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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산업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니어의 창업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자리 사회구조와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금리 및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으로 불안 요인

과 불확실성이 증폭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니어의 주요한 창업역량 변수들이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

였다. 또한 예비창업자 개인 심리적 특성인 마인드셋의 관점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 시니어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을 마인드셋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창업분야에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실무적 시

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마인드셋의 구성 요인인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과 창업역량의 기술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자금조

달 역량이 시니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성장 마인드셋과 

기술적 역량은 창업의도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성장 마인드셋과 기술적 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시니어 창업에 있어 성장 마인드셋과 기술적 역량이 중요한 변수임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시니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창업자 교육 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창업자의 심리

적 특성인 성장 마인드셋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창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창업에 대해

서는 저금리의 정책금융 확대 등 정부지원 확대로 기술창업의 저변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시니어에게 축적되어있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퇴

직 후에도 창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퇴직 전부터 창업 프로그램의 제공 등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마인드셋, 창업역량,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Ⅰ. 서론

1.1. 연구배경

세계 경제는 대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물가가 급

격하게 뛰어오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인 충격 

요인들이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고금리와 강

달러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과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

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하는 방식과 사회 변화 등 기

업과 사회 전반적으로 지각변동과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 최하위

권의 출산율과 인구 노령화로 인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

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빨리 2048년에 제일 나이 든 나라

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한국경제연구원, 2021). 그로 인해 

빠른 속도의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술과 네트워크, 자금력 등

을 갖춘 시니어들의 창업이 이슈화되고 있다.
Markey(2016)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대 수명의 증

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전체 창업자 중에 시니어 창업자의 비

중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였고, 장영미·하규수(2018)는 시니

어 창업자의 다양한 업무경험으로 마케팅 역량 및 자금조달 

역량 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태·허철무(2021)는 창업 이전의 업무를 통해서 얻은 경

험과 전문적 기술, 네트워크 등의 역량을 가진 시니어 창업가

일수록 창업 이후 성공 가능성을 더 확신한다고 주장하였다.
Krueger et al.(2000)는 창업과 관련한 자기효능감이라 할 수 

있는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라고 하

였고, 김해룡(2008)은 창업효능감을 창업의도의 형성과정과 

창업의도가 실제로 창업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

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시니어의 창업의도는 시니어가 지닌 창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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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함께 창업효능감이 중요한 변수로 검증되었으며,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로 기술적 역량, 네트

워크 역량, 자금조달 역량의 변수를 도출하여 시니어 창업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창업의도는 창업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마인드셋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향이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사고방

식으로 정의된다(Dweck, 2006). 창업자가 창업과정에서 난관

에 직면했을 때 역경을 딛고 성장하도록 하는 요인들에 있어, 
창업자가 예상치 못한 한계에 접해도 좌절하지 않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도전하는 개념으로 마인드셋을 들 수 있다

(배창봉·김정희, 2020). 마인드셋은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성

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과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질을 믿는 고정 마인드셋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

다(Dweck, 2006).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표현하는 마인

드셋의 하부 구성요인인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또한 시니어의 

창업역량으로 도출된 기술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자금조달 

역량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코자 한다. 
아울러 마인드셋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이 매개변수로서 유의한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마인드셋에 대한 기존 연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

도, 등의 연구와 직장 내 혁신행동 등의 영역에서 다수의 연

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창업분야 연구에서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마인드셋의 관

점에서 접근하여 창업분야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의 비대면 시기를 

거치면서 변화된 일자리 구조와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

는 고금리 경제 상황 속에서, 시니어의 창업역량 변수들이 창

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검증하고 그에 따른 실무

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성장·고정 마인드셋

마인드셋이란 개인의 신념, 태도, 마음가짐 또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이는 능력이나 지능, 성격 등 개인이 가진 신념은 변

할 수 있다는 내재적 이론(Implicit Theory)에 기반을 둔 암묵

적(Implicit) 표현을 의미한다(Dweck, 2006). 암묵적은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심리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뜻이며 암묵적 이

론(Implicit Theoeries)은 개인적 특성의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다(Dweck & Leggett, 1988). 암묵적 이론에 따라 사람들

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심리적 체계인 마인드셋을 구성

하여 이해한다고 하였다(Dweck et al., 1995).
사람들은 마인드셋을 통하여 행동과 목표의 방향을 결정하

고 성공, 실패, 그리고 도전의 의미를 결정하게 된다(Dweck, 
2006). 마인드셋은 개인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두 종

류로 나누어 고정 마인드셋(Fixed Mindset)과 성장 마인드셋

(Growth Mindset)으로 구분할 수 있다(Dweck & Leggett, 1988).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은 모두 성공이나 성취를 목

