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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요  약 >----------------------------------------

본 연구는 국내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 분야에 게재된 총 7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

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로 분류하였고 국내 기업가정신 교육의 발전을 위한 후속 연구과제 또한 논의하

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시기를 살펴보면 2002년 첫 논문 이후 2010

년부터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총 52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 주제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분석 결

과에 따르면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지만, 질적연구보다는 양적연구가 상대

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세부 연구 주제는 교육 방법 및 효과, 연구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사회적 기업가정신, 해외사례, 진로 교육, 연구 동향 등 총 7개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의 개념 정립, 연구 변수 확장, 질적연구 활성화 등의 향후 연구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적

인 발전과 창조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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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업가정신은 현대 사회에서 경제 발전과 창조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는 기업 경영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필수적인 역량이며, 경제성장과 혁신을 촉진

하는 핵심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기회를 파악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

발하며 벤처 기업을 창출하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은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복지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업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며, 혁신을 촉진하고, 벤처 기업의 창출과 

성장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에 관련

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되어왔는데 주로 기업가정신 교육 효과 및 영

향 분석, 기업가정신 교육 방법 및 프로그램 설계와 실행, 기업가정신 교육 대상과 참여자 

특성, 그리고 기업가정신 교육의 온라인 및 디지털화 등을 다루고 있다.

정부나 교육 기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어떤 유형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

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제공된다면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

다. 이에 연구자들은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와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어떠

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지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왔다. 김도현 외

(2019)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창의성 역량과 사회적 문제 해결력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조인석 외(2019)는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창업 교육 만족도와 창업지원 제도의 조절 효과와 함께 조사했다. 또한 조영준

(2014)은 기업가정신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대학 창업 교육 만족도를 매개로 조사

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프로그램 설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자들은 기업가정신 교육의 내용, 교수법, 교육 과정 구성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

인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제 실행 사례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교육 전략을 

도출하였다. 차성미 외(2019)는 소셜벤처와 기업가정신 교육 참여 동기가 교육성과, 창업 

자기효능감,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숲 소셜벤처 이노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고, 최믿음 외(2022)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 교육 요소와 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과정 설계에 있어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교육 대상의 연령, 교육 수준, 경험 등과 참여자의 성격특성, 동기, 관심사 등의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 대상 선정과 참여자 관리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 대상

과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하는 연구도 지속되어 왔다. 한문성 외(2010)는 창업 및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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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신 교육의 현황과 교육 수요자의 기대 성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특히 최용석 

외(2022)는 지역 사회 문제 해결형 기업가정신 교육 과정의 개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여 

사회복지학에 기반한 총 23개의 지역문제 해결형 기업가정신 역량을 도출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교육 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상현실(VR) 등

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디지털 교육방식과 도구를 기업가정신 교육에 적용하는 방

법을 탐구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남정민(2017b)은 기업가정신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을 검

증함으로써 교육의 온라인 및 디지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박성진 외(2021)는 기

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온라인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도구를 보다 자연스럽게 활

용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가정신을 형성하고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MZ세대의 특성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

여 기업가정신 교육을 개선하는 연구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상기 선행연구들은 기업가정신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그 효과와 평가에 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은 아직 한계가 있으며, 기업가정

신 교육의 동향과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게재된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행연구들의 결

과를 보완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의 동향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여 연구 동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진행된 기업가정신 교육에 관

한 연구의 범위를 확인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동향 분

석은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 측면에서 필수적인 작업이다(정경환·

원영신·구송광, 2015).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연구의 시기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연구의 연구 방법에 따른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국내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연구의 주제별 동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2.1 자료 수집 대상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22년

까지의 국내에 게재된 등재지 이상의 학술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수

행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을 활용하여 상세 검색에서 검색어를 ‘기업가정

신’,‘교육’을 입력한 결과 총 113편이 검색되었다. 논문 중에서 원문이 없거나 키워드

를 포함하지 않은 논문과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고 1차 분류를 한 결과 총 77편이 분류되었

다. 2차 분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문헌을 선별하였다. 첫째, 기업가

정신 교육과 관련 없는 문헌, 둘째, 국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외를 대상으로만 한 기업

가정신 교육 관련 문헌 등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선정된 논문은 총 73편이다. 선정된 

논문의 주제어로는 기업가정신(47편), 기업가정신 교육(20편), 창업 교육(14편), 창업 의도

(10편), 창업 의지(7편), 자기효능감(5편),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5편), 청소년(4편), 메이

커 교육(3편), 위험감수성(3편) 등이 있었다.

