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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회평가를 매개하여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창업 

개인역량의 하위변수로는 사전지식, 긍정적 태도,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약 15일간(2023.02.06.~2023.02.20.) 네이버 오피스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62부를 수집하

여 결측치 12부를 제외한 250부를 대상으로 SPSS Ver.24.0과 PROCESS MACRO Model 4.0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

째, 창업자 개인역량의 사전지식과 사회적 네트워크 및 창업기회인식은 높을수록 창업기회평가와 창업의도가 증가하는 유의한 정(+)의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자 개인역량 중 긍정적 태도는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창업기회인식, 사전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 직

장인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태도는 COVID-19로 인한 창업환경 위축, 창업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패의 두려움, 과잉자신감에 따른 인지편향

의 오류로 인한 창업실패 사례 속출 등으로 창업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창업자 개인역량과 창업기

회인식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자 개인

역량의 사전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및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긍정적 태도와 창업의도 간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창업자 개인역량보다 창업기회인식이 더 크게 나타나 창업기

회인식의 중요함이 확인하였다. 다섯째, 창업자 개인역량인 사전지식과 네트워크가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창업사전지식 함양 및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창업교육을 강화하면 중장년 직장인들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핵심주제어: 창업자 개인특성, 창업기회인식, 창업기회평가, 창업의도

Ⅰ. 서론
 
오늘날 전 세계가 창업에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ICT기술의 발달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자동화 

등으로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더 가속화되

고 있으며(전슬기, 2022). 한국은행(2022)도 성장과 고용 간 관

계, 기업 자료를 이용한 분석 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도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에 많은 노력(김대엽·박재환, 2020, 김성훈·남정민, 2016)을 기

울인 결과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창업(부동산업 제외)은 110
만 589개로 전년대비 5.1%(53,775개) 증가하였다(중소벤처기업

부, 2022).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1)의 국내외 재창업 

지원 정책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58.3%보다 29.1%p 
낮은 수준으로, 노용환(2022)의 창업기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생존요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평생직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노출됨과 

동시에 불안의식으로 인한 직장인의 조기퇴직자가 증가하면

서(윤지수·현병환, 2019, 송창운·박주영, 2021), 새로운 창업으

로 뛰어든 직장인들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기회평가를 제대

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창업에 뛰어든 결과라고 볼 수 있

다(이지안·안영식, 2018). 김대엽·박재환(2020)의 연구에서도 

창업가가 과잉자신감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지 않

고 창업한 결과가 창업실패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이를 뒷받

침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을 분석한 홍

성표·김민희(2023)의 연구결과 중장년 창업 서비스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Forbes(2005)는 어떤 

개인이 창업효능감이 충만하다면 그 개인은 창업기회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여 시장에서 우월한 가치를 만들

어 낸다고 하였다.
선량·허철무(2019)의 예비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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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인식과 창

업기회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창업기회인식과 평가

는 창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Robinson & Marino, 
2013, Bhutta & Shah, 2015), 창업기회의 창출을 위해서는 내·
외부 네트워크의 촉진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Bosworth 
et al., 2023). 또한, 강재학·양동우(2016)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기업가정

신과 창업효능감이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는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박
남태·이보영, 2016, 강재학·양동우, 2016, 윤지수·현병환, 2019, 
윤성임 외, 2021)와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최인

우, 2022, 장현철·김종성, 2021, 윤성임 외, 2021, 김량형·김응

규, 2019)에 대해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에서 검증된 결과를 중

장년 직장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고자 하며, 한

편으로는 Morris et al.(2013)에 의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기회

평가를 하나의 복합역량으로 간주해서 연구해오던 것을 창업

기회인식과 창업기회평가로 구분하고, 이를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로 각각 활용하여 중장년 직장인 창업자의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창업기회평가가 미

치는 매개효과를 새로이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2.1. 창업자 개인역량 및 창업기회인식과 창

업기회평가 간의 관계

2.1.1. 창업자 개인역량과 창업기회평가와의 관계

창업자의 개인역량은 창업기회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한 요소로 창업기회평가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창업자는 주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자원이 협력할 때 

창업기회를 더 잘 인식하고 더 나은 평가를 한다고 하게 된

다(Bosse et al., 2023)
이러한 창업자의 개인역량은 창업자가 특정상황 및 직무에

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인이 되는 내

재적 특성으로(정길호, 2017), 이는 곧 창업조직을 만들고, 성

장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조직화하는 등에 창업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창업가 개인의 특정 능력이라고 할 수 있

다(오재우·양동우, 2014; Baum et al., 2001; Chandler & Hanks, 
1994).
창업자의 개인역량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창업의도 또는 창

