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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20년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팬데믹은 전세계경제에 큰 충격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 경제생태계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인구의 증가, 생산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20년 12월 기준 직장의 폐업과 정리해고, 경영부진 등 비자발적인 일자

리를 떠난 사람이 19년 대비 48.9%(2020 통계청) 증가, 직장인의 퇴직 평균연령도 51.7세로 직장인 의지와 관계없이 조기 은퇴

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직장 근로자 10명중 8명은 창업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직장인의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의 기업가정신과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혁신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재직자의 기업가정신과 직장생활 과정에서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혁신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직자의 기업가정신과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

이 혁신활동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혁신활동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적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With Corona의 

불확실한 경제여건에서 조직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함에 따른 재직자의 고용불안은 가중될 것이며, 100세 시대를 준

비해야 하기에 창업은 필수적 상황으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핵심어: 기업가정신, 지속학습, 보상만족, 혁신행동, 창업의지

Ⅰ. 서론

2020년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팬데믹은 전세계경제에 

큰 충격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 향후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며, 경제생태계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

는 가운데 기업은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전략에 기인하

여 직장인들의 의도치 않은 퇴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통계청 고령자통계(2020) 202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5

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 되어 

초고령화 사회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한국의 2020년 12월 기준 

직장의 폐업과 정리해고, 경영부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떠난 지 1년 미만인 사람이 역대 처음으로 219

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2019년보다 48.9% 증가된 것이며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분석하였다. 또한 잡코리아

(2021)은 직장인 퇴직 평균연령 51.7세에 ‘부장급’으로 정

년퇴직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창

업에 도전할 의지가 있다. 현재 직장인들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퇴직 이후 40년 이상의 삶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의 어려움은 가

중되고 있으며,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의 고용률은 

65.9%로 전년 동기 대비 0.9%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4.0%

로 전년 동기 대비 0.2%상승했다.(통계청 2021) 

직장인의 업무 경험은 창업할 때 창업자가 주도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고려하여 해결하고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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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이 휴업 또는 폐업’,‘희망퇴직·조기퇴직·구조정에 의한 해고’,‘해야 할 일이 없어서 또는 경영부진’ 등 노동환경적 이유로 직장을 잃은 사람을 의미

한다. 가사문제, 육아문제, 장애, 정년퇴직, 처우 불만족 등 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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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기본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받아 창업 

성공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백서인 외, 2015). 통계청 경

고용동향(2021.8)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2,834만명 중 임

금근로자가 2,760만명으로 97%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의지와 관련한 학술지를 200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512건 조사한 결과 대학생 및 학생 68%, 일반인 12%, 

기업가 또는 창업가 대상 11%, 직장인 6% 순으로 직장인

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인

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창업의 활성화는 불가

피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안정적 창업을 위해서는 재직중에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의

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는 기업가정신(김

성환 외, 2015; 강만구 외, 2018)과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기본 연구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인 직장생활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상만족과 고

용가능성, 지속학습활동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또한 기업규모별 비교분석으로 차별화점을 

추구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배경

2.1. 창업과 창업의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설립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는 기

업을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7년 

미만자로 정의되어 있다. 창업은 사전에 계획적이고 의도

된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Bird, 1988; Katz & 

Gartner, 1988).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창업에 대한 행동과 

관련한 의지 및 행동을 결정하는 태도이며 기업가정신을 

포함하여 계획된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소로 입증되

었다(Krueger & Carsrud, 2000). 또한 동기부여 특성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의식적 사고 인지구조로 어떤 경험이 미래

에 실현되고, 창조되도록 하는 심리적 과정, 상태 또는 현

재의 의식적인 행동을 경험하려고 한다(Bird, 2015).  

Ajzen(1991)은 연구 계획된 행동의 이론에서 불완전한 의

지적 통제를 가지고 있는 행동의 수행은 의도와 인지된 

행동의 관심 있는 특정 상황에서 예측되는 행동과 호환되

고, 예상되는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제공한다. 따라서 창

업은 창업 행동의 실행을 예측하고 지지해 주는 창업의지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는 평가가 가능

해진다(Krueger et al., 2000). 

