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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D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 창업지

원제도의 중요도 및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대학 창업지원

제도의 질적인 성장과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중요도가 성취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대학에서 실

행하고 있는 창업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인지되고 있으나, 수요자(학생)에게 성취도 측면에서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에서 가장 개선의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은 「자금 및 투자지원」, 「창업 공간 및 시설지원」, 「경영

자문」,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 「창업현장실습」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지원제도를 수립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

나 학생(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대학 창업지원제도, 창업지원제도 중요도, 창업지원제도 성취도, 중요도-성취도 분석

Ⅰ. 서론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산업으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산업 간의 격차 및 코로나19로 실업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통계청(2021)

의 청년(15세~29세)실업률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8.9%, 

2020년 9%, 2021년 7.8%로 최근 3년 평균 실업률은 8.6% 수

치를 보여주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자동화 기

술로 인하여 노동 시장 및 일자리 변화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변지유·이장희, 2020). 이와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인 창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창업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창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

고 있다. 

2021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15개 부처와 17개 광역지자

체에 1조 5,179억원 규모의 창업 예산을 지원하였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에 배정된 예산은 역대 최대 금액인 19조원이 

편성되었을 정도로 정부가 창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돌

파구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b).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부분으로 공공기관, 민간, 액셀

러레이터,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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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의 형성은 

스탠포드대학, 버클리대학 등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도 산학협력 클러스터 센터를 

설립하여 혁신기업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에게 지

식과 태도, 역량 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

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김재호, 2018). 우리나라는 창업 분

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교과 및 비교과 개설, 창업친

화적 학사제도(창업장학금, 창업(현장)실습 등) 도입,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설립 등을 통해 창업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학생들이 창업에 가까워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대학 내 

창업교육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며 내용을 살펴

보면 대학생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계

획서 작성,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제고 등의 다양한 창업교육 

및 지원을 하고 있지만 창업 정보 전달 위주의 이론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영이론 또는 교양 수준의 과정으로 이

루어져 있다(남정민, 2017). 최근 3년간 대학 창업 강좌의 경

우 이론형 과목이 실습형 과목에 비해 개설이 많이 되었으며, 

창업교육은 대학생이나 일반인 등과 같이 교육 대상을 명확

하게 구분하지 않고 창업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운영하고 있

는 경우가 많다(송영명·김예슬, 2020). 또한 국내 대학 창업 

교육은 17년 11,828개에서 18년 13,905개로 양적으로 크게 성

장하였지만 실습형 강좌 수는 전체의 30%만을 차지하고 있

고, 더불어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학생창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전년대비 2018년도에 38.6% 증가하였다

(이성호 외, 2020). 대학에서 다양한 창업교육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단발적인 성격

과 참여자들의 적극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백서인, 2017). 이처럼 대학의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가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실수요자인 

학생들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에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양

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지

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창

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평가하는데 있어 궁극적인 수요자인 

‘학생’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하위 요

소들에 대해 중요도와 성취도, 개선사항을 IPA분석 방법을 통

해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대학의 창업지원 

환경과 학생 구성원 사이에서 대학이 수행해야 할 창업교육 

및 지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수요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확

인하는 것은 창업분야에 있어서 대학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

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학습기회를 통한 경험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을 강화하게 된다. (예비)창업가도 다

양한 창업교육이나 창업 경험으로 창업에 대한 자신감, 창업 

관련 지식 기술 등을 학습하게 된다.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Bandura, 1997)은 인간 

행동의 개발을 위한 사회적 학습과정에서 사회적 맥락의 역

할과 행동의 관찰과 모방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

한 사회인지이론은 기업가정신 및 연구에 대한 지식구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는 개인

이 직면한 환경에서 개인의 효능감을 강화하는 정신모델을 

의미한다(김주섭·박재춘, 2013).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지각하는 과거의 성공경험이나 실패경험이 사람들의 인지적 

역량이나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Bandura, 1997). 즉, 사람들

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노력, 인지적 자원 및 행동을 자극하기 

위한 동기부여과정(Gist & Mitchell, 1992, Kanfer, 1987)으로 

자기규제적 행위(예: 자기효능감, 자기유능감 등)를 강조한다. 

