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행

동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프로세스의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창업의도는 기업가 태도 및 행동의 중요한 요

소로 작동된다. 즉 계획된 행동모델에 따르면 기업가적 의

도에 기업가정신 연구가 적용되고 있다(Shi et al., 2020).

창업준비는 창업의도에 유의하다(김수진·김종성, 2020; 

김명한, 2023). 창업은 창업자의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라 

인식됨에 따라 창업의지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창업과 관

련된 창업준비가 전제적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박시사, 

강성일, 2007). 

2.2 학습지속성

학습지속(continuous of learning)활동은 시대적 변화와 

조직의 환경에서 요구되는 전문역량을 확보하여 개인과 조

직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학습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개인의 

성장과정이다(London & Mone, 1999). 오창수(2014)는 

학습을 지속하려는 학습지속 활동이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

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습지속성이 자기 성장 욕구도 포

함되어 있어 개인의 배움을 스스로 계획하고 이론적 지식

과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지속

하려는 성향을 가진다(오창수, 2014). 

특히 경력관리를 위한 역량개발과 경력환경에 적합한 학

습활동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임을 고려하면 학습지속의 중

요성은 증가되고 있다(Hall & Mirvis, 1995). 직원의 잠

재력을 결합하고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 프로

그램 통해 지속적 학습 참여를 권장하는 인재육성 활동은 

채용, 배치, 승진, 경력계획 및 보상관리 활동에 속한다

(Warman et al., 2022).학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직

원이 정보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

한 기능을 하고 창업가적 의도를 넓히는데 영향을 미친다

(신수진, 2016; Lomineishvili, K., 2021). 개인의 핵심역

량 및 경력관리를 위한 학습지속성은 더 나은 취업 시장

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향후, 학습한 분야의 창업의지를 

높이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한정희·조건, 

2015). 위와 같이 학습지속성은 개인의 성장 욕구에 의해 

형성되는 핵심역량 개발은 조직에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재

취업 또는 창업의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

론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학습지속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보상만족도

보상은 조직과 개인 간의 고용된 종속적 관계에서의 주

고받는 교환관계로 개인의 업무실적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준 정도의 대가로 조직이 개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인 종합적 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적 보상

은 임금, 스톡옵션 등과 의료비, 학자금, 휴가비 등의 각종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며, 비경제적 보상은 개인의 경력개

발 및 직무안정성 등 경력관리와 사회적인 위상 등으로 

구성된다(김재곤⋅김기영, 2016). 경제적 보상은 직무몰입

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Malka & Chatman, 

2003; 김정민, 2009). 따라서 보상은 개인의 경력개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재직자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핵심자원을 확보, 유

지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장헌문, 2009; 김재곤⋅
김기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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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2018) 조직의 경쟁력은 공정한 보상, 즉 직원에 

대한 임금공정성 만족도는 조직에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

게 작용될 수 있다. 한편, 임금공정성의 만족도가 낮을수

록 조직을 이탈하려는 Hybrid 창업의지는 증가하고, 임금

이 불공정인식이 높다면 Hybrid 창업의지가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 이는 조직에서의 승격과 승진으로 보상이 증가

할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상만족도는 직무몰입을 높이는 반

면에 이직의도와 창업의지를 낮출 것이라는 반대의 선행연

구의 결과를 검증하였다(김진희, 2018). 

한편 이태화·이창원(2013)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

로 한 이직의도에 미치는 연구에서 보상만족이 의외로 이

직의도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임금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만족하는 직원은 적었다. 임금

만족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의 가설은 

기각되었다(김현미, 2020). 또한 보상만족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없다는 결과에 경제적인 보상보다 다

른 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였다(유승완·이찬, 

2022). 앞선 선행연구 고려해보면 보상만족이 창업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다

만, 창업의지에 관한 통합적 고찰에서 코로나 이후 산업생

태계의 변화를 전망해볼 때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으로 인식되어 온 주요 변인들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역 설정을 제안한 바 있다(이하린·박윤희, 2020). 평생직

장의 개념이 강했던 과거에는 보상에 대한 만족이 창업의

지나 이직의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다수

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의 범용화, 온라

인 비즈니스의 혁신적 가치 및 유니콘 기업에 대한 기대 

상승,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확대, 아마존이나 애플 등 글

로벌 창업가들의 성공, 창업에 의한 신분 상승 기회의 확

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점이 부각됨에 따라 보상만

족도 및 자기효능감이 높은 핵심인재의 직장 이탈은 충분

히 가속화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보상만족이 

자기효능감으로 발현되는 경우 창업에 대한 열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보상만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고용가능성

고용가능성은 사전적 의미로 “고용될 가능성이나 잠재성”

을 뜻하는 ‘고용하다’와 ‘능력’의 합성어다. 고용가능성은 

노동시장에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개인의 자질(지식, 기

술, 태도 등을 포함) 또는 능력이다(박용호·한상국, 

2014).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한 인력 탄력성 증대, 구조조정, 인수합

병(M&A)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한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지며, 미래를 위한 역량개발을 통한 고용가