창업진흥원(2019) 창업 실태조사에서 창업하기 직전 평균 

근무경력이 127개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전문적 실무경험과 지식 및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을 다니

며 창업을 하는 하이브리드형 기업가가 실패할 확률이 더 

낮다(Joseph Raffiee & Jie Feng 2014; Kurczewska et al., 

2020).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창업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

면 그만두고 창업하는 게 나을까?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창업에 집중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자들인 것으로 나타 

났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실패에 대비한 기업가들은 확고

한 확신이 없어 위험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한

편의 사람들은 위험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창업에 전

념한 사람들이 훨씬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

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직장을 퇴직하고 창업한 기업

가들이 실패 확률이 33%정도 높았다. 그 배경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험을 대하는 자세와 관계가 있다.

2.2.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먼저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을 Miller(1983)는 기업가정

신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의해 자신과 시장을 갱신하는 과정이라고 제시하면서 리

더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가정신에 대해 조직이 성장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기회의 개념화 및 추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

면서, 기업가정신을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통폐합하려는 과

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업가정신을 협의의 의미로 연구한 

연구자들로 강재학·양동우(2016)는 정해진 자원 내에서 위

험을 감수하여 혁신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진취적 기업가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

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광의의 의미로 김정곤(2016)은 현

재의 처한 상황을 판단하여 불확실한 다가올 위험을 감수

하여 기회를 새롭게 창출하려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규모 및 업종, 업력 등에 제한하지 

않고 기업가적인 행동에서 모두 나타난다고 했다(Kraus. 

2012).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계속 진화해 

오고 있다. 한편, Miller(1983)는 개인적인 수준의 기업가정

신을 조직 전체에 적용하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이후 연구

자들에 의해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 개

념으로 확장되었으며(윤현중, 2015), 구성요소로서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등이 제시되어고, 박남규 외(2015), 

Fragoso et al.(2020), Stirzaker(2017), Džana�novi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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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dir(2020)의 연구 결과를 고려해, 기업가정신이 창업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2.3. 보상만족

보상은 상호 주고받는 관계로서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

는 경제적 보상으로 임금, 스톡옵션 등이나 의료비, 휴가

비, 학자금 등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을 

말하며, 직장에서의 경력 관리상 개인의 직위, 신분과 인

정 등 사회적인 위상 등을 포함한 비경제적인 보상을 포

함한다. 따라서 보상은 자신의 경력개발과 비전을 실현하

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주

며 기업의 핵심자원을 확보,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Milkovich & Newman 1996; 장헌문, 2009; 김재곤․김

기영, 2016). 

보상만족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으로 주관적이고 심리적 만족을 의미한다(김신숙·박인

아, 2014). “혁신제품은 공정한 보상철학에서 나온다”(이상

용, 2021) 한국기업들의 기술경쟁력으로 글로벌화를 보여

주듯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들고 흔들면

서 인텔과 삼성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주재하

는 모습은 충격적이라는 인식이다. 글로벌 경영의 핵심 경

쟁력 요인으로 핵심인재 확보와 유지이며, 기업이 경영상 

이익을 상당히 내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피드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조직원들의 

충성도는 약화될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에서의 스

카우트 제의가 온다면 이직 또는 창업을 고려하게 된다.

2.4. 지속학습

직업 환경을 둘러싼 주변 여건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

격한 변화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다

(Gilley et al, 2002). 직업의 변화과정에서 조직중심의 역할

보다 자기 주도적 노력과 특성화가 강조되고 있다.(장원섭, 

2011; 안민, 2020). 특히 급격한 기술진화와 글로벌화 추세

로 경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 

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남다른 역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신수진, 2016). 