<표 1>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연구의 주제어 동향

순위 빈도 주제어
1 47 기업가정신
2 20 기업가정신 교육
3 14 창업 교육
4 10 창업 의도
5 7 창업 의지
6 5 자기효능감,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7 4 청소년
8 3 메이커 교육, 위험감수성

9 2

게이미피케이션, 교육 현황, 기회형 창업, 대학 교육, 디자인씽킹, 문제 해결 능
력, 사회적 기업, 사회적 문제 해결력, 셀프 리더십, 소상공인, 액션 러닝, 요소
주도형 경제, 정부 지원, 진로 불확실성, 진로 인식, 진취성, 창업 교육 만족도,
창업 동기, 혁신성, 효율 주도형 경제, 혁신 주도형 경제, SPSS PROCESS
macro

10 1

가족 지지, 간호대학생, 게더타운,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 경영, 경영 교육, 경
영 성과, 경영하는 주체, 경제 교육, 공학 교육, 관계적 지원, 교수 설계, 교수
설계 모델, 교육, 교육 만족, 교육 만족도, 교육 모델, 교육 서비스 품질, 교육
성과, 교육 요구, 교육 요구도, 교육 참여 동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활
동, 교육 효과성 검증, 교육자 역량, 구성주의,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글
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기대 성과, 기업가 활동, 기업가 활동 의도, 기업가정
신 교육 만족도,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 동향,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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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류 기준

수집된 73편의 자료를 연구 시기,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주제별로 자세히 읽으면서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정리하였고,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첫째, 논문이 발간된 연도에 따라 게재된 논문의 수를 파악하고 기록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검색되는 최초의 논문이 2002년에 발표된 후, 2010년에 1편의 논문이 추가로 발

표되었다. 해당 시기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연구 초기의 특성과 독자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를 제1시기로 

정하였으며, 이후 12년의 기간을 6년 단위로 나누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를 제2시기, 

2017년부터 2022년까지를 제3시기로 구분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에 따라 양적연구(설문지, 데이터 분석 등), 질적연구(사

가정신 교육 환경,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기업가정신 역량, 기업가정신 역
량 기반 교육, 기업가정신 온라인교육,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기업가정신과 창
업 교육 현황 변수, 기업가정신의 특성, 기회 발견, 기회 활용, 대학 창업 교육,
대학생, 대학의 기업가정신 교육 지원 시스템, 덕후 성향, 델파이, 디자인 기업
가정신, 리빙랩, 메이커 운동, 메타버스, 모듈식 교육, 모호성 수용, 무역 실습,
무역 창업, 문제 중심 학습, 변혁적 리더십, 비대면, 비대면 교육, 비즈쿨, 비창
업자, 사내 기업가정신, 사회 네트워크, 사회 안전망, 사회 자본, 사회과 교육,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 삼원 조절 효과, 상업 교육, 상인
대학, 서비스교육, 성격, 성별, 성취 욕구, 셀프 리더쉽, 소상공인 창업 교육, 소
셜 러닝, 소셜 벤처, 스타트업, 시각디자인 교육, 시니어 창업, 시민성, 신문, 신
문 구독, 신문 활용 교육, 아그작 교실, 여성 기업가정신, 여학생, 역량 기반 교
육과정, 역량 기반 기업가정신 교육, 예비 창업가, 예비 창업자,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콘텐츠, 외식 창업 교육, 요구 분석, 요구도 분석, 원격 교육, 웹
창업, 유럽연합, 유럽연합 기업가정신 교육 국가전략, 융복합 디자인씽킹, 자기
결정성,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영업자, 작가 디자이너, 적극적
참여형 학습, 전문대학, 전통시장, 중/고등학생, 중국 대학생, 지속가능성, 지역
문제 해결, 지역사회, 직업전문학교, 진로 교육, 진로 역량, 창업, 창업 결정, 창
업 경험, 창업 교육 문제점, 창업 교육 체계, 창업 교육 프로그램, 창업 교육의
양지표, 창업 교육의 질지표, 창업 만족도,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 생
태계, 창업 성과, 창업 성과 요인, 창업 스킬, 창업 실습 교육, 창업 실패 두려
움, 창업 영재 캠프, 창업 유형, 창업 융합 교육, 창업 자기효능감, 창업 정책,
창업 행동, 창업 효능감, 창업자, 창업팀 몰입, 창의성 역량, 청소년 교육, 청소
년 기업가정신,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틀,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취업 준비 행동, 코로나19, 콘텐츠 개발, 팀기반 학습, 판매 실습, 프로그램 만
족도, 플립 러닝, 학습자 중심, 한국 대학생, 해커톤 교육, 핵심 교육 요소, 혁
신 행동, 혁신적 교수법, 현장 체험, EntreComp 프레임, ESG, ESG와 기업가정
신의 접목, HAKS, Q방법론, TPACK



례연구, 인터뷰 등), 혼합연구, 기타로 분류하여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셋째, 기업가정신 교육에 관한 연구 주제를 교육 방법 및 효과, 연구 대상(대학생, 청소