능성에 관심이 고조되는 시대이다(장지헌, 2021; 유재영, 

2021). 개인별로 지금보다 더 나은 진로 방향을 모색하고 

성장 의지가 내포된 고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Thijssen et al., 2008). 다수의 연구에서 고용가능

성은 외부  및  내부의 자신의 고용역량에 대한 노동시장에

서의 가치성으로  인식되어  현재의 조직에서의 경력성공 

및 이직에서의 성공에   기여한다(Direnzo et al., 2015; 

Nimmi et al., 2020; Cortellazzo et al., 2020). 따라서 

보편적으로 고용가능성과 창업의지와는 상반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고용가능성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가 상호 교환할 수 있다(Sewell & 

Pool, 2010). 창업가로 전환되는 것과 고용가능성은 다른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실제로 조직에서 구성원들에게 

기업가적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Rae, 2007).

기업가정신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창업의지에 미

치는 영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Krueger et al., 

2000). 또한 고용가능성 관련 연구 흐름을 고려해보면 고

용가능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경력개발은 지속성장 가능

성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중장기적 측면에

서 자신만의 지식과 기술 등을 고려한 창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Kuckertz & Wagner, 2010). 따라서 고용

가능성은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고용안정성이 불안할수록 

미래를 위한 준비로 개인의 경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의 기회를 찾고 활용하려는 의지가 증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가능성과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김정인·가혜영, 2018; Kuckertz & 

Wagner, 2010).

 개인이 조직에서 체감하는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안정성 

인식은 자신의 직무역량과 핵심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

를 포착하려는 창업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정종

식·양동우(2020)은 현재 고용안정성이 안정적이고 좋더라

도 미래를 고려하여 창업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창업의지가 사전에 계획적 행동임을 고려할 

때 기업가적 특질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남다른 특성, 

직무경험과 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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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ichvili et al., 2003)는 견해에 따라 고용가능성이 창

업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추론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고용가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의’, ‘기업가적인’ 정신이라는 단어로 

정의한다(박상용·김연정, 2004). 기업가정신은 기업 단위

로 업종이나 업력, 인력 또는 매출 규모 등 범위에 제한없

이 기업적인 행동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다(Kraus et al, 

2012). 기업가정신을 ‘한정된 범위 내 자원에서 혁신성으

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진취적 도전과 위험을 감수

하려는 기업가적 특질’과 ‘현재 처한 상황을 직시하여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잡고 

창출하려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김정곤·양동우, 2016). 

위험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행동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프로

세스의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업가적 의도에 

기업가정신 연구가 적용되고 있다(Shi et al., 2020).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서 긍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가정

신과 창업의지 간의 해외 선행연구에서 창업의지는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기

업가정신은 개념적 또는 실증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연구가 

이루어졌다(Krueger & Brazeal, 1994). 

창업의지 간의 관계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지속학습, 교

육훈련, 사회적지지, 외부환경지원, 경력관리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Hartshorn & Hannon 2005). 국내에서

도 정부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훈련을 포함한 인프

라 및 기술과 자금 등 창업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이

에 따라,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관

계 연구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안은주·양동우, 2020).

 통계청(2022) 「2022 기업가정신 실태조사」에서 기업가

정신을 개인적 관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개

인이 갖추어야 할 특성, 역량으로 이를 통해 혁신적이고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위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 

또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개인의 기업

가정신 종합점수는 56.4점으로 2019년 49.1 점 대비 7.3

점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기업가적 지향성(9.2점↑), 기업

가적 역량(8.4점↑), 기업가적 태도(4.5점↑) 등 모든 항

목에서 상승했다. ‘기업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64.0점)이 반기업정서(57.6점)보다 높

았다. 기업군별 긍정적 인식은 스타트업(64.9점), 벤처기

업(64.5), 대기업(63.8), 중소기업(62.8) 순으로 나타났

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반적으로 향상된 기업가정신 수

준이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심이 향상된 것을 고려할 때 창

업의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의 요인이 창업

의지에 유의한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박남규 외, 2015; 

김정곤·양동우, 2016).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창업에 대한 

확신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창

업의지를 높일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변화와 혁신을 위

해서는 지속적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지속에 의해 가

치를 창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학습지속성을 갖은 개인

이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Aykan et al, 

2019). 또한 기업가정신과 학습지속성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Sezen-Gultekin & Gur-Erdogan, 2016).

일반적으로 고용가능성과 창업의지와는 대칭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가적 정신과 고용가능성 간의 관

계에서 두 변수는 교환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Sewell & DacrePool, 2010). 고용가능성은 개인의 역

량뿐 아니라 고용과 관련된 예상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종

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가혜영, 2019).기업가정신에 

대해 통합적 인식을 위한 교육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채연희, 2017).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용가능

성이 창업의도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정(+)의 영향을 검증

하였다(정대용·채연희, 2016). 

직장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직장인의 적극적 자세와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업의 발전과 성과에 

기여한다(Kaya, 2006). 적절한 보상은 직장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도전적 성향과 혁신적 동기를 함향시켜 사내기업가정

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chmelter et al., 2010). 

