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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을 비교분석하여 

조직 특성에 따른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일반 예비 창업가 102명,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 12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실증 분석 결과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 모두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경우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에게는 조절효과

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에 대하여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

에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창업과정이 실제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예비창업가의 성공에 대한 확신적 의지와 자신감 즉, 창업효능감의 중요

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성과를 우선시 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의 창업과정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

상하여, 조절변수로서 사회적 지지를 투입한 결과, 소속집단이나 사회로부터의 지지를 통해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 창업에 완충

작용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지원 및 교육 현장에서 예비 창업가들의 창업효능감을 발현시키고, 향상시

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지원제도, 활용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들은 사회적인 공감과 지지가 필요함

을 강조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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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유례없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정책의 주요쟁

점으로 창업을 다루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적 위

기가 도래한 상황일 때 창업은 벤처기업이 신규로 시장에 진

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규 시장 확대와 고용창출 

등과 같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임교순, 2013). 
활발한 창업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창업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은 경제의 건전성에 공헌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며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

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키운다. 창업이 국

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

은 전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기회형 창업을 강조하는 것과 

맥락이 일치되는 창업의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높은 실업률

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창업은 현재 우리나라

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박재환·최민

정, 2016). 
이처럼 창업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함께, 학계에서의 

창업 관련 연구 역시 최근 증가추세이다. 창업의도에 관한 최

근 3년간의 창업 관련 연구 추세를 살펴보면, 창업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그 대상은 대학생, 금

융기관 종사자, 기술창업, 청년, 소상공인, 청소년 등으로 다

양하다. 하지만 경제 위기와 실업문제 극복을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 성장하고자 도입한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

* 주저자, 부산대학교 사회적기업학전공 교수, ybcho@pusan.ac.kr
**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사회적기업학전공 석사과정, cooldaum@naver.com
***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사회적기업학전공 석사과정, jukbum@naver.com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사회적기업학전공 계약교수, nylee@pusan.ac.kr 
· 투고일: 2018-01-16      · 수정일: 2018-02-19     · 게재확정일: 2018-02-24



조영복·손진현·정기범·이나영

9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3 No.1

는 여전히 창업 분야에서 미진한 수준이다. 
사회적기업은 조직체를 구성하고,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

여 수익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일반 기업과 다르지 않지만 기

업의 존재목적, 미션 그 자체가 사회적 문제해결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온 기존의 정부나 

NGO, 비영리단체와 달리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며, 이들

의 활동 과정과 결과 속에서 교육, 환경, 문화, 복지, 주거, 노
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조직이 바로 사회적기업이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일반 창업과 달리, 사회적기업은 

인증요건을 갖추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

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활동

할 수 있으며, 2007년 55개가 최초로 등장한 이후, 2017년 말 

기준 1,871개가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총 7가지로 민법이나 

상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띠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며,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을 벌어들이며, 정관 구비 등 4가지 요건은 

일반 기업과 유사하다.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구분되는 나

머지 요건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

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

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마지막으로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가

능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등

이다.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과 과정이 일반 영리기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창업가의 특성이나 대상 고객, 기업 경영방식 

등에는 차이가 없다. 최근, 창업 형태의 한 분야로 사회적기

업 예비 창업가들 중 청년들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써의 창업에서 나아

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

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소셜미션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는 청년고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는 임금과 같은 외재적 보상보다는 일

의 보람 등 내재적 보상을 통해 성취감을 줄 수 있고, 특히 

관리직, 사무직 등 고학력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은 고학력 실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

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을 진로로 선택하고, 그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대표적인 요인에는 창업효능감이 있다(Chen, et al., 1998). 
초기 창업의도의 영향 요인으로 개인의 특질이나 성격특성이 

강조되면서(Krueger, et al., 2000), 심리적 특성 요인에 해당하

는 창업효능감은 창업분야에서 오랜 기간 중요한 변수로 다

루어졌다(Culbertson, et al., 2010; Chen, et al., 1998).
Shapero & Sokol(1982)은 국가 또는 지역경제, 조직이 침체

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기 쇄신적 특성과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의도를 갖고 있는 잠재력 있는 창업가

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창업의도로 구체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창업기회가 주어지면 기업가적 기질을 발휘하여 

창업관련 행동을 주도하는 잠재적 창업가들이 충분히 존재할 

때 지역과 조직, 그리고 집단 등이 탄력성을 갖추게 된다고 

하였다.(남춘애 외, 2013)
창업은 하나의 기업이 탄생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Scott & 

Twomey, 1988; Boyd & Vozikis, 1994). 창업과정에서 창업의

도는 처음 조직적인 실체로 구체화되는 일련의 행동이기 때

문에 중요하다. 의도는 그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이기 때문에, 창업의도는 실제 창업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

수라고 볼 수 있다(김미숙·김영국, 2012).
사회적 지지는 창업자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자 창업성공