업성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신봉관·황보

윤, 2019; 최대수·성창수, 2017; 정길호, 2017). 지금까지의 선

행연구에서 창업자 개인역량으로 제시되었던 요소는 주로 기

업가정신,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개인경험, 심리특성 등의 창

업자 개인특성(정길호, 2017)과 창업자의 리더십, 성취욕구, 
도전성, 내재적 우수성, 시장지향성(곽지은 외, 2009), 창업자

의 기술과 창업기회 감지능력 및 네트워크(Ruiz et al., 2023)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스타트업 경험 및 산업체 경험(Delmar 

& Shane, 2006), 창의성 역량, 시장인지 역량(최대수·성창수, 
2017), 기업가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Chandler & 
Jansen, 1992), 네트워크 역량(김창봉·이승현, 2017), 마인드셋

과 창업역량의 기술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자금조달 역량(이
재열·하태관, 2022), 기업가적 역량과 정보기술 역량(Marei et 
al.(2023) 등이 있다.
창업자의 사전지식은 과거의 경험 및 교육을 통해 축적한 

지적 토대를 의미하며, 창업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성향 및 역

량을 좌우하는 기초가 되며(Souitaris & Maestro, 2010), 새로운 

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기술

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사람은 처음부터 기회탐색과 포착

을 전혀 다르게 시도하므로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일반인들

에 비해 창업기회를 잘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김우영 

외, 2018), Tversky & Kahneman(1974)와 김대엽·박재환(2020)
은 창업자가 정보를 체계적·분석적으로 확인하지 못해 동일한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는 인지편향으로 인해 창업기회평가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긍정적태도는 창업자의 내면화과정에서의 주요결정요인이자

(남정훈·강지훈, 2010), 창업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으로 창업의 동적과정을 이해하는 핵심개념이다(정대용 외, 
2013). Ajzen(1991)은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창업에 대한 개인

의 긍정적태도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으며, 조한준 외(2020)는 창업교육이나 창업멘토링과 같은 지

원프로그램이 창업자의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고, 창업기회평

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김우영 외(2018)는 창

업자의 긍정적태도가 창업기회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이외도 진주영(2023)은 창업자의 성취동기가, 유

소영 외(2023)는 자기효능감이, Yap et al.(2023)은 자신감이  

창업의도에 미친다고 하였다.
사회적네트워크는 창업자의 사회적능력 중의 하나로

(Ceptureanu et al., 2020), 창업기회평가에 대한 영향(Burt & 
Raider, 2000)은 물론 가치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

형의 자산이며(Kianto & Waajakoski, 2010), 자원이 부족하고 

관리운영에 한계를 가진 초기 창업기업에 차별적인 경쟁적 

자원으로 인식되어 창업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박주연·성창수, 2016). 최고은(2022)은 사회적 네

트워크와 창업가적 탄력성을 검증하였으며, 김춘호(2022)도 

사회적네트워크와 사업기회평가와의 인과관계를 실증 연구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개인역량 중 사전지식, 
긍정적태도, 사회적네트워크를 하위 변인으로 선정하여 창업

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1.2. 창업자의 창업기회인식과 창업기회평가와

의 관계

창업기회평가는 창업기회를 인식한 후, 그 기회가 얼마나 

유망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자의 창

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등에 의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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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다. 이러한 창업기회인식과 평가는 창업기회역량으

로(신용식 외, 2021), 창업자가 경쟁력 있는 기회를 찾고 인식

하는 것은 창업의 첫 단계이자 성공을 위한 발판이며(Hills et 
al., 1997), 경쟁력 있는 기회를 인식하면 창업활동으로 이어지

는 긍정적이고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Davidsson, 2015; Alvarez et al., 2012). 따라서 새로운 창업가

적 기회가 어떻게 개발되고 평가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점

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Ghasemi & Rowshan, 2016).
일반적으로 창업기회인식은 잠재적인 기회를 정보탐색, 정

보결합, 기회포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 식별하고 평가하

는 과정이지만(손종서·김진수, 2021), 기회평가는 잠재적 기회

의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는 

창업기회를 개발하는 동안 여러 번의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

다(최민정·박재환, 2017). 평가과정에서 또 다른 기회를 인식

하게 되면, 다시 그 기회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Ardichvili et al., 2003). 이처럼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자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에서 

창업기회를 개발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창업기회는 깨어있는 창업가가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환경적 

현상으로 존재하거나 주관적으로 인식된다고 하였다(Li et al, 
2020).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창업기회인식만을 다루거나 창업

기회역량에 포함한 복합역량으로 보고 함께 진행되어 왔으며

(박지훈 외, 2018), 기회개발과 활용을 위한 창업기회평가를 

구분해서 진행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

구는 창업자가 인식한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창

업 기회로 평가하는 과정을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 및 Ardichvili et 

al.(2003)가 제시한 기회인식과 개발이론 모델을 토대로 창업

자의 개인역량 중 개인적 심리 특성인 긍정적 태도와 사회적 

특성인 사전지식, 사회적네트워크를 하위요인으로 하는 창업

자 개인역량과 창업기회평가 간의 관계와 창업기회인식과 창

업기회평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한

다.