기업가정신은 직장인의 고용만족, 학습지속성, 고용만족

도는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산업생태계와 생존경쟁에 따른 

의도치 않은 조기퇴직 이후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배경과 선행연구 및 추론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기업가정신은 기업 핵심인재의 학습지속성과 창

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기업가정신은 기업 핵심인재의 보상만족도와 창

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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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 기업가정신은 기업 핵심인재의 고용가능성과 창

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검증하기 위해 국내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웹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58건의 유효한 설

문지를 추출하였다.

3.2 연구모형

앞선 이론적 배경과 가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측정 도구로 활용되어 신뢰성 및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부분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Likert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변

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학습지속성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함양을 위해 학습활

동을 계획하고 참여하는 정도”으로 정의하고, 신수진(2016) 

등의 설문지를 참조하여 “나는 직무관련된 자격증 혹은 면

허취득에 도전할 계획이다”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보상만족은 “조직의 직무 성과 창출을 위해 임금 수준의 

만족 정도, 임금 외 부가적인 보상의 만족 정도”로 정의하

고, 장영희(2017) 등의 설문지를 참조하여 “나는 현재 지

급받는 총임금에 만족하는가” 등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고용가능성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가능한 자신의 지식

과 실무역량의 인식 정도”라 정의하고, 장지헌(2021) 등

의 설문지를 참조하여 “나는 내가 원할 경우 새로운 직장

을 쉽게얻을 수 있다”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창업의지는 “미래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동 

및 열정”이라 정의하였으며, 이선협(2020) 등의 설문지를 

참조하여 “나는 가까운 장래에 창업할 예정이다.” 등 5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업가정신은 “한정된 자원과 혁신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감수하러라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성향의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김우종(2016) 등의 설문지를 참조하여 “나

는 창의력이 뒤어나고 독창력의 풍부한 정도” 등 12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조작적 정의, 설문항목

변수 조작적 정의 설문항목 문헌

학습

지속성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함양을 

위해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하는 정도

자격증 혹은 면허취득에 도전

Han(2003)

,신수진(20

16),

송수종(20

18)

신규업무, 혁신과제 등 담당

새로운 지식, 스킬 학습

다른 지역, 부서에서 근무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

직무 워크숍, 동호회 등 참가

직무 세미나, 학회 등 참가

보상

만족도

조직의 직무

성과 창출을

위해 임금 

수준의 만족 

정도, 임금 외 

부가적인 보상 

만족 정도

급여 인상

Scarpello, 

Huber&Va

ndenberg(

1988), 

장헌문

(2010),

장영희

(2017)

월 급여액

월급, 상여금, 복리후생 등

상대적 임금 수준 

복리후생제도

복리후생의 다양성

복리후생 비용

동종업계 대비 복리후생

급여에 미치는 상사 영향력

근로자들 간 급여 차이

급여 관련 정보 제공 정도

급여제도 일관성

고용

가능성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가능한 

자신의 지식과 

실무역량의 

인식 정도

앞으로 구직 기회가 많음 
가혜영(20

19),장지헌

(2021),Ha

rvey(2003)

새로운 직장 쉽게 구함 

동등한 조건의 일 쉽게 얻음

나를 유능한 자원으로 간주

창업

의지

미래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동 

및 열정

창업 정보에 대해 관찰 노현철·현

병환

(2017), 

이선협

(2020),

Smith

(2021)

종업원보다 새로운 기업 창업

차별화 기술로 창업 가능

가까운 장래에 창업 예정

사전에 준비하여 창업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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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각 연구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

료의 통계처리 및 실증분석을 위해 SPSS와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Frequency) 분석을 실시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기술통계(Descriptive) 분석을 통해 

연구변수의 최저값, 최고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였다. 둘째,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도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

고,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요인추출을 위한 주성분 분석과 직교 3회전 방법

(Varimax Method)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

하였다. 셋째, 연구변수 간의 관계 및 연구가설의 법칙타

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넷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다

섯째,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간접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연구가설의 채택과 기각

은 유의수준 p<0.05에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는 동일한 응답원으로부

터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발생하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Harman의 단일요인 검정방식에 의해 검

정을 수행하였다(Podsakoff et al., 2003). 주축요인 추

출 방식으로 설정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추출할 요인은 1

로 고정하여 검정을 시행한 결과, 제1요인 설명력은 

34.226%로 총 설명력의 50% 이하로, 동일방법편의로 인

한 왜곡 현상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Ⅳ. 분석 결과

4.1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4.1.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분석

연구표본의 성별, 연령, 학력, 근무연수, 소득수준, 회사규

모 등 본 연구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Ⅰ>과 같다. 대

기업 25.70%, 중견기업 24.30%, 중소기업 25.70%, 창업

기업 24.30%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 51.12%, 여성 

48.88%로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

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표본의 구성이라고 판단된다. 