이러한 자기규제적 과정은 바람직한 목표와 자신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자기평가(self-evaluation), 자기효능감 등의 자신

에 대한 정서적 및 인지적 평가인 자기반응(self-reactions)이 

포함된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자기규제적 과정을 강화시키는 요인으

로 성공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또는 정서적 상

태 등을 강조한다(Bandura, 1997). 성공경험(enactive mastery 

experiences)은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자신에 대한 강

한 신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실패나 부정적인 과거 경

험 및 자기역량에 대한 의심은 개인의 신념 및 정서적 상태

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자신의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게 된다(Bandura & Jourden, 1991; Wood & Bandura, 1989).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s)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모방된 성취를 통한 대리

적 경험 또는 모델링(modeling)으로도 강화된다. 언어적 설득

(verbal persuasion)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한 성취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긍정적인 

피드백이 실적 성과로 이어진다면 사람들의 자기변화를 지원

하게 된다.

실제 창업가들의 창업 성공은 창업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취경험, 대리학습, 사회적 설득 및 정서적 상태를 통해 개

발되기 때문에, 창업가들의 학습, 업무 및 창업경험, 인지적 

능력, 문화 등은 창업가들의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Newman et al., 2019). 

결론적으로 미래의 예비창업가들이 속한 대학 내에 창업환

경은 대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대리학습, 사회적 설득 및 정

서적 상태, 성취경험 등을 통해 그들의 창업의지와 기업가정

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 내에 창업교육과 창

업지원, 창업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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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학 창업교육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실업,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환경적인 변

화에 따라 창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중소벤처기

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한 법인기업은 약 12만 3

천 개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

고 있다. 창업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국내 창업

기업의 5년차 생존률은 30% 이하이며,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12% 낮은 수치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1a). 창업은 체계

적인 훈련을 통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창업교육은 창업 실패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창업교

육은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

해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

가를 육성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나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윤영집·이종

원, 2022). 창업교육은 창업아이템을 탐색하고 사업계획 수립,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식, 태도, 능력 등을 교육함으

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함양하는 것이다(김용태, 

2020). 정유선·정화영(2018)은 예비창업자의 사업 준비 혹은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창업자로서 사업경영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을 창업교육이라 정의하였고, 김문희

(2016)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창업교육은 혁신

성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높이고, 기업 및 창업 활동에 

필요한 핵심인재로써 역량을 함양하는데 활용된다고 하였다. 

즉, 창업교육은 창업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

에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예비창업자 스스로에게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라 볼 수 있다(박재춘 

외, 2021). 

한편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취업난 등의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대비하고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하여 대학의 창업활동 및 

창업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 창

업교육은 2013년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대학

이 지역 내 창업 전진기지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2018년 ‘제

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추어 대학들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의 중

요성을 인지하고 창업강좌를 개설하고 학생창업 지원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창업교육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재현 외, 2020). 특히 대학은 창업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가

를 육성해야 하며 창업 경험이 거의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가로서 필요한 창업의 기초지식을 학습시키고 창업지원

을 통해 창업가 역량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학에서 예비 창업가 육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

육은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

과프로그램은 기업가정신, 기술창업론, 창업 마케팅 등 여러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비교과프로그램은 창업아이템 사

업화,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창업실습, 창업현

장실습, 창업보육센터 등이 있다. 국내 대학 기업가정신과 창

업교육의 현황 분석과 그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대학 창업교육이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대학생

들의 창업성과는 높지 않고, 창업 내 유관기관들이 독립적으

로 활동하여 협력 관계가 미약하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질적

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교육 및 지원 구축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윤석철, 2021). 따라서 대학 창업교

