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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생활과정에서 직장역경으로 자원이 소진되거나 직무열정을 통해 자원이 획득하는 직장인이 창업가로 전환되는 과

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창업의도가 생성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직장인 대상으로 직장역경 

및 직무열정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또한 직장역경과 직무열정이 직무창의성의 매개를 통해 창업의도 간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분석함으로써 직장인이 창업으로 전환되는 요인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확보한 333명의 data를 근거

로 SPSS와 AMO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역경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직장역경이 오히려 창업의도를 높이는 중요

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장역경은 직무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직장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직무창의성이 

효과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직무열정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확보된 자원을 집중하고자 열정이 창업의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직무열정은 직무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창의적 방

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직무창의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창의성은 창업 전에 선행되는 의도나 행

동으로서 직무창의성이 높은 경우 창업에 성공 가능성에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직무창의성은 직장역경과 창업의도 간

의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일곱째, 직무창의성은 직무열정과 창업의도 간의 사이에서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직무창의성

은 창업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직장인의 역경을 완화시키고 직무열정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학문적으로는 국내에서 직장인 대상 역경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 직장인 대상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화 및 연구대상

을 확장시킨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부정적인 직장역경도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

다. 이는 직장인 경력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역경적 상황도 직장 경험이 반영된 창업이 대안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실무적

으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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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산업생태계의 불안정성과 4차 산업혁명

의 가속화로 생각지 못한 직업군들의 생성과 소멸이 롤러코

스터를 타듯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환

경으로 기업은 공격적으로 사업재편, 인력 재배치 및 정리해

고 등의 생존전략을 실행하면서 직장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환경요인 즉 직무스트레스, 직무불안 등으로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22)는 ‘기업문화’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

서 60% 정도가 세대 간 갈등 문제로 출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취업포탈 사람인(2019)의 ‘직장 내 인간

관계’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80%가 직장에서 관계갈등과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인들은 조직에서 

긴장과 스트레스, 두려움 등으로 사람 간에 문제나 사건으로 

불면증과 우울증 등의 직장에서의 역경을 경험하면서 심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이어진다(Yanez, 2019).
잡코리아(2021a) ‘체감하는 정년퇴직’에 의하면, 평균 퇴직 

나이 51.7세로 법정 정년보다 빠르다. 100세 시대에 질적인 

행복 추구를 위해 70대 이후까지 경제활동을 기대하고 있으

며, 이의 대안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잡코리아

(2021b) 조사에서도 직장에서 퇴직 후 창업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직장인과 대학생의 비중이 80%로 나타났다. 
국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역경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2000년부터 지금까지 관련 논문이 130여 건 추출되었으며 대

부분 청소년과 대학생, 운동선수 대상으로 다루어졌고 직장인

을 대상으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직장생활에서 개인이 체감하는 부정적 요소인 

‘직장역경’과 긍정적인 요소인 ‘직무열정’을 내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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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창업가로 직업을 전환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지

속적 경제활동의 기회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일

자리 문제 및 소득불균형의 해소와 국가적으로는 균형발전 

등에 기여될 수 있기에 관련 요인 및 시사점을 탐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로 진행되었다.
첫째, 직장인의 직장역경 및 직무열정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직장역경’, ‘직무열정’ 관련 선행연구

를 통해 직장생활에서 역경적 상황 및 직무열정이 창업의도

와의 영향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창업활성화에 실질적인 핵심 

요소인지와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탐색한다.
둘째, 직장역경 및 직무열정이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직

무창의성의 매개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직장역경을 극복하고 

직무열정으로 성과 창출을 위해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직무창의성을 매개변수로 실증적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분석결과 및 가설검증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 학문

적 및 실무적 관점의 시사점 등을 제시한다. 또한 국내 경제

활동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직장인의 ‘역경’ 연구는 연구 대

상의 차별성과 연구범위 확대 및 고도화 측면에서 학문적 가

치성이 있고, 선행연구에서 다소 부족했던 창업의도 간의 관

련성을 다루어봄으로써 실무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론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1. 자원보존이론

