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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한국은 직장의 폐업과 정리해고, 경영부진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는 21년 10월 78.8만명으로 지난 8월보다 4.4만

명 증가되었다(통계청, 2021a). 직장인의 퇴직 평균연령도 49.7세로 직장인 의지와 관계없이 조기 은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직장 

근로자 10명중 8명은 창업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직장인의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

장인의 기업가적 지향성과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혁신행동이 그 사이

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직장인의 창업의지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장에

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 사고는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상만족, 지속학습, 고용가능성도 창업의지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으로 인해 직장의 고용불안정성이 증가됨에 따라 현재 조직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창업을 준비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보상만족이 높아도 더 낳은 보상을 위해 창업할 의향

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학습을 통한 실무역량과 전문성 확보와 조직에서 원하는 경력을 갖춘 고용가능성은 창업의지를 높이

는데 중요한 변수임도 확인하였다. 셋째, 기업가적 지향성, 보상만족, 지속학습, 고용가능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혁신행동이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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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배경

창업의지와 관련한 학술지를 200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512건 조사한 결과 대학생 및 학생 68%, 일반인 12%, 기업가 

또는 창업가 대상 11%, 직장인 6% 순으로 직장인에 대한 연

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Boyacigiller & Adler(1991)
은 조직은 직장인들에게 지속적 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충

성심이 곧 몰입일 가능성이 있다. 김형준(2004)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상만족과 직무만족이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조직몰입은 직무역량, 조직 공정성(보
상, 승진), 학습지원, 직무만족과 고용가능성 등에 의해 영향

을 받으며, 목표성취 노력과 성과를 높이고 결근율, 이직의도, 
이직행동 등의 부정적인 경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Meyer, et al., 2002). 기업가적 지향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서 기업가적 지향성이 조직몰입에 대해 정(+)에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박정우, 2014). 한편 코로나-19와 같

은 불안정한 기업환경에서는 고용불안 심리가 혁신행동에 영

향을 준다(김석주·한진수, 202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변

화, 혁신행동의 끊임없는 변화를 도출하기도 한다(Sessa et al., 
2011).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지속학습과 역량개발은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며(최중석, 2017), 박국근(2021)은 직장인들

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직무수행 역량으로 축척

된 학습과 기술, 전문성과 실무경험 등이 창업의지와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한 기업

가정신(Fragoso et al., 2020, 박남규 외, 2015, 홍진기, 2016)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도 많다. 직장인 개개인의 기업가적 지

향성, 보상만족, 지속학습, 고용가능성 등은 조직행동 분야에

서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도 많다. 조직몰입과 

혁신행동관련 변수가 직장인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의지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학문적 

의의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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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재직자들의 창업의지를 실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혁신행동을 제안하고 혁신

행동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론 기업가적 지향성, 보

상만족, 지속학습, 고용가능성 간의 관계에 대한 혁신행동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경제활동인구의 97%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6% 대로 낮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

회경제적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공적인 창업가로

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업유형별 비교분

석을 통해 차별화점을 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창업과 창업의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설립

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는 중소기업

을 창업하는 자와 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정의되어 있다. 창업은 사전에 계획

적이고 의도된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Bird, 1988; 
Katz & Gartner, 1988).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창

업에 대한 행동과 관련한 의지 및 행동을 결정하는 태도이며 

기업가정신을 포함하여 계획된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

소로 입증되었다(Krueger et al., 2000). 또한 동기부여 특성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의식적 사고 인지구조로 어떤 경험이 미

래에 실현되고, 창조되도록 하는 심리적 과정, 상태 또는 현

재의 의식적인 행동을 경험하려고 한다(Bird, 2015).  
Ajzen(1991)은 연구 계획된 행동의 이론에서 불완전한 의지

적 통제를 가지고 있는 행동의 수행은 의도와 인지된 행동의 

관심 있는 특정 상황에서 예측되는 행동과 호환되고, 예상되

는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제공한다. 따라서 창업은 창업 행동

의 실행을 예측하고 지지해 주는 창업의지 개념을 통해 설명

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Krueger et al., 
2000). Raffiee(2017)은 직장을 다니며 창업을 한 사람이 실패

할 확률이 더 낮다.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창업을 하는 게 나

을까, 아니면 그만두고 창업하는 게 나을까?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창업에 집중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존속하면서 실패에 대비한 기업가들은 확고

한 확신이 없어 위험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위험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창업에 전념한 사

람들이 훨씬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겠지만 결과

는 정반대였다. 직장을 퇴직하고 창업한 기업가들이 실패할 

확률이 33%나 높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험을 

대하는 자세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창업가가 본업을 유지하

면서 창업의 예상되는 위험을 회피하고 사업에 대해 의구심

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창

업에 있어 본업으로 인해 집중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기존 

직장을 유지하게 되면 안정감을 통해 다른 분야에서 자유롭

게 독창성과 혁신성을 창출하게 된다.

2.2. 기업가적 지향성과 창업의지

기업가정신을 단어로 해석하면 ‘기업가의’, ‘기업가적인’ 정

신을 의미한다(박상용·김연정, 2004).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규

모나 업력, 업종 등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기업적인 행동에서 

모두 나타난다고 했다(Kraus et al, 2012). 따라서 기업가정신

은 시대적 배경과 환경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9년 기업가정신 실태조

사”(2020.5)은 기업가적 특성은 개인 또는 조직 멤버들의 기업

가적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 EO)이라는 의미로 왕성하게 연구되었다. 특히, EO
관련 연구는 본격적으로 Miller(1983)에 의해 체계적인 구성 

요소를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분류한 연구로 볼 수 

있다(이윤준 외, 2014). Miller(1983), Covin & Slevin(1991)는 

조직수준에서 EO를 개인수준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경영자의 개인적 특성이 조직 전반에 영향력이 있으

며(Dickson & Weaver, 1997), 조직의 EO를 개인수준으로 보고

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경영자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데이터 수집 과정의 한계 등으로 EO의 개념은 조직에서 개인

수준으로 확장되었으며, 개인수준의 특징으로서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 등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권기환 외, 
2018). 이후에는 EO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창업활동 및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개인 혹은 조직 수준으로 측정되