과거 경력개발에서의 학습은 조직 주도로 담당 직무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실무능력의 개발이었던 반면, 최근의 

경력개발 학습은 자신의 중장기적 비전을 위한 자기 주도

적 관점에서 역량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신수진, 2016; 

안민 2020; Carbery & Garavan, 2007; London & Smither, 

1999). 특히 경력 환경에 맞는 학습은 단기적 학습들의 주

기적인 반복임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은 더

욱 높아지고 있고,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

습이 필요하다(Hall & Mirvis, 1995). 

신수진(2016)은 급변하는 조직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지식

습득과 혁신을 위해 개인이 주도적으로 학습활동을 계획

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학습 내용을 직무에 적용

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London & Mone, 1999; 신

수진, 2016). 

지속적인 학습활동과 혁신행동의 관련성을 보면, 지속적 

학습활동은 직무와 연계하여 개인의 역량을 주도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으로(London & Mone, 1999), 구성원들이 학

습활동에 대해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접근이다. 직무에 대

해 능동적 접근은 학습 의지에 대한 행동의 원인이 내포

되어 있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변화하는 직무에 대한 혁

신과정이 내재적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지

속적학습활동은 경력관리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

다(이상호, 2019). 또한 과거 직장에서 배운 실무지식과 업

무경험은 창업성공에 도움이 되었다(김윤규, 2018). 

2.5. 고용가능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에 따른 고용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

력관리에 있어 하나의 조직에 의존하지 않는 시대이며, 조

직에 대한 충성심은 약화되고 미래를 위한 고용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지헌, 2021; 유재영, 2021). 

고용가능성은 사전적 의미로 훈련 및 개발을 통해 인력

시장에서 고용될 가능성이나 잠재성으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능력(박용호·한상국, 2014). 1960년대, 1970년대 학자

들은 고용시장에서 근로자의 유동성(mobility)보다는 실업

의 문제와 고용시장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을 다루었다. 또

한 최근에는 개인별로 향후 진로 방향을 모색하고 진화되

는 고용가능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Thijssen et al., 

2008).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고용가능성과 창업의지와는 대칭된

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고등 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기업가정신과 고용가능성간의 관계가 상호 교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ewell & DacrePool, 2010). 기업가

의 길과 고용가능성은 다른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현재 기업에서는 기업가적 역량을 갖춘 직원을 기대하며 

고용가능성의 기회를 강화시킬 기회를 접근하는데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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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기업가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Rae, 2007). 관련하여 

기업가정신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에 많은 역할을 한다(Krueger et al., 2000; 양준환, 2015). 

또한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력개발은 지속

성장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들은 중장기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사업이나 창업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Kuckertz & Wagner, 2010).

2.6. 혁신행동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창의

적인 형태로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통해 사업을 영위해야

만 한다. 이제는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하고 획

기적인 아이디어와 실천력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의 바탕

이 되며, 다양한 유형의 조직과 그리고 조직 내에서 거의 

모든 업무에 적용되는 요건이 되었다(Amabile, et al., 1996; 

Scott & Bruce, 1994; Shalley & Gilson, 2004). 혁신행동

(innovative behavior)이란 자신의 과업 또는 조직의 목표 달

성에 기여되는 행동이며(West, 1989), 특히 자신의 과업과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 아이디

어를 개발하거나 접목하는 활동(Scott & Bruce, 1994; West 

& Farr, 1990)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행동은 과거의 

관행이나 프로세스에 도전하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방법을 

인지하고 실행하는 데서 발생한다(LePine & Van Dyne, 

1998).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직장인의 기업가정신

과 보상만족, 지속학습,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혁신행동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재직자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재직자의 보상만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재직자의 지속학습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재직자의 고용가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혁신행동은 기업가정신, 보상만족, 지속학습, 고용

가능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도구들을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Likert 7점 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설문은 2020년 9월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국내소재 

기업의 재직중인 직장인 500여명을 웹(web)기반 조사를 실

시하여 총 358건의 유효설문지를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활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분석을 통해 표본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첫째, 측정의 타당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직교 

3회전을 활용하였으며, 신뢰성은 Cronbach's α를 통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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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다. 