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창업

자는 창업에 관한 정보와 자원을 많이 얻게 되고 창업에 대

한 자신감을 얻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창업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강하며 창업의 성공에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공받은 지지가 누구로부터 제공된 

것인가 즉 지지원이 무엇인가와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가 어

떤 것인가 즉 지지의 유형이 어떤가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안녕과 적응에 어떻게 기능하는지가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김성택, 2014).
본 연구에서는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

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 이들의 창업의도를 고양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원과 지지의 중요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이란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에서부터 확장된 개념으로, 창업 관련 연구에서 

최근 부각되기 시작한 주요한 개념이다. 창업자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본인의 창업 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강재학·양동우, 2016). 이은지(2015)는 불확실한 상황

을 극복하기 위해 창업자가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하여 창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창업능력 정도

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이나 신념을 창업효능감이라 정의하

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업무상황 또는 대인관계의 갈등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창업환경에 

대해 기회가 충만한 것으로 지각하고 역경과 위험, 불확실성 

등으로 가득 차있는 창업현실이라 할지라도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데 반해 실패에 대한 가능성은 낮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김해룡, 2008).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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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윤방섭, 2004).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되어 왔는데, 진

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할 수 있는 자신감을 뜻하는 

진로효능감, 자신의 직업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직

업효능감, 학습을 잘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습

효능감 등이 그것이다. 창업 부문에도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접목되기 시작했는데, 창업효능감 또한 자기효능감의 한 형태

로서, 창업 문헌에 최근 등장하는 여러 중요한 개념들 가운데 

하나이다(장혜선, 2014).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가 형성되는 것을 예측하고 창업의도

의 창업행동으로 실현되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김해룡, 2008).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

로 일컬어져 왔으며(Krueger, et al., 2000), 창업과정에서 요구

되는 다양한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

인의 믿음을 의미한다(Chen, et al., 1998).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위기상황이나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민첩

한 대응력을 발휘하고,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도 적절한 기회

를 포착하여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높

은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Krueger 
& Brazeal, 1994).
김미숙·김영국(2012)은 창업효능감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전하고 다양한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하여 

창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창업능력에 대한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자신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창업효능감이 높

은 사람은 창업이 야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해 

잘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확보하여 기

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으로 창업을 선택하여 실제 

행동으로까지 옮길 가능성이 높다.
 McGee, et al.(2009)은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기

회들이 주어지지만 창업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위험과 

희생이 상존하는 환경으로 평가됨으로써 그 만큼 기회가 감

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들은 위험, 불확실성, 어려움에 

처해있는 동일한 현실을 지각한다 하더라도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낮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현

실에 대처하는데 더 많은 자신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창업

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Wilson, et al.(2007)도 높은 창업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사회

로부터의 인정, 심리 성취감과 같은 보상을 주는 사회환경과 

관련이 있는 반면, 낮은 창업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실패, 심

리 스트레스와 같은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였

다. 이처럼 창업효능감은 어려운 창업의 과정을 극복하여 성

공할 수 있다는 창업의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미숙·김영국, 2012).
이러한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의 성과와 행동에 대한 예측력

이 크고 창업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증적 검증이 미흡한 실정이다(최명화, 
2014; 강재학·양동우, 2016).
정대용·채연희(2016)는 대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Big5성격요

인과 셀프리더십이 창업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성격특성요인보다 셀프리더십과 

창업효능감 요인이 창업의도에 더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대학생이 창업을 진로로 인식하고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창업효능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지우

(2000)는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와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오상훈·하규수(2013)는 잠재적 창업자들의 창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호텔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한 김미숙·김영국(2012)의 연구결

과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다는 사실을 실증한 

바 있다. 창업효능감이 높은 예비 창업가는 경쟁적인 창업환

경도 기회로 인식 하며, 위험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창업 현실

이라도 그것에 유능하게 대처하여 성공적으로 창업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실패 가능성은 낮게 지각하였다. 또한 높

은 창업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기회로 인식하는 반면, 
창업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환경을 위험이 상존하는 

불안한 상황으로 평가함으로써 기회를 놓치게 된다. 
장혜선(2014)은 불확실성, 위험, 어려움이 존재하는 동일한 

창업 현실에 처한 경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현실 대처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창업의도가 높아진

다고 하였다.

2.2 창업의도

넓은 경험과 지식은 창업가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고 이러

한 영감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발한 사회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가 단순히 

머릿속 아이디어에서 끝나지 않고 명백하게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아이디어에 대한 창업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창업에 대한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창업의도가 창업 

초기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

지가 없다(Bird, 1988).
의도는 하나의 심리학적인 프로세스로써 많은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에 의해 폭넓게 연구되었다. Bird(1988)는 의도를 특

정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에 관심

을 쏟는 마음의 상태라고 보았다.
계획된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의도는 최고의 예측 도구로 