자원보존 이론(COR)*은 조직심리 및 인간 행동에서 인용되

는 이론 중 하나로 Hobfoll(1989)가 제안한 이론으로서 사람들

이 가치로 인식하는 것들을 확보, 성장 및 보호하기 위해 시

작되었다. COR은 부정적인 역경의 상황에서 고유한 자원이 

손실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나 손실될 때 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때 생존을 위해 자원을 확보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이

론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고난과 역경이 새로운 창의적 행동을 

수행하려는 성향을 자극할 수 있다(Hobfoll, 1989). 직장생활에

서 의도치 않게 유발하는 부정적인 사건과 상황, 직무스트레

스 등이 의미하는 소진에도 COR로 검증될 수 있다. 자원의 

손실과 자원의 지출에 따른 보유자원 부족 상황의 위협이 있

을 때 자원의 상태와 조건이 중시된다(Hobfoll et al., 2018).
Hobfoll(1989)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자원을 획득하려는 기본적 특성이며, 획득한 자원은 유지하거

나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람들은 의도치 않은 자원

의 손실을 인지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 부담으로 스트

레스가 증가, 직무 불만족 또는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때로는 

극도의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원 손실

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원확보의 노력을 통해 손실

된 자원을 회복하고자 한다(박지성·채희선, 2020).
COR 기반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확보된 자원의 손실을 

인식하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의 사고와 태도, 행동 즉, 직무만

족, 조직몰입, 직무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부정적

인 측면의 인식과 태도로 직무스트레스, 직무성과, 이직의도 

및 이직 등에는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Halbesleben et al., 
2014). Ng & Clercq(2021)은 직장에서 직원의 다양한 경험적 

관점에서 COR은 관련성이 높지만, 다양한 부문 및 환경요소

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열정적인 노력에 대한 제한된 규범적 

지원에 대한 직원 인식, 직무창의성 및 창업의도 사이의 연결

은 자원보존 이론에 영향이 있다(Hobfoll, 1989; Hobfoll et al., 
2018).

2.2. 직장역경

역경은 현재 부정적인 상황으로 일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

는 불리한 상황, 그로 인해 견디기 힘든 것, 외상 사건

(trauma), 디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상황이다. 또한, 목표하는 

일이 생각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불리한 상황, 생각

지 못한 사건 등이 직장생활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사회

적 역경 혹은 직장역경이라고 한다(Tugade & Fredrickson, 
2004). 역경의 유사어로 고통, 불안, 재난, 사고, 문제 등으로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역경을 특정 기간

의 상태 혹은 처해진 상황으로서 불운한 사건으로 통용된다

(Jackson et al., 2007; 최권호, 2021).
직장인들은 직장역경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일터를 떠난다. 

반면, 남아 있는 직장인들은 이로 인한 자원의 소진과 같은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Jackson et al., 2007; 
Strachota et al., 2003). 사람들은 한평생 스트레스 또는 역경에 

직면하고 극복해야 한다(Rutter, 1999). 사람들은 역경적인 삶

을 보완하기 위한 요소로 기업가적 행동을 활용할 수 있다

(Shepherd et al., 2022). 기업가적 행동은 기업가정신을 행동으

로 옮기기 직전의 과정으로 인식, 의도, 태도와 긍정적인 인

과관계가 있다(Fragoso et al., 2020). 직장역경을 대처하기 위

해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방법과 기회를 엿볼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인 직장생활과 환경은 파괴적 창의력을 내포한 

직무창의성을 촉진한다(De Clercq & Pereira, 2019). 정보와 지

식으로 통합된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고방식은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왕혁, 2022). 
직장인의 과중한 업무, 높은 수준의 과제, 시간적 압박 등으