육이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지식이나 실무적 기술 외에도 창

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구축하고, 창의적 사고와 협업능

력을 향상시켜 문제해결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창업 교육 

과정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2. 대학 창업지원

대학의 창업지원은 창업교육(교과 및 비교과)과 대학 내 보

유하고 있는 지식과 인프라 등을 활용하는 방향이다(김성욱, 

2017). 하지만 대학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이

지 않고, 창업유관기관 또는 부서별로 창업지원 중복에 따른 

효과 저하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학은 교

수, 대학(원)생 등의 우수한 인력과 연구, 시설, 장비, 지식재

산지원 등이 모여있는 곳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은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면서도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Henderson & Robertson, 

2000, 김춘호·유연호, 2019), 대학은 인력과 자본, 기술 등이 

부족한 학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회계, 세무, 법률, 특허, 

자금, 인프라, 시설, 네트워킹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대학 내에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

립하고 창업중점교수를 배치하고, 경진대회, 동아리, 창업캠

프, 창업특강, 창업교육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

학생들의 창업지원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내 

학자들은 대학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박남규 외(2015)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주된 요소는 창업자

의 잠재적인 능력과 특징, 창업 아이디어 도출, 창업공간, 전

문가 네트워크, 창업자금 지원 등으로 보았다. 강영욱(2013)은 

통합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기술교

육 및 훈련, 사후관리까지를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최동락

(2012)은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창업자금지원, 경영교육지원, 컨

설팅지원으로 분류하였고, 권명규·양해술(2016)은 창업지원 프

로그램을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마케팅지원으로 구분

하였다. 정부는 대학별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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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는 정부와 

대학(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된 창업지원 서비스를 대학(원)생 

등 창업 수요자 측면을 고려하여 정립한 대학 창업지원 모델

이다. 이는 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창업 

인프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규 및 비교과 

프로그램은 창업강좌, 창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등

으로 구분된다. 창업사업화는 우수한 창업자원을 발굴하여 교

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와 기술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창업사업화의 기본 유형으로는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스카우팅, 액셀러레이팅 등

이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 인프라는 효율적인 창업교육 및 창

업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직, 인력구축, 공간 및 장비, 

학사제도 등과 같은 활동을 뜻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

업교육센터와 같은 조직/인력, 공간, 장비, 창업휴학제, 창업실

습, 창업현장실습, 창업 학점교류제, 창업연계전공, 창업장학

금과 같은 창업친화적 제도, 창업포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을 대학 내 (예비)창업가들이 경영, 투자, 자금, 특허, 

공간 등을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아 창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세부교과목 세부내용

정규교과 및 비교과

창업강좌(기업가마인드 함양, 사업아이템 창출,

기업가정신, 자금조달 등의 수업내용 포함)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창업특강, 창업서포터즈, 창업마일리지, 네트워킹,

창업포럼/세미나, 투자유치

창업사업화

스카우팅, 액셀러레이팅, 투자, 전문보육, 마케팅 

BM고도화, 우수인력추천, 경영자문, 공간 및 

시설제공, 경영전문멘토링, 네트워킹

창업

인프라

조직/인력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센터,

창업지원단, 창업지원본부

공간/장비
창업동아리방, 창업준비실, 공동창업보육실,

기업부설연구소, 메이커스페이스

학사제도
창업휴학제,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창업학점교류제, 창업연계전공, 창업장학금

창업포털
창업활동(정규/비교과/창업 현황 등)

이력 관리 포털

<표 1> 대학 창업지원 모델

출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9), 대학 창업운영 매뉴얼 3.0+ 재구성

Ⅲ. 연구방법

3.1. IPA 분석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은 상품이나 서비스

에 대해서 고객이 지각하는 중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비교 

및 분석하는 평가기법이다. 1970년대 경영학에서 최초로 소개

되어 마케팅, 심리학, 건강, 경제, 관광, 서비스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활

용되고 있다(Oh, 2001). IPA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특정 요소

에 대한 중요도와 성취도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는 2차원

상의 평면 위에 좌표로 요소를 표현하는 분석 방법이다(김문

수, 2003). IPA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항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고 고객 만족을 높이는데 가장 효율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공기열, 2006). IPA는 조직이 전략적 조치가 필요한 부

분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측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태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이혜련·김정만, 2003). IPA는 고

도의 통계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평가 속성의 

평균값만 산출하면 4분면 Matrix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결과

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유용하게 사용 가능

하며 중앙값과 평균값이 비슷하면 평균값을 쓰는 것을 권장

하고 있다(Martilla & James, 1977).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

교육 및 지원제도 관련 조사 대상자들이 각 요인별로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값과 성취되었다는 값을 평균으로 산출하여 x

축(중요도), y축(성취도)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IPA 매트릭스에 각 속성을 4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시

하였다.