H1: 창업자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은 창업기회평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창업자 개인역량 중 사전지식은 창업기회평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창업자 개인역량 중 긍정적 태도는 창업기회평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창업자 개인역량 중 사회적네트워크는 창업기회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창업자의 창업기회인식은 창업기회평가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기회평가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자가 창업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창업의 가능성과 위

험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창업기회평가는 

외적, 재무적, 내적 여건의 측면을 고려하여 조직의 사업환경

에서 이용가능한 기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과정이

다(서상혁 외, 2016). 일반적으로 창업자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잉자신감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사실을 받

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설정한 가설을 토대로 위험을 경시하

는 경향이 있다(김대엽·박재환, 2020; Simon et al., 2000). 기회

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바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실

패가능성을 증폭시킬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회평가는 

제안된 비즈니스 사업환경에 관한 세밀한 조사에서 출발하여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뿐만 아니

라 시장규모, 시장성장성 및 소비자의 태도와 행위를 모두 포

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서상혁 외, 2016).
최민정·박재환(2017)은 창업교육이 기회인식 및 평가에 미치

는 영향 연구에서 창업기회인식과 평가는 창업효능감의 향상

초점 및 예방초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남정

민 외(2013)는 창업이란 창업주 개인의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

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에 필요한 자금, 기술, 인

력, 업종선정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

였다.
한편, 창업의도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창업

자 개인의 욕망으로(Krueger et al., 2000),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박경배 외, 2016). 신

용식 외(2021)는 창업기회역량인 창업기회인식과 평가가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하환호·변충규(2013)는 자

기능력을 과신하는 인지편향에 의한 창업기회평가는 개인들

의 창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창업기회평가

는 창업자가 창업기회를 인식한 후, 그 기회가 얼마나 유망한

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자의 창

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창업자가 느끼고 인식하

는 창업기회평가는 해당 사업분야의 시장진입 용이성 및 창

업 성공률, 창업자금 및 핵심인력 확보 등에 대한 창업자의 

객관적 평가보다는 주관적평가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업기회평가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

정한다.

H2: 창업자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

업기회평가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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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창업자 개인역량 및 창업기회인식과 창

업의도 간의 관계

2.3.1. 창업자 개인역량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

창업자의 개인역량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이정관·서영욱(2019)은 창업자의 사전지식은 

창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수역량으로 탐

색적 학습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는 흡수역량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주연(2022)은 과거 실무경험이

나 창업교육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가의 특성을 함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설립하고 개발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으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정보와 창업지식이 결여된 준비 없는 상태에서의 창업은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이지안·안영식, 2018; 김대엽·박재

환, 2020). 
창업자의 긍정적 태도는 창업선호도, 창업자신감, 성취욕구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조영조, 2017, Al-Qadasi et al., 2023), 
이러한 인지적 욕구는 지식체계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Mitchell et al., 2002). 조영조(2017)는 창업이 가져

다 줄 보상이 크다고 느낄 때 창업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

며, 김용태(2017)와 Fallatah & Ayed(2023)는 창업자의 기업가

적 태도 함양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사회적네트워크는 창업 진행 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요인으로(김성

순, 2010, Zhao & Aram, 1995), 사회적네트워크의 강도와 범

위는 창업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Ostgaard & Birley, 
1996), 정도에 따라 창업자에게 성공의 기대를 높여주는 긍정

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윤방섭, 2004). Sequeira et al.(2007)은 

사회적네트워크의 강한 유대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으며, 김은경·강영숙(2016)과 김성순(2010)은 사회

적 네트워크가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하지만 김성환 외(2015)와 안희수·양동우(2019)
의 연구에서는 사회적네트워크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2.3.2. 창업자의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자 개인의 교육 및 지식, 경험을 토대

로 시장의 새로운 니즈를 발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러

한 창업기회인식은 매력적인 기회인지, 시기는 적절한지, 지

속적인지, 구매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4가
지 속성을 거쳐 평가하게 되며, 창업기회인식과 창업기회평가

는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이러한 창업기회인식은 사업기회를 인식하고 아이디어 발상