표로 하는 것은 일치하나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실패에 대

응하는가의 문제이다.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고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

워 실패 가능성이 높은 일에는 도전하지 않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하여도 이를 통해 자기 성장

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킨다고 보았다(Dweck, 2006).
Dweck(2006)은 고정 마인드셋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나 지능은 고정되어 있으며 노력하더라도 변화시킬 수 없다

는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성장 마인드셋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능은 개인이 노력하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신념으

로 정의하였다. 성장 마인드셋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관과 실패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동기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하

였다(Hardin et al., 2013).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도전

적인 과제를 선호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lackwell et al., 2007). 반면에, 고정 마

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위축된 행동을 

보이고 자신이 무능함을 느끼게 되면 끈기에서 감소함을 보

였다(Dweck, 1986).
박병기·송정화(2008)는 성장 마인드셋이 목표지향성의 방향

에 영향을 미치기에 성취 반응의 행동 특성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사람의 능력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출 때 목표성취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고 하였다(Duckworth & Seligman, 2005). 홍성철(2021)
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고정형 사고방식보다 자신의 직무

에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쉼 없이 배우려고 하는 성장

형 사고방식인 성장 마인드셋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배

창봉·김정희(2020)는 마인드셋이 도전이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주고 위기대처 능력을 가늠하

는 척도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마인드셋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성취

도, 진로 준비행동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거나 직장 내 조직 

구성원의 마인드셋이 미치는 직무배태성, 혁신행동 등의 연구

가 진행되었다. 성장 마인드셋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패와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장의 기회로 발전시키고 

있음은 선행연구에서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선행연구의 관점에 따라 마인드셋의 

구성 요소인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 시니어의 창

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검증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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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창업역량

Spencer(1993)는 창업가의 역량을 해당 직무에서 뛰어난 수

행 능력과 현장 상황의 대처 능력에 기초한 개인적 특성으로 

보았다. Mann et al.(2011)은 창업역량을 개인의 직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 가능한 여러 차원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개념으

로 파악하고, 창업자의 경험 및 훈련, 교육, 기타 인구통계학

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술과 지식, 성격적 특성이 

포함되는 특성들로 정의하였다.
이선호(2015)는 역량은 타고난 선천적 성격과는 달리 창업자

의 노력에 의하여 단기간에 변화하고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

에 창업자의 자기개발 차원에서도 유용한 행동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경식(2005)은 벤처 창업가의 창업역

량을 기술적 역량, 창의성 역량, 개념화 역량, 전략적 역량, 
사회적 역량 및 시장감지 역량으로 세분화하였고, 김춘근

(2015)은 기술적 역량, 조직적 역량, 전략적사고 역량으로 구

분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임아름(2015)
은 기술역량, 창의역량, 관리역량, 기업가역량으로 구분하여 

기업가역량과 관리역량이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선행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창업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도 상

이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의 중요한 역

량으로 기술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자금조달 역량을 설정하

고 창업의도에 유의미한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2.2.1. 기술적 역량

기술적 역량은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제반 기술 능

력으로 기술의 선택과 획득 및 개선, 활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을 포함하고(Barney, 1991),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혁신전략 수립의 배경이 된다(Burgelman et al., 
2004). McDougall et al.(2003)은 최고경영자가 보유하는 기술

적 역량에 따라서 기업의 기술적 역량이 달라지며 달라진 기

술적 역량은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역할을 하

게 된다고 하였다.
김춘근(2015)은 기술적 역량에 대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하여 제반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기만(2018)은 기술적 역량을 전문

적인 보유기술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창업가의 능력이라

고 정의하면서 창업가는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적 기술을 보

유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서성열(2019)은 기술적 역량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

적 기술을 보유하면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인 기

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술혁신 능력과 기술활용 능

력으로 구분하였고, 이혜영(2018)은 창업 초기에는 제품 컨셉

개발, 아이템의 사업화와 제품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들이 기

술 역량으로 집중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전문적 기

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

는 제품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결합, 연계할 수 있

는 창업가의 능력을 기술적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2.2.2. 네트워크 역량

일반적으로 개인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기회를 얻

고 이를 통해 창업자로 될 가능성이 크게 있으며(Nieto & 
Gonzalez, 2016), 창업자의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을 통

해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Hitt et al., 2002). Garbutt 
et al.(2019)는 창업자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이해 관계자들