<표 Ⅳ-1> 일반적 특성 (N=358)

변수 조작적 정의 설문항목 문헌

기업가

정신

한정된 자원과 

혁신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성향의 정도

새로운 제품, 기술에 관심

김우종

(2016),

Gonzalez-

Benito et 

al.(2009)

뛰어난 창의성과 독창성

새로운 아이디어 높이 평가

독창적이고 혁신성 적극수용

일단 결심이 서면 추진

진보적, 개혁적

진취적인 일 선호

전통이나 구습은 불필요

잠재적 기회에 위험 감수

불확실하더라도 과감히 결정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

위험하더라도 이익되면 추진

통제

변수

(인구통계학적) 성별, 회사규모, 학력, 직책, 연령,

업종, 결혼, 직장경험, 부양가족, 월평균 소득

변수 항목 인원수 % 변수 항목 인원수 %

직책

직원 116 32.40
성별

남자 183 51.12

대리 67 18.72 여자 175 48.88

과장 65 18.16

연령대

20~29(세) 33 9.22

차장 35 9.78 30~39(세) 130 36.31

부장 51 14.25 40~49(세) 126 35.20

임원 23 6.42 50~59(세) 64 17.88

기타 1 0.28 60(세)~ 5 1.40

조직

규모

대기업 92 25.7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7 10.34

중 견 87 24.30 대학(2년제) 42 11.73

중 소 92 25.70 대학(4년제) 238 66.48

창 업 87 24.30 대학원 이상 41 11.45

월 평균

소득

(만원)

0~200 37 10.34

현직장

근속

연수

10년미만 142 39.66

200~299 92 25.70 10~19년 135 37.71

400~599 103 28.77 20~29년 72 20.11

600~8799 83 23.18 30~39년 8 2.23

800이상 43 12.01 40년이상 1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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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및 주요 통제변

수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는 <표 Ⅳ

-2>와 같다. 기업가정신과 학습지속성의 평균값이 4.77과 

4.55로 높은 변수군이며, 보상만족도와 창업의지의 평균값

이 4.00과 3.77로 상대적으로 낮은 변수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생태계의 급변에 능동적 대응 및 조직에서의 성공

을 위해 기업가정신과 학습지속성에 대한 핵심역량 개발, 

실업증가 및 일자리 문제 등 경제활동 이슈에 따른 결과로 

추론된다. 반면 창업 생태계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창업에 

대한 실패두려움을 더욱 크게 인식됨에 따른 보상만족도와 

창업의지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 기술통계 분석 결과(N=358)

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4.2.1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수의 개념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표 Ⅳ-3>과 같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수행하였다. 타

당성 분석 결과, KMO 값은 0.935,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에서 유의확률 p값은 0.000으로 나타나 표본 및 모형

이 요인분석을 진행에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측정도구의 강건성과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변수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이 1보다 크고 요인적재량

이 .5 이상인 7개의 단일요인이 추출되었고, 7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73.5122%이며 40개 설문문항 중 제거된 

문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지속성, 보상만족도, 고용가능성, 창업의지 모두 선행연

구와 같이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고유값과 설명력은 각

각 4.813과 12.033%, 8.618과 21.544%, 3.066과 

7.665%, 4.341과 10.854%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또한 

선행연구와 같이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 등 3개의 하위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고유값과 설명력은 각각 2.844와 

7.110%, 2.575와 6.437%, 3.147과 7.868%로 확인되었다. 

변수 항목 인원수 % 변수 항목 인원수 %

결혼

여부

기 혼 229 63.97

업종

제조업 85 23.74

미 혼 129 36.03 서비스업 47 13.13

부양

가족

인원

1명 56 15.64 음식점업 16 4.47

2명 53 14.80 유통업 46 12.85

3명 102 28.49 IT업 39 10.89

4명 120 33.52 기술서비스업 38 10.61

5명 21 5.87 부동산업 17 4.75

6명 이상 6　 1.68　 금융업 16 4.47

기타 54 15.08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학습지속성 4.55 1.14 7.00 1.12 -.49 .15

보상만족도 4.00 1.00 7.00 1.18 -.29 .04

고용가능성 4.08 1.00 7.00 1.23 -.15 -.49

기업가정신 4.77 2.17 6.83 .86 -.22 -.02

창업의지 3.77 1.00 6.80 1.47 -.25 -.72

　구분
구성요소

1 2 3 4 5 6 7

보상만족도3 .882 .083 .070 .016 .060 .038 .109

보상만족도6 .852 .128 .074 .016 .108 .053 .109

보상만족도2 .831 .104 .096 -.007 .059 .041 .092

보상만족도8 .826 .022 .137 .094 .086 .013 .066

보상만족도7 .823 .023 .165 .060 .076 .028 .063

보상만족도4 .821 .072 -.015 -.002 .062 .035 .076

보상만족도5 .810 .210 .036 -.020 .067 .065 .051

보상만족도12 .808 .086 -.015 .126 .134 .110 .042

<표 Ⅳ-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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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수의 개념이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

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방식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보한 40개 문항 7개 요인에 대하여 신

뢰성 분석을 한 결과, <표 Ⅳ-4>와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 계수가 0.9 이상으로 확인되어 신뢰성 기