년 등), 기업가정신 교육, 사회적 기업가정신, 해외사례, 진로 교육, 연구 동향의 주제로 

나누어 빈도수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3.1 연구 시기별 동향 분석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의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학술 전문 사이트에서 '기업가정신'과 

'교육'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논문이 처음 게재된 2002년부터 2022년까지를 기준

으로 하였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를 제1시기로 분류하였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를 

제2시기로 분류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를 제3시기로 분류하였다. 시기별 연구분

포 결과를 살펴보면, 제1시기에는 2002년 최초 논문이 게재된 후 2010년에야 1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총 2편(2.7%)이 게재되었는데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관점이 지금과 달리 초기

의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연구는 경제위기를 겪은 현실 속에서 사회와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제 교육의 한 부분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김이석, 2002). 제2시기인 

2012년 이후부터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2011년

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3.8편, 총 19편(26%)이 게재되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관련 교

육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관련한 연구들도 이 시기에 보고되기 시작했다(김미란, 2019; 이

우진·김진수·김용태, 2013에서 재인용). 제3시기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기업가정

신 교육 관련 논문이 총 52편(71.2%)이 발표되었다. 해당 시기에 발표된 논문 수는 제2시기

의 총 19편의 논문보다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부터 정부가 '혁

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 조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초‧중‧고등 교육기관과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어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연구가 본격화된 것으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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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 시기별 동향 분석 결과

3.2 연구 방법별 동향 분석

기업가정신 교육의 연구 방법별 동향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방법은 양적연구

(설문지, 데이터 분석 등), 질적연구(인터뷰, 사례 조사 등), 혼합연구(양적 및 질적연구, 문

헌 조사 등), 기타 총 4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표 2> 연구 방법별 동향 분석 결과

구분
<제1시기>
2002년~2010년

<제2시기>
2011년~2016년

<제3시기>
2017년~2022년

양적연구 1 (1.37%) 14 (19.18%) 36 (49.32%)
질적연구 1 (1.37%) 5 (6.85%) 11 (15.07%)
혼합연구 - - 3 (4.11%)
기타 - - 2 (2.74%)
합 계 2 (2.74%) 19 (26.03.%) 52 (71.23%)

기업가정신 교육의 연구 방법은 양적연구 51편(69.9%), 질적연구 17편(23.3%), 혼합연구 

3편(4.1%), 기타 2편(2.7%)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연구 방법을 분석한 결과, 제1시기에

는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교육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의 공백을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지적한 사례가 있었다(김이석, 2002). 한문성(2010)은 양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중‧고등학교 교육 수요자의 기대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교육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제2시기에서는 양적연구 논문에서 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등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연정(2012)은 창업 교육의 이해도와 창의성 



수준이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질적

연구는 인터뷰 조사와 사례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제3시기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 분

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연구 방법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양적연구에서는 교

육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ANOVA, 구조방정식, 조절 회귀분석, 

Q 방법론, IPA 분석(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 Borich 요구도, AHP 기법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김종명(2020)은 창업 성과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몇 가지 항목(창업 교

육, 정부 지원, 기업가정신, 창업 의지)으로 구성된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제3시기에서의 질적연구는 총 15.1%를 차지하며 총 1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주로 구조

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대상자별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을 연구하였으며, 

사례연구와 이해관계자 분석 연구도 수행되었다. 혼합 연구로는 윤석철(2021)이 창업 교육 

지표 현황 분석과 그 성과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을 위해 창업 교육 분야 우수 대학과 기

타 일반 대학 간의 성과 요인 차이를 분석하고, 기타 문헌 조사를 통해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타로 김미란(2019)은 2002년부터 2019년 1월까지 국내에 발표된 151편의 논

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고, 윤병선(2020)은 국내 발표 논문 52편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구성 요소와 창업 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전의 모든 연구 들을 검토하

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통합하는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양적연구 논문의 연구방법 분석 결과

번호 연도 저자 논문제목 연구방법

1 2010
한문성
권주형

창업 및 기업가 정신 교육의 현황 및 교육
수요자의 기대성과에 대한 연구

설문조사(n=1090)
평균차이검증

2 2012 김광회
전통시장 교육 서비스 품질이 상인의 교육
만족과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n=171)
다중회귀분석

3 2012
김연정
노병수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n=268)
구조방정식

4 2012 도수관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창의적 기업
가정신과의 관계, 젠더, 교육수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른 집단구분을 중심으로

패널자료
로지스틱 회귀분석

5 2013
이명숙
원상봉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도 분석

설문조사(n=480)
요구도, ANOVA

6 2013 한정희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n=154)
구조방정식

7 2014 양준환
기업가정신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n=249)
회귀분석

8 2014 조영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설문조사(n=153)
다중회귀분석

9 2015 남정민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성과 간의 연구
설문조사(n=67)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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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도 저자 논문제목 연구방법

10 2015
신혜성
안윤영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한 외식창업교육이 기
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n=363)
회귀분석