과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창업행동에 이르게 하는 행동 요

소로(Jarvis, 2016, Shane & Nicolaou, 2015). 단발성이 아닌 지

속적인 순환과 반복을 통해 논리적이고 시장 타당성을 구비

한 아이디어로 재탄생하게 된다(김상수·임왕규, 2017). 따라서 

창업초기 단계에서의 창업기회 인식과 발견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창업의 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김량형·김응규, 2019).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는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창업기회 인식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진주영, 2023; 장현

철·김종성, 2021; 이정란·장규순, 2018; Corbett, 2007; Shane & 
Nicolaou, 2015). 하지만 김대엽·박재환(2020)은 인지편향 중 

과잉자신감과 지각된 위험은 창업기회평가와 부(-)의 관계에 

있고, 인지편향에 의한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하였다(하환호·변충규,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업자의 창업기

회인식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H3: 창업자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창업자 개인역량의 사전지식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 창업자 개인역량의 긍정적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창업자 개인역량의 사회적네트워크는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4. 매개효과

창업기회평가의 매개효과는 지금까지 창업기회인식 및 탐색

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정란·장규순, 2018; 선량·허철무, 2019; 양경애·하규수, 2020; 
신용식 외, 2021; 김명한·하규수, 2022). 창업자는 일반적으로 

창업기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식된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최민정·박재환, 
2017). Ardichvili et al.(2003)는 평가과정에서 또 다른 기회가 

인식되면 다시 그 기회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반복한

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

기회인식과 창업기회평가를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정란·장규순(2018)은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자의 

개인역량인 사전지식과 긍정적 태도인 창업효능감이 창업의

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업기회인식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

였고, 선량·허철무(2019)는 예비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기회

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긍정적 태도인 기업가적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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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경유할 때 창업동기와 창업기회평가 간에는 모든 매개

변수에 대해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양경애·하
규수(2020)는 중장년층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

한 연구에서 창업기회 탐색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창업

기회탐색은 경험역량, 네트워크 역량, 독립유지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신용식 외(2021)의 중소 제조업 종사자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기회역량의 하위변수인 창업기회

인식과 평가는 창업의도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한다

고 하였으며, 김명한·하규수(2022)는 직장인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준비가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

업기회인식은 직장인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준비와 창업의도 

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업기회인식의 

확정된 개념인 사업기회평가가 창업자 개인특성과 창업기회

인식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재

차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4: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자 개인역량 및 창업기회인식과 창

업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4.1: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자 개인역량의 사전지식과 창업의

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4.2: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자 개인역량의 긍정적태도와 창업

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4.3: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자 개인역량의 사회적네트워크와 

창업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4.4: 창업기회평가는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2.5. 연구모형

설정된 가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그림 1>을 

도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6.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한 후 pre-test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네이버 오피스를 이용하여 약 15
일간(2023.02.06.~2023.02.20.)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총 262부를 수집하여 결측치 12부를 제외한 250부를 대상

으로 SPSS v.24 및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수별 특성 파악을 위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정확성 파악을 위한 타당

도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수의 일관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변수 

간의 상호연관성 파악을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이용하였고, 
인과관계 가설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si)으로 검정하였다. 
또한 창업기회평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추정한 효과를 검정하였고, 간접효

과의 유의성은 Bootstrap 신뢰구간 검정을 이용하였다. 

Ⅲ. 실증분석 결과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 250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성별, 연령, 성별, 학력, 결혼여부, 희망 창업 업종, 직장경

력, 재산규모, 월평균가구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분 N %

성    별
① 남성 146 58.4

② 여성 104 41.6

연    령

① 40세 미만 25 10.0

② 40～50세 미만 47 18.8

③ 50～60세 미만 101 40.4

④ 60세 이상 77 30.8

학    력

① 고등학교 졸업 20 8.0

② 전문대학교 졸업 26 10.4

③ 대학교 졸업 72 28.8

④ 대학원 졸업 132 52.8

결혼여부

① 미혼 26 10.4

② 기혼 217 86.8

③ 기타 7 2.8

희    망
창업업종

① 제조업 21 8.4

② ICT 18 7.2

③ 유통업 36 14.4

④ 지식·서비스업 143 57.2

⑤ 기타 32 12.8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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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타당도란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신뢰성은 특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

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안정성, 일

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을 나타낸다(이훈영,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주성분 분석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단순상관자승화/(단순상관자승화+부분상관자승화)로 계산되는 

KMO 표본 적절성 측정치를 통해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였

다. KMO 값이 .90 이상이면 매우 좋고 .80 정도면 양호하다

고 판단하고 .60이나 .70 정도면 보통이고 .50 이하이면 부적

절한 것으로 판단한다(Kaiser, 1974).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의 KMO 측정치는 .90 이상(.952)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변수 쌍의 상관이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된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아울러, 표본의 상관행렬이 0이 아님을 검증함으로써 변수