어 실증연구로 확대되었다. 임진혁·김재형(2018) 기업가정신은  

창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연구되어 왔고, 점차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 창업기업에 적용되는 개념에서 벗어나 사내기

업가정신으로,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업가정신으로 반영되면

서 범정부차원에서도 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EU에서도 기업가정신을 창업을 넘어 학생들의 진로교육

에 포함하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 및 

하위요인에 대해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Miller(1983)는 기업가정신의 핵심 요인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의해 자신과 시장을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표명

하면서 리더의 특성에 따라 결정됨을 입증하였다. 또한 기업

가정신이 조직이 혁신적 성장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기회의 개념화 및 추구가 꾸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서, 기업가정신을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통폐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기업가정신을 협의의 의미로 연구한 연구자들로 강재학·양

동우(2016)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혁신적

이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진취적 기업가적 특질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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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의미로 김정곤·양동우(2016)은 현재의 처한 상황을 판

단하여 향후 다가올 불확실성의 위험을 감수하여 새로운 기

회를 창출하려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창업의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과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모델

을 기반으로 실증연구가 발전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 시기 독립 종속 영향

윤백중 2012 혁신성, 진취성 창업의지 정(+)

박남규 외 2015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창업의지 정(+)

김정곤·양동우 2016 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업의지 정(+)

강재학·양동우 2016 혁신성 창업의지 정(+)

홍진기 2016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정(+)

Stirzaker &
Galloway

2017 자율성, 성취욕구 창업의지 정(+)

Fragoso et al. 2020 위험감수성, 성취욕구 창업의지 정(+)

<표 2> 기업가적 지향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중소벤처기업부(2017) 개인과 기업 대상 실시된 기업가정신 

실태에 대해 심층연구조사에서 기업가적 특성으로 개인 또는 

단위조직(기업)별 구성원들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가

적 지향성(EO:Entrepreneurial Orientation)을 중심으로 조사 한 

결과 및 시사점에서 개인의 기업가정신에서는 ‘기업가적 태도 

및 의도(51.0점)’가 가장 높고, 그 중에 ‘창업 및 창업가에 대

한 사회의 긍정적인 인식(59.7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첫째는 안정

된 직업에 대한 선호와, 둘째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표출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기업가정

신이 창업의지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윤백중(2012)은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인 혁신성과 진

취성이 창업의도를 높이고,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창업의도

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성희·엄기용 2018; 안은주·양동

우, 2021). 김정곤·양동우(2016), 박남규 외(2015)는 기업가정신

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모든 요소가 창업의지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Fragoso, et 
al(2020)는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증명하였다. 즉 기업가정신은 창업의 기회를 구체화하는데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창업의지를 강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박남규 외, 2015; 
Stirzaker & Galloway, 2017; Fragoso et al., 2020; Džananović & 
Tandir, 2020). 또한 Fragoso, et al.,(2020)은 기업가정신은 사내

특성, 자기효능 및 기업가적 태도가 강하고 이는 창업의도를 

더 높이며, 미래에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점차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기업환경과 

고령화에 의한 조기퇴직 이후 창업의도를 높이는 핵심요인이

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의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기업가적 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1: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1-2: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1-3: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3. 보상만족과 창업의지

보상은 상호 주고받는 관계로서 기업과의 고용 관계에서 개

인이 실행한 업무가 경영에 기여된 공헌 정도에 합리적인 대

가로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인 각종 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제적 보상으로 임금, 스톡옵

션 등이나 학자금, 휴가비, 의료비, 자기계발비 등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을 말하며, 직장에서의 직무 안정

성이나 개인의 경력개발 등 경력 관리상 개인의 직위, 신분과 

인정 등 사회적인 위상 등을 포함한 비경제적인 보상을 포함

하고 있다(김재곤․김기영, 2016). 따라서 보상은 자신의 경력개

발과 비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주며 기업의 핵심자원을 확보, 유지하는데 결

정적인 작용을 한다(장헌문, 2010; 김재곤․김기영, 2016). 
보상만족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

상으로 주관적이고 심리적 만족을 의미한다(김신숙․박인아, 
2014). 보상만족은 근로자가 자신의 비전 실현을 위해 노동력

을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받는 근로의 대가로 안정적인 생

활 보장, 개인의 성장추구와 자아실현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정병재, 2002). MeCONOMY magazine(2021) “혁신제품은 

공정한 보상철학에서 나온다.” 한국기업들의 기술경쟁력으로 

글로벌화를 보여주듯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인텔과 삼성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라는 인식이다. 
김진희(2018) 직장인의 임금공정성 만족도가 낮을수록 

Hybrid 창업의지는 높아지고, 임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

는 직장인은 Hybrid 창업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승진

이나 보상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고 있었고, 이처럼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보상만족은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을 

높이는 반면 이직의도와 창업의지를 낮출 것이라는 일반적인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다만 극히 일부에서 연관된 

선행연구(이태화·이창원, 2013)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

한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상만족이 의외로 이직의도

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높은 임금만족

에서는 직무에 만족하는 사람이 적었다. 또한 금전적보상은 

직무만족에 정(+)의 가설이 기각되었으며, 직무적보상은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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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김현미, 2020). 다만, 보상만족

이 창업의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장선아·고정훈(2021)은 보상만족은 자기

효능감에 긍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현경·이한일(2016)은 자

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앞의 

선행연구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재직자의 창업의도를 

높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하린·박윤희(2020)는 

창업의도에 관한 통합적 문헌 고찰에서 코로나19 이후 달라

지는 산업생태계를 고려할 때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으로 간주

되어 온 변인들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역으로 설정해 볼 것

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 기업환경의 불안정성으로 인

한 실업자는 증가되고 있고, 창업환경과 창업생태계 변화, 정

부의 창업지원 확대 등 창업의 장점과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재직자의 보상만족이 진취적으로 발산

되는 경우 도전의식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

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보상만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지속학습과 창업의지

지속학습에 대해 신수진(2016)은 급변하는 조직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지식습득과 혁신을 위해 개인이 주도적으로 학습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참여하며, 학습 내용

을 실무에 적용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London & 
Mone, 1999; 신수진, 2016). 직업 환경을 둘러싼 경제적 여건