11 2015 양준환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n=278)
회귀분석

12 2015 최주철
온라인 창업교육이 글로벌창업 기업가정신
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설문조사(n=99)
회귀분석

13 2016
김용호
김종근

청소년의 신문활용교육(NIE)이 기업가정신
및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n=283)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

14 2016 양준환 한중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조절효과분석
설문조사(n=527)
회귀분석

15 2016
이유태
정대성

상생형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과
창업가 역량 향상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n=239)
구조방정식

16 2017 강경균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

설문조사(n=92)
교육 요구도

17 2017 강태균
시니어 창업교육생의 특성과 기업가정신이
소상공인 창업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설문조사(n=326)
다중회귀분석

18 2017
김세영
윤성혜

IPA 기법을 활용한 공학계열 여대생의 기
업가정신 인식 및 교육 요구도 분석

설문조사(n=227)
차이검증, IPA 분석

19 2017
김지영
전병훈

대학의 기업가정신교육이 혁신행동에 미치
는 영향

설문조사(n=296)
AMOS방식, 경로분석

20 2017
남정민
이환수

주요 국가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및 효
과 연구

패널자료(n=40354)
ANOVA

21 2017 남정민 기업가정신 온라인교육의 효과성 검증
설문조사(n=139)
사전-사후 검사

22 2017
노현철
김경재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 간의 교육 프로그
램 만족도의 매개효과 연구

설문조사(n=120)
회귀분석

23 2017
박재춘
김성환

예비창업자의 진로불확실성과 진로교육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n=381)
회귀분석

24 2017
백민정
강경균

초중등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과 교육요구
도 분석

설문조사(n=499)
교육 요구도

25 2017 유진영
융복합 디자인씽킹 교육이 예비보건행정가
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n=39)
사전-사후 검사

26 2017
임지영
김근면

간호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성격특성, 창업
교육 요구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n=301)
다중회귀분석

27 2018 공혜원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
동의도의 관계

패널자료(n=37882)
상관분석, 삼원조절효과

28 2018
권영국
김영중

조리실습교육 서비스 품질이 교육만족도
및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n=316)
구조방정식

29 2018
김도현
정선영

기업가 정신교육이 고등학생의 셀프리더십
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설문조사(n=281)
사전-사후 검사

30 2018
양준환
김춘광

청소년이 인지한 관계적 지원, 기업가정신
및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n=151)
조절회귀분석

31 2019 김도현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이 중·고 설문조사(n=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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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김래영

등학생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에 미치는
효과

사전-사후 검사

32 2019
김재현
남정민

한·중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패널자료(n=912)
위계적 회귀분석

33 2019 김종성
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 효과성 검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설문조사(n=47)
IPA 분석,
사전-사후 검사

34 2019 김태경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 의도
설문조사(n=437)
구조방정식

35 2019
박재춘
김주섭

예비창업자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

설문조사(n=236)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36 2019
오희화
조인석

대학창업교육 참여자의 기업가정신과 교육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n=81)
다중회귀분석

37 2019
정선영
김도현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설문조사(n=442)
사전-사후 검사

38 2019
조인석
오희화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n=82)
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

39 2019
차성미
안지훈

소셜벤처와 기업가정신 교육참여동기가 교
육성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의도에 미치
는 영향

설문조사(n=82)
구조방정식

40 2020
김종명
이서영

창업교육, 정부지원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n=256)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41 2021
권혁
임진혁

비대면 창업 융합 교육에서 혁신적 교수법
(실시간 원격 수업, PBL, MOOC, 플립러닝)
만족도가 셀프

설문조사(n=128)
상관관계분석

42 2020
김영수
정영근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
는 영향 및 덕후성향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n=231)
구조방정식

43 2021
박성진
허은혜

청소년 사회적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온
라인 게이미피케이션 개발

설문조사(n=1378)
비교분석
(독립표본 t검정)

44 2021
박성진
이유정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온라인 게이미피
케이션 콘텐츠 개발 및 검증

설문조사(n=52)
사전-사후 검사

45 2021
박소연
현병환

소상공인의 경영교육이 기업가정신과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n=304)
구조방정식

46 2022 권혁
대학 리빙랩 교육 참여자의 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자기주도학습, 취업
준비행동에

설문조사(n=119)
상관관계분석

47 2022
김지현
박숙경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기
업가정신, 자기효능감 및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

설문조사(n=59)
사전-사후 검사

48 2022
남승완
이종현

ESG와 기업가정신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설문조사(n=148)
사전-사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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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주제별 동향 분석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 주제에 따라 수집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제1시

기에는 연구 대상(청소년) 1편(1.37%), 연구 동향 1편(1.37%)으로 확인되었다. 제2시기는 교

육 방법 및 효과 7편(9.59%), 기업가정신 교육 5편(6.85%), 연구 대상(대학생, 소상공인) 3편

(4.11%),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 주제에 대해 각각 2편의 논문이 게재

되었으며, 총 19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제3시기는 교육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연구가 17

편(23.29%)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고, 다음으로는 연구 대상[대학생(7편), 소

상공인(2편), 청소년(7편)]에 관한 연구가 16편(21.92%), 기업가정신 교육 9편(12.33%), 사회

적 기업가정신 4편(5.48%), 해외사례, 진로 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가 2편씩(2.74%) 수

행되었다. 