들의 선형성을 파악하는데 이를 위해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을 이용하였다. 상관관계행렬 상의 모든 상관들이 유의적이면 

데이터가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타당한 데이터임을 말한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변수들이 요인분석에 

타당한 데이터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요인은 배리맥스로 

지정하였고 공통성 .5 이상, 그리고 요인적재량을 .5 이상을 

요인선정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네트워크 5, 창업기회

인식1, 창업기회인식5는 삭제되었다. 1보다 큰 고유값을 가진 

여섯 가지 요인이 추출되어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된 총 

누적설명변량은 79.763%로 나타났다.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의 평균값을 요인 값으로 변환하여 이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창업의지 사전지식
창업기회
평가

사회적
네트워크

긍정적
태도

창업기회
인식

창업의지2 .891 .145 .239 .075 .127 .059

창업의지4 .889 .197 .143 .048 .037 .088

창업의지5 .888 .077 .166 .084 .081 .129

창업의지3 .861 .167 .188 .095 .151 .116

창업의지1 .676 .222 .388 .177 .221 .112

사전지식4 .204 .812 .213 .207 .156 .222

사전지식3 .199 .784 .307 .237 .170 .117

사전지식5 .151 .744 .266 .266 .081 .219

사전지식2 .153 .733 .364 .274 .207 .058

사전지식1 .194 .669 .431 .200 .208 .003

창업기회평가4 .277 .315 .764 .162 .168 .029

창업기회평가3 .285 .322 .753 .212 .142 .148

창업기회평가2 .270 .308 .748 .205 .131 .226

창업기회평가1 .248 .272 .743 .200 .116 .171

창업기회평가5 .187 .239 .586 .273 .061 .278

사회적네트워크2 .147 .311 .091 .831 .076 .159

사회적네트워크3 .068 .216 .169 .826 .078 .120

사회적네트워크1 .157 .351 .180 .750 .187 .144

사회적네트워크4 .020 .061 .324 .740 .168 -.026

긍적적태도2 .171 .138 .139 .160 .876 .076

긍적적태도3 .171 .390 .213 .182 .668 .245

긍적적태도1 .226 .486 .181 .241 .513 .139

창업기회인식4 .302 .229 .400 .251 .283 .612

창업기회인식3 .307 .322 .465 .208 .243 .579

창업기회인식2 .212 .373 .463 .186 .178 .549

고유값 4.455 4.357 4.285 3.311 2.028 1.505

설명변량 17.819 17.428 17.141 13.243 8.110 6.021

누적설명변량 17.819 35.247 52.388 65.631 73.742 79.763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952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7072.087, 자유도=300 유의 확률=.000

<표 2> 요인분석 결과

3.3.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신뢰도 검증이란 설문지인 측정 도구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method)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내적일관성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

뢰성 평가방법이다(이훈영, 2012). 
내적일관성법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평

가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에 항목 내의 분산을 증가시켜 전체 신

뢰성을 떨어뜨리는 항목을 찾아내어 제외시킴으로써 신뢰도

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이훈영, 2012).
내적일관성법에서는 신뢰도 평가를 위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의 값이 .8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6 이상이면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한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 계수는 .8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확인되었

다.

직장경력

① 5년 이하 13 5.2

② 6～10년 이하 22 8.8

③ 11～15년 이하 33 13.2

④ 16～20년 이하 37 14.8

⑤ 21～25년 이하 115 46.0

⑥ 26년 이상 30 12.0

재산규모

① 3억 원 미만 69 27.6

② 3～10억 원 미만 72 28.8

③ 10～20억 원 미만 66 26.4

④ 20억 원 이상 43 17.2

월 평 균 
가구소득

① 300 만 원 미만 43 17.2

② 300～500 만원 미만 67 26.8

③ 500～700 만원 미만 58 23.2

④ 700～1000 만원 미만 30 12.0
⑤ 1000 만 원 이상 52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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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정변수 Cronbach's α

창업자 개인 역량

사전지식 .937

긍정적태도 .803

사회적네트워크 .884

창업기회인식 .894

창업기회평가 .925

창업의도 .945

<표 3> 신뢰도 분석 결과

3.4.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

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살펴

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를 

설명해주는 상관계수는 일반적으로 ±.81∼±1.0 범위이면 상관

관계 크기가 매우 크고, ±.61∼±.80이면 크기가 강하고, ±.41
∼±.60이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21∼±.40이면 상

관관계가 약하고, ±.00∼±.20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

단한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81∼±1.0 범위에 속

한 계수는 나타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사전지식 긍적적태도 네트워크 기회인식 기회평가 창업의도