로 유발되는 직장역경이 직원의 직무창의성 향상에 긍정의 영

향을 준다(Hon et al., 2013). 이는 직장 내 역경이 도전과 성취

감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되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직장역경 중 직무스트레스와 창의성 관련 연구에서 도전과 관

* 자원보존 이론(COR;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은 Hobfoll(1989) 박사가 제안한 인간 행동 유전학의 핵심인 생존을 위한 자원을 획득하고 보존해야 하는 
진화론적 필요에 기반하여 인간 행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동기부여 이론이다(Hobfoll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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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스트레스는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방해와 관

련된 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Wang-Biyin, 2021). 
한편, 직장역경은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부정적 

상황과 통제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환경적 요소인 직무불

안정성도 포함한다(MacDonald, 2010; Musa Abdul, 2021에서 

재인용). 또한 직무불안정성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는 직무불안정성은 끊임없는 경제활동과 연관

성이 있으며, 불안정성의 해결 대안으로 창업을 고려할 수 있

다(오희정, 2021). 따라서 직장역경이 창업의도에 긍정의 영향

을 추론할 수 있다.
직장생활에서 직무창의성 발현이 제한된다면 창업의도가 낮

아진다(Biraglia & Kadile, 2017). 이는 반대로 직무창의성이 발

현될 경우 창업의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직장역경이 직무창의성에 긍정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

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추론 결과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직장인의 직장역경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직장인의 직장역경은 직무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직무열정

직무열정은 개인적 성향으로 직무를 대하는 과정에서 자발

적으로 투자하는 시간과 정서적, 육체적 에너지로 Kahn(1990)
에 의해 개념이 최초로 학계에 도입되었다. 강태원(2019)은 

열정을 활력이 넘치는 긍정적인 감정과 의지를 표현한 태도

이며, 확고한 목표의식을 갖고 성취하려는 행동으로 정의하였

다. 또한, 직무수행에 있어 장애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

응하고 확고한 목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려는 에너지의 정도

로 정의하였다(Bignetti et al., 2021).
다수의 선행연구는 직장에서 열정의 개념을 탐구하고 실행

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에서 구성원 개인의 직업과 직무

에 대한 열정이 함양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직무열정은 개인

들의 성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Hill, 2002; Marques, 2007).
새로운 벤처창업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가적 열정

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Biraglia & 
Kadile,  2017; Kiani et al., 2020). 직장에서 개인의 자원을 감

소시키는 역경에서 직무열정이 높은 직원은 손실된 자원을 

회복하고자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Vallerand et al., 
2003). 직무에 대한 열정은 창업을 위한 사업기회 활동에도 

긍정적이며, 직무창의성과 위험감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Kiani et al., 2020).
강민정 외(2021)는 예비창업가 대상으로 한 직무열정과 창업

의도 간의 관계 연구에서 예비창업가의 확고한 목표의식, 성

취욕구와 도전의지의 직무열정은 창업의도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Biraglia & Kadile, 2017; Anjum et al., 2021; 강민

정 외, 2021). 개인의 직무열정은 역경으로 인해 감소되는 직

무창의성과 창업의도를 완화시키는 조절작용을 한다(Ng & 
Clercq, 2021). 한편, 확고한 목표의식을 갖고 장애물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려는 직무열정은 직무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강태원, 2019; Pollack et al., 2020). 
일을 대하는 직원의 열정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업무에 참여

하려는 동기 부족을 완화시킨다. 직원들은 문제 해결에 도전하

기를 즐기는 경향으로 과도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창의적인 행
동을 한다(Vallerand et al., 2003; De Clercq & Belausteguigoitia, 
2019).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추론 결과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직장인의 직무열정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직장인의 직무열정은 직무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직무창의성

직무창의성은 직장에서 개인 또는 조직원과 함께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문제 해결의 유용한 스킬

을 창출하는 역량을 의미한다(Liu & Shi, 2014). 창의성은 새

로운 제품개발이나 고품격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는 잠재력

이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이 있다(Shalley & Gilson, 2004). 
글로벌 경쟁 구도의 심화와 급변하는 산업생태계로 인해 다

