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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특성과 드라마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국 문 요 약 

 
   문화의 파급력에 있어서 한류, K-pop 등을 통해 그 영향력이 대중매체,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창업학에서 문화와 관련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와 창업을 연구해 창업에
의 부정적인 인식이 변화되고 국민적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문화계발효과이론(The cultivation 
theory)을 토대로 드라마 특성 변수들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일반인 419명으로 온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얻어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SPSS 통계 
프로그램 Ver. 24를 기본으로 조절효과 분석에는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혁신성, 위험감수성, 자아성취, 경제적 성취, 드라마몰입도, 드라마속 성공모델, 간접경험 모두 창업의
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자아 성취가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러 변수들과 창업의지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서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 자아 성취와 창업의지 
간, 드라마속 성공모델 및 간접경험과 창업의지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한 학문적 가치라면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 기존의 변수에서 벗어나 드라마특성 변수들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점이다. 또한, 개인의 외적 지원의 총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의지에의 영향요인에 있어서 자아성취가 창업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보인 점이다. 
따라서 창업지원정책이나 창업교육에 있어서도 자아성취의 고취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TV 드라마의 파급력에 
비추어 드라마속 성공모델과 간접경험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바, 창업 및 창업가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그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이다. 
 

■ 중심어: 혁신성, 위험감수성, 자아성취, 경제적 성취, 드라마몰입도, 드라마속 성공모델, 간접경험, 사회적 지지, 
          창업의지 

Ⅰ. 서 론

  최근 한류 현상으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세계를 선도할 문화적 무기
들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수출되어 전 세계적인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를 통한 영향력은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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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가의 경험 부족을 
보완할 대체재로써, 문화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Gerbner et al.(1978)의 문화계발효과이론(The cultivation 
theory)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TV는 인간의 사회화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사회의 중심 미디어로, TV 프로그램의 효과도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연경, 2015). 이러한 이유로 문화계발효과는 사회·경제적 변수 등 다양한 학문적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TV 유형 중 TV 드라마에는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수많은 이유가 존재한다(황
재성, 2011). 등장인물 간 상호관계에서 비롯되는 에피소드들이 시청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양한 시청각적 요
소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청자들은 등장인물을 통해 시청자 자신이 등장인물과 동일
시하거나 TV 속 상황에 몰입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간접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 사회에서 국
가, 방송국 등은 인간의 지식습득 욕구와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특정한 가치관, 행동 등을 가진 모델을 
선정하여 성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역할모델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이 학습되고 바람직한 사회적 관습 등
을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성취동기가 클수록 두
려움보다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고, 여기에 사회적 지지까지 더해진다면 예비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의지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창업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부의 성취 욕구는 창업을 선택하는 이유
와 연관되어 꾸준히 연구돼 왔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환경에서 창업가들의 창업 동기를 재확인하고자 하
였다. 현대의 기업들은 경쟁기업들보다 더 혁신적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문성식, 2018). 정부의 국정과제도 ‘혁
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는 것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혁신성에 있음
을 알 수 있다(국정기획 자문위원회, 2017). 위험감수성은 위험감수 자체가 아니라,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포착하려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태도에 핵심 가치가 있다. 이처럼 위험감수성은 창업과정 중에서 
창업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써 혁신성, 위험감수성, 자아성취, 경제적 성취, 드라마 몰입도, 드라마속 
성공모델, 간접경험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이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에 따라 창업의지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개인 특성

  개인특성으로서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기업가정신에서 개인 특성은 왜 기업가가 되
려 하는가와 관련해 주요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Lerner & Haber, 2000). 기업가정신은 혁신적이고 진취적이며 
위험감수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또 다른 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업자, CEO 등에게 필요하다고 하였다(Covin & 
Slevin, 1991).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사회가 발전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박철우, 2016).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혁
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대부분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윤백중, 2011; 박남규, 
2014).  
  개인특성으로서 창업동기는 창업을 의도 또는 선택하게 된 추진동력, 이유와 연관된 개념이며, 경제적·비경제적 
창업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배병윤·이주헌, 2018). 강한혁 외(2019)의 연구에서도 창업동기는 기업의 재무·비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다수의 창업동기 연구들에서 창업가의 동기를 경영자가 되고 
싶은 욕구, 부의 성취, 야망의 성취, 개인적인 도전, 독립감 욕구 등으로 분류하여 동기부여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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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검증하였다(윤남수, 2012).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창업교육, 독립심과 성취욕구, 경제적 욕구, 인적 네
트워크, 사회적 인식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개인특성으로 정준이 외(2007), 배익건(2012), 박남규(2014)의 선행연구를 토대
로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을, 윤남수(2012), 배병윤과 이주헌(2018), 강한혁 외(2019)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제적 
성취, 자아성취로 구분하여 연구변수로 채택하였다. 