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변에 따라 평생직장 개념이 점차 감

소 추세이다(Gilley et al., 2002). 직업에 대한 인식이 조직중심 

보다 자기 주도적 변화와 특성화가 강조되고 있다(장지현·장
원섭, 2011; 안민, 2020). 특히 최근 급변하는 기술 혁신과 글

로벌화로 경력의 변화관리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지속적 

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남다른 역량 개발과 전문화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신수진, 2016). 이전 경력개발에서의 학습은 

조직에서 담당하는 관련 직무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실무역

량의 개발이었다면, 최근의 경력개발을 위한 학습은 자신의 

중장기적 비전 실현을 위한 자기 주도적 관점에서 경력관리

를 위한 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신수진, 2016; 안민, 2020; 
Carbery & Garavan, 2007; London & Smither, 1999). 
특히 최근의 경력 환경에 부합하는 학습형태는 주기적인 반

복임을 고려하면 지속적 학습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

고, 끊임없는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Hall & Mirvis, 1995). 경력관리를 위한 지속적 학

습활동이 취업뿐만 아니라 향후, 창업의지를 높이는데도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한정희·조건, 2015). 이를 고려해 

볼 때, 경력관리를 위한 역량개발관련 계획된 행동은 고용뿐 

아니라 창업의지에도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가혜영·전혜진, 2020).
Keith et al.(2016)은 무형식적 학습이 직장에서의 학습에 있

어 중요하고 직장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선행연구에 

더해 창업가의 성공이라는 결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

하는 자기 주도성은 무형식학습에서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 학습을 동기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영선·유기웅, 2012). 따라서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의

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지속학습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고용가능성과 창업의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한 기업

의 구조조정, 인력운영의 유연성 제고,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용의 불안감으로 직장인 개

개인도 고용불안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력관리에 

있어 하나의 조직에 의존하지 않는 시대이며, 조직에 대한 충

성심은 약화되고 미래를 위한 고용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장지헌, 2021; 유재영, 2021). 
고용가능성은 고용을 뜻하는 ‘고용하다(employ)’와 ‘능력

(ability)’의 합성어다. 사전적 의미로 고용가능성은 훈련 및 개

발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고용될 가능성이나 잠재성으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박용호·한상국, 2014). 1960년대, 
1970년대 학자들은 인적자원의 고용시장에서 근로자의 유동

성(mobility)보다는 실업의 문제와 고용시장 접근과정에서 발

생되는 어려움을 다루었다. 이 시대적 상황은 직장에 고용되

면 평생 고용되는 문화였으나, 최근에는 개인별로 향후 진로 

방향을 모색하고 진화해가려는 의지인 고용가능성이 중요하

게 인식되고 있다(Thijssen, et al, 2008).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고용가능성과 창업의지와는 대칭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

나, 선진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기업가정신과 고용가

능성간의 관계가 상호 교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ewell & 
Pool, 2010). 기업가로 가는 것과 고용가능성은 확연하게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 기업에서는 기업가적 역량을 

갖춘 직원을 기대하며 고용가능성의 기회를 강화시킬 기회를 

접근하는데 직장인들에게 기업가적 스킬이 요구되고 있다

(Rae, 2007). 관련하여 기업가정신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역할을 한다(Krueger et al., 2000; 
양준환, 2015). 또한 고용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 흐름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력개발은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들은 중장기적

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사업이나 창업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Kuckertz & Wagner, 2010). 그러므로 고용가능성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김정인·가혜영(2018)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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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과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업가정신과 고용가능성간의 

관계는 서로 교환할 수 있다고 보는 선행연구(Sewell & Pool, 
2010)와 일치하고 있으며, 개인이 조직에서 인식하는 고용안

정성이 낮아질수록(나빠질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자신의 핵심

역량과 차별화 기술을 기반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창업하려는 

의지가 커질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고용안정성이 매우 안정

적이고 높다고(좋다고) 하더라도 현재 조직에서의 고용안정성

을 기반으로 미래를 대비한 창업의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종식·양둥우, 2020). 정대용·채연희(2006), 김정인·가혜영

(2018) 등은 고용가능성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사전 계획적 행동으로서 창업의지를 고려할 때 

기업가적 기질로 기회를 포착하는 남다른 특질과 민감성, 사

업에 대한 사전지식, 새로운 가치 창출, 사회연결망 등이 활

용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라(Ardichvili et al., 2003) 고용가능성

의 역량이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의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고용가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6. 혁신행동과 창업의지

혁신행동(innovation behavior)이란 변화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에서 조직 또는 개인의 직무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아

이디어를 기존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계획하며, 도입, 확

보,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이다(유준·박재춘, 2020; Maria, et 
al., 2017). 즉, 혁신행동은 직무활동에 있어 새로운 기술이나 

개선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행동하기 위한 적합한 활동계획

과 일정을 자의적으로 수립하며 행동하는 과정으로 근로자 

개개인이 기존업무를 보완하고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행동

을 의미한다(Maria et al., 2017). 반면 이와 유사한 기업가정신

의 하부 요인 혁신성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

어들을 도입하여 현재 최고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

와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려는 성향이다(Miller, 1983). 이처럼 

혁신행동은 행동 관점이고, 혁신성은 추구하려는 기질관점으

로 차별화 되어있다. 따라서 혁신행동은 조직구성원들의 새롭

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천력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의 바탕

이 되며, 모든 형태의 조직과 그리고 조직 내 모든 직무에 필

요한 필수요건이 되었다(Shalley & Gilson, 2004). 이러한 혁신

행동은 기존의 관행이나 표준적인 프로세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선방법을 인식하는 데에서 발생한

다(Van Dyne & LePine, 1998). 혁신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근

로자일수록 자신의 직무와 부서, 조직의 직무성과를 한 단계 

더 높이 창출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 및 발의하고 

촉진하며(이주연·박태경, 2019), 외재적, 내재적 보상이 조직 

내 혁신성 인식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체감하는 

충족 정도와 만족 정도와 같은 물질적 보상 제도가 재직자의 

혁신적 기업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다

는 의미한다. 혁신적 직무 행동은 주요변수로 제시된 직무도

전, 학습동기, 지속학습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수기, 
2017). 또한 재직자의 보상 만족은 조직의 혁신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보상에 만족하면 동기는 강화된다. 
지속학습과 혁신행동에 대한 연관성을 보면, 지속학습은 실