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분
구성요소

1 2 3 4 5 6 7

보상만족도1 .802 .135 .121 .002 .088 .090 .111

보상만족도11 .798 .053 .048 .115 .228 .050 .029

보상만족도10 .775 .045 .039 .174 .223 .083 .021

보상만족도9 .745 .173 .076 .081 .144 .094 -.049

학습지속성5 .151 .822 .103 .079 .131 .137 .060

학습지속성6 .169 .795 .198 .176 .144 .130 -.007

학습지속성1 .066 .750 .082 .059 .142 .113 .173

학습지속성7 .167 .735 .214 .197 .179 .213 -.061

학습지속성2 .129 .732 .181 .200 .116 .240 .209

학습지속성4 .147 .614 .163 .268 .103 .108 .142

학습지속성3 .133 .591 .141 .256 .139 .269 .220

창업의지5 .055 .160 .879 .087 .091 .097 .049

창업의지2 .124 .160 .877 .091 .089 .093 .097

창업의지4 .139 .125 .864 .124 .188 .020 .084

창업의지1 .101 .148 .857 .062 .059 .155 .102

창업의지3 .140 .234 .839 .112 .166 .106 .120

위험감수성4 .100 .222 .175 .795 .059 .202 .170

위험감수성3 .086 .273 .160 .789 .113 .144 .216

위험감수성2 .064 .247 .092 .783 .154 .127 .274

위험감수성1 .124 .225 .066 .719 .075 .244 .216

고용가능성3 .217 .190 .166 .111 .840 .122 .012

고용가능성2 .281 .176 .204 .064 .819 .081 .081

고용가능성4 .269 .219 .100 .138 .761 .152 .082

고용가능성1 .298 .248 .163 .086 .745 .059 .138

혁신성3 .109 .239 .067 .193 .043 .814 .137

혁신성4 .098 .200 .081 .164 .089 .781 .203

혁신성2 .141 .230 .223 .169 .170 .680 .141

혁신성1 .096 .360 .165 .176 .128 .666 .174

진취성4 .117 .016 .126 .141 -.014 .094 .749

진취성2 .141 .146 .123 .261 .063 .144 .727

진취성3 .072 .185 .213 .296 .145 .249 .691

진취성1 .165 .323 -.011 .192 .162 .223 .639

고유값 8.618 4.813 4.341 3.147 3.066 2.844 2.575

설명변량 21.544 12.033 10.854 7.868 7.665 7.110 6.437

누적변량 21.544 33.578 44.431 52.300 59.965 67.076 73.512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935

Bartle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 12272.195, 자유도= 780, 유의확률= .000



The Korean Career · Entrepreneurship & Business Association Vol. 7, No. 4, July. 2023

56 임재성

연구변수 최초문항 최종문항 Cronbach's α

창업의지 5 5 .948

학습지속성 7 7 .912

보상만족도 12 12 .961

고용가능성 4 4 .915

혁신성 4 4 .864

진취성 4 4 .819

위험감수성 4 4 .905

문항 수 40 40 문항제거 없음

<표 Ⅳ-4> 신뢰성 분석 결과 

4.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들의 법칙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표 Ⅳ-5>와 같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모

든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방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연

구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어 법칙타당성도 충족하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구분
창업

의지

학습

지속성

보상

만족도

고용

가능성

기업가

정신

창업의지 1
　

　 　

학습지속성 .440** 1 　 　

보상만족도 .258** .340** 1 　

고용가능성 .394** .499** .469** 1

기업가정신 .420** .647** .326** .438** 1

* P< .05, ** P< .01, *** P< .001 

<표 Ⅳ-5> 상관관계 분석 결과

4.4 연구의 가설검정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표 Ⅳ-6>과 같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등 매개관계는 PROCESS macro의 

병렬다중매개모형인 Model 4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소득, 

회사규모 등 명목변수들을 더미변수화하여 통제하였다.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수준