  2.1.1 혁신성 (innovativeness)

  혁신성은 경제학자 Schumpeter(1934)가 최초로 도입·제시한 개념으로, 기업 성공의 선행요인이며(Mooradian 
et al., 2016), 때때로 외부의 제한된 환경자원과 불확실성에도 지속해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하였다(김택수, 2016). Vaillant & Lafuente(2019)는 혁신성은 기업가적 경험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기홍석(2020)은 시장지향적인 마인드를 중심으로 독특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움직이는 성향으
로 정의하였다. 문성식(2018)도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설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창업의지에의 영향관계에 있
어서 혁신적 성향이 클수록 창업의지 역시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1.2 위험감수성 (risk-taking)

  Isenberg(2011)는 어떠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속해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
발전을 위해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위험감수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빠른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서도 과감히 의사를 결정하는 성향이며(기홍석, 2020), 창업자가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극
복해내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는 성향이라 하였다(김성미, 2020). Llanos-Contreras et al.(2020)는 포스트 재
난 상황에서 가족기업의 위험감수성향이 큰 것은 오너십 위험, 성과위험, 통제위험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Bandera et al.(2018)는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창업교육에서 위험 상황
에 대비한 위험감수교육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위험감수성은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
고 위험성 높은 상황들을 감수하려는 창업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특성으로써,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1.3 자아성취 (self-fulfillment)

  인간의 모든 행동의 내적 요인이 되는 동기 중 성취동기가 중요한 심리적 특성인 까닭은 그 수준에 따라 학업의 
달성, 직장에서의 적응 및 성공, 인생의 충만한 행복감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강정원, 2003). 
Goldstein(1963)은 인간은 유기체라는 통합된 전체로 하나의 중요한 충동, 즉 선천적인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자아
실현의 욕구로 움직인다고 하였다(김용주, 2005), 이주헌(2008)은 Maslow의 욕구계층설에 기초해 창업동기를 생리
적, 안전 욕구로 창업하는 하위욕구 만족추구형과 사회적, 자기존중, 자아실현 욕구를 위해 창업하는 상위욕구 만
족추구형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청년 창업자들은 과거보다 상위욕구 만족추구형의 비중이 높고, 선진국의 창업자들
이 후진국에 비해 상위욕구 만족추구형 창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주헌, 2008). 
  경제학자들은 경제 환경에서 내재적 동기의 기원과 함축적 의미를 연구해왔다. 내재적 동기 발현의 핵심은 개인
에게 급여에 대한 보상보다는 자율성을 제공한 실험 결과,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sley & 
Ghatak, 2016). Kulakov(2020)는 학업적 자아 개념과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 개념과 성취욕구가 서로를 
강화하는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2.1.4 경제적 성취 (economic motivation)

  개인의 환경적 특성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관련 변수이다(장하영, 2018). 특히, 창업으로 인해 얻어



장수진

138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2022 12. Vol.5 No.4

지는 경제적인 소득과 여유는 삶의 만족을 높이므로 경제적 요인은 창업동기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김성환·이종훈, 2014). 전통적으로 기업을 창업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보아, 기
업가는 경제적인 이득을 좇는 사람이라 하였으며(Carsrud et al., 2009), 창업가들은 외적 성과인 권력, 돈, 사회
적 지위, 일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위해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경애·하규수, 2020).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
면 창업교육, 독립심과 성취욕구, 경제적 욕구, 인적 네트워크, 사회적 인식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Kovereid(1996)는 창업동기 요인으로 경제적 여유를 제시하면서 창업에 의한 소득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삶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근본적인 창업동기라고 주장하였다. 

 2.2 드라마 특성

  그리스어 ‘Dran'에서 유래된 드라마(drama)는 행위(action)를 의미하며, 행위는 뚜렷한 동기와 목적의식을 가진 
인간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철훈·임종엽, 2018). 배우의 연기를 통한 드라마는 시청자가 드라마 
속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며(안의진, 2008), 특히, TV 드라마는 다른 대중예술의 유형보다 광대하면서도 익명의 수
용자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막강한 영향력이나 역기능, 문화적 내용에 대한 분석 및 사회적 효과 등이 지속해서 
거론되고 있다(황재성, 2011). 예술적 장치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으로서의 드라마의 역할은 개인과 사회·환
경 발전을 위한 연구들에 대해 나름의 방향성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Qi, 2021). 
  Gerbner & Gross(1976)의 문화계발효과이론은 TV에 나타나는 모든 상징이 실제 세계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
식, 가치 규범적 판단, 믿음 등에 영향을 준다는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 이론으로, 인간이 가지는 직접경험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대부분의 사회 현실은 매스미디어에 의한 간접경험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하종원, 1993). 실제로, 
Bilandzic & Busselle(2008)의 연구에서 시청자의 TV 세계 몰입은 더 뚜렷한 문화계발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최윤정·이종혁, 2016). 이처럼 TV 속에 재현된 현실과 TV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정보가 시청자의 현실 인
식과 판단에 근거자료가 되고 있음이 다수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이연경, 2015). 
  오늘날 시청자들은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손쉽게 다른 나라의 드라마를 접할 수 있다. TV는 강력한 
사회화 도구로, TV 드라마는 국가 간 존재하는 문화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김선남, 2008). 문화상품은 특정 문
화에 대해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의 생활과 문화에 근접한 묘사로 사회적 현실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유양·김도연, 2018). 시청자들은 드라마가 재현하는 특정 문화나 관습을 배울뿐 아니라, 드라마가 재창
출한 이데올로기나 해당 국가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를 수용할 수 있다(이희진, 2017). 이처럼 문화상품의 교류는 
단순 소비를 넘어 다양한 후속 효과를 창출하며 해당 국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정지애·전종우, 201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드라마를 시청한다는 것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함이라
고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이나 부정적이거나 상관없이 드라마를 시청한 후 인식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특성에 따라 창업의지가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Gerbner의 ‘문화계발효과’를 이론적 근
거로 활용하였다. 이 이론은 TV가 현대사회의 강력한 문화적 무기로서 문화를 계발시킨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매스미디어 중에서도 TV 드라마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에 기반하면, 
창업의지가 드라마특성 요인들-드라마몰입도, 드라마속 성공모델, 간접경험-에 영향받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2.2.1 드라마몰입도 (immersion in a drama)  