을 설득하고 기업의 성과달성에 필요한 지원과 지지를 확보

하는 능력과 타인과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이디어

를 개발하여 행동화하는 능력을 포함하며 이를 창업 역량으

로 정의하고 있다. 김은실(2012)은 네트워크를 집단 구성원이 

유용한 자원을 구하거나 과업을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 위해 

사람들과 맺는 관계이며 집단 내 지식과 정보가 고정되지 않

고 축적되고 창조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Birley(1985)는 기업가가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은행이나 회계사, 변호사 등의 공식 네트워크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과 친구, 비즈니스 연락처 등의 비공식 

네트워크는 이전 고용 요소를 재창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창업자의 인적 네트워크는 지인 또는 

가족의 지지를 통해서 창업의 실패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지

를 얻어 창업 의지를 고취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Coleman, 1988: 양준환·김춘광, 2018). 강성일(2007)은 창업가

의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자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

다고 했으며 창업가의 배경 특성으로 관련 분야의 경험, 교육

과 창업 전통, 연령, 성별 등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함

을 강조하였다. 홍은표·김진회(2018)는 창업가가 보유하고 있

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네트워크 역량을 개인이 

사회적 연결망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한 것으로 창

업자에게 도움 되는 인맥과 창업을 위한 친화력과 대인관계 

역량이라고 정의한다.

2.2.3. 자금조달 역량

자금조달역량은 창업가의 역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창업기업의 자금은 창업 시는 물론이고 기업

의 존립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며 필요시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 같은 창업기업의 재무

적 활동을 자금 조달이라고 하였다(김진수 외, 2017).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창업기업 실태조사’(19년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시 장애요인으로는 ‘창업자금 확보에 

대해 예상되는 어려움’이 가장 높은 70.9%로 나타났다. 또한 

업력별 창업 장애요인과 업종별 창업 장애 요인에서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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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자금의 확보에 대해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화(2013)는 벤처기업에 있어 창업의 활

성화를 위한 충분 조건은 자금의 조달이며 자금조달은 기술

의 사업화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성창수 외(2013)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는 

개인들의 창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하였으며, 이상백(2014)은 자금조달 역량에 대해서 창업 조직

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금전

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금조달 역량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업기

업이 전략을 수립하고 창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을 내부 및 외부로부터 적정하게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한다.

2.3.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은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으로 정의되고(Chen ct 
al., 1998)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과 창업에 대한 확신

으로 설명된다(McGee, et, al., 2009; Piperopoulos & Dimov, 
2015). 창업가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과업에 대해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을 의미한다(Zhao et al., 
2005). Shakir(2019)는 개인이 기업가가 되는데 있어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창업효능감이라고 하였다(Zhao 
et al., 2005). 기업가정신에 비추어 창업효능감은 새로운 사업

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창

업자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Elnadi & 
Gheith, 2021). 이 같은 관점에서 창업효능감은 창업이라는 과

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업자의 신념으로 설명되

고 자기효능감의 용어를 대체한다. 즉 창업효능감을 창업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고, 창업가로서 역할과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특정한 과업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자신

감이며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Gist & Mitchell(1992)은 일상

적인 생활 속에서 성공과 실패에 관한 경험을 통해 개개인들

이 갖게 되는 기대의 정도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도전적

인 과제를 선택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hen et 
al.(2004)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개개인의 선택과 노력

수준, 인내심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하

였다. Boyd & Vozikis(1994)는 창업 자기효능감을 창업과정에

서 발생하는 과업과 역할 등에 대해서 스스로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하면서 창업관련 분야에 자기

효능감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 즉 창업에 대해

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창업효능감으로 정의

한다.

2.4. 시니어 창업의도

시니어(Senior)에 대한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분

야마다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황지영·남정민, 2019). 시니어

의 기준을 살펴보면 정부지원기관에 따라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는 만 50세~64세로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시니

어 기술창업센터’와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및 ‘시니어 비즈플

라자’에서는 만 40세~64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

관련 연구에서는 시니어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하는 만 40
세 이상의 중장년으로 구분한다(문성식, 2018; 정찬영, 2021).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토대로 만 40세~64세 이하의 세대

를 시니어로 정의하였다.
창업의도는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행동과 시도를 통해서 이

루어지며 창업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Krueger & Brazeal, 1994). 윤방섭(2004)은 개개인

의 창업의도에 따라서 창업의 행동이 다르게 변할 수 있고 

창업 전 창업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의도는 태

도와 경험을 창업행동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

다. 김성순(2010)은 창업의도 결정요인에 있어 개인 특성요인

과 심리적 특성요인, 환경요인 등으로 구분되어 왔으나 점차 

연구대상이 기술력과 동기부여, 비전과 목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니어 창업의 주요 결정요인들로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들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적 역량, 재무적 자원 등으로 이는 