<표 4> 연구 주제별 동향 분석 결과

주제
<제1시기>
2002년~2010년

<제2시기>
2011년~2016년

<제3시기>
2017년~2022년

교육 방법 및 효과 - 7 (9.59%) 17 (23.29%)
연구 대상 1 (1.37%) 3 (4.11%) 16 (21.92%)

기업가정신 교육 - 5 (6.85%) 9 (12.33%)
사회적 기업가정신 - 2 (2.74%) 4 (5.48%)

해외사례 - 2 (2.74%) 2 (2.74%)
진로 교육 - - 2 (2.74%)
연구 동향 1 (1.37%) - 2 (2.74%)
합 계 2 (2.74%) 19 (26.03%) 52 (71.23%)

번호 연도 저자 논문제목 연구방법

49 2022
박미정
이철규

녹화 동영상 강의와 메타버스 강의에 따른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성 비
교

설문조사(n=119)
사전-사후 검사

50 2022 배병윤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프로그램
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n=127)
구조방정식

51 2022
윤성혜
이우진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자는 어떠
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가

설문조사(n=217)
t검정, Borich 요구도



3.3.1 교육 방법 및 효과

교육 방법 및 효과에 관련된 논문은 연구 주제의 세부 내용에 따라 교육모형 및 모델,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성, 교수 및 교육자의 역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믿음·김민성·김정환(2022)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자를 대

상으로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교육 과정의 핵심 요소와 활동을 기업가정신 교육의 

'역량(Competencies)'과 '인성(Character Qualities)' 영역으로 분류하여 핵심 교육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 국내외 교육자들은 역량 교육 차

원을 인성 교육 차원보다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영수·성상기(2015)는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교과 체계 수립을 위해 초·중·고를 비롯해 정규 대학과 대학원, 

비정규 성인 과정까지 기업가정신 교과 내용의 일관성과 위계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HAKS 모형에 기반한 모듈식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철기 외(2020)는 국내 K대학의 사

례로 역량 기반 기업가정신 교육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기업가정신 이해, 기업

가정신 함양, 기업가정신 심화 및 활용의 단계로 구분하여 역량별 세부 교육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윤성혜·장지은·김세영(2019)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방법론

으로 메이커교육(maker education)의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성승희(2022)는 초등학교 교육

에서의 디자인씽킹의 개념을 적용한 온·오프라인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이명숙·원상봉(2013)은 창업자, 예비창업자, 비창업자의 창업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기업가정신 교육 요구의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각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김현미(2015)는 시각디자인 프로그램에서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박성진·이유정·인재현(2021)은 코로나19 시대의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 게이미피케이션 콘

텐츠를 개발하고 실제로 진행한 후 긍정적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장지은·윤성혜·김

세영(2019)은 청소년을 위해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총 2종의 16주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과 교육자료를 개발하였고, 남승완 외(2022)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ESG[환경

(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기업가정신을 결합한 교육프로그

램 적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김용호·김종근(2016)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

생들의 신문활용교육(NIE)이 자기효능감과 진로 인식,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여 신문활용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진로 인식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현순안·김세광(2018)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러닝과 액션

러닝을 활용한 기업가정신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박미정·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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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는 비대면 시대의 원격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메타버스 수업의 효과성을 연

구하였다.

윤성혜·이우진(2022)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의 실시 주체로서 교육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TPACK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교육자의 역량을 측정하고 도출하였으

며, 권혁·임진혁(2021)은 비대면 창업 융합 교육에서 실시간 원격 수업, PBL(Problem 

Based Learning),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등의 

혁신적인 교수법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남정민(2015)

은 창업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해커톤 교육방식을 통한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성

을 분석하였고, 김지영·전병훈(2017)은 팀기반학습의 교수법이 대학의 기업가정신 교육

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창출과 혁신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남정민(2017)은 온라인 기반 플립러닝, PBL 방식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

성을 검증하여 개인과 팀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주철(201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창업 교육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긍정적

인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진영(2017)은 사내기업가 정신 교육에 디자인씽킹 교

수법을 적용하여 해당 교육이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김

종성(2019)은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활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

과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강인애·김양수·윤혜진

(2017)은 K대학교 취업스쿨 수강생 56명을 대상으로 메이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자기주도성, 위험감수성향, 창의력의 함양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