  몰입은 도전적이고 보람 있고 즐거운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로(Salar et al., 2020), 인간은 외적 동기에 의해 어
떤 일이나 활동을 하지만, 몰입을 경험하면 외적 동기가 없더라도 재미라는 심리적 보상을 얻기 때문에, 내적 동기
화되어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신영, 2010). Agrawal et al.(2020)은 
몰입이 개인이 주의력 상태의 변화로 인해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식에서의 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정신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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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태라고 하였다. Modena(2021)는 몰입은 경험의 필수 요건이라 하였고, Kennedy(2020)는 다른 모든 것을 배
제하고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는 심리적 상태로, 종종 즐거움과 쉬운 관심을 동반한다고 하였다. 심지어 그 활동이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초래될 결과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hernoff et al., 2003). 연구영역
이 확장되면서 일, 운전, TV 시청, 대화 등 일상적 경험의 질에 관해서도 몰입 연구가 진행돼왔다. 몰입은 미디어 
이용자의 만족도, 재방문의도, 향후이용의도, 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권용완 외, 
2020). 
  황용석(1999)은 TV 시청자들은 영상콘텐츠를 통한 의미전달에 익숙해져, 특정 드라마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주의
집중과 시간왜곡을 같이 느끼게 될 때 몰입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마사·전범수, 2012). Cohen(2001)은 드라마 몰
입상태를 ‘자의식의 상실, 등장인물과의 감정적이고 인지적으로 연결성이 증가한 상태’라고 하였다. 시청자는 개인
적인 관련성을 전제로 드라마를 시청하기보다 흥미나 재미로 시청하게 되고 자신이 의도치 않은 상태에서 드라마 
속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을 몰입이라고 하였다(박선주, 2005). 따라서 몰입도가 강한 시청자는 
TV라는 정보원에 대한 인식 없이 TV가 전달하는 내용에 빠지므로, TV 세계를 현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Bilandzic & Busselle, 2008). 

  2.2.2 드라마속 성공모델 (drama role model)

  역할모델(role models)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가 맡은 직책이나 임무와 관련하여 본보기가 되는 대상’으로
(Holton, 2004), Bandura(1977)는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사람을 역할모델로 설정하고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역할모델과 비교한다고 하였다. 역할모델은 성공한 창업가로, 잠재적 창업자가 창업할 때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로(조영조·이보영, 2016), 대부분 성공한 인물들이며,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실
존 인물뿐 아니라, 소설 주인공, 캐릭터 등 가상 인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윤서, 2016). 
  Bandura(1977)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역할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동은 부분적으로 환경을 만들고, 환
경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여기서 배움, 관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역할모델로 정의하였다. 김영석(2008)은 
학습이 대부분 역할모델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찰하면서 인지활동으로 간접적 강화되어 태도 및 행위를 습득한
다고 하였다. 긍정적 역할모델의 성공은 특정 분야의 성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성공 소망을 가
지게 하므로 성공을 위한 강한 정신적 동기를 부여한다고 하였다(Lockwood & Kunda, 1999). 이러한 관점에
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창업가는 잠재적 창업자들에게 역할모델이 되고 창업에 대해 기대하게 하며(정연수·조성
의, 2013), 역할모델 선정에 있어서 사람들은 TV 등 매스미디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정명희, 2010). 육
창환(2015)의 연구에서, 성공적 역할모델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공적 역할
모델의 영향력이 창업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화(2016)의 연구에서도 성공 역할모델
이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공역할모델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다수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2.2.3 간접경험 (indirect experience)

  Dewey(1916)는 직접경험은 매개되지 않고 어떤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간접경험
은 직접경험만으로는 부족한 경험의 범위를 넓힐 수 있고, 언어, 상징과 같은 매개되는 미디어의 개입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간접경험은 관찰, 학습, 대화 등을 문자나 영상, 언어 등의 매체를 통해 남이 하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것으로(장이랑·박흥식, 2014), 미디어를 통해 타 집단을 간접적으로 관찰하며 그 집단 구성원
들과의 직접적인 경험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소영 외, 2013). 간접경험에 대한 이론은 타 
문화의 매스미디어 이용이 그 문화에 대한 감정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 가설에서 발전된 준 사회적 경
험 가설로써 설명할 수 있다(Schiappa et al., 2005). Bandura(1977)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주변 환경 영향 속
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주어진 자극에 단순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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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따라 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하였다. 
  현실 세계에 대한 간접경험의 대부분은 TV를 통해 이뤄지며, 직접경험을 능가할 정도로 다양하고 경우의 수
가 많아(최윤정·이종혁, 2016), 시청자들은 TV(드라마)라는 미디어를 통해 간접경험을 한 것이다(김민채·전수진, 
2019). 따라서 TV 몰입도가 강한 시청자들은 직접경험과 TV를 통한 간접경험을 혼동해 현실 판단에 적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였다(최윤정·이종혁, 2016). 따라서 선행경험이 많은 창업가가 선행경험이 없거나 적은 
창업가에 비해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예측할 수 있다(Weick, 1996).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미디
어 시청이나 관찰에 의한 간접경험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 경험과 학습이 인식을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이 드라마 시청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3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
을 주어 그 개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것을 의미하며(김경희, 2018), 개인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주변인들로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도움과 자원이다(장영미·하규수, 2018). 
창업 연구 분야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창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과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은 자영업 창업성과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김남표·권영주, 2018). 배점모(2015)는 사회적 지지의 유
형이나 지지원, 대상 및 영향관계에 따라 다른 연구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여러 관점에서 살펴야 하며, 사회적 
지지를 창업의지 형성과 창업실행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정리하였다. 이 외에도 조영복 외(2018), 장유진과 이
병희(2019), 오희화와 조인석(2019)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2.4 창업의지 (entrepreneurial intention)