청년 창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최양애·동학림, 2019; 윤성임·전병

훈, 2021). 박종범 외(2020)의 연구에서는 사업과 경영 및 자

율지향성이 높은 시니어일수록 창업 의지를 갖고 창업에 필

요한 정보 수집과 탐색 및 체험 등 준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종열·허철무(2020)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가진 시니

어 창업자는 다양한 위험이나 도전 상황 등에 대해 능숙하게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어 창업의지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능

력에 대한 신념은 자기 효능의 개념으로 주어진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된다(Urban, 2015).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의 심리적 특성인 

성장·고정 마인드셋과 시니어의 주요한 창업역량으로 도출한 

기술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자금조달 역량이 시니어의 창업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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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마인드셋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서 규명되고 있다.
Dweck(2009)은 마인드셋을 통하여 학생들의 동기와 성취 결

과를 예측하였고 성장 마인드셋이 고정 마인드셋 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지우 외(2022)는 레슬

링 선수의 마인드셋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운동몰입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성장 마인드셋이 운동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같이 마인드셋이 창업자에게 있어 도전의

식과 진취적인 열정을 불러일으켜 창업효능감을 촉진하고 창

업의도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창업역량으로 정의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의도와 다양

한 영향관계가 제시되고 있다. 정두식(2016)은 베이비부머 세

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실

증 분석하고 창업가 역량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강병승(2020)은 경영역량, 대인관계 역량, 기업가 

역량으로 구성된 창업역량과 창업지원이 창업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과 시니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신향숙(2021)은 액티브시니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역량 요인을 확인하고 경제활동 참

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전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

업역량으로 시니어가 다양한 업무 경험 및 축적된 사회 경험

에서 형성된 전문 지식이나 기술적인 역량, 네트워크 역량, 
자금조달 역량을 주요 창업역량으로 보았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본 연구는 시니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마인드셋과 창업역량에 초

점을 두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규명도 

함께 하고자 하였다. 마인드셋은 구성 요인인 성장 마인드셋

과 고정 마인드셋으로 세분화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창업역량은 기술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자금조달 역량으로 

세분화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마인드셋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성장 마인드셋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고정 마인드셋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 창업역량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기술적 역량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2: 네트워크 역량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자금조달 역량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창업효능감은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매개할 것이다.
   3-1: 창업효능감은 성장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3-2: 창업효능감은 고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창업효능감은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매개할 것이다.
   4-1: 창업효능감은 기술적 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매개할 것이다.
   4-2: 창업효능감은 네트워크 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4-3: 창업효능감은 자금조달 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시니어의 마인드셋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고 더불어 창업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유의한지

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계의 본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3.2. 조사표본 선정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만 40세~64세 이하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무작

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웹(web)기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320부를 배포하여 221부가 취합되었고 그중에서 불성

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4부를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창업효능감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창업역량
창업의도

기술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자금조달 역량

통제변수

성별, 학력, 창업경험

<그림 1>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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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는 대부분 선행연구에

서 사용되어 검증된 측정도구들을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변수들의 측정을 위해 리커트 5점척도(1=‘전혀 그

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는 <표 1>과 같다. 
성장 마인드셋은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깊은 믿음’으로 정의하고 홍성철(2021) 등의 측정 

도구를 참고하여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어도 나의 능력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 문항 8개로 구성하였

다. 고정 마인드셋은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은 고정되어 있으

므로 노력하더라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믿음’으로 정의하고 

김혜미(2022)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나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등 문

항 8개로 구성하였다.
창업역량의 기술적 역량은 ‘전문화된 기술과 지식을 능숙하

게 사용하고 해당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라 정의하

고 한만선(2020)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나는 창업하려는 

업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 등 문항 6개로 구성하였다. 창업역량의 네트워크 역량

은 ‘창업 시 도움이 되는 인맥과 창업을 위한 친화력 및 대인

관계 역량’으로 정의하고 김성식(2022)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

하여 ‘나는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등 

문항 6개로 구성하였다. 창업역량의 자금조달 역량은 ‘창업 

시 필요한 자금을 내부와 외부로부터 적정하게 조달할 수 있

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장영미(2019)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

여 ‘나는 사업실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다.’ 등 

문항 6개로 구성하였다.
창업효능감은 ‘창업 과정에서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여

기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정의하고 강병승(2020)의 측정도구

를 참고하여 ‘나는 창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극복

하고 해결할 자신이 있다’ 등 문항 8개로 구성하였다.
창업의도는 ‘장차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의향’