인정되어 왔다(Bagozzi, et al., 1991). 특히 흔하지 않거나 관찰

하기 어려운 행동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시간적인 지체

를 수반하는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의도가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Krueger & Brazeal, 1994). 새로운 비즈니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창출되고 진화하는데 이 과정에는 상당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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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반되므로(Bird, 1988) 창업은 명백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행동으로 분류된다(Katz & Gartner, 1988).
학술적 용어인 ‘Entrepreneurial Intention’을 국내 학자들은 '창

업의지'(김홍, 2012) 또는 '창업의도'(하규수·윤백중, 2011)로 사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

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조영조, 2016) ‘창업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창업이란 사업의 주체로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 판매를 위

하여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조직을 설립하는 

행위이며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주위 환경

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사

업목표를 달성하고자 인력, 기술, 설비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박상범, 1996). 
창업의도는 잠재적 창업자가 장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

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Crant, 1996). 즉, 창업

의도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

에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으며(Krueger, 1993),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윤방섭, 2004).
창업의도는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단계이며, 미래에 창

업할 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창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전략적

인 창업계획을 의미한다(Kuratko, et al., 2007). 
창업의도는 조직고용에 반대되는 것으로써 자영업

(Self-employed)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과 관심을 다루는 마음

의 상태이며(Bird, 1988), 사업을 소유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

으로 창업가가 되고자 하는 일반적인 계획을 포함, 개인의 사

업을 소유하거나 시작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Crant, 
1996; Krueger, et. al., 2000; Bae, et al., 2014). 창업의도는 창

업의 초기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심역할을 한다(이지우, 2000; 
Bird, 1988). 또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고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토대를 형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며, 창업과정을 이해함

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시사·강성

일, 2007).
Bird(1988)에 따르면 창업은 분명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

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창업초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업의

도라고 하였다. 또한 창업의도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서 의도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창업과정을 설명해 주

는 핵심개념이며 창업이라는 과정에서 가장 첫 단계이기도 

하다(Krueger, 1993; Krueger & Brazeal 1994; Katz & Gartner, 
1988). 이처럼 창업의도는 창업과 관련된 어떠한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변수이며, 특히 의도는 결과적

으로 그 사람의 한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수로 인식

이 되고 있다(이지우, 2000; Fishbein & Ajzen, 1975). 
Fishbein & Ajzen(1975)은 인간의 행동 대부분이 의지의 통

제 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단순한 

예측치는 그 행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측정하

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지가 바탕이 된 창업의도

는 기업 설립을 한 첫 번째 단계로써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

기 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인 개념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이재석·이상명, 2015).
윤남수(2012)는 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잠재적 

창업가들이 창업을 결정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러한 개인의 

창업에 대한 행동과 의사 결정이 있기 위해서는 창업의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창업 의도가 창업 초기 과

정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

다(Bird, 1988).
창업의도의 중요성은 잠재적 창업가들이 국가나 조직의 경

제 활력에 끼치는 영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Shapero(1982)
는 국가나 조직 또는 지역 경제가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

는 회복력과 자기쇄신적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잠재적 창업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기회가 주어지면 창업가적 

기질을 발휘하여 창업과 관련된 행동을 주도하는 잠재적 창

업가들이 충분히 존재할 때 지역과 집단 그리고 조직 등이 

탄력성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이지우, 2000). 이와 같은 중

요성에 따라 창업의도는 창업에 관한 이론적 문헌과 실증연

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정신박, 
2013).

2.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에서 House(1981)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였는데,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

부터 제공받는 것을 말하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필

요할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

음을 말한다(박헌일·김원기, 2000).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인간은 주어진 환경 그대

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지지를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사회적 지지 자원들(Social Support Network)을 수용하려는 개

인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김재호, 2013).
사회적 지지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개인의 속사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인 지지

와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를 구

성하고 있는 다양한 지지 원천들이 단순히 정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욕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다

양한 종류의 지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장숙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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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측면을 강조한 Cobb(1976)는 사

회적 지지의 구성요소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서적 지지, 대화할 수 있고 상

호 의무가 있는 관계의 구성인임을 믿게 하는 관계망지지, 그

리고 존경받고 가치 있다고 믿게 하는 존경 지지를 포함시켰

다. 그리고 Thoits(1982)는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구체

적 지지에 대한 욕구로 충족된다고 하면서 사회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사회적 지지를 분류하고 있다. 

Cohen & Hoberman(1983)도 사회적 지지를 자기 존중감, 평

가적 지지, 소속감 지지, 물질적 지지 등 4가지 지지로 분류

하였다. 자기 존중감 지지는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

되고 수용되고 있다는 것으로써 정서적 지지 또는 표현적 지

지라고도 한다. 평가적 지지는 문제가 되는 사건을 이해하고 

정의하고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지지로서 정보, 충고, 인지적 

지지라고 하며, 소속감 지지는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타인이 

존재하는가를 의미한다. 물질적 지지는 경제적인 도움, 물질

적인 자원 등을 포함하는 지지를 말한다(이재은, 2009).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으로 4가지 다원적 측면의 

분류를 제시하였다. 4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는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주어 그 자신 스스로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존