수의 조직에서 직원의 직무창의성은 혁신과 성과 창출의 핵

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Sacramento et al., 2013). 이에 끊임

없이 성장하는 조직은 새롭고 독창적이고 가치있는 아이디어

의 생성하는 역량인 직무창의성을 촉진하고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Amabile, 1996).
직장인의 직무창의성은 직장역경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긍정의 영향을 미치게 하는 통로 역할도 있다. 또한 직장인은 

부정적인 역경적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는 직무창의성은 조직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Maimone & Sinclair, 2014). 따라서 직장역경이 직무창의성에 

긍정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남다른 직무창의성 역량이 있는 인재의 태도와 성향은 

창업에 대한 동기와 열망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다. 직무창의

성이 탁월한 직원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새롭게 구축할 기회

를 포착하고 창의적인 재능을 발현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특성도 더 높다(Feldman & Bolino, 2000). 경제성장에 있어 직

무창의성은 핵심적인 요소로서 독창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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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다는 의미로 일부 학자들은 직무창의성을 창업의도에 영

향을 주는 필수 요인이다(Bloom et al., 2013). 
직원은 현재 어려운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 참신하고 새로

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Maimone & Sinclair, 2014). 확고한 목표의식을 갖고 

장애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직무열정은 직무창의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강태원, 2019; Pollack et al., 2020). 
하지만 직무창의성이 직장역경과 창업의도, 직무열정과 창

업의도 간의 매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앞서 기술한 직장역경과 직무창의성, 직무창의성과 창업의도, 

직무열정과 직무창의성, 직무열정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다

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려해볼 때 직무창의성은 직장역경

과 창업의도, 직무열정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할 것으로 추

론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직장인의 직무창의성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직무창의성은 직장인의 직장역경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7: 직무창의성은 직장인의 직무열정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5. 창업의도

창업은 기존에 없는 조직을 새로운 방법으로 창조하는 과정

(Gartner et al., 1992)이며, 의도는 목적이 있는 의식적인 태도

가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Boyd & Vozikis, 1994). ‘창조

적 파괴’, ‘기업가정신’ 등의 키워드와 함께 널리 알려진 경제

학자 Schumpeter는 창업을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개발과 사업

을 도전하면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활동으로 설명하였다. 
또 그는 창업가는 “기존의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움을 창

조하는 창조적 파괴자”라고 정의하였고 창업의 핵심개념은 

창의와 혁신은 세상에 없는 과업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설명

하였다(Schumpeter, 1934; Croitoru, 2012에서 재인용). 
Bird(1988), Katz & Gartner(1988)은 창업에 대해 개인의 전문

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계획하는 태도와 생각

이 포함되어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창업은 계

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에 의하면 성공적

인 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창

업을 실행하기 전 단계로 “창업 행동을 수용 또는 적용하려

는 의도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창업의도 모델

이 활용되고 있다(Ajzen, 1991).
직장인이 퇴직 이후에 창업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창업가보

다 직장을 재직하면서 창업을 고려하고 경력을 축적하면서 

사전 준비하여 도전한 창업가가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의도치 않은 갑작스럽게 퇴직 이후 창업을 

도전한 창업가들이 오히려 33% 정도 실패 확률이 더 높았다

(Kritskaya et al., 2017; 임재성·양동우 2022에서 재인용). 창업

생태계 환경에서 창업하기 전에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

양한 직무 활동은 창업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 사이에서 긍

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직 과정에서 

취급하는 정보, 전문적 기술과 사업 역량의 경험, 관련 분야

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Yukongdi & Cañete, 2020).
미국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나이와 성장하는 창업가’ 연

구에서 “직장인 40대 이상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이 높은 

배경으로 재직 과정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과 전

문성 그리고 경험에 의한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의 경험”
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Azoulay et al., 2020).
직장인들은 조직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 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요구받고 있으며, 더 나은 변화와 혁신의 길