무와 연계되어 개인의 직무역량을 주도적으로 한단계 높게 

향상하는 활동으로(London & Mone, 1999), 재직자들이 지속

학습에 대해 자기 주도적인 접근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지속학습은 경력관리

의 성공률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준다(이상호, 2019). 또한 

과거 직장에서 경험한 실무지식과 직무사례는 창업 성공에 

도움이 되었다(김윤규, 2018). Gustari & Widodo(2020)은 고용

가능성은 혁신적인 리더십에 영향을 받아 혁신행동에 긍정의 

영향을 미쳤다. Fragoso, et al(2020)은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창업의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혁신행동에 매우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인임

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방태연(2015)과 백성욱·한
진욱(2017)은 직장인 대상으로 한 사내기업가정신의 핵심 요

인과 창업의도 및 혁신행동 간 연관성에 관한 심층연구를 통

해, 사내기업가정신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은수 외(2020)는 직장인을 대

상으로 예술적 역량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미치

는 영향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백성욱·한진욱(2017)은 혁신행동은 

조직의 성격, 직업특성, 보상, 근무관계의 질 등 다양한 요인

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이 근로자의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배창봉·김정희

(2019)은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

성 모두 혁신행동에 긍정의 영향을 주었다. 한편 구조화되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지속적 학습형

태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있으며(최중석, 2017), 새로운 지식이

나 기술의 변화, 혁신행동의 끊임없는 변화를 도출하기도 한

다(Sessa et al., 2011). 또한 서재교·홍아정,  (2015)은 지속학습

이 혁신행동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접

할 수 있는 학습형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

를 확인(최중석, 2017)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이론

적 배경에 의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혁신행동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보상만족, 
지속학습, 고용가능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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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본 장에서는 제 Ⅱ장에서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근간

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1> 연구의 모형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

본 연구는 국내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진

행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

된 측정도구들을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모든 설문지는 Likert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는 <표 3>와 같다. 
창업의지는 “향후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 혹은 열

정”라 정의하고, 이선협(2020)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나는 

종업원으로 있기보다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 등 5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업가적 지향성은 “제한된 자원과 

불투명한 환경의 위험에서 새로운 기회와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정신의 정도”라 정의하고, 김우종

(2016), 안은주·양동우(2021)등의 측정 도구를 참고하여 “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등에 관심이 많다” 등 12개의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보상만족은 “조직의 더 높은 직무성과를 창출

하기 위해 조직성과와 연동하여 정한 임금 수준에 대한 만족

도”라 정의하고, 장헌문(2010)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최
근에 있었던 급여 인상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등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속학습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함양

을 위한 계획과 참여의 정도”라 정의하고, 한태영·김지혜

(2011)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나는 업무와 관련된 성과, 
행동, 스킬에 대해 상사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다” 등 

1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고용가능성은 “노동시장환경에

서 고용 가능한 자신의 지식과 역량의 인식정도”라 정의하고, 
가혜영·전혜진(2020)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내가 이제까

지 획득한 기술과 경험을 고려해 볼 때 나에게는 앞으로 많

은 구직 기회가 있을 것이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혁신행동은 “과업수행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자발적인 실행 정도”라 정의하고, 배창봉·김정희(2019)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업무수행의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등 9개의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표 3>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

연구
변수

변수의
조작적정의

측정문항
선행
연구

창업
의지

향후 창업을 하
고자 하는 계획
적이고 의도
적인 행동의
지 및 열정

나는 종업원보다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

임교순
(2014),
이선협
(2020)

나는 창업에 많은 관심 있어 창업정보를 유
심히 본다.
나는 차별화된 기술과 경험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 직접 창업하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하여 경영할 것이다.
사업에는 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나는 창업을 하고 
싶다.

혁신
성

창의적 아이디
어로 혁신을 
추구하는 정
신

나는  항상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등에 관
심이 많다.

김우종
(2016),
강재학·
양동우
(2016),
안은주·
양동우
(2021)

나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독창력이 풍부하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한다.

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한다.

진취
성

새로운 기회를
경쟁자보다 
빠르게 기회를
선점하는 정
도 

무슨 일이든 일단 결심이 서면 밀고 나간다.

나는 진보적, 개혁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진취적인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전통이나 구습에 얽매이는 것은 불필
요하다.

위험
감수
성

미래 불확실성
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위
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포착
하려는 정도

잠재적 기회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불확실하더라도 과감하게 결정하는 편
이다.
나는 새로운 기회에 따라오는 위험을 감수
하는 편이다.
나는 위험하더라도 이익이 크면 추진하려는 
편이다.

보상
만족

조직의 직무
성과를 창출
하기 위해 조
직성과와 연
계하여 정한 
임금의 수준
에 대한 만
족 정도, 임
금이외의 부
가적인 급부
에 대한 만
족 정도

최근에  있었던 급여 인상분에 대해 만족한
다.

장헌문
(2010),
장영희
(2017)

현재 받고 있는 매월 급여액에 만족한다.

현재 총임금(월급+상여금+복리후생 등)에 
만족한다.
나는 상대적으로 현재 임금 수준은 적정하
다.

귀사의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만족한다.

귀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 종류(휴가비,
교통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교육훈련비 등)
은 만족한다.

현재 복리후생 비용만 놓고 볼 때 만족한다.

회사 복리후생 종류는 동종업계에 비해 만
족한다.
나의 상급자가 급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만
족한다.

근로자들 간의 급여차이에 대해 만족한다.

회사가 급여관련 정보제공 정도에 대해 만
족한다.
귀사의 급여제도의 일관성에 대해 만족하십
니까?

지속
학습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기 위한 다
양한 학습활
동을 계획하

나는  업무관련 자격증 혹은 면허취득을 도
전하고 있다.

