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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성취욕구와 개인역량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효과적 창업교육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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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Rideout(2012)가 주장한 창업교육과 창업활성화에 대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취

욕구와 개인역량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Maier(1955)가 주장한 개인의 능력과 동기부여의 수준에 의한 성

과가 결정(성과=능력×동기부여)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성과를 종속변수인 창업의지로, 능력을 독립변수인 개인의 역량, 그리고 

동기부여를 성취욕구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효과적 창업교육이 조절변수로서의 효과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성취욕구와 개인역량이 창업의지 사이에서 정적인 조절역할을 하는 효과적인 창업교육에 대해 규명함으로서 창업교육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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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창업은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원동력이다. 최근 창

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창업 활

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많은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의 

전통적 목적과 경제성장의 의무를 해결하며 경제발전과 고

용창출을 위한 창업과정의 핵심적인 개념(Krueger & 
Carsrud, 1993)인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

행하였다. 창업의지는 창업을 위한 행동의 단계이며 의지

는 행동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Shapero(1984)는 창업의지의 

중요성으로 국가나 지역 경제 또는 조직의 침체로 부터 벗

어날 수 있는 특성을 갖기 위해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였다.
대학생들이 창업의지를 통한 창업을 결정하는 경우 창업

성공을 위한 개인적 특성요인인 성취욕구(McClelland, 

1985)와 조직 또는 개인의 능력인 역량(Dubois, 1993)과 창

업의지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대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대한 실증연구 또한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창업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에서 창업관련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이 창업의도나 대학생 창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Audet, 2000; 
Peterman & Kennedy, 2003; Soutaris, Zerbinati, & Al-Lahan, 
2007). 이들 연구는 대학에서 창업교육이나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창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이

고 있다.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Izedonmi & Okafor, 2010),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결과에서 대학생 창업교육이 양적, 질

적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교육이 효과적이지 않

다고 분석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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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out(2012)는 창업교육에 관해 “기업가 정신, 창업, 새

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매

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워크샵 및 세미나를 개최

하고 있으나 창업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교육은 창업기업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 국가 및 지방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어 창업교육에 

투자를 높일 것이라는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정

리하고 있다.
이처럼 창업을 위한 많은 준비와 시간을 투자하여 창업

을 시도하지만 과연 창업의지에 관한 요인이 무엇인지, 어

떤 요인이 창업의지를 고취시켜 창업이 이루어지는지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성과는 능력과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Maier(1955)의 주장을 바탕으로 성과를 종속변수인 창업의

지로, 능력을 독립변수인 개인의 역량, 그리고 동기부여를 

성취욕구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효과적 창업교육이 조절변수로서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목적은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받은 

대전지역 3,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개

인역량과 성취욕구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 창

업교육이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증분석 함

으로써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창업의 활성화를 위

해 성취욕구와 개인역량을 위한 창업교육 영향에 대한 이

론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창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사점

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1) 창업의지

창업의지를 정의하면 조직고용(Organization-Employed)에 

반대되는 것으로써 자영업(Self-employed)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을 다루는 마음의 상태(Bird, 1988)이며,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욕구(Crant, 1996)로 정의 하

고 있다. 창업의지는 사람들이 사업을 소유하거나 시작하

려는 욕구(Bae et al., 2014)이며, 이러한 창업의지가 없다면 

기업은 설립될 수 없기에 기업 설립과 관련한 최초의 단계

로써 새로운 조직을 설립한다는 목적 지향적 태도이다(강
성일, 2007). 또한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를 의미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정연수, 조성의, 2013).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는 Bird(1988)에 의해 체계적으로 시

작되었고 Shapero(1975), Shapero & Sokol(1982) 등이 창업

의지에 관한 연구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Krueger(1993), 
Davidsson(1995)이 기존의 의지모델 및 창업의지모델을 정

리하고 확장하여 또 다른 창업의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Autio et al.(1997)은 기존 연구모델들을 대학이

라는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는 

의지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이재석, 이상명, 2015).
창업의지란 창업에 대한 개인적인 매력의 정도인 인지된 