제 1사분면 ‘지속 유지’영역은 평가자가 이 영역에 속해 있

는 요인 또는 특성들은 만족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

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과잉 노력 지양’인 제 2사분면 영역은 평가자들이 해당 영역

의 특성에 대하여 성취도는 높지만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여

기므로 이 요인에 대한 노력을 다른 영역에 분산하여 노력해

야 함을 뜻한다. 제 3사분면은 이 영역의 특성들은 중요도와 

성취도가 매우 낮으므로 현재 이상의 노력은 불필요한 것으

로 간주한다. 제 4사분면 ‘노력 집중’영역은 평가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성취도가 낮은 요인

을 뜻한다. 따라서 이 영역의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요도가 

높은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1> IPA 중요도-성취도 분석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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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D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D대

학은 과거 창업선도대학 운영대학으로 현재 초기창업패키지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부 지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창업친

화적학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업과 창업의 병

행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학 내 창업교육 및 창

업지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과거 창

업교육거점대학(교육부 지정)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학

부단위의 창업교육은 교양교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석

사 및 박사과정의 창업학과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창업 분야 

교수인력 양성에 주력함으로써 교육 및 연구중심의 창업 전

문가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9월 6일부터 9

월 30일까지 25일간 D대학 학부 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08명이 설문에 응답하

였다. 설문 응답자의 표본 특성은 <표 2>와 같다. 남성 188명

(30.9%), 여성 420명(69.1%)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19세~24세 539명(88.7%), 25세~30세 63명

(10.4%), 기타 6명(1.0%)이었다. 

변수 집단 빈도 %

성별
남성 188 30.9

여성 420 69.1

나이

19세~24세 539 88.7

25세~30세 63 10.4

기타 6 1.0

학년

1학년 108 17.8

2학년 153 25.2

3학년 186 30.6

4학년 161 26.5

전공

인문·사회·교육계열 221 36.3

상경계열 105 17.3

공학계열 136 22.4

자연계열 70 11.5

예체능계열 41 6.7

의학계열 35 5.8

창업 경험
없다 560 92.1

있다 48 7.9

진로 계획

창업 26 4.3

취업 468 77.0

진학 85 14.0

프리랜서 13 2.1

기타 16 2.6

창업 교육 

참여 경험

참여 140 23.0

비참여 468 77.0

<표 2> 표본의 특성

3.3. 측정도구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 내 창업교육 참여경험을 조사하는 문항은 

(한국고용정보원, 2013)의 대학생 창업활동 및 창업지원제도 

현황분석 연구보고에서 사용된 설문 내용을 참고하였고,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는 문항은 (황진선, 2007)의 연구

에서 사용된 설문 내용을 참고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초정

보, 창업교육 참여경험,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 중요도, 창업교

육 및 지원제도 성취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할 수 있는 내용

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3>

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항목은 대학 창업지원 모델을 

기반으로 창업휴학제,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창업학점교류

제, 창업연계전공, 창업장학금 요소를 활용하였다. 또한 대학 

창업지원의 하위항목으로는 대학 창업지원 모델과 더불어 D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

에 스카우팅, 창업자 네트워킹 지원, 특허 지원, 창업전문가 

멘토링 등으로 구성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SPSS 23.0을 이용하여 표본 전체, 창업경험자, 창업

무경험자의 중요도와 성취도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그래프를 작

성하였다.