한태영.
김지혜
(2011),
안민
(2021)

나는 이전에 요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
혁신과제, 프로젝트 등도 맡아 보았다.
나는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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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방법

연구는 재직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검증을 위해 2020년 9월 10일부터 11월 10까지 62일간, 국내 

소재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웹(web)기반 설문시

스템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00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에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요인분석을 위한 정제과정을 통해 성별 

각각 50% ±2%, 회사유형별(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

기업) 각각 25% ±2% 수준으로 표본의 정당성을 고려하여 총 

358건의 유효한 설문지를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분석을 실시하고 표

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FA)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직교 

3회전을 활용하였으며, 신뢰성은 Cronbach's α를 통해 검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나 

연구주제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보다 탐색적 요인분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도구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을 검증하는 절차로서 AMO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가설 

검정하는 경우에 주로 제시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 변수들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고,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가

설을 검증하여 유의확률 p<0.05에서 채택과 기각을 판단하였

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특성 및 기술통계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남성

이 51.1%, 30~59세가 89.4%, 대기업 25.7%, 중견기업 24.3%, 
중소기업 25.7%, 창업기업 24.3%로 응답하였으며, 표본이 비

교적 적절하여, 연구결과 일반화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4>과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183명(51.1%), 여성 175명(48.9%)로 비슷한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n=358)

구분 항목 명 백분률 구분 항목 명 백분율

성별
남자 183 51.1

직책

일반직원 116 32.4

주임/대리급 67 18.7여자 175 48.9
과장급 65 18.2

연령

20-29세 33 9.2
차장급 35 9.830-39세 130 36.3
부장급 51 14.240-49세 126 35.2

임원급 23 6.450-59세 64 17.9

기타 1 0.360세이상 5 1.4

학력

고졸 이하 37 10.3

회사
규모

대기업 92 25.7

2년제 대학 42 11.7 중견기업 87 24.3

4년제 대학 238 66.5 중소기업 92 25.7

대학원 이상 41 11.5 창업기업 87 24.3

근무
연수

10년 미만 142 39.7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7 10.3

10~20년 미만 135 37.7 200~299만원 92 25.7

20~30년미만 72 20.1 400~599만원 103 28.8

30~40년 미만 8 2.2 600~8799만원 83 23.2

40년 이상 1 0.3 800만원 이상 43 12

업종

제조업 85 23.7 결혼
유무

기혼 229 64

미혼 129 36교육서비스업 47 13.1

부양
가족
　

1인 56 15.6음식점업 16 4.5

유통업(도/소매) 46 12.8 2인 53 14.8
정보통신업(IT) 39 10.9

3인 102 28.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8 10.6

4인 120 33.5
부동산/임대업 17 4.7

5인 21 5.9
금융/보험업 16 4.5

6인 이상 6　 1.7　기타 54 15.1

고 참여하는 
자발적인 개
발과정의 정
도

면서 새로운 지식이나 스킬을 배웠거나 배
우고 있다.
나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위해 다른 사람들
과 업무변경 또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적
이 있다.

나는직무관련새로운지식이나기술을배우기위
해회사가지원해준교육프로그램에참가한다.

나는직무나경력개발에필요한외부워크숍이나
동호회,교육프로그램에참가한다.(ex.학습기
관)

나는직무나경력개발에필요한외부의전문세미
나,전문가컨벤션,학회등에참가한다.

고용
가능
성

개인이 노동
시장에서 지
속적인 고용
이 될 수 있
을지에 대해 
지식과 실무
역량을 스스
로 인식하는 
정도

내가 이제까지 획득한 기술과 경험을 고려
해 볼 때 나에게는 앞으로 많은 구직 기회
가 있을 것이다.

가혜영·
전혜진
(2020),
장지헌
(2021)

나는 원할 경우 내 분야에서 새로운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보유한 능력 정도면 다른 회사에
서도 지금과 동등한 조건의 자리를 쉽게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험과 능력으로 볼 
때 다른 회사도 나를 유능한 자원으로 간주
할 것 같다.

혁신
행동

직무수행을 
위해 문제의
식을 근간으로
새로운 아이
디어를 활용
하기 위해 노
력하는 조직
구성원의 자
발적인 행동

업무수행의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Janssen
(2000),
방태연
(2015),
배창봉
(2020)

업무수행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직장에서문제가생겼을때,종종창의적인해결책
을제시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려
고 노력한다.
혁신적아이디어에대한공감을형성하려고노력
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상사의 승인을 
잘 얻어내는 편이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쓰
일 수 있도록 만든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현장에 적용하
도록 노력한다.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배경
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회사유형(규모), 업종, 직책, 직장
생활 경험, 결혼여부, 부양가족 구성원,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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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잠재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5>와 같다.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진취성의 평균값이 각각 4.9832와 

4.7577로 가장 높은 변수군 이었으며, 창업의지와 보상만족의 

평균값이 각각 3.7721과 3.9993으로 비교적 낮은 변수군 이었

다. 이는 기업환경의 동태성과 복잡성, 치열한 글로벌 경쟁하

에서 생존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진취성에 대한 직

간접적 교육, 부단한 사회적 이슈화의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창업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실패 리스크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창업의지와 보상만족의 평균값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혁신성 1.00 7.00 4.9832 .98112

진취성 1.00 7.00 4.7577 .96713

위험감수성 1.00 7.00 4.5817 1.11574

보상만족 1.00 7.00 3.9998 1.17693

지속학습 1.14 7.00 4.5539 1.11998

고용가능성 1.00 7.00 4.0768 1.22662

혁신행동 1.29 7.00 4.6385 .97265

창업의지 1.00 6.80 3.7721 1.46706

4.2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결과는 <표 6>과 같다. 총 49개의 

설문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혁신행동 7번과 9
번 문항이 탈락하고 보상만족, 혁신행동, 지속학습, 창업의지, 
위험감수성, 고용가능성, 혁신성, 진취성 등 8개 요인으로 추

출되었다. 고유값은 각각 8.758, 4.909, 4.742,4.468, 3.203, 
3.061, 2.661, 2.603이며 전체 설명력은 73.203%로 나타났다. 
Cronbach's α에 의한 신뢰성 결과는 각각 0.961, 0.926, 0.912, 
0.948, 0.905, 0.915, 0.864, 0.819로 나타나 모두 검정기준을 충

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KMO는 0.943으로서 요인분

석 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형성 유

의확률도 0.000으로서 상관행렬의 단위행렬이 아닌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모형임이 검증되

었다.