  비즈니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 창출되는데 이 과정에는 계획이 함께 수반되므로 창업은 명백히 계획되
고 의도된 행동이며(김종명, 2020), 창업의지는 신조직 설립의 기초를 형성하므로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윤지수, 2017). Naffzger et al.(1994)는 전체 창업 과정의 영향요인으
로 창업가의 개인특성, 개인적 환경, 개인의 목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업환경, 사업아이디어, 창업성
과에 대한 기대 등을 제시하였으며, Reynolds(1992)는 창업의사 결정의 영향요인으로 경제적 환경, 개인의 삶, 
경력 환경, 개인 성향을 제시하였다. Mueller & Thomas(2001)는 9개국의 문화적 배경이 창업가의 잠재적 역
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Haase & Lautenschlager(2011)는 개인의 의지가 특정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
에 영향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Hallam et al.(2008)은 기업가의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Ace(a model for accelleration collegiate entrepreneurship) 모델’을 제시하고, 창업이벤트 모델(Shapero, 
1982)과 Lüthje & Franke(2003)의 모델을 토대로 기대되는 결과와 개인특성, 인지된 자기효능감의 세 가지 
요인에 ‘문화적 요인’을 추가하여 창업의도에의 영향력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박남태, 2017).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창업결과에 대한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활성화정책 수립
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실증적·이론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다(박시사·강성일, 
2007). 하지만 드라마특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는 아직 연구가 초기단계로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이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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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 간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개인특성(혁신성, 위험감수성, 자아성취, 경제적성취), 드라마
특성(드라마몰입도, 드라마속 성공모델, 간접경험)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조절하는 변수로 사회적 지지를 설정하여,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가설 설정

  안태욱(2017)과 김정곤(2017), 김춘호(2018)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지에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유봉호(2015), 장수진과 김종태(2021)와 양경애와 하규수(2020)의 
연구에서 창업의지에 자아성취, 경제적 성취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몰입과 의
지의 영향관계에 관하여 연구되었지만, 드라마몰입도와 창업의지 간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선행연
구들을 통해 몰입도와 의지 간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드라마몰입도와 창업의지 간에 영향관계가 있다
고 예측할 수 있다. Zapkau et al.(2015), 이상화(2016), 김성훈 외(2019), 신현희(2021), 이미희 외(2018)의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지에 드라마속 성공모델, 간접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박경석과 하규수(2014), 장유진과 이병희(2019), 홍인기와 김형준(2021)의 연구에서 성취욕구
와 창업의지 간, 혁신성 및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자아 성취는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경제적 성취는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드라마몰입도는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드라마속 성공모델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간접경험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1 사회적 지지는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8-2 사회적 지지는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간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8-3 사회적 지지는 자아 성취와 창업의지 간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8-4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 성취와 창업의지 간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8-5 사회적 지지는 드라마몰입도와 창업의지 간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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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항목

구분 변수명 문항수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독립
변수

혁신성 4 신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도전, 새로운 관점

시장 지향적인 마인드로 제한된 환경자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

위험감수성 4 불확실성, 적극성,
도전, 리스크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려는 의지

자아성취 4 동기, 성취, 꿈, 목표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어 자기계발, 자아실현, 
목표달성 등을 위해 창조적인 활동과 사고를 하는 것

경제적 성취 5 부의 증대, 경제적 여유,
행복감, 직업선택, 동기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부를 증대시키려는 욕구

드라마몰입도 5 집중, 빠져듬, 몰입,
즐거움, 지각된 현실성

시청자 자신이 의도치 않은 상태에서 드라마속으로 끌려들어가 자의식 상실, 
등장인물과 감정적이고 인지적으로 연결성이 증가한 상태

드라마속 
성공모델 5 인식변화, 롤모델, 모델링, 

성공모델, 인지변화
TV드라마 속 등장인물 중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적 기준에 
부합하여 닮고 싶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싶게 만드는 긍정적 역할모델

간접경험 4 동일시, 성공열망,
대리경험, 감정이입

실제 현실 속에서나 미디어를 통해 타인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하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리적 경험의 총체

조절
변수 사회적 지지 4 가족지원, 가족지지,

친구지지, 동료지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상호작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 및 도움