을 찾으려는 직무창의성이 창업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Biraglia & Kadile, 2017; 왕혁, 2022). 또한 직

장에서 부여된 직무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성공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려는 태도인 직무열

정이 창업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수의 연구에

서 확인하였다(Bignetti et al., 2021; Biraglia & Kadile, 2017; 
Anjum et al., 2021).
창업은 개인의 질적인 삶의 수준 향상과 폭넓은 유연성을 

제공해주는 근간으로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창업은 국가 및 

사회 전반의 전체적인 부와 개인의 부를 함께 증가시킨다

(Gielnik et al., 2020). 이처럼 창업의 활성화는 개인과 국가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이슈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창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산업생태계 격변의 시대에 마주하는 현대 직장인

들이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다. 역경으로 손실

되는 자원을 유지 또는 확보를 통해 지속적 경제활동을 기대

하고 있다. 이에 직장역경이 기업가적 행동과 관련된 창의적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이론인 Hobfoll(1989)가 제

안한 ‘자원보존이론’을 기반으로 직장인 대상으로 직장역경과 

창업의도 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그림 1>
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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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2. 변수의 조작적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직장인의 직장역경과 직무열정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과 직무창의성의 매개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소재 기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변수에 대한 설문

문항을 개발한 다음 실제 현장에서 측정 및 관찰 가능한 형태로 진

술을 구체화하는 조작적정의 과정을 거쳤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하는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2.1.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창업을 실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의 계획된 의도 또는 욕구의 정도’로 정

의하였다. 창업의도는 Liñán & Chen(2009)이 개발해 사용하고 

Douglas & Shepherd(2002), Ranga & Venkateswarlu(2019), 가혜

영(2019), 안은주(2021) 등이 활용한 측정 도구를 본 연구목적

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총 8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3.2.2. 직장역경

직장역경은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상사와 동료, 고

객들로부터 유발되는 부정적인 경험이나 사건(소통 부재, 폭

언, 폭행, 인격모독, 왕따, 직무배제, 낙인, 비판, 직원 및 고객

과의 갈등 등으로 출근이 꺼려지는 상황)으로 인해 개인이 느

끼는 고통이나 위협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직무역경은 

McLarnon & Rothstein(2013)이 WRI(Workplace Resilience 
Inventory)에서 개발한 평가도구로 Yanez(2019), 최권호(2021) 
등이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부합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2.3. 직무열정

직무열정은 ‘직장에서 부여된 직무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

고 성공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

려는 개인의 의지와 태도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직무열정은 

Vallerand et al.(2003)이 제안한 14개의 항목과 김민수(2017) 
등이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부합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2.4. 직무창의성

직무창의성은 ‘직무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새로운 방

식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는 

능력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직무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Biraglia & Kadile(2017)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총 8개의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직

장인 450명을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에 걸

쳐 웹(web) 기반 설문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응답 내용 중에 이상치가 발견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총 333개의 데이터를 최종 표본

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각 연구변수에 대한 조

작적 정의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 및 실증분석을 위해 SPSS와 AMOS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Frequency) 분석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변수 조작적정의 측정문항 출처

창업
의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창업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개인의 계획된 의도 
혹은 욕구의 정도

1) 종업원보다 기업의 창업 
2) 퇴직 후 취업보다 창업 고려
3) 실무경험과 직무 기술로 창업
4)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창업
5) 관심을 가지고 창업 정보 탐색
6) 비전이 보이면 창업
7) 철저히 준비해 창업
8) 기회가 주어진다면 창업

Douglas &
Shepherd

(2002)
Ranga &

Venkateswarlu
(2019)

가혜영(2019)
안은주(2021)

직장
역경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상사와 
동료, 고객들로부터 
유발되는 부정적인 
경험이나 사건으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고통이나 위협의 