사전지식 .656**

긍적적태도 .656** 1

네트워크 .591** .538** 1

기회인식 .692** .702** .538** 1

기회평가 .793** .693** .603** .855** 1

창업의도 .710** .651** .564** .798** .794** 1

<표 4> 상관관계 결과

3.5.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는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종

속변수인 창업의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직장경력을 통제변수로 선정

하였다. 창업자 개인 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 창업자 개인 역량과 창업기회인식

을 독립변수로, 창업기회평가를 매개변수로 창업의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 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범주형 변수

이나 크기 개념이 있으므로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여 회귀모

형에 투입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 관계인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

해 산출된 분산팽창계수(VIF)가 10보다 작으므로(3.171 이하)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의 가설이 방향성 가설인 경우에는 단측검정을 실시하

고 단측검정의 p값은 양측검증의 p값의 1/2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립된 가설은 모두 방향성 가설이므로 SPSS에서 

산출된 p/2값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정 한다. 매개효과를 검정

하기 위해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

여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추론하였다. Bootstrap 표본

을 10,000회 반복하여 95%. Bootstrap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간

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신

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적이라고 결

론 내린다.

3.5.1. 창업자 개인 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

기회평가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 개인 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읟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하여 창업자 개인 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을 

독립변수로 창업기회평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이 창업기회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와 같이 

사전지식(B=.357, p=.000), 사회적네트워크(B=.130, p=.001) 및 

창업기회인식(B=.460, p=.000)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태도(B=-.002, p=.486)가 미

치는 영향은 비유의적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지식이 많

고 사회적네트워크가 강하고 창업기회인식이 커질수록 창업

기회평가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1.1, H1.3, 
H1.4는 채택되었고 H1.2는 기각되었다.
표준화계수(β)로 창업기회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 비교 결과는 창업기회인식(β=.491), 사전지식(β=.382), 
사회적네트워크(β=.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기회인

식이 창업기회평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네트워

크가 가장 작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자 개인 

역량 보다는 창업기회인식이 더 크게 창업기회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기회평가에 대한 창업자 개인 

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의 설명력은 80.8%로 나타났다

(F=109.808, R²=.808).

B β t p VIF

(constant) .129 　 .793 0.214 　

학력 .014 .020 .577 0.282 1.122

월평균 가구소득 .001 .000 .005 0.498 1.132

직장경력 -.001 -.001 -.037 0.485 1.034

사전지식 .357 .382 7.575 0.000 2.414

긍정적태도 -.002 -.002 -.035 0.486 2.377

사회적네트워크 .130 .138 3.186 0.001 1.795

창업기회인식 .460 .491 9.734 0.000 2.424

R² .808

F 10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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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창업자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기회평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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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창업기회평가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회평가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 

창업자 개인 역량과 창업기회인식과 독립적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업자 개인 역량과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기회평가를 독립변수로 창업의도를 종

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창업자 개인 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업

기회평가(B=.303, p=.007)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기회평가 증가하면 창업의도가 증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B β t p VIF

(constant) -.681 　 -2.537 0.006 　

학력 .020 .023 .531 0.298 1.124

월평균 가구소득 .006 .010 .230 0.409 1.132

직장경력 .047 .070 1.660 0.049 1.034

사전지식 .200 .167 2.254 0.013 3.171

긍정적태도 -.035 -.027 -.424 0.336 2.377

사회적네트워크 .121 .101 1.761 0.040 1.895

창업기회인식 .494 .414 5.177 0.000 3.179
창업기회평가 .303 .237 2.496 0.007 3.200

R² .684

F 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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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창업기회평가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3.5.3. 창업자 개인 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 개인 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추론하기 위하여 업자 개인 역량과 창업기회인식 독립

변수로 창업기회평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이 창업기회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표 7>와 같이 

사전지식(B=.308, p=.000), 사회적네트워크(B=.160, p=.010) 및 

창업기회인식(B=.634, p=.000)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태도(B=-.035, p=.336)가 미

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지식

이 많고 사회적네트워크가 강하고 창업기회인식이 커질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3.1, 
H3.3, H3.4는 채택되었고 H3.2는 기각되었다.
표준화계수(β)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 

비교 결과는 창업기회인식(β=.542), 사전지식(β=.253), 사회

적네트워크(β=.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네트워크가 가장 

작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자 개인역량보다는 

창업기회인식이 더 크게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의도에 대한 창업자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

식의 설명력은 68.3%로 나타났다(F=56.574, R²=.683).