다중공선성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491 .299 　 1.641 .102 　 　

통제

변수

성별더미_여 -.219 .155 -.075 -1.417 .157 .739 1.354

결혼더미_미혼 .035 .210 .011 .167 .868 .435 2.298

연령더미_20대 .350 .278 .069 1.258 .209 .684 1.462

연령더미_40대 -.259 .194 -.084 -1.332 .184 .513 1.948

연령더미_50대 -.095 .255 -.025 -.373 .710 .463 2.161

연령더미_60대 -.332 .622 -.027 -.534 .594 .828 1.207

학력더미_고졸 .356 .252 .074 1.411 .159 .750 1.334

학력더미_2년대졸 -.070 .229 -.015 -.304 .761 .816 1.225

학력더미_대학원졸 -.290 .229 -.063 -1.267 .206 .833 1.201

업종더미_교육 .181 .247 .042 .733 .464 .637 1.570

업종더미_음식 .358 .365 .050 .979 .328 .776 1.288

업종더미_유통 .124 .249 .028 .498 .618 .637 1.571

업종더미_정보 .191 .256 .041 .747 .456 .695 1.439

업종더미_전문 -.538 .262 -.113 -2.056 .041 .679 1.473

업종더미_부동산 .132 .350 .019 .377 .707 .796 1.257

업종더미_금융 -.107 .366 -.015 -.293 .770 .773 1.294

업종더미_기타 -.138 .226 -.034 -.612 .541 .675 1.481

직책더미_주임대리 .405 .220 .108 1.842 .066 .600 1.666

직책더미_과장급 .502 .229 .132 2.189 .029 .565 1.770

직책더미_차장급 .221 .279 .045 .792 .429 .642 1.558

직책더미_부장급 .493 .274 .118 1.801 .073 .483 2.069

직책더미_임원급 .562 .327 .094 1.719 .087 .689 1.451

직장경험더미_20년 .110 .187 .036 .586 .559 .536 1.867

<표 Ⅳ-6> 인과관계 가설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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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F=4.299, p=.000),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도 적합하였다(R=.588, R2=.345).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VIF는 10 이내이고 공차한계는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상관에 따른 상

호 간섭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4.4.1 학습지속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학습지속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p<.05 수준에서 기업 핵심인재의 학습지속성은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

은 채택되었다(B=.444, p=.000).

이 결과는 글로벌 기업환경의 급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려는 직장인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는 학습지속

성은 창업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제공하며(최중석, 2017), 

학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려는 학습지속성이 정보와 기술

을 한 단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창업의도를 연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신수진, 2016; 

Lomineishvili, K., 2021). 학습지속활동은 취업 및 향후 

창업의지에도 유의미한 정의 영향(한정희·조건, 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학습지속성으로 획득한 

정보와 노하우, 전문자격증 및 면허 취득 등으로 강화되어 

높아진 자신감으로 창업의지에도 긍정적으로 작동될 것으

로 기대된다. 

4.4.2 보상만족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보상만족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p<.05 수준에서 기업 핵심인재의 보상만족도는 창업의지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는 기각되었다(B=.068, p=.321).

이 결과는 이태화·이창원(2013)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이직의도 와의 연구에서 보상만족이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와 일치하

였다. 또한 보상만족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없

다는 결과로 경제적인 보상보다 다른 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였다(유승완·이찬, 2022). 한편, 다수의 선

행연구는 조직에서의 제공하는 보상만족이 높을수록 창업

의지는 낮아진다(허병준·이형용, 2021)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 것과는 달리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는 최근 

산업생태계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창업에 관심보다는 

보상만족도가 높아지면 현재의 조직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직무몰입 및 전문역량 강화하여 안정성을 추

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4.4.3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p<.05 수준에서 기업 핵심인재의 고용가능성은 창업의지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수준

다중공선성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직장경험더미_30년 .300 .239 .082 1.254 .211 .480 2.083

직장경험더미_40년 .078 .528 .008 .148 .883 .727 1.376

부양가족더미_1인 -.287 .267 -.071 -1.075 .283 .469 2.133

부양가족더미_2인 -.419 .226 -.102 -1.857 .064 .689 1.452

부양가족더미_3인 -.174 .176 -.053 -.988 .324 .703 1.422

부양가족더미_5인 .467 .312 .075 1.496 .136 .822 1.217

소득더미_200만미만 .079 .315 .016 .252 .801 .479 2.087

소득더미_400만미만 .125 .200 .037 .626 .532 .576 1.735

소득더미_800만미만 .054 .196 .016 .278 .781 .647 1.546

소득더미_800만이상 -.725 .243 -.161 -2.976 .003 .705 1.418

회사더미_대기업 -.035 .206 -.010 -.171 .865 .546 1.831

회사더미_중견 .093 .206 .027 .453 .651 .565 1.770

회사더미_창업 .308 .212 .090 1.455 .147 .536 1.866

독립

변수

학습지속성 .444 .075 .339 5.885 .000 .621 1.609

보상만족도 .068 .068 .054 .993 .321 .688 1.453

고용가능성 .198 .074 .165 2.667 .008 .536 1.866

* 종속변수: 창업의지, R=.583 R2=.340, F=29.581(p=.000)

* 통제변수: 성별(남=0), 연령(30대=0), 학력(4년제대졸=0), 결혼(기혼=0), 업종(제조=9), 직책(일반직원=0), 직장경험(10년미만=0), 

부양가족(4인=0), 소득(400~600만원=0), 회사규모(중소기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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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

설 3은 채택되었다(B=.198, p=.008).

고용가능성과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유의

한 실증연구(Kuckertz & Wagner, 2010; 정종식·양동우, 

202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다

수의 연구에서 고용가능성은 외부  및  내부의 노동시장에서

의 자신의 고용 가치성으로  인식되어 경력성공 및 이직에

서의 성공에   기여한다(Direnzo et al., 2015; Nimmi et 

al., 2020; Cortellazzo et al., 2020).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용가능성과 창업의지와는 상반된다

는 일반적인 견해가 많지만, 고등학습에 대한 연구에서 고

용가능성과 기업가정신 간에 상호 교환관계가 될 수 있다

(Sewell & Pool, 2010). 또한 창업가로 변화되는 것과 

고용가능성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분별될 수 있으나 현실

적으로 조직에서 직원들에게 기업가적 역량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다(Rae, 2007). 끊임없는 경력개발을 통해 고용

가능성이 높을수록 직원은 자신만의 독창적 기술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창업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Kuckertz & 

Wagner, 2010). 이는 조직에서 요구되는 경력과 기술성

이 확보되어 고용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 측면

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창업의지가 작동된 

것으로 판단된다.