으로 정의하고 김성식(2022) 등의 측정도구를 반영하여 ‘나는 

기회가 된다면 창업할 의향이 있다.’ 등 문항 7개로 구성하였

다.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문항수 선행연구

독립
변수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깊은 믿음

8

Dweck
(2006),
홍성철 
(2021),
이정림
(2016),
박준수 
(2017)

고정 
마인드셋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노력하더라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믿음

8

Dweck
(2006),
김혜미
(2022),
최지연 
(2022)

독립
변수

창업역량

기술적 역량

전문화된 기술과 
지식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해당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

6

한만선 
(2020),
김영태 
(2022),
이혜영 
(2018)

네트워크 
역량

창업 시 도움이 되는 
인맥과 창업을 위한 

친화력 및 대인관계 역량
6

김성식 
(2022),
한만선 
(2020),
양경애 
(2020)

자금조달 
역량

창업 시 필요한 자금을 
내부와 외부로부터 
적정하게 조달할 수 

있는 역량

6

장영미 
(2019),
한만선 
(2020),
박성호 
(2017)

매개
변수

창업 
효능감

창업 과정에서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신감과 확신

8

강병승 
(2020),
한미경 
(2022),
신향숙 
(2021)

종속
변수

창업의도
장차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의향
7

김성식 
(2022),
정행로 
(2022),
이종열 
(2022)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문항

3.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는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검증된 측정도구들을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게 보

완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SPSS 25.0 통계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Analysis of Frequency)을 실시하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파악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의 타당성을 확인

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요

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법과 직각회전방법의 베리맥스

(Varimax)방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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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각 요인별로 Cronbach’s alpha를 통해 신뢰도 검정

(Reliability Test)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의 관련성을 측정하

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5.0
의 PROCESS Macro v4.1을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

(Boostrapping)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 통계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

다. 남성이 162명(75.7%), 여성이 52명(24.3%)으로 조사되었으

며 연령대는 40대가 44명(20.0%), 50대가 131명(61.2%), 만 

60~64세는 40명(18.7%)으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를 보면 고등

학교 졸업 이하가 11명(5.1%), 전문대학 졸업 12명(5.6%), 대

학교 졸업 111명(51.9%), 대학원 졸업(석사) 42명(19.6%), 대학

원 졸업(박사) 38명(17.8%)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소득을 보면 

1억원 이상 87명(40.7%), 7천만~1억원 미만 42명(19.6%), 5천
만~7천만원 미만 34명(15.9%), 4천만~5천만원 미만 20명
(9.3%), 4천만원 미만 31명(14.5%)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직상태를 보면 재직 중 173명(80.8%), 창업 준비 중 

7명(3.3%), 재취업 준비 중 5명(2.3%), 은퇴 10명(4.7%), 기타 

19명(8.9%)으로 나타났다. 본인 창업경험 유무는 없다 122명
(57.0%), 있다 92명(43.0%)으로 나타났고, 부모 형제 창업경험

은 없다 103명(48.1%), 있다 111명(51.9%)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기혼 199명(93.0%), 미혼 15명(7.0%)으로 나타났다. 
창업 시 희망 업종은 제조업 12명(5.6%), 정보통신기술업 16

명(7.5%), 유통업(도·소매) 18명(8.4%), 서비스업(교육·지식) 60
명(28.3), 부동산·임대·음식업 80명(37.4%), 기타 28명(13.1%)으
로 나타났다.

4.2.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변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와 같다.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항

목 타당성을 추출하였고 직각 회전방식 중 하나인 Varimax방
법을 사용하였다. 고유값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고 요인 

적재치는 0.5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최종 요인분석결

과 7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고유값은 최대 18.110에서 최

저 1.266으로 분석되었으며, 총분산 설명력은 73.423%로 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KMO(Keiser-Meyer-Olkin)는 0.928로서 요인분석 변수들은 양

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형성 유의확률은 0.000으
로서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적합

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측정 항목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Cronbach’s 

alpha 값이 창업의도 .957, 창업효능감 .942, 고정 마인드셋 

.916, 기술적 역량 .945, 성장 마인드셋 .918, 자금조달 역량 

.912, 네트워크 역량 .895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들의 

Cronbach’s alpha 값이 기준치인 0.7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모든 요인들이 신뢰도 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위와 같이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고 적합

성이 검증되었다.