유태·정대성·오윤석(201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체험형 창업 교육(새가게운동)

을 통해 기업가정신, 창업 스킬,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업주

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업가정신 교육 과정, 프로그램, 교육 방법 등과 관련한 연구의 양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기업가정신의 보편적인 정의를 기초로 한 요구조사, 교육 방

법,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폭넓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3.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을 주제로 하는 연구 논문은 대학생 7편, 청소년 7편, 소상공인 2편으로 확인

되었다. 백민정·강경균·이범진(2017)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진로 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요구를 분석하였다. 강경균(2017a)은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관



련 교원 전문연수에 참가한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의 요구를 확인하였고, 강경균(2017b)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가정신의 의미, 교육의 목표, 기업가

정신 교육 내용 체제(Framework)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한문성·권주형·안웅(2010)은 

한국의 창업과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해외의 교육 현황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전개될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의 전개 방향을 제언하였다. 양준환·김춘광(2018)은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창업 교육이 관계적 지원,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과 창업 의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갖는지 연구하였으며, 김도현·정선영·이지선(2018)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N기

업이 실시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문제 해결력이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모두 높은 점

수를 보였다. 또한 정선영·김도현·김래영(2019)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이 

창의성 역량과 사회적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

다 모두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김도현·정선영·김래영(2019)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

육이 중‧고등학생의 기회의 발견과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철(2021)은 국내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을 비롯한 창업 교육의 양적 성장(창업강좌

당 수강생 수, 교육과목 이론형, 강의 중심형 교수학습모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

공과목 실습형, 창업캠프, 창업동아리, 창업 교육 전담 교직원 수, 창업 휴학제, 창업 대체 

학점 인정제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 교육의 질적인 고도화를 위

한 방안을 제시했다. 변지유·이장희(2020)는 대학 창업 교육 고도화를 위해 EU의 

EntreComp를 연구한 Bacigalupo et al.(2016)을 비롯하여 기업가정신 역량에 관한 25편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대학생 대상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EntreComp 프레임을 도출

했다. 또한 배병윤(2022)은 기업가정신과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창업 의지와 창

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고, 조인석·오희화(2019)는 기업가정신이 창업 의지에 미

치는 영향과 잠재적 예비창업자의 창업 교육 만족도를 통한 매개효과와 창업 지원 제도의 

조절 역할에 대한 실증 연구를 발표했다. 또한 양준환(2015)은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창업 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임지영·김근

면·고국진(2017)의 경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향후 간호 창업 교육과 창업지원 활동 

수립을 위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기업가정신, 성격특성, 창업 교육 요구도)을 파악했

고, 김세형 외(2017)는 IPA 기법을 사용하여 공학계열 여대생의 기업가정신과 교육 요구도

를 분석했다.

소상공인에 관한 연구는 박소연·현병환(2021)이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기업가

정신에 관한 경영교육이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김광회

(2012)는 전통시장의 상인 교육의 만족도가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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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으며, 신혜성·안윤영(2015)은 외식 창업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외식 창업 교

육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에 기업가정신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밝히고자 했

다. 또한 강태균(2017)은 전라북도 시니어 창업교육생의 특성과 기업가정신이 교육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소상공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했다. 

3.3.3 기업가정신 교육

국내에서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성

장하고 있으나,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은 창업교육과 유사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제공되거나 연구되고 있다. Covin & 

Slevin(1991), Miller(1983)의 연구에서는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 등이 기업가적 지향성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요소로 정의되었다. 김영수와 정영근(2020)은 창업 교육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구성 요소인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

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창업 교육이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조영준(2014)은 대학 창업 교육 만족도를 매개효과로 하는 기업가정신의 모호성, 위험감

수성, 성취욕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기업가정신과 창업 교육 만족도가 창업 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또한 한정희·김정호(2013)는 대학의 창업교과목(기업가정신 교육)

이 창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 연구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이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고 성취욕구가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나 창업교육과 기업

가정신 교과목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양준환(201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

신 교육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과 창업 동기를 매개효과로 분석하여 기

업가정신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의 창업 동기가 창업 의도에 매개 역할을 한 것을 확인했

다. 이와 같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창업 의도나 창업 교육의 효과를 

결과변수로 하는 다양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지현·박숙경(2022)은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의료환경, 간호환경, 서비스 마케팅, 창업 전 시장조사, 고객 분석, 자금조

달, 헬스케어 산업 동향 등으로 구성된 8회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 창업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했다. 