4.4.4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1단계) 둘째,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2단계) 셋

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3단계). 매개효과 유무에 

대한 판단은 매개변수 개입이 없이 도출된 2단계 독립변수

의 베타값이 3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 베타값보다 크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Baron & Kenny, 1986). 

가. 매개효과 유무에 대한 판단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유무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IV-7>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모

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1단계 F=8.997, p=.000, 2단

계 F=4.299, p=.000, 3단계 F=4.438 p=.000),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도 양호하였다(1단계 R=.724 R2=.525, 2단계 

R=.588, R2=.345, 3단계 R=.599 R2=.625).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두 VIF는 10 이내이고 공차한계는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상관에 따른 상호 간섭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학습지속성, 고용가능성은 매개변수인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1단계), 매개변수의 개입 여부에 상관없이 종속변수

인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2단계, 3단계). 마지막으로 2단계 표준화 베타값과 3

단계 표준화 베타값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학습지속성과 

고용가능성의 2단계 표준화 베타값은 각각 β=0.339, β

=.165로서 3단계 표준화 베타값 β=0.244, β=0.14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존재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한편, 보상만족도와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5는 기각되었다. 

구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수준

다중공선성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1단계

종속변수:

기업가정신

학습지속성 .427 .038 .556 11.338 .000 .621 1.609

보상만족도 .056 .034 .077 1.657 .099 .688 1.453

고용가능성 .081 .037 .115 2.183 .030 .536 1.866

2단계

종속변수:

창업의지

학습지속성 .444 .075 .339 5.885 .000 .621 1.609

보상만족도 .068 .068 .054 .993 .321 .688 1.453

고용가능성 .198 .074 .165 2.667 .008 .536 1.866

3단계

종속변수:

창업의지

학습지속성 .320 .089 .244 3.612 .000 .442 2.260

보상만족도 .051 .068 .041 .757 .450 .683 1.465

고용가능성 .174 .074 .146 2.354 .019 .528 1.894

기업가정신 .290 .111 .170 2.607 .010 .475 2.103

* 통제변수: 성별(남=0), 연령(30대=0), 학력(4년제대졸=0), 결혼(기혼=0), 업종(제조=9), 직책(일반직원=0), 직장경험(10년미만

=0), 부양가족(4인=0), 소득(400~600만원=0), 회사규모(대기업=0)

<표 Ⅳ-7>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유무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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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학습지속성과 창업의지, 고용가능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

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크기 및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표 Ⅳ-8>과 같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Bootstrapping

은 총 5,000회를 수행하였다.학습지속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 및 고용가능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

의 간접효과는 각각 IE=.1979, CI=.0805∼.3334 

IE=.1604, CI=.0939∼.2352로서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설 4와 

가설 6은 채택되었다. 기업가정신은 학습지속성과 고용가

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정(+)의 방향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

변수

독립

변수
Total

Dire

ct

Indir

ect

SE

(Boot)

LLCI

(Boot)

ULCI

(Boot)

기업가

정신

학습

지속성
.5763 .3784 .1979 .0637 .0805 .3334

고용

가능성
.4718 .3114 .1604 .0359 .0939 .2352

* 종속변수: 창업의지

<표 Ⅳ-8>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Ⅴ. 결론

5.1. 연구의 결과

산업생태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직장인들은 중

장기적으로 지속적 경제활동을 위한 대안으로 창업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조직의 핵심인재의 역량특성에서 학습지속

성과 보상만족도,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첫째, 기업 핵심인재의 학습지속성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것을 확인되었다. 경력관리를 위한 역량개발 및 직무만족

에 중요한 요소(Hall & Mirvis, 1995)이며, 학습을 지속

적으로 실행하면 전문역량이 강화되어 창업가적 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Lomineishvili, K., 2021).는 결과를 지지하

고 있다. 이는 조직 생활에서 학습지속성을 통해 기술 및 

전문역량이 축적된다면 향후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긍정적

으로 작용할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업 핵심인재의 보상만족도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보상만족이 이

직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

다(유승완·이찬, 2022). 최근 산업생태계의 불확실성이 커

짐에 따라 보상만족이 높을수록 조직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창업이라는 위험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한 것으

로 판단된다.