매력(Perceived Desirability), 창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

는 가능성의 정도인 인지된 타당성(Perceived Feasibility), 
그리고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실천하려는 성향인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라는 의지의 결단력을 반영한 행

동성향(Propensity to Act)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보았다

(Shapero & Sokol, 1982).
이처럼 창업의지는 창업과 관련된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변수이며, 특히 의지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이지우, 2000; Ajzen & Fishbein, 1980).
창업의지와 창업과의 관계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의도적 행동모델에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계획된 

행동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행동은 계

획된 행동이고 인지적 과정이며, 의지는 계획된 행동의 실

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로 본다. 
즉, 행동실행의 가능성이 가능한지 또는 어려운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통제력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행동실행과 관련한 지각된 

사회적 압력인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개인의 좋거나 

나쁜 평가라 할 수 있는 태도에 영향을 받은 행동의지는 

의사결정자의 주의를 목표행동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 사

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Ajzen, 1982, Ajzen & Fishbein, 1980, Krueger, et. al. 2000). 
창업의지의 중요성은 국가나 지역경제 또는 조직이 침체

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과 자기쇄신적

(Self-Renewing)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 잠재적 창업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

다(Shapero, 1982).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

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 가장 핵

심적인 개념이 된다(Veciana et. al, 2005).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창업자의 개인

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Yoon, 2004). 
개인의 창업 의지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분야는 주로 개인적인 특성에 관련된 부분이다. 개인적인 

특성과 성질에 관련된 부분으로 위험감수성(Risk-Taking 
Propensity), 통제위치(Locus of Control), 성취욕구, 모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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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내(Tolerance for Ambiguity), 혁신성(Innovativeness), 
자율성, 개인적 통제 욕구 등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져 

왔으며(Brockhaus & Horwits, 1986; Krueger & Carsrud, 
1993; Thomas & Mueller, 2000; Gurol & Atsan, 2006; Gurel, 
et. al. 2010; 이지우, 2000; Yoon, 2004), 개인적 속성은 창

업의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Nga & Shamuganathan, 2010; 이재석, 2015). 하지만 창업의

지의 영향요인이 일반적인 성향으로 창업동기를 규명하는

데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Robinson, et. al, 1991).
창업의지(Entrepreneurship Intention)는 창업을 진행함에 있

어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창업의지

는 창업을 준비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며,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창업의지

가 창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

은 연구자들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박시사, 강성일, 2007). 

2) 성취욕구

성취욕구의 개념은 Murray(1938)의 인간욕구이론에서 소

개되어 McClelland & Winter(1969)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성취욕구란 탁월한 표준과 경쟁하여 얻은 성공으로부터 

유래되는 만족감을 추구하여 노력하는 성향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Charms, 1968).
또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우수한 수준에 도달하고 성공

적으로 경쟁하여 만족을 얻으려는 경향으로써 창업자가 가

지고 있는 창업가적 심리특성이다(McClelland, 1961).
성취욕구란 뭔가 어려운 일을 달성하려는 욕구와 장애 

및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욕구,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구로 정의(안관영, 이병직, 2002)되며, 뭔가 어려운 일을 

달성하려는 욕구, 장애를 극복하여 높은 목표를 이룩하려

는 욕구, 어떤 물건이나 인간사상 등을 철저히 이해하고 

조작 또는 조직화함에 있어 보다 빨리 독립적으로 하려는 

욕구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자신의 가

치를 높이려는 욕구 등 다양하게 성취욕구를 정의하고 있

다(김창중, 2011).
성취욕구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 중 창업의지에 있

어서 중요한 동기요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다. 이는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일수

록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며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의 조직 또는 사회는 

빠른 성장을 보이게 되며,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은 훌륭

한 경영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육창환, 2014).
이러한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외재적 요인이 아니라 

내재적 요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며 운이나 외부적인 요

인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선호하며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원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Kinichi & Kreitner, 2003; Loon & 
Casimir, 2008; Subramariam et al, 2002).
성취욕구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면 성취 욕구는 

목표달성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

다(McClelland, 1975; Hollenbeck et al., 1989; Slocum et al., 
2002).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며 또