B β t p VIF

(constant) -.642 　 -2.362 0.010 　

학력 .025 .026 .629 0.265 1.122

월평균 가구소득 .006 .009 .228 0.410 1.132

직장경력 .047 .065 1.630 0.053 1.034

사전지식 .308 .253 3.926 0.000 2.414

긍정적태도 -.035 -.026 -.424 0.336 2.377

사회적네트워크 .160 .128 2.363 0.010 1.795

창업기회인식 .634 .542 8.059 0.000 2.424

R² .683

F 5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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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창업자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3.5.4. 매개효과 분석

매개변수가 하나인 단순매개모형인 PROCESS macro의 

model 4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특정간접효과는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특정 독립변수가 한 

단위 차이가 날 때, 발생하는 종속변수의 차이를 계량화 한 

것이다. 특정간접효과는 Bootstrap 신뢰구간 검정으로 유의성

을 확인하였다. 간접효과와 매개효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있지만 통상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므로 간접효과를 

통해 매개효과를 추론하고자 한다. 간접효과가 유의적이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3.5.4.1. 사전지식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창업자 개인 역량 중 사전지

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308로 나타났고 신뢰구간

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효과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도 .2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전지식이 창업기회평가를 경유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간접효과는 .108로 나타났으나 Bootstrap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사전지식이 양(+)의 창업기회평가의 증가를 가져오고 

한 단위 더 큰 창업기회평가가 양(+)의 창업의도의 증가를 가

져와 사전지식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108 만큼 창업의지

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4.1은 채택되었다.

효과 95% LLCI 95% ULCI

총 효과 .308 .178 .437

직접효과 .200 .053 .346

간접효과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사전지식→창업기회평가→창업의지 .108 .030 .101

Note; LL=Lower limit(하한값); UL=Upper limit(상한값); CI=Confidence interval(신
뢰구간); Boot=Bootstrapping.

<표 8> 사전지식으로 인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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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긍정적태도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창업자 개인 역량 중 긍정적

태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접효과는 각각 -.036
과 -.035로 나타났고 각각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므로 총 

효과와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태도가 창업기회평가를 경유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01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므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따라서 가

설 H4.2는 기각되었다.

효과 95% LLCI 95% ULCI

총 효과 -.036 .174 .103

직접효과 -.035 -.172 .102

간접효과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긍정적태도→창업기회평가→창업의지 -.001 -.030 .031
Note; LL=Lower limit(하한값); UL=Upper limit(상한값); CI=Confidence interval
(신뢰구간); Boot=Bootstrapping.

<표 9> 긍정적태도로 인한 효과

3.5.4.3. 사회적네트워크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창업자 개인 역량 중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160으로 나타났고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효과는 유의적으로 나

타났다. 또한 직접효과도 .12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회적네트워크가 창업기회평가를 경유하여 창업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39로 나타났으나 Bootstrap 신뢰구

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사회적네트워크이 양(+)의 창업기회평가의 증

가를 가져오고 한 단위 더 큰 창업기회평가가 양(+)의 창업의

도의 증가를 가져와 사회적네트워크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

다 .039 만큼 창업의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4.3은 채택되었다.

효과 95% LLCI 95% ULCI

총 효과 .160 .048 .272

직접효과 .121 .007 .234

간접효과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사회적네트워크→창업기회평가→창업의지 .039 .007 .084

Note; LL=Lower limit(하한값); UL=Upper limit(상한값); CI=Confidence interval
(신뢰구간); Boot=Bootstrapping.

<표 10> 사회적네트워크로 인한 효과

3.5.4.4. 창업기회인식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634로 나타났고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효과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도 

.494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창업기회인식이 창업기회평가를 

경유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139로 나타

났으나 Bootstrap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창업기회인식이 양

(+)의 창업기회평가의 증가를 가져오고 한 단위 더 큰 창업기

회평가가 양(+)의 창업의도의 증가를 가져와 창업기회인식이

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139 만큼 창업의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4.4는 채택되었다.

효과 95% LLCI 95% ULCI

총 효과 .634 .504 .764

직접효과 .494 .337 .652

간접효과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사회적네트워크→창업기회평가→창업의지 .139 .037 .244
Note; LL=Lower limit(하한값); UL=Upper limit(상한값); CI=Confidence interval(신
뢰구간); Boot=Bootstrapping.