종속
변수 창업의지 5 의지, 설렘과 흥분,

열정, 성공, 리더쉽 미래에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시작하려는 의지 또는 열정

인구통계학적 특성 8 성별, 결혼상태, 연령, 가족구성원수,
최종학력, 직업, 사업경험, 직장경험

합계 48

  H8-6 사회적 지지는 드라마속 성공모델과 창업의지 간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8-7 사회적 지지는 간접경험과 창업의지 간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3 조사 설계

     
  설정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가설 검정을 위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1
년 4월 10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유효한 419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
며, 통제변수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Likert 방식(5점 척도)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및 조작적 정의는 아래 
<표1>과 같다. 
  응답자의 특성은 남성 42.5%, 여성 57.5%였다. 연령은 20대 30.8%, 30대 28.6%, 40대 23.2%, 50대 13.6%, 
60대 이상 3.8%였다. 학력은 고졸 16.2%, 전문대졸 1.7%, 대졸 63.5%, 대학원졸 18.6%였다. 가족구성원수는 1명 
11%, 2명 19.1%, 3명 35.3%, 4명 이상 34.6%였다. 직업은 전문직 8.4%, 사무직 29.4%, 생산기술직 7.2%, 자영
업 12.9%, 학생 및 군인 20.3%, 주부 9.8% 등이었다. 직장경험은 없음 17.7%, 있음 82.3%, 사업경험은 없음 
69.9%, 있음 30.1%로 나타났다. 

Ⅳ. 연구 결과 

 4.1 타당도와 신뢰도분석 결과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은 SPSS 25를 활용하였다. 먼저 측정변수들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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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 1 2 3 4 5 6 7 8 9 회전제곱적재량
(누적%)

Cronbach‘s
α

1.
창업의지

열정 .866 .045 .181 .203 .131 .069 .043 .104 -.066

13.059 .984성공 .838 .082 .194 .056 .138 .057 .116 .189 -.045
설렘과흥분 .821 -.023 .095 .109 .095 .190 .055 .135 .113

리더쉽 .699 .150 .064 .005 .270 .306 .064 .163 .119

2.
드라마
몰입도

몰입 .093 .853 .113 .125 .150 .020 -.047 .056 -.143

22.846 .873
집중 .001 .792 -.028 .096 .065 .151 .160 .269 .051

빠져듦 .057 .785 .025 .097 -.005 .186 .061 .293 .205
즐거움 .052 .719 -.042 .142 .191 .178 -.061 .093 .137

지각된현실성 .153 .666 .238 .279 .016 -.128 .056 .152 -.046

3.
위험

감수성

적극성 .217 -.011 .792 .031 .065 .026 .142 .194 .080

31.490 .823불확실성 .230 .169 .699 .060 .000 .032 .246 .060 -.075
리스크 .210 .113 .697 .134 .212 .017 .186 -.117 .129
도전 .056 -.030 .690 .049 .118 .001 .260 .069 .216

4.
간접경험

동일시 .306 .196 .063 .760 .208 .144 .070 .165 .073

39.878 .887성공열망 .278 .174 .007 .756 .213 .121 .128 .173 .007
감정이입 -.004 .143 .075 .752 .077 .141 .100 .067 .161
대리경험 .301 .256 .138 .738 .023 .032 .164 .237 .000

5.
사회적
지지

친구지지 .038 -.025 .118 .151 .845 .105 -.073 .141 .062

48.164 .871가족지지 .210 .119 -.005 .099 .843 .042 .189 .030 -.010
가족지원 .225 .177 -.005 .051 .785 -.007 .227 .116 -.052
동료지지 .090 .158 .274 .111 .751 .139 -.151 -.005 .101

6.
경제적
성취

경제적여유 .126 .080 .048 -.005 .144 .832 .022 .174 -.026

55.791 .854부의증대 .102 .091 .093 .102 .022 .808 .039 .112 .034
동기 .131 .070 -.197 .024 .113 .747 .189 -.005 .111

행복감 .153 .108 .123 .321 -.028 .713 -.074 .029 -.067

7.
혁신성

신기술 -.007 .019 .121 .100 .110 .111 .830 -.031 .145

63.046 .856도전 .194 -.032 .284 .242 .058 .018 .741 .098 .120
새로운관점 .191 .108 .460 .042 -.026 -.022 .705 .083 -.108
새로운아이디어 .141 .076 .452 .058 .015 .090 .627 .096 -.092

8.
드라마속
성공모델

인지 .055 .157 .014 .027 .171 .118 .094 .787 .164

70.199 .841성공모델 .211 .135 .073 .250 -.040 .126 -.034 .755 .055
인식변화 .142 .379 .100 .143 .109 .066 .077 .668 -.020
모델링 .287 .301 .114 .194 .087 .061 .045 .617 -.048

9.
자아성취

목표 .175 .101 .178 .302 .042 .088 .211 .009 .880

73.670 .879성취 .243 .123 .212 .307 .086 .093 .014 .098 .843
꿈 .198 .181 .246 .255 .081 .017 .095 .157 .718