차성미 외(2019)는 소셜벤처에 관한 연구로 서울숲 소셜벤처 이노스쿨 사례를 활용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참여 동기가 교육성과와 창업의 자기효능감,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양준환(2014)은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의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

를 분석했으며, 공혜원(2018)은 창업 경험과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효과와 이들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규명했다. 또한 김재현·남정민(2019)은 2016년 



GETR(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를 활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창업 교육 효과

성, 창업 만족도, 기회형 창업의 관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창업교육과 바람직한 창업 생태

계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김종명·이서영(2020)은 창업 교육, 정부 지원 등의 외부적 요인

과 기업가정신이라는 내부적 요인의 3개 요인이 창업 의지와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3개 요인이 모두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혜

림·양석준(2022)은 상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상기업 설립과 판매 활동 체험을 중심

으로 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 교육의 사례를 연구했다. 이처럼 기업가정신 교육

은 창업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연구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

가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속성과 창업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폭넓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3.4 사회적 기업가정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

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논문을 사회적 기업가정신 주제로 분류했다. 민동권(2017)은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속성, 자질, 영역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통합

적인 사회적 기업가정신 모델을 제시했다. 도수관(2012)은 사회자본과 창의적 기업가정신

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 등 해당 국가의 

교육 수준이 늦을수록 기업가정신 발휘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했다. 김준태(2014)는 

기업가정신을 기업경영과 경제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장된 기업가정신으로 

제시했다. 권혁(2022)은 리빙랩(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는 공동체) 

교육 참여자의 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 자기주도학습,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박성진 외(2020)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온라인 게이미피케이션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했다.

3.3.5 해외사례

기업가정신 교육의 해외사례는 유럽연합(EU)의 체제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다. 안웅(2014)은 EU의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생태계에 관한 정책자료,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OECD와 기타 연구기관 자료 등을 정리하여 한국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생태계 발전에 관한 주요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한 박선영(2014)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럽연합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는 배경과 실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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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경우의 지원 전략을 분석한 후 해당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남정민·이환수(2017)는 2016년 GETR(전세계 창업 태

도 연구)의 데이터(20개국 40,354명)를 활용하여 국내 창업 환경 개선 및 바람직한 창업 

인식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도혜원·김경환(2018)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광의의 개념

보다는 협업의 개념으로 한국의 일반적인 창업과 스타트업 교육을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

와 다르게, 한국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Q 방법론을 사용하여 다양한 인식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3.3.6 진로 교육

노현철·김경재(2017)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과정인 창업 영재 캠

프를 중심으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박재춘·김성환(2017)은 

예비 창업자(특성화 고등학교, 대학생)의 진로 불확실성이 자기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 결정성이 진로 불확실성과 창업 의지,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를 규명했

다. 한국의 교육부와 다양한 기관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의 필요 

역량 함양과 개인의 소질 발견, 적성 키우기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개인의 흥미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인생 전반의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 

결정, 전환, 반복이 가능한 체계와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3.3.7 연구 동향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국내 연구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김이석(2002)의 연구는 국내

에서는 초창기 기업가정신 연구로, 경제학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과 도입을 

주장했다. 기업가의 역할은 제한된 경영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

을 창출하는 것이다. 즉, 투입 대비 산출의 이윤 극대화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의 주체로 정

의되고 있다. 그러나 김이석(2002)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를 활용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와 경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Morris and Kuratko(2002)의 연구에서 혁신성, 진

취성, 그리고 위험감수성을 기업가정신의 요인으로 제시한 주장과 일치한다. 분석 대상 논

문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02년 이후 2012년부터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김미란·엄우용(2019)은 2002년부터 2019년 1월까지 발간된 기업가정신 교



육과 관련한 국내 학술지 논문 151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분야별, 주제별, 연구 대상별 연

구 동향을 분석했다. 윤병선·김천규(2020)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가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분석을 통해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대학의 창업 교육은 본질적 목적인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창업 교육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Ⅳ. 결론 및 제언

4.1 연구 결과 및 향후 연구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후반부터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인 지

원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이 시작되었고, 이와 관련한 연구도 2000년대 후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다(이우진·김진수·김용태, 2013). 2017년 이후부터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초‧중‧고등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비롯한 일반 기업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 이후 국내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의 연구 동향을 조사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 시기별, 연구 방법별, 

연구 주제별로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최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부터 2010년까지를 제1시기로 분류하였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를 제2시

기로 분류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를 제3시기로 분류하였다. 연구 시기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시기에서는 2002년에 최초의 논문이 게재된 후 2010년까지 

총 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는 전체의 4.2%에 해당한다. 제2시기에서는 2011년을 제외

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3.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총 19편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그리고 제3시기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논문

이 총 52편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하였는데 제3시기에 발표된 논문 수는 제2시기에 발

표된 논문 수인 19편보다 약 3배 많았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연구 주제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연구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시기인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양적연구 1편(1.4%)과 질적연구 1편(1.4%)이 있었다. 제2시기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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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된 논문들은 주로 양적연구로 진행되었다. 총 19편(26%)이 게재되었으며, 그중 양적연구