구분 내용 문항 수 출처

기초정보 창업교육 참여경험 1
한국고용정보원

(2013)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 중요도

창업교육 중요도 7
황진선(2007)

창업지원제도 중요도 10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 성취도

창업교육 성취도 7
황진선(2007)

창업지원제도 성취도 10

<표 3> 측정 도구

Ⅳ. 연구결과

4.1.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 IPA 검증 결과

먼저, D대학 학생들의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중요도 및 

성취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중요도는 ‘자금 및 투자지원(4.19)’, ‘창업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4.08)’, ‘창업전문가 멘토링(4.04)’, ‘창업자 네트워킹 및 

경영자문(4.00)’, ‘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등록 지원(3.99)’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평균은 3.87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D대학 학생들

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성취도 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전문가 멘토링

(3.50)’, ‘온라인 창업 지원 포털(3.35)’, ‘창업자 네트워킹

(3.33)’, ‘스카우팅(3.21)’, ‘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3.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별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검증을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와 같이 모든 요인에서 중요도가 

성취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모든 요인에서 현재 실행하는 창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성취도가 중요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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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금 및 투자지원(t=23.389, p<.001)’, ‘창업공간 및 시설

(장비)지원(t=20.073, p<.001)’, ‘경영자문 지원(t=19.999, 

p<.001)’, ‘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t=20.297, p<.001)’, ‘창업현

장실습(t=18.110, p<.001)’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구 분 중요도 성취도
중요도-

성취도 차이
t 순위

스카우팅 3.89(8) 3.21(4) .673 18.063*** 12

네트워킹 4.00(4) 3.33(3) .669 17.055*** 13

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

등록 지원
3.99(6) 3.14(6) .855 20.297*** 4

창업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4.04(3) 3.50(1) .541 13.954*** 16

시제품 제작 지원 3.82(11) 3.07(10) .747 17.434*** 8

자금 및 투자지원 4.19(1) 3.13(7) 1.063 23.389*** 1

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
4.08(2) 3.16(5) .916 20.073*** 2

경영자문 지원

(세무, 회계, 법률 등)
4.00(4) 3.12(9) .887 19.999*** 3

마케팅 및 판로 지원 3.87(9) 3.13(7) .740 17.007*** 9

R&D 지원 3.74(13) 3.05(13) .684 16.438*** 11

온라인 창업 지원 포털 3.71(15) 3.35(2) .352 7.753*** 17

창업 휴학제 3.68(16) 3.06(12) .625 12.869*** 14

창업 실습 3.79(12) 3.02(16) .765 16.114*** 6

창업 현장 실습 3.91(7) 3.05(13) .854 18.110*** 5

창업 학점 교류제 3.50(17) 2.95(17) .553 11.867*** 15

창업 연계 전공 3.74(13) 3.04(15) .696 14.974*** 10

창업 장학금 3.83(10) 3.07(10) .757 15.355*** 7

<표 4>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에 대한 IPA 검증: 전체결과

* 참조 : 순위는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가 큰 순서로 제시함

4.2.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IPA 매트릭스 도출을 위하여 요인(특성)의 성취도, 중요도 

평균값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그림 2>는 D대학 학생들의 창

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IPA 매트릭스 분석 결

과이다. IP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가 

낮은 ‘자금 및 투자지원’, ‘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지원’, ‘경

영자문 지원’, ‘특허 및 지식재산지원’, ‘창업현장실습’에 대해 

중점 개선(제 4사분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사분

면에 위치한 ‘창업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스카우팅’ 요

소는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높은 특성들이므로 대학 창업교

육 및 지원 시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

다. 한편 ‘온라인 창업지원 포털’ 요소는 중요도는 낮지만 성

취도가 높은 속성으로 창업교육 및 지원 운영자들은 이 항목

들에 대해 대학의 자원이나 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중

요하게 고려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은 요소(제 3사분면)는 

‘시제품제작’, ‘창업장학금’, ‘창업연계지원’, ‘창업휴학제도’, 

‘창업실습’, ‘창업연계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2> IPA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n=608)

4.3.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 IPA 검증 결과

(창업경험자vs창업무경험자)

창업교육 및 지원의 실질 수요자를 대상으로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IPA분석을 진행하고자 ‘창업경험자’ 

[그룹 A] 및 ‘창업무경험자’ [그룹 B]로 나누어 집단별로 분

석하였다.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룹 A]과 [그룹 B] 모두 자금 및 투자지원(4.17, 4.20)이 가

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창업 공간 및 지원, 창업 전문가 

멘토링 등이 두 그룹 모두에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었

다(<표 5> 참고).