구분 항목 빈도 유효퍼센트

성별
남자 162 75.7

여자 52 24.3

나이

만 40~44세 23 10.7

만 45~49세 20 9.3

만 50~54세 39 18.2

만 55~59세 92 43.0

만 60~64세 40 18.7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11 5.1

전문대학 졸업 12 5.6

대학교 졸업 111 51.9

대학원 졸업(석사) 42 19.6

대학원 졸업(박사) 38 17.8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간 총 소득

1억원이상 87 40.7

7천만~1억원 미만 42 19.6

5천만~7천만원 미만 34 15.9

4천만~5천만원 미만 20 9.3

3천만~4천만원 미만 18 8.4

2천만~3천만원 미만 7 3.3

2천만원 미만 6 2.8

현재 재직 상태

재직 중 173 80.8

창업 준비 중 7 3.3

재취업 준비 중 5 2.3

은퇴 10 4.7

기타 19 8.9

본인 창업  경험 
유무

없다 122 57.0

있다 92 43.0

부모 형제  창업 
유무

없다 103 48.1

있다 111 51.9

결혼 여부
기혼 199 93.0

미혼 15 7.0

창업 희망 업종

제조업 12 5.6

정보통신기술업 16 7.5

유통업(도·소매) 18 8.4

서비스업(교육·지식) 60 28.0

부동산·임대·음식업 80 37.4

기타 28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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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0.70 이하로 나타나 다

중공선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엄격하게 검증

하기 위해 회귀분석 시 분산확대지수(VIF) 분석을 추가하였다.

창업 
의도

기술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자금조달
역량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창업 
효능감

창업 의도 1

기술적역량 .586** 1

네트워크역량 .535** .559** 1

자금조달역량 .513** .517** .556** 1

성장마인드셋 .577** .448** .553** .512** 1

고정마인드셋 -.107 -.044 -.119* -.077 -.259** 1

창업 효능감 .680** .524** .486** .524** .673** -.202** 1

<표 4> 상관관계 분석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 (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 (양측)

4.4. 연구가설 검증

4.4.1. 영향관계 가설 검증

연구 모형에 설정된 독립 변수인 기술적 역량, 네트워크 역

량, 자금조달 역량,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

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다중회

귀분석을 하면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확대지수(VIF)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준치인 모

든 측정 변수들이 10미만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

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제

곱은 .520으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전체 

설명력이 52.0%로 나타났다. 분석모형의 F값은 27.750이며 유

의확률은 0.000으로 관측변수를 설명하는 데 회귀식이 유용하

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 중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기술적 역량이 유의미하

게 나타났고 고정 마인드셋, 네트워크 역량, 자금조달역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영향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알 수 있는 표준화계수 베타는 성장 마이드셋 .332, 기술적 

역량 .27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1-1, 가설 2-1이 

채택되었고 가설 1-2, 가설 2-2,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측정
도구

문항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6요인 7요인
Cronbach’

a

창
업
의
도

창업의도7 .814

.957

창업의도6 .796

창업의도2 .794

창업의도3 .794

창업의도4 .792

창업의도1 .774

창업의도5 .709

창
업
효
능
감

창업효능감4 .784

.942

창업효능감1 .757

창업효능감3 .734

창업효능감5 .725

창업효능감6 .693

창업효능감2 .681

창업효능감8 .668

창업효능감7 .666

마
인
드
셋

고정마인드셋3 .860

.916

고정마인드셋2 .818

고정마인드셋6 .817

고정마인드셋1 .783

고정마인드셋5 .781

고정마인드셋4 .758

고정마인드셋7 .758

고정마인드셋8 .718

창
업
역
량

기술적역량4 .861

.945

기술적역량2 .835

기술적역량3 .815

기술적역량5 .782

기술적역량1 .765

기술적역량6 .739

마
인
드
셋

성장마인드셋6 .797

.918

성장마인드셋5 .749

성장마인드셋7 .699

성장마인드셋8 .685

성장마인드셋2 .663

성장마인드셋1 .638

성장마인드셋4 .611

성장마인드셋3 .561

창
업
역
량

자금조달역량2 .844

.921

자금조달역량3 .798

자금조달역량5 .796

자금조달역량6 .742

자금조달역량4 .726

자금조달역량1 .650

창
업
역
량

네트워크역량6 .783

.895네트워크역량5 .775

네트워크역량4 .691

고유치 18.110 5.235 2.781 2.770 1.949 1.834 1.266

분산 13.634 12.192 11.331 11.080 10.422 9.943 4.822

누적분산 13.634 25.826 37.157 48.237 58.659 68.601 73.423

KMO 측도 .928, Bartlett 구형성 검정 .000

<표 3> 측정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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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VIF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300 .339 .912 .363