<표 6> 연구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정

변수 1 2 3 4 5 6 7 8

보상
만족

임금_3 .882 .050 .086 .067 .011 .060 .055 .114

복리후생_6 .846 .152 .107 .073 .016 .092 .013 .095

임금_2 .832 .029 .113 .094 -.015 .061 .072 .100

복리후생_8 .822 .121 .001 .137 .095 .072 -.021 .052

임금_4 .821 .024 .084 -.021 -.010 .065 .067 .084

복리후생_7 .817 .151 -.003 .167 .060 .056 -.023 .047

절차만족_12 .805 .113 .075 -.017 .123 .126 .100 .036

변수 1 2 3 4 5 6 7 8

임금_1 .803 .044 .146 .118 -.005 .089 .114 .121

복리후생_5 .800 .214 .180 .036 -.027 .042 .003 .033

절차만족_11 .794 .104 .038 .045 .109 .224 .051 .024

절차만족_10 .770 .134 .027 .037 .166 .214 .069 .014

절차만족_9 .738 .172 .144 .072 .072 .132 .070 -.062

혁신
행동

혁신행동_4 .216 .735 .208 .226 .177 .132 .151 .113

혁신행동_5 .154 .728 .248 .089 .129 .111 .236 .132

혁신행동_2 .147 .722 .284 .107 .139 .110 .153 .122

혁신행동_3 .211 .708 .230 .159 .123 .147 .177 .183

혁신행동_6 .247 .706 .164 .045 .163 .186 .165 .102

혁신행동_1 .210 .661 .337 .190 .147 .120 .149 .179

혁신행동_8 .115 .631 .226 -.016 .154 .178 .265 .155

지속
학습

교육훈련_9 .140 .254 .792 .099 .072 .122 .111 .047

교육훈련_10 .165 .167 .783 .198 .177 .144 .130 -.010

직무경험_5 .061 .178 .736 .083 .060 .138 .094 .170

교육훈련_11 .162 .187 .718 .214 .195 .176 .208 -.064

직무경험_6 .116 .310 .691 .183 .192 .098 .183 .193

직무경험_8 .135 .284 .568 .167 .263 .081 .041 .119

직무경험_7 .122 .282 .554 .145 .248 .120 .219 .206

창업
의지

창업의지_5 .054 .068 .149 .877 .088 .091 .095 .047

창업의지_2 .123 .079 .154 .876 .086 .086 .088 .097

창업의지_4 .140 .083 .111 .864 .122 .184 .011 .078

창업의지_1 .096 .142 .129 .855 .053 .048 .126 .095

창업의지_3 .135 .165 .209 .840 .104 .154 .074 .110

위험
감수
성

위험감수성_12 .092 .211 .189 .174 .788 .049 .169 .159

위험감수성_11 .078 .232 .239 .161 .780 .098 .101 .202

위험감수성_10 .061 .151 .232 .091 .779 .152 .115 .272

위험감수성_9 .117 .196 .205 .065 .707 .065 .221 .213

고용
가능
성

고용가능성_7 .217 .142 .174 .167 .110 .835 .111 .007

고용가능성_6 .280 .162 .158 .206 .055 .808 .063 .075

고용가능성_8 .261 .255 .183 .098 .126 .743 .106 .066

고용가능성_5 .292 .212 .223 .161 .072 .730 .027 .128

혁신
성

혁신성_3 .096 .293 .207 .070 .183 .026 .777 .128

혁신성_4 .085 .292 .162 .078 .156 .078 .746 .190

혁신성_2 .130 .287 .198 .229 .160 .149 .628 .130

혁신성_1 .083 .315 .323 .168 .170 .104 .606 .158

진취
성

진취성_8 .110 .160 -.011 .124 .137 -.024 .057 .736

진취성_6 .137 .150 .129 .122 .254 .058 .131 .724

진취성_7 .065 .212 .156 .212 .290 .137 .224 .680

진취성_5 .157 .240 .296 -.011 .184 .146 .187 .625

Eigen Value 8.758 4.909 4.742 4.468 3.203 3.061 2.661 2.603

% of Variance 18.634 10.446 10.090 9.506 6.814 6.513 5.662 5.538

Cumulative % 18.634 29.080 39.170 48.676 55.490 62.003 67.665 73.203

Cronbach's α .961 .926 .912 .948 .905 .915 .864 .819

KMO / Bartlett
구형성 검정 .943/0.000(=14634.607, df=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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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표 7>와 같이 법칙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창업의지는 모든 독

립변수들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며 법칙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업가정신은 혁신행동과 지속학습과 상당히 높은 정(+)의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상만족과 창업의지의 상관계수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상관관계 분석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보상
만족

지속
학습

고용
가능성

혁신
행동

창업
의지

혁신성 1

진취성 .535** 1

위험감수성 .544** .601** 1

보상만족 .282** .296** .248** 1

지속학습 .597** .469** .562** .340** 1

고용가능성 .394** .343** .367** .469** .499** 1

혁신행동 .679** .550** .552** .420** .671** .526** 1

창업의지 .371** .341** .349** .258** .440** .394** .378** 1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함.

4.4 가설검증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성별, 결혼, 연령, 학력, 업

종, 직책, 근무연수, 결혼유무, 부양가족 수, 월평균소득을 통

제하고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표 8>과 같이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부터 모형 7까지 회귀모형 모두 통계

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차는 모두 0.1이상으

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1은 통제변수와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분석한 모형으

로써 창업의지에 대한 설명력은 16.3%로 나타났다. 각 더미변

수는 성별 남성, 결혼 기혼, 연령 30대, 학력 4년제 대학 졸

업, 업종 제조업, 직책 일반직원, 경험 10년 미만, 부양가족 4
인, 소득 400만부터 6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20대는 30대보다 창업의지가 높고 주임과 부장

은 일반직원보다 창업의지가 높지만 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는 400만원부터 600만원 소득자에 비해 창업의지가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β β β β β β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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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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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창업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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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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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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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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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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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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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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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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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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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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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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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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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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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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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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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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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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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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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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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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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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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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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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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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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더미_
200만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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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더미_
400만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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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더미_
800만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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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더미_
800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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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 .208** .08