구 분

창업경험자

[그룹 A] N=48

창업무경험자

[그룹 B] = 560

중요도

평균

(순위)

[a]

성취도

평균

(순위)

[b]

차이

[b-a]

중요도

평균

(순위)

[c]

성취도

평균

(순위)

[d]

차이

[d-c]

스카우팅
3.92

(5)

3.08

(7)

0.83

(6)

3.88

(8)

3.23

(4)

0.66

(12)

네트워킹
4.04

(4)

3.10

(6)

0.94

(2)

4.00

(5)

3.35

(3)

0.65

(13)

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 등록 지원

3.92

(5)

3.19

(4)

0.73

(11)

4.00

(5)

3.13

(8)

0.87

(4)

창업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4.13

(3)

3.56

(1)

0.56

(16)

4.04

(3)

3.50

(1)

0.54

(16)

시제품 제작 

지원

3.92

(5)

3.17

(5)

0.75

(10)

3.81

(11)

3.06

(12)

0.75

(8)

<표 5>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 IPA 검증:

창업경험자vs창업무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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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창업경험자vs창업무경험자)

<그림 3>은 D대학 학생들의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그룹 A] 즉, 창업경험자를 중심으로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이다. IP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

가 낮은 ‘자금 및 투자지원’, ‘창업자 및 전문가 네트워킹’, 

‘마케팅 판로 지원’,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에 대해 중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사분면에 위치한 ‘창업

전문가 멘토링’, ‘창업 시설 및 공간지원’,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의 요소는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높은 특성들이므로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야 한다.

(창업경험자, n=48)

<그림 3> IPA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그림 4>는 D대학 학생들의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그룹 B] 창업무경험자에 대한 IPA 매트릭스 분석결과

이다. IP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가 

낮은 ‘자금 및 투자지원’, ‘창업 공간 및 시설 지원’, ‘경영자

문 지원’,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 ‘창업현장실습’에 대해 중

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사분면에 위치한 ‘창

업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 ‘스카우팅’의 요소는 중요

도와 성취도 모두 높은 특성들이므로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

는 노력을 해야한다. 

V. 결론 및 논의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D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지원제도의 중요도와 성취

도 차이를 분석하여 대학 창업지원제도의 실수요자인 학생들

이 느끼는 중요도와 성취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학이 우

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창업지원제도 요소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D대학 학생

들의 창업지원제도의 중요도 순위는 ①자금 및 투자지원

(4.19) ②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4.08) ③전문가 멘토링

(4.04) ④네트워킹 및 경영자문 지원(4.00) ⑤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3.99) ⑥창업현장실습(3.91) ⑦스카우팅(3.89), ⑧마케팅 

지원(3.87) 등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취도 순위를 살펴보면 ①전문가 멘토링(3.50) ②

온라인 창업지원 포털(3.35) ③네트워킹(3.33) ④스카우팅(3.21) 

⑤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3.16) ⑥특허 및 지식 재산 

출원(3.14) ⑦자금 및 투자 지원/마케팅 지원(3.13) ⑧경영자문 

자금 및 

투자지원

4.17

(1)

3.06

(10)

1.10

(1)

4.20

(1)

3.14

(6)

1.06

(1)

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

4.15

(2)

3.31

(2)

0.83

(6)

4.07

(2)

3.15

(5)

0.92

(2)

경영자문 지원

(세무, 회계, 법률 등)

3.88

(9)

3.08

(7)

0.79

(9)

4.01

(4)

3.12

(9)

0.89

(3)

마케팅 및 판로 

지원

3.90

(8)