동기 .381 .061 .322 .155 .050 .044 .155 .172 .678
고유치 4.424 3.624 2.661 2.324 2.119 1.651 1.459 1.372 1.125
분산(%) 13.059 9.787 8.644 8.388 8.286 7.627 7.255 7.153 3.47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측정변수에 대해 정화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2>와 같다. KMO값은 .85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유의확률 .000에서 11120.708로 나타났다. 설명된 총분산은 73.670%이었다. 이상의 모형적합성 검정결
과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적재치를 .6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과 동일하게 9개의 요인이 <표2>와 같이 잘 묶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ronbach‘s 
α 테스트를 했다. 통상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7 이상인 경우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신뢰도분석 
결과 9개 요인 모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치 .7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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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 혁신성 1

 2. 위험감수성 .609** 1
 3. 자아성취 .426** .529** 1

 4. 경제적 성취 .185** .137** .238** 1
 5. 드라마몰입도 .205** .258** .322** .293** 1

 6. 드라마속 성공모델 .269** .292** .407** .350** .536** 1
 7. 간접경험 .352** .355** .508** .347** .475** .500** 1

 8. 사회적 지지 .227** .292** .287** .240** .286** .316** .371** 1
 9. 창업의지 .444** .489** .610** .365** .280** .441** .514** .397**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구분 변수명 모형 1 : 모형 2 : 
B β t B β t

통
제
변
수

성별 -.287 -.161 -3.262** .084 .047 1.223
결혼 -.221 -.124 -1.821 .091 .051 .986
연령 -.009 -.118 -1.333 -.005 -.072 -1.104
학력 .031 .032 .564 -.065 -.067 -1.546

가족구성원수 -.009 -.011 -.227 -.101 -.118 -3.251**
직업 -.021 -.050 -.999 -.002 -.005 -.131

직장경험 -.006 -.063 -.787 -.005 -.051 -.870

<표 4> 인과관계 가설검정 결과

 4.2 상관관계 분석

  판별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3>과 같다. 판별 타당성 분
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이다. 통상적으로 다중공선성은 변수 간 상
관관계가 .8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상관관계가 .8 이상은 없었다. 위험감수성
과 경제적 성취의 상관관계가 .137로 가장 낮고, 자아성취와 창업의지 간 상관관계가 .610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는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4.3 인과관계 검정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의 인과관계 검정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인과관계에 영향
을 미칠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2개 이상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이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여 독립변수로 인한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 R값 .740, 설명력(R2)은 54.7%로 나타
났다. 모형적합도 검증 결과 F값이 32.485(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VIF값 역시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이에 본 모형을 
활용해서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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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험 .587 .304 5.849*** .291 .151 3.757***

독
립
변
수

혁신성 .100 .103 2.345*

위험감수성 .137 .141 2.945**
자아성취 .285 .327 7.132***

경제적 성취 .252 .179 4.720***
드라마몰입도 .095 .100 2.325*

드라마속 성공모델 .136 .130 2.919**
간접경험 .165 .195 4.289***

모
형
통
계
량

R .366 .740
R2 .134 .547
F 7.927*** 32.485***

∆R2 .413
∆F 52.576***

*p<.05, **p<.01, ***p<.001  
 
  혁신성은 β=.103, p<.05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H1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위험감수성은 β=.141, p<.01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H2 위
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자아성취는 β=.327, p<.001로 창업의지에 정
(+)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H3 자아성취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경제
적 성취는 β=.179, p<.001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H4 경제적 성취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드라마몰입도는 β=.100, p<.05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H5 드라마몰입도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드라마속 성공모델은 β=.130, 
p<.01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H6 드라마속 성공모델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간접경험은 β=.195, p<.001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H7 간접경험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관계 크기는 자
아성취(β=.327) > 간접경험(β=.195) > 경제적 성취(β=.179) > 위험감수성(β=.141) > 드라마속 성공모델(β=.130) 
> 혁신성(β=.103) > 드라마몰입도(β=.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혁신성, 위험감수성, 자아성취, 경제적 성취, 드라마몰입도, 드라마속 성공모델, 간접경험과 창업의지 간
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위계적 회귀
분석 방법을 활용한 조절회귀분석으로 하였다. 조절회귀분석의 절차는 4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1단계 통제변
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2단계 통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3단계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4단계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과 종
속변수 간의 회귀분석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연속형 변수이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
성을 제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 대해 평균중심화(원점수-평균) 방법으로 변수를 변환하여 활용하였
다. 상호작용항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만들었다. 조절효과에 관한 판단은 다
음의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단계별로 R2의 변화가 유의하게 증가해야 한다. 둘째,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여야 한
다. 셋째,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송지준, 2015).
  독립변수와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성별, 결혼, 연령, 학력, 
가족구성원수, 직업, 직장경험 유무, 사업경험 유무)를 투입하였다.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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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모형 4 :

β t β t β t β t

통
제
변
수

성별 -.161 -3.262** .047 1.223 .032 .849 .002 .043
결혼 -.124 -1.821 .051 .986 .042 .830 .044 .884
연령 -.118 -1.333 -.072 -1.104 -.062 -.952 -.033 -.520
학력 .032 .564 -.067 -1.546 -.092 -2.118* -.119 -2.846**

가족구성원수 -.011 -.227 -.118 -3.251** -.106 -2.953** -.128 -3.659***
직업 -.050 -.999 -.005 -.131 -.011 -.290 -.026 -.738