경의 대상이 되고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행위

이다. 신뢰, 존중감, 경청, 관심, 애정, 친밀감의 제공을 들 수 

있다. ② 평가적 지지(Feedback Support)는 개인에게 역할의 

수행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정보를 전달하여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수용, 확인, 피드백, 긍정적 

자기평가, 긍정적 환류, 사회적 비교를 제공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③ 물질적 지지(Instrument Support)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직접 도와주는 행위로써 현금, 현물, 시간, 노

동력, 환경의 개선 등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한

다. ④ 정보적 지지(Information Support)는 개인이나 환경으로

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

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써, 정보, 제안, 충고, 지시

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김성택, 2014).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지지 

자원 활용능력의 개인차에 따라 개인의 안녕과 적응에 어떻

게 기능하는지를 토대로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예비 창업가에 대해 그들의 

특성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지지’, ‘정보적 지지’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

다.

2.4 가설 설정

2.4.1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많은 연구에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창업의

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자기효능감을 

주장하였다(Barbosa, et al., 2007; Boyd & Vozikis, 1994; 

Krueger & Brazeal, 1994; Zhao, et al. 2005). 
Bandura et al.(2001)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되어질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습득되어진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열망, 목표, 결정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창업효능감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 구체

적인 행동이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의도에 결정

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McGee, et al., 2009). Zhao, et 
al.(2005)은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나 창업의도가 높다고 주장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박재환·최민

정, 2016)한 연구도 있다.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

의 논점과 연구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기효능감 또는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태도 또는 요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오창수, 2014).
 이현경·이일한(2016)에 따르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김성환·이종훈(2014)은 공기업 

직원의 자기효능감, 창업동기, 창업의지 간의 구조 관계를 분

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창업동기를 통해 간접으로 창업의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의도로

부터 창업행동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행 변수들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김해

룡, 2008). 창업효능감은 창업에 대한 자기유능성으로도 표현

할 수 있는데, 창업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창업의도에 가장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연

구결과가 있다(윤방섭, 2004). 이상의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개인의 자신감이나 신념이 충만할 때, 창업자는 긍정적

인 태도로 창업에 임할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원만한 인간관

계를 도모하며, 경영에서 어떤 위기가 오거나 새로운 아이템

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할 때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보

고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은

지, 2015).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2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타인에 의해서 제공되는 긍정적인 원조를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업활동에 있어서도 사회적 지지는 

한 창업자의 중요한 자원이자 창업자의 창업의도에 큰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김성택, 2014). 
Cohen &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가 위기에 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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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Holahan & Holahan(1987)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사회적 지지

를 받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평가하게 한 결

과,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한 사람일수록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 또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연호·양동우(2008)
는 사회적으로 신뢰와 지지를 받으면 잠재적인 창업자인 대

학생들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수연(2007)의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긍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박(2013)의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가 창업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정(+)의 효과를 

주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창업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도 

간에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교순(2016)은 사회적 지지와 제도적지원이 초기창업자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창업의도, 기회발

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김성택(2014)은 중국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

에 사회적 지지라는 조절변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중국대학생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석·하규수, 2014). 
박재환·김재호(2014)는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창

업가적 프로세스, 사회적창업가정신과 함께 사회적 지지가 긍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가 원활

한 예비 창업가는 창업행동에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 지지가 높을

수록 발견행동과 개척행동이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는 창업의도에 조절변인

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창업

가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조절효과

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설

정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살

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

여 사회적 지지를 세분화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며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

절작용을 할 것이다.
  2-1: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계

에서 정서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2-2: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계

에서 평가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2-3: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계

에서 물질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2-4: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계

에서 정보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2-5: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

계에서 정서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2-6: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

계에서 평가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2-7: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

계에서 물질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2-8: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

계에서 정보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Ⅲ. 연구모형 및 설계

3.1 연구모형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그림 1>
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주요변수 및 측정 도구

3.2.1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은 창업 스킬에 대한 자기평가를 기반으로 자신

이 성공적으로 벤처를 창업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한다(Wilson, et al., 2007).
본 연구는 Wilson, et al.(2007)이 창업효능감을 측정하기 위

해 단일 항목으로 개발한 6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모두 6점 척

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나는 문제해결능력이 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동조하는 편이다’ 등이다. 