3.00

(11)

0.90

(3)

3.87

(9)

3.14

(6)

0.73

(9)

R&D 지원
3.63

(14)

2.94

(15)

0.69

(13)

3.75

(13)

3.06

(12)

0.69

(11)

온라인 창업 

지원 포털

3.60

(16)

3.31

(2)

0.29

(17)

3.71

(15)

3.36

(2)

0.35

(17)

창업 휴학제
3.73

(13)

2.90

(16)

0.83

(6)

3.68

(16)

3.07

(10)

0.61

(14)

창업 실습 
3.85

(10)

2.98

(12)

0.87

(4)

3.78

(12)

3.03

(16)

0.75

(7)

창업 현장 실습
3.85

(10)

2.98

(12)

0.87

(4)

3.91

(7)

3.06

(12)

0.85

(5)

창업 학점 

교류제

3.46

(17)

2.88

(17)

0.58

(15)

3.51

(17)

2.96

(17)

0.55

(15)

창업 연계 전공
3.63

(14)

2.98

(12)

0.65

(14)

3.75

(13)

3.05

(15)

0.70

(10)

창업 장학금
3.81

(12)

3.08

(7)

0.73

(11)

3.83

(10)

3.07

(10)

0.76

(6))

(창업무경험자, n=560)

<그림 4> IPA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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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3.12) 순으로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전체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매트릭

스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전체는 ①전문가 멘토링 ②네트워

킹 ③스카우팅 요소는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높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①자금 및 투자 지원 ②

공간 및 시설지원 ③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 ④경영자문지원 

⑤창업현장실습 요소는 높은 중요도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

취도를 보여주고 있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IPA 분석 

결과를 ‘창업경험자’ [그룹 A], ‘창업무경험자’ [그룹 B]로 나

누어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그룹 A]와 [그룹 B]는 동일하게 

①자금 및 투자지원 ②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 ③전문

가 멘토링 순으로 중요도가 높았다. 성취도의 순위를 살펴보

면 [그룹 A]는 ①전문가 멘토링 ②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 ③온라인 창업 지원 포털, [그룹 B]는 ①전문가 멘토링 

②온라인 창업지원 포털 ③네트워킹 지원 순으로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및 집단별(창업경험자 및 창업무경험자) 창업지원제도 

총 17가지 요소의 중요도-성취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성취도에 비하여 중요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D

대학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이 중

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학생’ 즉, 수요자에게 성취도 측

면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IPA 및 매트릭스 분석 결과에 따라 

대학의 창업지원제도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요소는 자금 및 투

자지원이다. 또한 자금 및 투자지원은 ‘창업경험자’ [그룹 A]

와 ‘창업무경험자’ [그룹 B]에게도 공통적으로 집중적인 지원

과 관리가 필요한 요소이다. 초기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겪는 

난관은 자금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 우수한 기술과 팀워크, 

열정 등을 앞세우더라도 경영과 영업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

면, 기업이 성공에 도달하기 전에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은 주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대학은 정부 중심의 재정지원사업을 기반으로 

단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스타트업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

다보니 이를 충족하기 힘든 학생 창업자들에게 자금 지원 혜

택은 자연스레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창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

로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인데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접근 방

식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한 창업가를 지원하는데 걸

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사업화자

금 지원 시 학생창업자에게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여 자금 혜

택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창업지원사업비(교비) 확보 및 액셀러레이

터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미국 내 주요 대학의 경우 동문 네트워크와 전문가 모임을 

활용하여 창업멘토링을 제공하고 대학의 자체예산을 활용하

여 학생창업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의 액셀러레

이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 해

외대학처럼 대학이 주도적으로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자

금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무·회계·재무·

특허 등 경영자문 지원의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가 크기 때문

에 이 요소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해야한다. 스타트업을 준비

하거나 시작하는 학생들이 겪는 문제 중의 하나는 세무, 회

계, 특허, 노무 등이 있다. 학생 스스로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

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적극 지

원해야한다.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내에 일정 시간 또는 

요일별/분야별 전문가가 상주하고 신청 및 멘토 매칭 단계를 

거쳐 학생 창업자가 필요할 때 자문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 내 창업지원제도의 요소별 중요도와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요도-성취도 간의 차이는 명확하