직장경험 -.063 -.787 -.051 -.870 -.053 -.918 -.062 -1.110
사업경험 .304 5.849*** .151 3.757*** .129 3.223** .129 3.302**

<표 5> 조절효과 가설검정 결과

위험감수성, 자아성취, 경제적 성취, 드라마몰입도, 드라마속 성공모델, 간접경험)를 투입하였다. 모형 3에서는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 조절변수(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모형 4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
작용항(독립변수*사회적 지지)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에서 R값은 .748로 설명력(R2)은 56.0%을 나타냈고, 이
에 대한 F값은 34.939로 유의확률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추가로 상호작용항을 투입
한 결과 R값은 .777로 설명력(R2)은 60.4%을 나타냈고, 이에 대한 F값은 36.202로 유의확률 p<.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분된 결정계수(∆R2)는 0.044로 4.4%의 설명력이 추가로 증가하였고, 이에 대
한 ∆F값은 6.323으로 유의확률 p<0.0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 진단지표인 VIF가 모두 10 이
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단계별로 R2의 변화가 유
의하게 증가하였고 둘째,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5>와 같다.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는 모형 4에서 추가로 투입한 상호작용항(혁신성*사회적 지지)의 
값(β) .132이며, t값 2.636으로 유의확률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H8-1 사회적 지지는 혁신
성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
과는 모형 4에서 추가로 투입한 상호작용항(위험감수성*사회적 지지)의 값(β) .004이며, t값 .087, 유의확률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H8-2 사회적 지지는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를 조
절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자아성취와 창업의지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모형 4에서 추가로 투입한 상호
작용항(자아성취*사회적 지지)의 값(β) .215이며, t값 4.303으로 유의확률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H8-3 사회적 지지는 자아성취와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경제적 성취와 
창업의지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모형 4에서 추가로 투입한 상호작용항(경제적 성취*사회적 지지)의 값(β) 
.051이며, t값 1.255, 유의확률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H8-4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 성취
와 창업의지 간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드라마몰입도와 창업의지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는 모형 4에서 추가로 투입한 상호작용항(드라마몰입도*사회적 지지)의 값(β) .018이며, t값 .322, 유의확률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H8-5 사회적 지지는 드라마몰입도와 창업의지 간 영향관계를 조
절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드라마속 성공모델과 창업의지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모형 4에서 추가로 투
입한 상호작용항(드라마속 성공모델*사회적 지지)의 값(β) .131이며, t값 3.010으로 유의확률 p<.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H8-6 사회적 지지는 드라마속 성공모델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간접경험과 창업의지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모형 4에서 추가로 투입한 상호작용항(간접경험
*사회적 지지)의 값(β) .204이며, t값 4.054로 유의확률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H8-7 사회
적 지지는 간접경험과 창업의지 간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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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립
변
수

혁신성 .103 2.345* .092 2.118* .100 2.176*
위험감수성 .141 2.945** .119 2.499* .145 3.097**
자아성취 .327 7.132*** .333 7.351*** .288 6.393***

경제적 성취 .179 4.720*** .167 4.451*** .161 4.263***
드라마몰입도 .100 2.325* .109 2.571** .080 2.059*

드라마속 성공모델 .130 2.919** .128 2.897* .133 3.018**
간접경험 .195 4.289*** .163 3.550*** .189 4.032***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 .130 3.360** .121 3.071**

상
호
작
용
항

혁신*사회 .132 2..636**
위험*사회 .004 .087
자아*사회 .215 4.303***
경제*사회 .051 1.255
몰입*사회 .018 .322
모델*사회 .131 3.010**
경험*사회 .204 4.054***