통제
변수

성별 -.177 .110 -.080 -1.620 .107 1.031

학력 .001 .103 .001 .014 .989 1.170

창업경험 .319 .101 .165 3.161 .002 1.164

독립
변수

성장 마인드셋 .430 .082 .332 5.217 .000 1.733

고정 마인드셋 .019 .057 .017 .336 .737 1.090

기술적 역량 .253 .058 .279 4.350 .000 1.761

네트워크 역량 .108 .075 .097 1.446 .150 1.904

자금조달역량 .133 .070 .121 1.892 .060 1.733

- 종속변수: 창업의도 (통계량) R=.721,  = .520, 수정된  = .501,
F값= 27.750(P= .000)

- 통제변수: 성별(남성), 학력(대학원 졸업이상), 창업경험(있음)

<표 5>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4.4.2. 매개효과 가설 검증

본 연구의 매개효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은 

SPSS 25.0의 PROCESS macro v4.1을 활용하였고, 제공되는 모

형 중 Model N0.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PROCESS macro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를 한 번에 투입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식에 의해 신뢰구간 추정방법으로 가설을 검

증할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신뢰구간방법’은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추정하고 유의성 검증은 신뢰

구간(CI: confidence interval)의 하한값(lower limit of 95% CI: 
LLCI)과 상한값(upper limit of 95% CI: ULCI)의 사이에 0의 

존재 유무로 검증하였다.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

지 않으면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Hayes, 2022).
성장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창업효능

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간접효과가 .247로 나타났으며 

LLCI와 ULCI사이에는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하게 검증되었

다. 고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창업효

능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간접효과가 -.019로 나타났으며 

LLCI와 ULCI사이에는 0이 존재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3-1은 채택되었고 연구가설 3-2
는 기각되었다. 기술적 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간접효과가 .071로 나

타났으며 LLCI와 ULCI사이에는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네트워크 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간접효과가 .001으로 나타

났으며 LLCI와 ULCI사이에는 0이 존재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금조달 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간접효과가 .057
로 나타났으며 LLCI와 ULCI사이에는 0이 존재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4-1은 채택되었고 

연구가설 4-2와 연구가설 4-3은 기각되었다. 매개효과 가설검

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분 효과 B S.E LLCI ULCI 검증

성장마인드셋->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총효과 .430 .082 .267 .592

채택직접효과 .183 .088 .009 .356

간접효과 .247 .060 .133 .368

고정마인드셋->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총효과 .019 .053 -.093 .131

기각직접효과 .038 .053 -.067 .143

간접효과 -.019 .023 -.066 .027

기술적역량->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총효과 .253 .058 .138 .367

채택직접효과 .182 .055 .072 .291

간접효과 .071 .036 .012 .153

네트워크역량->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총효과 .108 .075 -.039 .256

기각직접효과 .107 .070 -.030 .244

간접효과 .001 .040 -.079 .078

자금조달역량->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총효과 .133 .070 -.006 .271

기각직접효과 .076 ..066 -.054 .206

간접효과 .057 .032 -.001 .127

<표 6>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4.5. 검증결과 논의

마인드셋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보면, 최지연(2022)의 연

구에서는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 혁신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서 성장 마인드셋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고, 고정 마인드셋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배창봉·김정희(2020)의 연구에서는 예비창업

자의 성장·고정 마인드셋은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에 모두 유

의하지 않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최지연(2022)의 

성장 마인드셋 관련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하여 연구가설대로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고정 

마인드셋은 최지연(2022)과 배창봉·김정희(202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여 창업의도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창업역량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김성식(2022)의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역량과 자금조달 역량이 창업의도에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종식(2021)의 연구에서는 

기술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네트워크 

역량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만선(2020)의 연구

에서는 기술적 역량과 자금조달 역량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장영미(2019)의 연구에서는 자금조

달역량과 기술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창업의도에 대한 기술적 역량의 영향 관계는 정종

식(2021)과 장영미(2019)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네트워

크 역량과 자금조달 역량은 정종식(2021), 한만선(2020)의 선

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시니어의 창업역량 중에서 기술적 

역량만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창업효능감

의 매개효과는 성장 마인드셋과 기술적 역량이 유의한 것으

로 검증되었다. 연구가설의 전체적인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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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결과

가설 1-1 성장 마인드셋 → 창업의도 채택

가설 1-2 고정 마인드셋 → 창업의도 기각

가설 2-1 기술적 역량 → 창업의도 채택

가설 2-2 네트워크 역량 → 창업의도 기각

가설 2-3 자금조달 역량 → 창업의도 기각

가설 3-1
성장 마인드셋 → 창업의도

(창업효능감 매개)
채택

가설 3-2
고정 마인드셋 → 창업의도

(창업효능감 매개)
기각

가설 4-1
기술적 역량 → 창업의도

(창업효능감 매개)
채택

가설 4-2
네트워크 역량 → 창업의도

(창업효능감 매개)
기각

가설 4-3
자금조달 역량 → 창업의도

(창업효능감 매개)
기각

<표 7> 연구가설 검증 결과

Ⅴ.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마인드셋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