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한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

진다. 성취욕구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직무행동과 직무성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Loon & Casimir, 2008).
이러한 성취욕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목표를 
설정(goal-setting)하고 실제 목표설정에 있어서도 위험과 난

이도를 도전적인 수준으로 정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둘째,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업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했는지 즉 목표달성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받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다. 
셋째,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같

이 일하는 동료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동료의 선호에 있어

서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지향적인 동료들과 

일하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다. 넷째,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

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대하여 스스로 책

임을 지는 상황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김창중, 2011).
창업가는 대부분 성취욕구가 강하며 보다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Begley & Boyd, 
1987)이 크다. 이와 같은 성취욕구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직무행동과 직무성과를 설명하는데 있

어서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Loon & Casimir, 
2008). 따라서 성취 욕구와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집

념 또한 강하다. 그러므로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창

업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McClelland, 1962). 따라서 창업과 

관련된  동기요인으로 성취욕구, 독립심 등을 들 수 있다

(Lumpkin & Dess, 1996). 이러한 개인적 특성요인들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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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창업동기가 유발되고 창업의지가 형성된다(Boyd & 
Vozikis, 1994).
이처럼 성취 욕구는 창업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Shane, et al., 2003), 창업 동기는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Pruett et al. 2009; Alan & Malin, 2011; Bahn, 
et al. 2013; Park, et al. 2014).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논리적으로 유추해 보면, 창업가의 성취욕구와 창

업의지 간에 창업동기의 매개역할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취욕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러한 논지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성취욕구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개인역량

역량이란 “적절하거나 뛰어난 자격을 갖춘 상태나 능력의 

정도”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지식, 스킬, 속성”과 

같이 우수한 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을 

말한다(McClelland, 1973). 성공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동

기, 기술, 자아상, 사회적 역할의 한 부분 또는 지식체계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능력으로 정의(Boyatizis, 1982)하며 직

무 또는 상황에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나타나게 하는 동

기, 자기개념, 특질, 지식, 기술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특성

(Spencer & Spencer, 1993)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의 역할수행 있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

하게 하는 내재적 특성(Klemp, 1980)이며 업무성과와 관련

성이 높고, 조직의 성과기준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기술, 지식, 태도의 집합체(Parry, 
1996)로 정의한다. 또한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또

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행동특성(이재경, 2002)이다.
이러한 역량은 크게 조직역량과 개인역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직역량은 타 조직과 차별되고 쉽게 모방되지 않으

며, 경쟁력과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이

고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 축적되는 능력을 의미한

다(Teece et al. 1997; 홍순욱, 조근태, 2009). 개인역량은 조

직 내 직무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높은 성과를 달

성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기술·내재적 특성을 

의미한다(Dubois, 1993).
개인역량(Personal Competency)에 대하여 Boyatzis(1982), 

Collins & Porras(1996)는 관리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차원과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모든 조직의 관리자

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역량을 '관리 

역량(Managerial Competency)' 이라고 하였다. 관리 역량은 

조직의 유형이나 직업, 업종 등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

는 일반적인 개인역량으로 분류하여 선발 요건 또는 직업 

능력 인증의 도구(Sparrow, 1996)로 활용하였다.
개인역량의 5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Knowledge)이란 특정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

이며 지식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을 뿐, 실제로 예측가능하지 않다. 둘째, 기술(Skill)은 

특정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정

신적 또는 인지적 기술은 분석적 사고(인과관계 규명)와 

개념적 사고(복잡한 데이터의 패턴 인식)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자기개념(Self-Concept)은 태도, 가치관 또는 자기상

(Self-Image)을 의미한다. 넷째, 특질(Traits)은 특별한 기질

이나 성질, 상황 또는 정보에 대한 일관적 반응을 말하며 

다섯째, 동기(Motives)는 개인이 일관되게 품고 있거나, 원

하는 어떤 것 또는 방향에 대해서 자발적인 행동을 끌어내

고, 계속하게 하는 것이다(Spencer & Spencer, 1993).
개인역량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연구가 미흡하

다. 역량이란 개인, 또는 조직이 목표하는 성과 달성을 위

해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재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이러한 역량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개인역량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개인역량과 창업의지의 인과관계를 실증하고자 한다.