가 14편(19.2%)이고, 질적연구는 5편(6.9%)이었다. 그리고 제3시기인 2017년부터 2022년까

지는 양적연구 36편(49.3%), 질적연구 11편(15.1%), 혼합연구 3편(4.1%), 기타 2편(2.7%)으

로 다양한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기업가정신 교육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

음과 동시에 연구 방법도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 주제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연구는 24

편(32.9%)이며, 청소년, 대학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20편(27.4%)으로, 이 두 

주제가 전체 연구(73편)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다음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적 마인드에 관한 연구는 14편(19.18%)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총 6편(8.22%)으로 제2시기에 처음 등

장하였으며 제3시기에 들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

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에 따른 사회 및 경제환경 변

화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

는 총 4편(5.48%)이 있었으며, 진로 교육은 총 2편(2.74%)이고, 연구 동향 관련 연구는 총 

3편(4.11%)이 게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

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으나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가(Entrepreneur)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정의한 프

랑스 경제학자 칸티옹(1725)은 "위험을 감수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

였으며, 1986년에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1934)는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기업가정신은 정의되었다. 

이처럼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

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국내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치된 기업가정신 개념이 먼

저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기업가정신의 일반화된 정의가 없다 보니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와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모델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다(Graevnitz, Harhoff, & Weber, 2010; 김준태, 2013에서 재인용).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창업 생태계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니 한국 창업 생태

계에 적합한 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각각의 기관별로 제공되는 교

육의 평가모델을 구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과 창업 교육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들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명숙·원상봉, 2013).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의 정

신을 의미하며, 창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교육적인 측

면에서는 이 두 용어의 의미 차이가 분명하다.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정보 

전달이 발생하거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편적인 정의를 

수립하여 연구자나 기관 간 특성에 따라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소상공인

지원센터, 벤처넷, 창업넷, 창업진흥원, 청년사관학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

신센터 등 다양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에 관련된 기관과 단체가 존재한다(안웅, 2014). 

현재는 각 기관의 특성에 기반하여 다른 대상과 내용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이 진

행되고 있지만, 올바른 기업가정신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기업가정신의 정

의와 구성 요소 등을 표준화하여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 그리고 이러

한 교육의 수혜자들의 창업 의도나 성과 등을 종속변수나 요인으로 설정하고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그러나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진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구성하는 하

위 구성 요소들을 탐색하는 데 기반을 둔 측정지표(지수) 개발을 통해 선행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정신 교육의 성과

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4.2 시사점 및 한계점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한 국내 학술지 논문 연구는 주로 교육 방법과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다 보니 양적연구가 질적연구에 비해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현황과 질적 발전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가정신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가정신 교

육 연구가 창업 생태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초, 중, 고),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 

성인, 기존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마다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는 불확실성

에 도전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

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계층별 대상자를 위한 교육은 제공되고 있지만, 특정 계층의 

수요에 맞춘 교육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재의 기업가정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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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창업을 의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교육 대상자의 참여목적이 창업

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 제공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교육제공자, 즉 교육실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과 체계의 고도화와 함께 학습자에게 고품질의 교육 서

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제공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자질이 

부족한 강사를 개선하고 비효과적인 교수법을 교정하는 등 교육제공자의 질적 수준을 향

상시키기 위해 교육제공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구는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

다. 그러나 실제 예비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 및 해당 교육을 제공하는 기

관별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실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했다. 즉, 기

업가정신 교육이 창업 의도나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실제 창업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 동향을 전통적인 연구 방법

인 빈도수와 백분율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문헌 검토를 통한 이론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수행되어 실험적인 증거나 통계적 

분석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주제어나 분석 기준은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된 것을 따랐다. 이로 인해 최근의 시대적 변화와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가정신 교육의 목적과 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가능성이 있다. 셋째, 연구 방법의 재

분류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분석의 완전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양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거나 복합적인 연구 디자인을 적용했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적인 연구 디자인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보다 객

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최신 동향과 환경 변화에 따른 

주제와 연구 방법을 다양화하여 보다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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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Domestic Entrepreneurship 
Education

Woncheol Han*, Kyungsoo Kim**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search trends and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based on a 
total of 73 papers published in the field of domestic entrepreneurship education. To achieve this, 
the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was classified into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topics according to the temporal flow. Furthermore, discussions were conducted on subsequent 
research tasks for the advancement of domestic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rom this study. First, examining the research periods, it was found that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s been actively conducted since 2010, following the first paper in 
2002, with a total of 52 papers published after 2017. This indicates that the research topic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re expected to become more vibrant over time. Second,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although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using 
various methods, there is a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of quantitative studies compared to 
qualitative studies. Third, the specific research topics were classified into seven categories, 
including educational methods and effects, research subjects, entrepreneurship education, social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cases, career education, and research trend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implications such as establishing the 
concep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anding research variables, and activating qualitative 
research. By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domestic entrepreneurship research,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he cultivation of 
creative t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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