취도, 진로 준비행동 등에 관한 연구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

장 내 혁신행동 등의 영역에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마인드셋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창업분야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아울

러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변화된 일자리 구조와 최근 급격하

게 진행된 고금리 경제 상황하에서 시니어 창업역량 변수들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검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마인

드셋과 창업역량이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관계 검

증결과를 보면, 마인드셋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중에서 성장 마인드셋만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창업역량은 기술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자금조달 역량 중에서 기술적 역량만이 창업의도에 유

의미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

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면, 성장 마인드셋과 기술적 역량이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인드셋 하부 구성요인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역할은 서로 다르며, 성장 마인드셋이 

창업효능감을 강화시키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1인 미디어 창업, 플랫폼을 기반한 일자리 등과 일하

는 방식의 변화가 코로나19 비대면의 일상을 거치면서, 시니

어의 기술적 역량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의 창업역량 중 기술적 역량만이 창업의도에 유의미

하고 다른 창업역량 변수들은 유의미하지 않게 검증된 것은, 
변동성이 심화된 최근의 글로벌 경제환경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물가 인상과 고금리 등의 불안 요인 영

향,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진전

과 맞물려 일하는 방식과 비대면이 일상화된 사회구조 변화

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창업과정에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는 금융비용

이 발생하고 고금리 상황하에서는 금융부담으로 인하여 자금

조달을 중단하게 되거나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창업역량 중에서 자금조달 역량이 유

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현재의 금융상황이 반영된 것으

로 분석된다.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인드셋과 창업의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시니어의 성장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창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측면

에서 마인드셋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마인드셋을 

하위 요인인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으로 분류하여 

마인드셋 특성에 부합되는 맞춤형 창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시니어 창업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산

업 현장에서 20여 년 이상 축적한 기술역량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중장년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창업분위기 조성을 통해 4
차 산업혁명 시대 조류에 맞춘 기술 창업의 저변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창업에 대해

서는 저금리의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등 정부지원 확대가 요

구된다.
넷째, 시니어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퇴직시기를 앞둔 직

장인을 대상으로 시니어에게 축적되어 있는 전문성과 기술력

을 퇴직 후에도 창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중 기업

에서 창업관련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퇴직 전부터 미리 창업

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연구방향

본 연구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고정 마인드셋과 시니어의 주요 창업역량

을 가지고 시니어 창업의도에 접근하였다.
첫째, 창업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으나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논문은 아주 드물었다. 
향후 예비창업자 개인의 마인드셋과 관련한 추가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시니어를 임금피크 진입세대,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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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세대 등으로 구분하여 시니어의 마인드셋 특성과 역량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 특성을 도출하여 은퇴를 앞두

고 인생 2막의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니어 세대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는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연구 표본의 한계를 지닌다. 통계에 활용한 표본의 수

가 214개에 불과하여 연구 결과를 전체적인 모든 시니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본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 

40대의 비율이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후속 연구에서

는 연령층의 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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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trepreneurship by seniors who have accumulated skills and expertise in the industrial field is very important from a social point of 
view. This study aimed at seniors to find out the major start-up capabilities of seniors in an economic situation where instability factors 
and uncertainties are amplified due to the social structure of jobs that has changed due to COVID-19 d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rapidly progressing high interest rates and global supply chain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verify 
how variable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indset, which is the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of pre-entrepreneurs, we tried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growth mindset and fixed mindse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nior entrepreneurship intenti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ounders wer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mindset, and an 
attempt was made to apply them to the field of entrepreneurship and to obtain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growth mindset, fixed mindset, technical competency, network competency, and funding competency, which are components of 
mindset, on senior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fficacy.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verified that growth mindset and technological competency had a positive (+)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addition, it was verifie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fficacy was significant in the influence of growth mindset and 
technological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it was verified that growth mindset and technological competency are important 
variables in senior entrepreneurship.

The study results provid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activate senior entrepreneurship, first, to maximize the effect of 
founder education, programs such as customiz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at match the growth mindset characteristics, which ar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ounders, are needed. Second,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base of technology startups by expanding 
government support, such as expanding low-interest policy financing, for senior startups with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expertise.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for starting a business, such as providing a start-up program even before retirement, 
so that the expertise and technology accumulated by seniors can be linked to start-ups even after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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