가설 2. 개인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효과적 창업교육

창업교육이란 사업의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며,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

요한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것(Ronstadt, 
1985)이며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와 지식을 함양시키는 것(Hills, 1988)이라 주장한다. 또한 기

업가정신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상

황 분석 및 계획수립 능력을 획득하며, 창업가적 추진력과 

자질, 능력을 확보하고 여러 분석적 기법을 통해 위험회피 

기법을 습득하는 것(Garavan & O’Cinneide, 1994)이다.
이러한 창업교육은 기회를 인식하고 위험상황에 대비하

는 자원을 배분하고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

며(Kourilsky, 1995)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소기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하는 일련의 정

형화된 교육의 집합체(Bechard & Toulouse, 1998)로써 창업 

및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 사업을 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과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업가 및 기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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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에게 사업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Gibb, 2002)이다.
창업교육으로 통칭되는 기업가정신 교육은 미래의 창업가를 

위한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은 물론 창업을 하지 않더

라도 피고용인으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최종열, 정해주, 2008)으로 정의한다.
창업기업의 증가와 국가, 지방의 경제성장 촉진과 같은 

경제발전의 전략적 측면에서 창업교육의 중요성은 많은 자

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기업가 정신, 창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매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워크샵 및 세미나를 개최(Rideout, 
2012) 하고 있다.
성공적인 창업교육은 창업을 촉진시켜 국가 및 산업경쟁

력을 강화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대학의 창업교육을 활

성화 하여야 하며(이상문, 장대성, 2004), 창업교육은 창업

을 하려는 동기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조병주, 
1998), 새로운 고용창출과 기업 활동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도 창업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박철, 강유리, 
2010). 이처럼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더 창업교육이 필요

하다(한정화, 이명자, 1998).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

게 연구되어 왔다. 창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역량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선

천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 요인인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

지를 제고할 수 있고 따라서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Timmons, 1999)고 주장하였다.
창업교육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잠재적 창업자

인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관한 관심과 동기부여를 유발시켜 

실질적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의지를 높인다고 주장(유연

호, 양동우, 2008)하였다. 또한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

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창업의지를 함양하는 창

업교육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윤남수, 2012)하였다. 이

러한 창업교육의 만족도가 창업의지 및 창업스킬에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며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박재환, 
김용태, 2009)이라 강조한다.
정두식(2012)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를 살피기 위해서 성별, 전공, 아르바이트 경험, 월평균

소득, 창업교육 경험여부 등을 더미 변수로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창업교육 횟수와 창업교육 경험 여부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Garavan & O’Cinneide(1994)는 창업교육에 참가한 학생들

은 그들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높고 창업교육 참가와 벤

처 창업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Galloway & Brown(2002)은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학 수준의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높

은 창업의지를 가진다고 주장하였으며, Kolvereid & 
Moen(1997)도 창업교육을 전공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

생들보다 창업을 할 가능성이 더 크고, 더 강력한 창업의

지와 열정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상반되는 연구들로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제시(박재환 외, 2011)하고 연

구결과로서 창업교육 만족도와 가정환경은 창업의지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가정환경 또는 창업교육의 만

족도가 아닌 개인적 특성인 경력지향성의 영향을 통해 창

업의지를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창업의지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창업교육을 받은 이후 창업의지가 더 낮아지는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났다(Oosterbeek st al., 2010).
이처럼 효과적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뤄졌음

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석을 보이고 있다.
즉 창업교육은 독립변인으로서의 연구가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며 진행되었으나 효과적인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성취욕구와 개인역량이 창업의지 사이에서 정

적인 조절역할을 하는 효과적인 창업교육에 대해 규명함으

로서 창업교육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3: 효과적인 창업교육은 성취욕구와 창업의지 사이

에서 정(+)적인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 효과적인 창업교육은 개인역량과 창업의지 사이

에서 정(+)적인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도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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