<표 11> 창업기회인식으로 인한 효과

Ⅳ. 논의 및 결론

4.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창업자 개인역량

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기회평가를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 개인역량의 사전지식과 사회적 네트워크 및 

창업기회인식은 높을수록 창업기회평가와 창업의도가 증가하

는 유의한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하지만 긍정적 태도는 

창업기회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

기회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창업기회인식, 사전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자 개

인역량 및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최인우(2022)의 연구와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강재학·하규수(2015)의 연구를 지지하지만, 
창업자 개인역량인 긍정적 태도가 기업가적 기민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김우영 외(2018)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COVID-19로 인한 창업환경 위축, 창업준비 부족

으로 인한 실패의 두려움, 과잉자신감에 따른 인지편향의 오

류로 인한 창업실패 사례 속출 및 개인적 역량과 같이 사용

된 변수들과의 구축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유의성의 차이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창업자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기회역량인 창업기회인식

과 평가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신용식 외

(2021), 변충규·하환호(2018)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요인의 영향 없이 창업위험을 큰 위협으로 간주하여 창

업동기를 감소시킨다는 Díaz-Portugal et al.(202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COVID-19로 인한 

창업환경 위축 및 창업실패로 인한 심리적 요인으로 유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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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셋째,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자 개인역량의 사전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및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긍정적 태도와 창업의도 간은 매개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태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창

업기회탐색은 네트워크 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는 양경애·하규수(2020)의 연구와 기회

역량의 하위변수인 창업기회인식과 평가는 창업의도간의 관

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는 신용식 외(2021)의 연구를 지

지하지만, 창업자 개인역량인 사전지식과 긍정적 태도인 창업

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업기회인식이 매개한

다고 하는 이정란·장규순(2018)의 연구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한 COVID-19로 인한 창업환경 위축, 과

잉자신감에 따른 인지편향의 오류로 인한 창업실패 사례 속

출 및 개인적 역량과 같이 사용된 변수들과의 구축효과로 인

해 발생하는 유의성의 차이로 유추해 볼 수 있다. 

4.2. 시사점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학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먼저 학술적 시사점을 보면, 첫째, 중장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창업자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라는 경험적·내부

적 영향관계를 적용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창업기회인식과 창업기회평가를 

하나의 변수로 인식하여 연구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창업

기회인식과 창업기회평가를 구분하여 각각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태도는 COVID-19
로 인한 창업환경 위축, 창업준비부족으로 인한 실패의 두려

움 및 과잉자신감에 따른 인지편향의 영향 오류로 인한 창업

실패 사례 속출 등으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창업기회평가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

서 학술적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창업자 개인역량인 사전지식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사전지식 함양 및 경험의 중요성을 인

식하도록 창업교육을 강화하면 중장년 직장인들의 창업을 활

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창업자 개인역량보다 창업기

회인식이 더 크게 나타나 창업기회인식의 중요함이 확인하였

다. 셋째, 창업자의 긍정적 태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COVID-19로 인한 창업환경 위축, 과잉자신감

에 따른 인지편향의 오류로 인한 높은 창업실패 사례 속출 

등으로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3.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연구대상 표본의 수가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다소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둘째, 연령, 학력, 희망업종, 직장 경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범주를 세분화 또는 다양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이외의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거나 발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창업기회평가

에 있어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구분하여 창업기회

평가의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기회평가를 병렬이중매개모형으로 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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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Perception of

Entrepreneurship Opportuniti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Opportunity Assessment

Ju Young Jin*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nfluence of middle-aged office workers' entrepreneurial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mediating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valuation. Sub-variables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were classified into prior knowledge, positive attitude, and social network.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an online survey 
using Naver Office was conducted for about 15 days (February 6, 2023 - February 20, 2023) targeting office workers across the country 
who are interested in starting a business, and a total of 262 copies were collected and missing values. For 250 copies excluding 12 
copies, SPSS Ver.24.0 and PROCESS MACRO Model 4.0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prior knowledge of the founder's individual competency, social network,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the higher the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valu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attitude among entrepreneurs' individual competencies did not affect entrepreneurship opportunity evalu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addition,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valu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in the order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prior knowledge, and social network. This is because the positive attitude of middle-aged office 
workers towards start-up has a negative image of start-up due to the shrinking start-up environment due to COVID-19, fear of failure 
due to lack of preparation for start-up, and successive cases of start-up failure due to cognitive bias errors due to overconfidence. 
implying that there i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evaluation of entrepreneurship opportuniti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entrepreneur's individual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were 
controlled. Third, the startup opportunity evaluation was shown to mediate between the prior knowledge of the entrepreneur's individual 
competency, social network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ut it did not mediate between 
positive attitud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urth,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valu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was found to be larger than founder's individual competency,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Fifth, it was found that prior knowledge and network, which are individual 
capabilities of the founder, affect the evalua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o that strengthen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ultivating prior entrepreneurial knowledge and experience can revitalize 
middle-aged office workers' entrepreneurship. confirmed.

Keywords: Entrepreneur's Personal Competence, Entrepreneurial opportunity percepti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valu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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