진취성 .116 .082

위험감수성 .150* .050

보상만족 .217** .031

지속학습 .425** .235**

고용가능성 .356** .147*

기업규모_
중견기업

.029

기업규모_
중소기업

-.078

기업규모_
창업기업

-.004

F 25.729 3.771 2.443 4.395 3.412 1.823 4.488

R² .179 .297 .205 .316 .264 .170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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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² .132 .135 .042 .154 .102 .007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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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기업가적 지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표 8>의 가설검정 결과의 모형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β=0.208, p<0.01)과 가설 1-3(β
=0.150, p<0.05)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진취성은 창업의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윤백중(2012)은 기업가적 지향성의 하위변수인 혁신성과 진

취성이 창업의도를 높이고,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창업의도

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성희·엄기용, 2018; 안은주·양동

우, 2021). 김정곤·양동우(2016), 박남규 외(2015)는 기업가정신

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모든 요소가 창업의지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금번 연구에

서는 김성희·엄기용(2018) 와, 안은주·양동우(2021)의 연구와 

같이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창업의도를 높인다는 실증분석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창업은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적인 

행동이며,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 위험감수를 통해 최대의 이

윤을 추구하는 활동이기에 창업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

다.

4.4.2 보상만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표 8>의 가설검정 결과의 모형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상만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2(β=0.217, p<0.01)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다수

의 선행연구에서 이는 회사에서의 보상을 만족할수록 창업의

도가 낮아진다는 실증분석의 연구결과와 이재명·강신기(2015), 
허병준·이형용(2021)의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 이는 지금은 보상만족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인식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변화, 창업환

경과 생태계의 변화,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지지도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4.3 지속학습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표 8>의 가설검정 결과의 모형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학습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3(β=0.425, p<0.01)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직장인들이 새로운 경

험을 하게 되는 지속학습 형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최중석, 2017), 경력관리를 위한 지속적 학습활동이 취업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향후, 창업의지를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한정희·조건, 2015). 또한 김성우·강민형(2016)
는 창업관련 학습이 창업태도 및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Keith et al(2016)은 무형식적 학

습이 직장에서의 학습에 있어 중요하고 직장인의 성장에 도

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지속학습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직무성과와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직내에서의 성장에도 연관성이 높지만 

이직 및 창업에 대한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4.4.4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표 8>의  가설검정 결과의 모형 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4(β=0.356, p<0.01)을 지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고용가능성과 창업의지와는 상반된다

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

에서 기업가정신과 고용가능성간의 관계분가 상호 교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ewell & Pool, 2010). 또한 고용가능성과 

고용안전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Kuckertz & 
Wagner, 2010, 김정인·가혜영, 2018, 정종식·양동우, 2020)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개인이 조직에서 인식하는 

고용안정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불투명한 미

래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창업의지가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

다.

4.4.5 소속기업 유형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표 8>의 가설검정 결과의 모형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기업유형에 따라 창업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5는 유의확률 p<0.05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기

업유형별로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생

산규모나 경영규모 등의 경영자원의 크기가 다르다. 이에 따

른 임금수준, 교육체계, 전문역량 등의 차이로 인해 창업의지

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기업유

형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을 고려해볼 때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4.4.6 혁신행동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보상만족, 지속학습, 고용가능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

계를 혁신행동이 매개한다는 가설 5을 지지하고 있다. 매개효

과 검정은 독립변수(X)와 매개변수(M) 간의 관계(1 단계)가 

유의하고, 독립변수(X)와 종속변수(Y) 간의 관계(2 단계)가 유

의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독립변수(X)와 매개변수(M)가 종

속변수(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3 단계). 
마지막으로 2 단계의 독립변수 표준화 베타값과 3 단계의 

독립변수 표준화 베타값을 비교하여 2 단계의 독립변수 표준

화 베타값이 더 크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4 단

계)(Baron & Kenny, 1986).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가설 6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에서 

1 단계와 2 단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2 단계 독립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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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베타값이 3 단계 독립변수의 표준화 베타값보다 크므

로 혁신행동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보상

만족과 창업의지, 지속학습과 창업의지, 고용가능성과 창업의

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재추출 표본의 

수를 5,000회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래핑을 수행한 검정결과에

서도 모든 경로에서 매개효과계수의 하한신뢰값과 상한신뢰

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Fragoso, et al.(2020)의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이  창업의도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창업의도를 형성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서재교·홍아정(2015)은 지속학습이 혁신행동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 Gustari & Widodo(2020)은 고용가능성은 혁신

적인 리더십에 영향을 받아 혁신행동에 긍정의 영향을 미쳤

다는 기존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로
매개효과
검정단계

표준화된
베타값(β)

t값 유의도
부트스트래핑

판단
매개
효과

표준
편차

LLCI ULCI

혁신성

단계1(X-M) .483 10.559 .002**

.2387 .0757 .0908 3396 유의
단계2(X-Y) .217 3.591 .000**

단계3
X-Y .141 2.048 .041*

M-Y .157 2.251 .025*

진취성

단계1(X-M) .185 3.854 .000**

.2282 .0582 .1161 .3442 유의
단계2(X-Y) .135 2.135 .033*

단계3
X-Y .106 1.652 .099

M-Y .157 2.251 .025*

위험
감수성

단계1(X-M) .177 3.667 .000**

.1937 .0519 .0977 .2991 유의
단계2(X-Y) .150 2.352 .019*

단계3
X-Y .122 1.891 0.59

M-Y .157 2.251 .025*

보상
만족

단계1(X-M) .383 7.758 .000**

.1717 .0366 .1035 .2451 유의
단계2(X-Y) .217 4.124 .000**

단계3
X-Y .099 1.798 .073

M-Y .308 5.430 .000**

지속
학습

단계1(X-M) .644 15.424 .000**

.1331 .0633 .0103 .2591 유의
단계2(X-Y) .425 8.519 .000**

단계3
X-Y .348 5.309 .000**

M-Y .120 1.810 .071

고용
가능성

단계1(X-M) .530 10.922 .000**

.1487 .0408 .0701 .2280 유의
단계2(X-Y) .356 6.677 .000**

단계3
X-Y .235 3.840 .000**

M-Y .229 3.823 .000**

<표 9> 혁신행동의 매개효과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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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 론