둘째, 변수들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고,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Ⅳ. 분석결과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성별, 결혼, 연령, 학력, 업

종, 직책, 근무연수, 결혼유무, 부양가족수, 월평균소득을 

통제하고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형1부터 모형7까지 회귀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차는 모두 0.1이상으로 다중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1은 통제변수와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분석한 모형

으로써 각 더미변수는 성별 남성, 결혼 기혼, 연령 30대, 

학력 4년제대학 졸업, 업종 제조업, 직책 일반직원, 경험 

10년미만, 부양가족 4인, 소득 400만부터 600만원을 기준

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대는 30대보다 창

업의지가 높고 주임과 부장은 일반 직원보다 창업의지가 

높지만 8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400만원부터 600만원 소

득자에 비해 창업의지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표 1>의 가설검정 결과의 모형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β=0.208, p<0.01)과 

가설1-3(β=0.150, p<0.05)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진취성

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나 기각되었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

되었다. 모형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상만족이 창업의지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β=0.217, 

p<0.01)을 기각하고 있다. 모형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

속학습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3(β=0.425, p<0.01)을 지지하고 있다. 모형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β=0.356, p<0.01)을 지지하

고 있다. 모형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기업유형에 따라 

창업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5는 유의

확률 p<0.05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모형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기업유형에 따라 창업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