3.2.2 창업의도

본 연구에서 창업의도는 장래에 기업가로서 일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 또는 계획을 의미하는 뜻으로 정의하고, Liñán 
& Chen(2009)이 창업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6문항을 

활용하여 모두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나는 창

업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언

젠가 회사를 창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나
는 미래에 반드시 회사를 창업할 것이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3.2.3 사회적 지지

본 연구는 House(1981)의 사회적 지지의 내용 즉 정보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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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참고하여 Xueyan & Chongmin 
Wang(2009)이 제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구성

변수는 정서적 지지(존경, 애정, 신뢰, 관심, 정보), 물질적 지

지(자금, 제품, 서비스, 시간 등 필요시 직접적 도움행위), 정

보적 지지(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평가적 지

지(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자기평가관련 정보 

전달)로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은 정서적 지지의 경우,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하면서 지칠 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이 있다’, 
‘내가 창업을 한다면, 나의 건강과 행복에 대하여 걱정해 줄 

사람이 있다’ 등이며, 물질적 지지의 경우, ‘내가 창업 중이거

나 바쁠 때, 우리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살펴 줄 사람이 

있다’, ‘내가 창업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나에게 도

움을 줄 사람이 있다’로 측정하였다. 
정보적 지지의 경우, ‘새로운 사업의 경쟁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제품에 대한 장단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이 있다’ 등이며, 평가적 지

지는 ‘ 새로운 사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 줄 사람이 있다’, ‘창업 과정에서 사업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Ⅳ. 분석결과

4.1 표본의 수집 및 특성

표본의 수집을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설문은 한국사회

적기업진흥원과 전국 3개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

련 대학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반 예비 

창업가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창업지원 사업 신청자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10월 10일부

터 11월 15일까지였으며,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45개였으며, 불성실하거나 오기재된 

설문 17부를 제외하고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경험 유무에 따

라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로 구분하였다. 최종적

으로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 102부,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 

126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기업 

예비창업가의 일반적 특성은 남성 54명(52.9%), 여성 48명
(47.1%)이며 연령은 20대 58명(56.9%), 30대 16명(15.7%), 40대 

17명(16.7%), 50대 10명(9.8%), 60대 이상 1명(1%)이다. 학력은 

고졸 32명(31.4%), 전문대학졸 6명(5.9%), 대학교 졸 53명
(52%), 대학원 졸 11명(10.8%)이며 직업은 학생 50명(49%), 주

부 4명(3.9%), 사무직 18명(17.6%), 기술직 5명(4.9%), 전문직 

14명(13.7%), 서비스직 10명(9.8%), 기타 1명(1%)이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일반적 특성은 남성 83

명(65.9%), 여성 43명(34.1%)이며, 연령은 20대 76명(60.3%), 
30대 23명(18.3%), 40대 9명(7.1%), 50대 14명(11.1%), 60대 이

상 4명(%)이다. 학력은 고졸 35명(27.8%), 전문대학졸 6명
(3.2%), 대학교 졸 71명(56.3%), 대학원 졸 14명(11.1%)이며 직

업은 학생 50명(49%), 주부 3명(2.4%), 사무직 19명(15.1%), 기

술직 4명(3.2%), 전문직 22명(17.5%), 서비스직 22명(18.3%), 
기타 5명(4%)이다. 

4.2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자료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방식을 이용하였고, 배리맥스회전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 결정은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였으며, 
0.5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경우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소 4개로 총 6개 요인으로 분

류되었다. 또한 신뢰성 검증 결과 창업의도는 .968, 정서적지

지 .917, 창업효능감 .894, 평가적 지지 .899, 정보적 지지 

.871, 물질적 지지 .995로  Cronbach’s α계수가 모두 0.8이상

으로 신뢰도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 6개 요

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 검증 결과 창업의도는 .961, 정서적

지지 .916, 창업효능감 .894, 정보적 지지 .912, 물질적지지 

950, 평가적 지지 .855로 Cronbach’s α계수가 모두 0.8이상으

로 신뢰도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결과

는 <표 1>, <표 2>와 같다. 

4.3 상관관계 분석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 사회적 지지, 창업의도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일반기업 예

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

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 또한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업효능감은 조절변수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와 통제변수인 성별, 학력, 직업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창업의도는 독립변수인 창업효능감, 조절변수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통제변

수 중 성별, 연령, 학력, 직업과 정(+) 혹은 부(-)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창업의

도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사회적기

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기업 예비 창

업가의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 또한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업효능감은 조절변수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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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와 통제변수인 연령, 학력, 직

업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창업의도는 독립변수인 창업효능감, 조절변수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통제변

수 중 연령, 학력, 직업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 요인분석 결과표

요인
Cronbach's α

창업의도 정서적 지지 창업효능감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창업의도4 .934 .086 .164 .072 .095 .095

.968

창업의도5 .928 -.028 .084 .021 .147 .150
창업의도6 .916 -.004 .145 .006 .172 .147
창업의도2 .911 .153 .123 .037 .149 .096
창업의도1 .881 .220 .219 .062 -.013 .015
창업의도3 .839 .236 .141 .135 -.094 -.093

정서적 지지2 .130 .841 .187 .188 .284 .078

.917
정서적 지지3 .192 .813 .210 .222 .236 .061
정서적 지지1 .098 .763 .073 .348 -.093 .292
정서적 지지4 .079 .708 .208 .357 .218 .286
창업효능감5 .243 .199 .824 .115 .080 .221