셋째, 기업 핵심인재의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로 고용가능성은 외부  및  내부의 노동시장에

서의 자신의 고용역량으로  인식되어 경력성공 및 이직에

서의 성공에   기여한다(Cortellazzo et al., 2020; Nimmi 

et al., 2020). 하지만 조직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경력

의 정도가 높아도 고용불안정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의도치 않게 은퇴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한다

는 관점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기업 핵심인재의 역량특성으로 학습지속성, 고용가

능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기업가정신이 매개역할이 확

인되어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한 가설과 일치하였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

에서 긍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

지하고 있다. 다만 보상만족도와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상만족이 창업의지와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

가 없었다. 또한 기업가정신과 인과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였으며 기업가정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보상만족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작동된 것으로 판단된

다. 산업생태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재의 조

직에서 직무몰입 및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성을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5.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금번 연구는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

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법정 정년 또는 의도치 않

게 조기퇴직을 할 때 출구전략으로 창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의 영향 연구는 다수 있지

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속성, 보상만족, 고용가능

성의 요소는 직장생활에서 요구하는 핵심인재 역량특성으

로 직장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게 인식될 것으로 판단

되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직장인에게 

창업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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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홍보 및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히 기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 항목에 기업가정신, 사내기업가 운영, 창업 정책의 

교육 이수율 등을 평가지표로 삼고, 기업에게는 세금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창업인식의 전변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기업은 생존을 위해 한계사업

정리, 정리해고 및 실직으로 의도치 않은 퇴직이 점차 증

가하는 추세이다. 퇴직 후 창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에 

성공적인 창업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재직 중에 창업을 고

려한 끊임없는 학습과 관련 전문역량의 강화가 중요하다. 

둘째, 대기업에 정부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경우 인센

티브 제도를 통해 직장인들이 창업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된다면 재직중에 창업에 대해 고려하는 직장인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학습지속성과 고용가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직장인을 창업가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

다. 둘째, 일반적으로 직장에서의 학습지속성과 보상만족, 

고용가능성 등은 성공적인 조직생활에 긍정적으로 인식되

는 변수에 대해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창업의지에도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는 역설계로 진행하였

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도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학습지속성과 보상만족이 창업의지에 영

향을 주는 선행연구가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설문지

를 구성에 있어 보통 수준의 난이도로 문항을 다소 보수

적으로 활용하였다. 향후에는 설문 문항을 좀 더 확대하고 

다양한 난이도로 재구성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직장 근

무 중 특정 시점에 1회 측정한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동일한 측정도구와 응답자로 측정

할 때 유발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 문제”는 없어 보이

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단연구 또는 응답의 원천을 분리”하는 등의 체

계적이고 정교한 연구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독립변수로 

기업 핵심인재 특성역량이 직장인들의 특성을 전부 대변할 

수 없다는 것과 독립변수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다소 

미흡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대학생, 예비창업자 등 기존

의 연구범위를 직장인으로 확장시켜 논의함에 따라 연구변

수 탐색 등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 기업가

정신 하위변인들의 다중매개효과나 독립변인 간의 상호작

용 효과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변수의 확장 

및 분석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

지속,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기업가정신과 연계되어 창

업의도를 통해 현실적으로 창업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확

장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장인이라는 특성이 가지

는 조직의 통제나 활동상의 제약, 가족 부양 등 경제적 부

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의미 있는 

통제변수를 분석에 추가함으로써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연구한계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의 시사점들을 적용한다면 급변하는 창업생태

계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직장 경험이 창업성공 및 활성

화에 기여 될 것이다. 더불어 고령화와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지표개선, 경제활성화 등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역할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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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Competency Characteristics of Core Human 

Resources on the Will to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Lim Jae-S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how major talent competency characteristics such as learning 

persistence, reward satisfaction, and employment prospect influence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lso 

whether entrepreneurship mediates the correlation between major talent competency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argeting office workers. This research used 358 valid questionnaire sheets surveying 

office workers selected across the country. For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SPSS and PROCESS macro 

were utilized.

To sum up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learning persistence, one of the major talent competency 

characteristics, increases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is implies that if skills and professional competencies are 

accumulated through learning persistence in the workplace, it can be the factor to influence entrepreneurial 

intentions considerably afterwards. Second, reward satisfaction, one of the major talent competency 

characteristics, is not found to influence entrepreneurial intentions significantly. The higher the reward 

satisfaction, the stronger the perception that they are recognized by the organization; therefore, they tend to 

pursue stability instead of the risk of starting a business. Third, it has been confirmed that employment 

prospect, one of the major talent competency characteristics, influences entrepreneurial intentions. Even if the 

degree of individual expertise and career is high, employment instability is not completely resolved; therefore,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s seem to be affected as they prepare for retirement in the mid- to long-term 

perspective. Fourth, it has been found that entrepreneurship plays mediating roles in the correlation betwee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major talent competency characteristics such as learning persistence and 

employment prospect. In the correlation between reward satisfac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however, 

no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were examined. This confirms that if uncertainty in the industrial 

ecosystem is not resolved, they tend to seek stable growth in the organization by enhancing their job 

commitment and professional competencies in their current organization.

Accordingly, if learning persistence and employment prospect are elevated by learning for growth in the 

organization and acquiring professional competencies, it is expected that office workers will be likely to turn 

into entrepreneurs. This is a differentiated study targeting office workers that account for the majority of 

economic activities, and it is expected to have great ripple effect socially. If starting a business works 

positively for activation, it will influence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indicators by solving problems related 

with aging or unemployment and contribute to changing the society and economy through a virtuous cycle.

Keywords : Entrepreneurial intentions, learning persistence, reward satisfaction, 

            employment prospect,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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