게 나타났다. 창업은 개인 및 주변,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다양한 요소들을 창업단계별·분야별로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은 학생창업자들의 학업의 

단절을 방지하고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이다. 창업실습

은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 준비활동을 하는 예비 

학생 창업자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며, 창업현장실습은 학생창

업자의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교과목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창업경험자’ [그룹 A]는 창업

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에 대한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는 낮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창업무경험자’ [그룹 B]는 창

업실습은 중요도와 성취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창업현장실습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창업무경험자들에게 창업실습 교과목은 창업 

준비 활동을 하고 직간접적으로 창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중요도와 성취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은 대학 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체계적으로 수

립되지 않았거나 창업실습 교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은 예비창업자

와 창업자 특성을 고려한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으며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교과목을 구성하여 제도

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의 창업친화적 학

사제도(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등)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을 동반하여 학생들이 학교의 지원제도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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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그룹 B]는 공간 및 시설 지원 및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 요소가 제 4사분면(노력집중)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그

룹 A]는 제 1사분면(계속유지)에 위치에 있다. 대학 창업에서

의 [그룹 A]에 대한 지원은 창업동아리 지원인 경우가 많으

며 창업동아리 구성원들은 창업 동아리실 등의 공간 및 시설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며 대부분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계되어 

시제품을 제작하고 특허 또는 출원하는 과정이 잘 연계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그룹 B], 즉 창업무

경험자의 공간 및 시설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보

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창업자의 입주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학 창업지원의 핵심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창업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스타

트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

성을 인식시키고 사례 공유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

요가 있다. 더불어 특허 등의 무형자산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성공률은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기술 기반 학

생스타트업의 지원 정책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전문가의 네트워킹’ 요소는 [그룹 A]에 있어서는 

노력이 집중 요구되어지며, [그룹 B]는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

가 네트워킹 지원은 단계별로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들이 필요

한 분야의 협력자를 만나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이다.

창업경험자는 네트워킹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성취도

는 낮아 이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킹에 필요한 투자, 마케팅, 

성공 창업가 등의 분야를 선정하고 고충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체계

를 구축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은 집중적으로 노력해

야 하는 요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

다. D대학의 경우, 대학 내 창업을 지원하는 4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중복사업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창업시스템이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D대학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창업교육 및 지원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창업통합조직기구’ 설립 및 운영이 요구되어

진다. 이를 통해 대학의 창업지원제도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

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며, 여러 부처의 

창업지원사업을 연계 운영하여 시너지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지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 내 창

업교육의 위상 및 효과적 운영이 필요한 바, 대학 내 창업학

과 설립 및 전공(부전공) 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런 의미

에서 본 연구는 대학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실질

적인 수요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타 대학의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2.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지닌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

를 D대학 학생들로 제한하였고, ‘창업경험자’의 표본 수가 적

어 설문 대상자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상 

및 표본의 확대가 필요하며 세부적으로 지역·창업유무·학교 

특성에 따라 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구체적

으로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설문지를 개발하

였으나 문항 구성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대학창업지원제도 현황, 창

업 관련 대학의 지표 등을 확인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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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university start-up support system focusing 

on D university students to grasp the perception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provided the un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students 

who are real users. Through this, a plan for qualitative growth and advancement of the university start-up system was derived using the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importance of all elements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system is higher than 

the performance, which means that the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s currently implemented by universities are recognized as 

important, but do not play a big role in terms of performance for students. In addition, the highest priority factors for improvement in 

the importance-performance matrix were funding and investment support, start-up space and facilities support, management advisory, pat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support, and entrepreneurship field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can be used as objective data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universities should focus on and establish a start-up 

support syste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to build and operate a start-up support system that reflects the needs of students.

KeyWords: University Start-up Support System, Importance of Start-up Support System, Performance of Start-up Support System,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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