.894
창업효능감4 .169 .245 .800 .072 .147 .180
창업효능감1 .069 .159 .776 .377 -.028 .047
창업효능감6 .298 .022 .756 .262 .009 -.216
창업효능감3 .122 .116 .715 .058 .374 .191
평가적 지지2 -.009 .222 .212 .861 .183 .080

.899
평가적 지지1 .058 .344 .189 .729 .303 .062
평가적 지지3 -.007 .369 .230 .666 .104 .354
평가적 지지4 .298 .506 .286 .605 .012 .131
정보적 지지4 .215 .426 .253 .305 .647 .110

.871정보적 지지2 .191 .241 .113 .488 .628 .221
정보적 지지1 .226 .321 .388 .432 .525 -.001
물질적 지지1 .264 .468 .231 .284 .162 .707

.995
물질적 지지2 .264 .468 .231 .284 .162 .707

고유치 5.516 4.067 3.820 3.357 1.731 1.627
설명분산% 22.982 16.944 15.916 13.987 7.214 6.781
누적분산% 22.982 39.926 55.842 69.829 77.042 83.823

<표 2>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 대상 요인분석 결과표

요인
Cronbach's α

창업의도 정서적 지지 창업효능감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창업의도5 .906 .138 .189 .121 .103 .040

.961

창업의도4 .889 .132 .170 .188 .163 .069

창업의도3 .876 .190 .158 .091 .040 .078

창업의도6 .871 .060 .200 .161 .038 .170

창업의도2 .861 .263 .127 .159 .110 .031

창업의도1 .769 .329 .260 .025 .167 -.055

정서적 지지3 .163 .890 .011 .182 .056 -.039

.916
정서적 지지2 .134 .840 .174 .230 .167 -.024

정서적 지지4 .352 .790 .139 .105 .225 .154

정서적 지지1 .195 .758 .029 .236 .188 .295

창업효능감5 .180 .110 .861 .136 .090 .034

.894

창업효능감6 .121 .072 .823 .111 -.135 .345

창업효능감4 .202 .126 .808 .060 .140 .196

창업효능감1 .147 .160 .787 .223 .204 -.131

창업효능감2 .228 -.069 .753 .032 .006 -.179

정보적 지지4 .192 .326 .264 .821 .143 .013
.912

정보적 지지3 .259 .343 .212 .794 .153 .162

물질적 지지2 .280 .440 .189 .232 .765 .051
.950

물질적 지지1 .259 .575 .108 .230 .679 .143

평가적 지지4 .272 .367 .270 .448 .307 .544
.855

평가적 지지3 .359 .455 .019 .472 .112 .482

고유치 5.288 4.101 3.758 2.183 1.481 .944

설명분산% 25.180 19.530 17.393 10.393 7.055 4.496

누적분산% 25.180 44.709 62.607 73.000 80.055 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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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 상관관계분석

M(SD)

독립
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

사회적 지지 일반적 특징

창업
효능감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창업의도

독립
변수

창업
효능감

4.14(.96) 1

조절
변수

사회
적
지지

정서적
지지

4.48(1.02) .467** 1

평가적
지지

4.40(.90) .544** .742** 1

물질적
지지

4.78(.87) .497** .734** .644** 1

정보적
지지

4.10(.98) .573** .682** .735** .648** 1

통제
변수

일반
적
특징

성별 .47(.50) -.203* -.013 -.141 -.150 -.222* 1
연령 1.82(1.09) .027 -.299** -.334** -.164† -.205* -.190† 1
학력 2.42(1.05) .199* .037 .041 .100 .174† -.306** .480** 1
직업 2.64(1.88) .208* -.274** -.122 -.132 .027 -.405** .637** .505** 1

종속변수 창업의도 4.48(1.33) .409** .316** .264** .425** .404** -.176† .192† .479** .317** 1

주) †: p<0.1, * : p<0.05, ** : p<0.01, *** : p<0.001
성별: 0=남자, 1=여자 / 연령: 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대 이상=5 / 학력: 고등학교 졸업=1, 대학교 졸업(2년제)=2, 대학교 졸업(4년제)=3, 대학원 졸업=4

/ 직업: 학생=1, 주부=2, 사무직=3, 기술직=4, 전문직=5, 서비스직=6, 기타=7

<표 4>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 상관관계분석

M(SD)

독립
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

사회적 지지 일반적 특징

창업
효능감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창업의도

독립
변수

창업
효능감

4.42(.94) 1

조절
변수

사회
적
지지

정서적
지지

4.57(.93) .274** 1

평가적
지지

4.54(.95) .374** .694** 1

물질적
지지

4.76(.89) .339** .745** .664** 1

정보적
지지

4.42(.91) .441** .615** .742** .610** 1

통제
변수

일반
적
특징

성별 .34(.48) .026 .044 -.021 -.049 .035 1
연령 1.79(1.17) .283** -.208* -.079 -.077 -.046 .233** 1
학력 2.51(1.02) .353** .164† .298** .237** .287** .019 .475** 1
직업 3.27(2.14) .190* .120 .125 .158† .098 .050 .422** .487** 1