5.1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환경에서 2020년초 예상치 못한 코

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경제가 

위축되면서 기업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작동되고, 직

장인들의 고용불안도 증가되는 가운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노력으로 2021년 10월부터 with코로나로 전환

되어 안정화를 찾아가는 가운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확산

추세로 글로벌 경제여건은 다시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경

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

가와 정부, 기업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로 특히 

직장인들은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나름대로의 슬기로운 대응

책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끊임없이 벤처창업

의 꿈을 향한 도전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는 직장에서 재직자들의 기업가적 지향성과 보상만

족정도, 고용가능성, 지속적학습 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혁신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첫째, 기업가적 지향성의 하위변수 중 혁신성과 위험감수성

이 직장인의 창업의지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장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 사고는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상만족은 많은 선행연구와 달리 가설의 방향대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

한 기업불안정성 증가에 따라  의도치 않은 조기퇴직을 고려

해야 하고, 창업자의 증가와 정부의 지원정책의 확대 등 창업

생태계의 긍정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속학습은 창업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문성 함양을 통해 개인의 역량이 높

아지는 좋은 경험을 쌓는다면 창업의지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고용가능성은 창업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이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의 가속화 및 고령화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는 점차 감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사업의 변화 등으로 미래를 대비한

다는 관점에서 창업의지가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보상만족, 지속학습, 고

용가능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혁신행동이 매개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유형별 비교분석한 

결과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기업의 크고 작

은 규모보다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영실태, 고용불안정 등 

기업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5.2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대상은 학술연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근로자

이며, 이는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97%를 차지하고 있는 직장

인으로 개인의 지속적 경제활동은 사회적 파급력과 국가 경

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재직 중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지속학습과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퇴직을 고려한 성공적인 출구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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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창업의지에 미친다는 기업가적 지향성이 다수 있지만 

지속학습과 고용가능성을 포함한 연구는 직장인들에게 체감

도가 높은 요인이라 판단되어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창업의도는 재직중인 직장인이 직장생활 과정에서 

현실성이 높은 개인특성의 핵심변수라고 생각되는 보상만족, 
지속학습과 고용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영향도를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은 사전에 계획적이고 의도된 행동을 통해 이루

어지는 과정이다(Bird, 1988; Katz & Gartner, 1988). 창업의지

(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창업에 대한 행동과 관련한 의지 

및 행동을 결정하는 태도이며 기업가정신을 포함하여 계획된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소로 입증되었다(Krueger et al., 
2000). 직장인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롭고 혁신적

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는 직장인들의 기업가적 정신, 보

상만족, 지속학습과 고용가능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으며, 혁신행동도 창업의지를 강화

하는 중요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

한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리해고, 실직 등 의

도치 않은 조기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또한 100세 

시대를 고려하여 은퇴이후 안정적인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는 지속적인 일의 터전이 필요성을 고려하여 창업은 불가피

한 상황이고 불투명한 경영환경은 창업의 생존률도 낮아 직

장생활을 하면서 창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함으

로써 창업의 성공률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다년간의 직장생활에서 다양한 도전과 좋은 경험을 

한 직장인은 기업가적 지향성을 체득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여 차별화된 기술과 경험에 대한 창업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

에서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고 직장인들도 지속학습을 통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창업의지를 높

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활동이 성공적으로 활

성화된다면 일자리,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도 해결되면서 경

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표본의 선정과 분석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보상만족, 지속학습이 창업의지에 미치

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설문지를 구성함에 있어 난

이도를 보통 수준으로 보수적 문항을 활용하였다. 향후에는 

좀 더 설문문항을 증가하고 난이도를 다양하게 재구성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재직중인 특정시점에서 1회 측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한 측정도구

와 응답원에 의해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동일방법 편의

의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종단연구를 수행하거나 응답의 원천을 분리하는 등의 좀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독립변수로 

직장인의 특성을 모두 대변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직장인

의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요인적 특성, 시대적 특성 등 

좀 더 광범위한 다양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기업가정신, 보상만족, 지속학습, 고용가능성이 혁신행동과 창

업의도를 통해 실질적인 창업 행동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확장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 제시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차별성을 바

탕으로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시사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직장 경험이 성공적 창업활성화에 도

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지표개선,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에 작지만 긍정적

인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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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Reward Satisfaction, Continuous

Learning, and Employability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novative Behavior

Lim, Jae Sung*

Yang, Dong Woo**

Abstract

Recently, in Korea,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who have lost their jobs involuntarily due to closure of workplaces, layoffs, and 
poor management stood at 788,000 in October 21, an increase of 44,000 from last August (Statistics Office, 2021). The average retiring 
age of workers is 49.7, so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 they often end up retiring early unavoidably. Meanwhile, it has been found that 
eight out of ten workers have startup intention; therefore, now their startup is regarded to be essential, not sel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f worker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tinuous learning, satisfaction with remuneration, and employment prospect 
are correlated with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xamine if innovative behavior mediates the relations.

To sum up the results, first, innovativeness and risk sensitivity in entrepreneurship a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workers’ 
entrepreneurial intention. Restless challenges and innovative thinking at work are crucial variables to enhance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satisfaction with remuneration influences entrepreneurial intention positive effects, and continuous learning and employment 
prospect, too, have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s employment instability is increasing at work due to the rapidly 
changing corporate environment, Considering whether the current organization will strive for survival or prepare to start a business for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for better compensation even if the satisfaction 
of compensation is high.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employability with the career desired by the organization as 
well as the securing of practical competency and expertise through continuous learning are important variables in increasing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Third, relations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satisfaction with remuneration, continuous learning, employment 
prospec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re found to be mediated by innovative behavior; however, its mediative effect in relations between 
innovativeness, risk sensitiv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entrepreneurship is dismissed. Innovative behavior at work are found to be 
major variables to elev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relations between continuous learning, employment prospect, and satisfaction with 
remuneration. 

KeyWords: entrepreneurship, continuous learning, reward satisfaction, innovative behavior, the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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