을 것이라는 가설 5는 유의확률 p<0.05 수준에서 기각되

었다.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β β β β β β β

성별더미_여 -.097 -.076 -.087 -.072 -.088 -.085 -.069

결혼더미_미혼 -.027 -.021 -.007 .001 -.002 -.023 .007

연령더미_20대 .128* .081 .122* .068 .087 .131 .055

연령더미_40대 -.119 -.089 -.080 -.120 -.049 -.110 -.071

연령더미_50대 -.050 -.094 -.020 -.049 .019 -.041 -.038

연령더미_60대 -.017 -.022 -.025 -.011 -.022 -.016 -.019

학력더미_고졸 .035 .084 .042 .079 .040 .047 .085

학력더미_2년대졸 -.082 -.060 -.064 -.025 -.046 -.077 -.019

학력더미_대학원졸 -.044 -.041 -.047 -.059 -.056 -.052 -.058

업종더미_교육 .033 .041 .054 .029 .054 .040 .049

업종더미_음식 .077 .089 .079 .073 .045 .069 .068

업종더미_유통 .053 .041 .069 .033 .045 .048 .038

업종더미_정보 .048 .051 .056 .034 .065 .041 .049

업종더미_전문 -.090 -.069 -.080 -.120* -.087 -.096 -.091

업종더미_부동산 -.001 .034 .014 .003 .037 -.002 .037

업종더미_금융 -.028 -.008 -.029 -.031 -.008 -.033 -.012

업종더미_기타 -.035 -.019 -.027 -.029 -.044 -.036 -.028

직책더미_주임대리 .173** .118* .147* .113 .115 .179 .09

직책더미_과장급 .155* .149* .144* .142* .109 .158 .126*

직책더미_차장급 .057 .058 .069 .032 .049 .063 .043

직책더미_부장급 .191** .141* .183** .130* .116 .208 .103

<표 1> 창업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검정결과

직책더미_임원급 .102 .127* .103 .113* .085 .108 .111*

부양가족더미_1인 -.053 -.044 -.042 -.084 -.070 -.052 -.07

부양가족더미_2인 -.113 -.083 -.111 -.131* -.071 -.114 -.094

부양가족더미_3인 -.065 -.054 -.050 -.072 -.049 -.063 -.053

부양가족더미_5인 .107 .084 .095 .081 .085 .113 .071

소득더미_

200만미만
-.018 -.004 -.036 .046 -.014 -.011 .023

소득더미_

400만미만
.021 .075 .015 .050 .024 .026 .06

소득더미_

800만미만
.033 .035 .012 .024 .009 .032 .018

소득더미_

800만이상
-.170** -.159** -.179** -.166** -.152** -.171 -.153**

혁신성 .208** .08

진취성 .116 .082

위험감수성 .150* .050

보상만족 .217** .031

지속학습 .425** .235**

고용가능성 .356** .147*

기업규모더미_

중견기업
.029

기업규모더미_

중소기업
-.078

기업규모_창업

기업
-.004

F 25.729 3.771 2.443 4.395 3.412 1.823 4.488

R² .179 .297 .205 .316 .264 .170 .355

adj.R² .172 .218 .121 .244 .187 .077 .276

△R² .132 .135 .042 .154 .102 .007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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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매개효과

검정단계

표준화된

베타값(β)
t값 유의도 Sobel-T 판단

혁신성

단계1(독립-매개) .483 10.559 .002**

2.208

(p=0.027)
유의

단계2(독립-종속) .217 3.591 0.000**

단계3
독립-종속 .141 2.048 .041*

매개-종속 .157 2.251 .025*

진취성

단계1(독립-매개) .185 3.854 .000**

1.950

(p=0.051)
비유의

단계2(독립-종속) .135 2.135 .033*

단계3
독립-종속 .106 1.652 .099

매개-종속 .157 2.251 .025*

위험감수

성

단계1(독립-매개) .177 3.667 .000**

1.925

(p=0.054)
비유의

단계2(독립-종속) .150 2.352 .019*

단계3
독립-종속 .122 1.891 0.59

매개-종속 .157 2.251 .025*

보상만족

단계1(독립-매개) .383 7.758 .000**

5.045

(p=.000)
유의

단계2(독립-종속) .217 4.124 .000**

단계3
독립-종속 .099 1.798 .073

매개-종속 .308 5.430 .000**

지속학습

단계1(독립-매개) .644 15.424 .000**

6.121

(p=.000)
유의

단계2(독립-종속) .425 8.519 .000**

단계3
독립-종속 .348 5.309 .000**

매개-종속 .120 1.810 .071

고용가능

성

단계1(독립-매개) .530 10.922 .000**

5.703

(p=.000)
유의

단계2(독립-종속) .356 6.677 .000**

단계3
독립-종속 .235 3.840 .000**

매개-종속 .229 3.823 .000**

<표 2> 혁신행동의 매개효과 검정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보상만족, 지속학습, 고용가능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혁신행동이 매개한다는 가설 5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

다. 매개효과 검정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1단

계)가 유의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2단계)가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3단계). 마지막으로 2단

계의 독립변수 표준화 베타값과 3단계의 독립변수 표준화 

베타값을 비교하여 2단계의 독립변수 표준화 베타값이 더 

크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4단계). 매개효과 검정

방법인 소벨 테스트(Sobel Test)의 경우 검정통계량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한다(Baron & Kenny, 1986).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가설 6를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에

서 1단계와 2단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2단계 독립변수

의 표준화 베타값이 3단계 독립변수의 표준화 베타값보다 

크므로 혁신행동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창업의

지, 보상만족과 창업의지, 지속학습과 창업의지, 고용가능

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Sobel Test 검정결과, 진취성과 창업의지, 위험감수

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는 검정통계량이 1.96보다 적

어 매개효과가 기각되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직장생활을 통해 창업의지를 높이는 요인의 

경로를 밝히는 연구로서, 직장생활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갖고 지속적 학습을 통해 업무성과를 창출하여 보상만족

있는 직장인들이 고용가능성도 높지만 창업의지 또한 높

을 것이라는 관계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직장인의 창

업의지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장에서 끊임없는 도

전과 혁신적 사고는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임

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상만족, 지속학습, 고용가능성도 창업의지를 높이

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속적 학습

을 통해 역량을 높이면 성과로 이어져 보상을 높이는 작

용하는 것으로 직장생활에서 좋은 성과의 경험을 쌓는다

면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기업가정신, 보상만족, 지속학습, 고용가능성과 창

업의지 간의 관계를 혁신행동이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

였다. 직장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실천이 직무역량

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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