종속변수 창업의도 4.85(1.03) .435** .484** .559** .518** .481** -.066 .205* .459** .309** 1

주) †: p<0.1, * : p<0.05, ** : p<0.01, *** : p<0.001
성별: 0=남자, 1=여자 / 연령: 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대 이상=5 / 학력: 고등학교 졸업=1, 대학교 졸업(2년제)=2, 대학교 졸업(4년제)=3, 대학원 졸업

=4 / 직업: 학생=1, 주부=2, 사무직=3, 기술직=4, 전문직=5, 서비스직=6, 기타=7

4.4 가설검증

4.4.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은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에 관한 것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결과는 아래 <표 5>, <표 6>과 같다.
먼저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

하여 모델 1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모델 2에서 창업효능

감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표 5>의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델 1에
서는 학력이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모델 2에서 창업효능감은 β=.319로 창업의도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모델 2는 모델 1의 설명력 22.6%보다 8.6% 향상된 31.2%이

며 회귀식은 유의하였다(F=10.892, p<.001). 따라서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표 6>의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델 1에서는 학력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2에서 창업효

능감은 β=.316로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모델 2는 모델 1의 설명력 24.8%보

다 9.1% 향상된 33.9%이며 회귀식은 유의하였다(F=9.826, 
p<.001). 따라서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은 창

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2-1도 채택되었

다. 즉,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

한 예비창업가의 창업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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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종속변수 : 창업의도

model1 model2
β t β t

성별 -.064 -.785 -.034 -.437
연령 -.032 -.337 -.088 -.962
학력 .417*** 4.269 .327** 3.438
직업 .123 1.305 .129 1.436
창업
효능감

.319*** 3.878

R²
(adj.R²)

.226(.220) .312(.283)

△R² .226 .086
F 8.829*** 10.892***

주) Beta 값은 표준화 계수임. †: p<0.1, * : p<0.05, ** : p<0.01, *** : p<0.001

<표 6>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종속변수 : 창업의도

model1 model2
β t β t

성별 .010 .106 .044 .474
연령 -.142 -1.194 -.077 -.676
학력 .459*** 4.318 .410*** 4.055
직업 .180 1.423 .111 .922
창업
효능감

.316*** 3.623

R²
(adj.R²)

.248(.217) .339(.304)

△R² .248 .090
F 8.001*** 9.826***

주) Beta 값은 표준화 계수임. †: p<0.1, * : p<0.05, ** : p<0.01, *** : p<0.001

4.4.2 가설 2의 검증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모델 1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창업효능감

을 투입하였고, 모델 2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창업효

능감과 함께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 4개를 투입

하였다. 모델 3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검증결과, 평가적 지지가 모델 2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경우 창업효능감과 조절변수인 평가

적 지지 그리고 상호작용항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하는지를 검정한 결과 <표 8>
과 같이 모델2에서 창업효능감과 조절변수 중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p<.05), 모델3에서 상

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평가적 지지의 β값은 2.598, 물질적 

지지의 β값은 1.866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1). 모델 3에
서 F값은 유의한 수준에서 변화하였으며(F-7.487, p<.001), R
제곱 값은 .435에서 .525로  9.0%만큼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

다.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하는 변수로 검정되었다.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는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검증결과를 요약하

면, 일반기업 예비창업가에 대하여는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

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회적기업 예비창업가의 경우, 창업

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났다. 

<표 7>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변수

종속변수 : 창업의도

model1 model2 model3
β t β t β t

성별 -.034 -.437 -.072 -1.019 -.068 -.940
연령 -.088 -.962 .128 1.421 .139 1.521
학력 .327** 3.438 .188* 2.142 .184* 2.029
직업 .129 1.436 .070 .877 .057 .692
정서적 
지지 .167 1.442 .058 .102

평가적 
지지 .233* 1.990 .668 1.327

물질적 
지지 .147 1.375 .504 .960

정보적 
지지 .003 .032 -.739 -1.328

정서적 
조절 .187 .197

평가적 
조절 -.703 -.823

물질적 
조절 -.654 -.685

정보적 
조절 1.292 1.361

창업
효능감 .319*** 3.878 .131 1.624 .093 .255

R²
(adj.R²) .312(.283) .484(.444) .495(.436)

△R² .312 .172 .011
F 10.892*** 12.078*** 8.429***

주) Beta 값은 표준화 계수임. †: p<0.1, * : p<0.05, ** : p<0.01, *** : p<0.001

<표 8>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변수

종속변수 : 창업의도

model1 model2 model3
β t β t β t

성별 .044 .474 .093 1.030 .182* 2.091
연령 -.077 -.676 -.058 -.498 .006 .058
학력 .410*** 4.055 .338** 3.438 .384*** 4.071
직업 .111 .922 .240† 1.938 .211† 1.779
정서적 
지지 .098 .669 1.071 1.625

평가적 
지지 .161* 1.148 .521* 2.022

물질적 
지지 .317* 2.543 .609* 1.065

정보적 
지지 .120 .893 .739 .958

정서적 
조절 -1.537 -1.441

평가적 
조절 2.598† 1.940

물질적 
조절 1.866† 1.673

정보적 
조절 -1.145 -.845

창업
효능감 .316*** 3.623 .128** 1.215 .122** 3.073

R²
(adj.R²) .339(.304) .435(.379) .525(.455)

△R² .339 .096 .090
F 9.826*** 7.862*** 7.487***

주) Beta 값은 표준화 계수임. †: p<0.1,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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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가설검증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표 9>와 

같다. 