모
형
통
계
량

R .366 .740 .748 .777
R2 .134 .547 .560 .604
F 7.927*** 32.485*** 34.939*** 36.202***

∆R2 .413 .013 .044
∆F 52.576*** 11.292** 6.323***

*p<.05, **p<.01, ***p<.001  

 4.4 논의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설정된 독립변수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그 영향관계가 자아성취(β=.327) > 간접경험(β=.195) 
> 경제적 성취(β=.179) > 위험감수성(β=.141) > 드라마속 성공모델(β=.130) > 혁신성(β=.103) > 드라마몰입도(β
=.100)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창업의지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 자아
성취와 창업의지 간, 드라마속 성공모델과 창업의지 간, 간접경험과 창업의지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
하였다. 반면,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간, 경제적 성취와 창업의지 간, 드라마몰입도와 창업의지 간에 사회적 지지
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검증되어, 배익건(2012), 최양림(2012)의 연
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창업의지를 뒷받침하는 특성으로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마음인 혁신
성과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에도 과감히 도전하려는 위험감수성이 클수록 창업의지가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자아성취와 경제적 성취는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검증되어, 양경애와 하규수(2020), 장수
진과 김종태(202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어 목표를 달성하려는 성
취욕구와 증가하는 기대수명에 따라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부의 증대, 즉 경제적 성취욕구 모
두 가장 큰 창업동기의 이유이므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드라마몰입도, 드라마속 성공모델, 간접경험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검증되어, 정연수와 
조성의(2013), 육창환(2015), 정백교 외(2019), 신현희(2021)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Gerbner의 
문화계발효과이론에 의하면, TV는 강력하면서 대표적인 사회화의 도구로, TV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현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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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신념과 가치관들을 주입한다. 드라마와 같은 문화상품은 시청자들에게 간접적인 문화체험의 기회를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제공해 왔다. 즉 우리의 생활과 문화에 근접한 묘사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 드라마에 몰입
하게 되고 TV 화면 속에서 보여지는 대로 내가 원하는 역할모델을 찾아 닮고자 하며, 대리만족, 간접경험까지 하
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학자들은 TV 외에도 뉴미디어를 이용해 문화계발효과의 유효함을 증명하면서(이원섭, 
2015),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도 문화계발효과는 여전히 유효한 이론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TV 
시청이 시청자들에게 공유되는 가치관이나 관점을 계발한다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시청자들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 TV 속에서 보여지는 창업, 사업, 기업가와 관련한 이미지들을 지속적이
고 광범위하게 시청자들에게 인식시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자아성취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 장수진과 김종태(202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Maslow는 욕구계층설에서 인간은 다양한 욕구 충족을 통해 성장, 발달하므로, 욕구단계가 계층적인 배열로 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사람은 생리적 욕구 같은 낮은 수준의 욕구 충족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자기실현, 즉 자신의 
잠재력을 충족하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의지에 있어서도 인간의 궁극 목표
인 자아성취 동기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섯째,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은 오희화와 조인석(2019), 이재은과 강지원
(2016)의 연구결과와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지속해서 쇄신하려는 혁신성은 외적인 지원에 의
해 환경이나 조건이 긍정적으로 변화될수록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자아성취와 창업의지 간에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은 장유진과 이병희(20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창업의사 결정이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한데, 목표를 이루는데 있
어 주변의 긍정적인 네트워크가 개인의 목표성취에 있어 큰 힘이 됨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드라마속 성공모델과 창업의지 간, 간접경험과 창업의지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반
면, 드라마몰입도와 창업의지 간에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서는 선행연구가 없
어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드라마속 성공모델과 간접경험은 나 이외 다른 인물과의 동일시와 감정이입, 동경 등으
로 부모, 친구, 지인, 직장동료 등의 지지에 의해 긍정적인 이미지나 감정이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지만, 드라마몰
입은 단순히 드라마의 다양한 흥미 유발 요소들에 의해 드라마 속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인 
지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자아성취, 경제적 성취, 드라마몰입도, 드라
마속 성공모델, 간접경험을 설정하고, 이 중 어떤 요인이 창업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
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419개의 유효한 데이
터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25.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혁신성, 위험감수성, 
자아성취, 경제적 성취, 드라마몰입도, 드라마속 성공모델, 간접경험 모두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그중 자아성취가 창업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절변수인 사회
적 지지는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 자아성취와 창업의지 간, 드라마속 성공모델과 창업의지 간, 간접경험과 
창업의지 간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따라 다양한 자
금지원과 사회적·환경적 혜택이 예비창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실패부담감으로 창업실행이 저조한 즈음에 보다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자 문화적 특성을 가진 요인들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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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 영향요인들과 창업의지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문화계발효과이론을 확장해서 창업의지와의 영
향력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 문화계발효과이론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점이다. 특히 드라마특성을 변수로 적용
하여 학문적으로 실증 분석하고 확인한 것은 학문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드라마속 성공
모델과 간접경험이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있어, 창업자에 대한 외적 지원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힘입어 
더 커질 수 있음이 확인된 점이다. 창업의지의 고취와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에 TV 드라마와 같은 문화
상품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점에서 학문적 공헌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변수들 모두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개인별 맞춤으로 구성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창업의지를 높이기에 앞서 성취욕구가 클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연구 결과에 따라 예비창업자
들이 구체적인 성취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실패부담감 없이 창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창업의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창업을 융
합하여 간접경험의 기회를 늘리고, 창업 붐의 마중물로서 성공적인 창업의 역할모델이 되어줄 긍정적이면서 다양
한 창업문화콘텐츠 개발과 그에 맞춘 세부적인 성공역할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5.2 연구 한계 및 향후 방향  

  첫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TV 드라마로 한정하여, TV 드라마 특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증 분석된 바, 앞으로 TV 이외의 다양한 미디어에 관해서도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TV 
드라마의 내용이나 방영 시간대는 주 시청자로 40∼60대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젊은 연
령층의 데이터가 더 많이 수집되었다. 향후 연령대와 직업군을 보다 세분화하여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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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Drama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Chang, Soo-jin1)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at plays a positive role in increas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19 ordinary people, and data were obtained online and analyzed. The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was 
based on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Ver. 24, a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The results of hypothesis verification analysi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novativeness, risk-taking, self-fulfillment, economic motivation, immersion in a drama, drama role model, 
and indirect experience, all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among th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self-fulfillment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various variabl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novativeness, self-fulfillment, drama role model, and indirect experi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academic valu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 of drama characteristic variabl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hich is the total of 
individual external suppor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desire for achievemen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desire to achieve in start-up support 
policies and start-up education. In addition, in light of the ripple effect of TV dramas, drama role model and 
indirect experience increase entrepreneurial intention, so it was possible to predict its influence on changes in 
perception of start-ups and entrepreneurs.

Keyword: innovativeness, risk-taking, self-fulfillment, economic motivation, immersion in a drama, drama role 
model, indirect experience, social support,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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