<표 9>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설 가설내용 결과

가설1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1-1
일반기업 예비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사회적기업 예비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부분채택

2-1
일반기업 예비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
계에서 정서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기각

2-2
일반기업 예비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
계에서 평가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기각

2-3
일반기업 예비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
계에서 물질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기각

2-4
일반기업 예비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
계에서 정보적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기각

2-5
사회적기업 예비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기각

2-6
사회적기업 예비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평가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채택

2-7
사회적기업 예비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물질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채택

2-8
사회적기업 예비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정보적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기각

창업은 기업가 자신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창업기회를 만들어 준다. 따라서 창업의 활성화

는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

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창업하기에 앞서 창업을 

하겠다는 창업의도는 창업 활동의 첫 번째 단계로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예비 창

업가를 대상으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창업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연구들을 고찰하였고,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수로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

가 모두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 창업

가가 자신이 보유한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자신감과 믿음이 강할수록 창업하겠다는 욕구와 태도, 
열정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창업효능감은 일반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예비 창업가 창업의도에 모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에게는 조절변수

로써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에게는 

사회적 지지 중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만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에게 사회적 지지

가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예비 창업가에게 있어 심

리적 안정감이나 정보의 제공, 피드백 등의 평가와 같은 간접

적인 지지보다 개인에게 역할 수행과 행위에 관한 구체적 평

가정보를 전달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거나 현금, 현

물, 시간, 노동력 등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지지의 

형태가 더 유용하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영

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창업에 있어 창업효능감이 창

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가 스스로에 대한 신념과 역량

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창업의지를 재고하게 되는데 이 과

정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신적, 물질적 도움은 영

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경우, 일반 영리기업과 마

찬가지로 시장 내 제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하되, 기업경영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환경적 

책임과 신념을 준수해야하는데, 이들의 활동은 사회와 적극적

으로 교류하면서 긍정적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

하다. 즉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원

조, 긍정적 자원이 창업효능감과 함께 창업의도에 주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중 상대에 대한 관심, 신뢰, 애정, 격

려 등의 정서적 지지와 발행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적 지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행위나 판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거

나 거부하는 가치평가를 나타내는 평가적 지지와 환경개선, 
현금, 물건, 노동력 등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으로 인식되

는 물질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창

업가들에게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

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 잠재적 고객들의 동의와 지지가 창

업의도와 향후 사회적기업의 성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필요성과 역

할,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창업의도

는 높아질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다른 여타 기업에 비해 보다 

긴밀하고 적극적인 사회로부터의 인정과 판단이 존립의 근거

로서 강력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한 이론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

과를 확인함에 있어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예비 창업가로 

나누어 대상을 비교 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분석 

결과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

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들에게 있어서 창업의도를 높이

고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변

인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창업의도가 

있는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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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실무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사회적기업

과 일반기업을 비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지원 

및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 각종 지원 사

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 창업가들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

지는 각자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조언, 그리고 육성기관 전문

가들이 제공하는 객관적인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

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건설적인 피드백, 충고, 사회적 비교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정적인 시각과 위험성 등을 줄일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해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 102명과 사회

적기업 예비 창업가 126명, 총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하고 통계 처리하여 창업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나, 아무래도 젊을수록 창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고 판단했기에 20대와 30대에 표본이 집중된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지 못해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되어있지 않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들 수 있다. 또한 각 대상 당 100여 

명의 표본수가 적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수를 더 확대하여 진

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업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데 많은 제한

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가 갖는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실증연구에서 표본의 대표성 및 이에 따른 일반

화 가능성은 항상 논란의 이슈가 되므로 본 연구 또한 표본

의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확장된 표본

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 참여관찰법, 심층면접법과 같은 질

적인 조사방식을 도입하여 설문조사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창업효능감이 창업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

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창업의도가 있는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로 구분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 중 창업의도를 높이는 요인은 평

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창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

원은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예비 창업가를 위한 정

부의 창업지원제도와 함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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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s
and General Entrepreneur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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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analyze how 
social support gained through social relations influences on the relation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study outcome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both general corporate and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 are to examine that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positively influences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in the case of the social support, it didn’t influence 
on preliminary general corporate. And only feedback support and instrument support are related to influence on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 among social supports.
 This study shall have a significance in using the result of previous studies that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fluenc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looking into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classifying general corporate and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 who hav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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