정도 

- 나는 직장에서
1) 상사와의 갈등으로 출근꺼려
2) 동료와의 갈등으로 출근꺼려
3) 동료·고객의 위협,폭력
4) 동료·고객으로부터 문제 
5) 지지층의 존재없어 출근꺼려

Yanez(2019)
최권호(2021)

직무
열정

직무열정을 
직장에서 부여된 

직무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성공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려는 개인의 
의지와 태도의 정도

- 나는 직장에서
1) 현재 업무는 다양한 경험 기회
2) 현재 업무에 나의 역량이 필요
3) 현재 업무의 새로운 것에 감사
4) 현재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함 
5) 업무 경험들이 열정 견인
6) 현재의 업무 몰입이 열정 견인
7) 현재 업무는 미래에 도움이 됨 
8) 열정이 사라진 삶은 불가능

Vallerand et al.
(2003)

김민수(2017)

직무
창의성

직무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새로운 방식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통해 

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는 능력의 정도 

- 나는 직장에서
1) 새로운 방법과 생각으로 업무
2)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3) 창의성을 향상 아이디어
4) 독창성, 실용적인 아이디어
5)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
6) 기존 아이디어의 활용 및 개선
7) 기존 생각보다 새로운 방식
8) 새로운 생각의 홍보

Biraglia &
Kadile(2017)

<표 1> 변수의 조작적정의 및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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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으며, 기술통계(Descriptive) 분석을 통해 연구변수의 최저

값, 최고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 기술통계량을 확인

하였다. 둘째,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도출하여 측정도

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om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연구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연구

변수 간의 관계 및 연구가설의 법칙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을 구

축하고 AMO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다섯째, AMOS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연구가설의 채택과 기각은 유의수

준 p<0.05에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는 동일한 응답원으로부터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발생하는 동일방

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

라 Harman의 단일요인 검정방식에 의해 검정을 수행하였다

(Podsakoff et al., 2003). 주축요인 추출 방식으로 설정하여 요

인을 추출하고 추출할 요인은 1로 고정하여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제1요인 설명력은 36.935%로 총설명력의 절반에 미치지 

않으므로,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왜곡현상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분석

4.1.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2022) 6월 고용동향 보고자료를 바탕

으로 전체 취업자의 성별과 연령은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를 

고려하였으며, 기업유형별로 표본 수를 편의 할당하고 웹

(web) 기반 설문 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2개월간(2022년 6월 1

일∼7월 30일) 실시하였다. 총 450개의 데이터 중에서 이상치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333개 데이터를 SPSS와 AMOS
를 활용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결혼유무, 학력, 소

득수준, 재직기간 등 본 연구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4.1.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매개변수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는 <표 3>와 같다.
직무열정과 직무창의성의 평균값이 각각 4.75과 4.17로 상대

적으로 높은 변수군이며, 창업의도와 직장역경의 평균값이 각

각 3.87과 2.33으로 비교적 낮은 변수군이었다.
산업기술의 혁신으로 융복합화 및 급변의 환경에서 기업생

존을 위한 조직의 역동성이 커지면서 직장인들의 불안요인이 

증가되고 현 조직에서 인정받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

가됨에 따라 직무열정과 직무창의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

여진다. 반면에 창업생태계의 불안정성도 커져서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창업의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며, 역경적 상황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삶의 경험을 통해 불리한 환경에 맞게 삶을 조절할 

변수 요소
빈도수
(n=333)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성별
남성 168 50.5 50.5

여성 165 49.5 100.0

연령

29세 이하 45 13.5 13.5

30-39세 72 21.6 35.1

40-49세 81 24.3 59.5

50세 이상 135 40.5 100.0

결혼
미혼 105 31.5 31.5

기혼 228 68.5 100.0

학력

고졸 이하 56 16.8 16.8

2년제 대학 48 14.4 31.2

4년제 대학 163 48.9 80.2

대학원 이상 66 19.8 100.0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가족수
(본인
포함)

1인 57 17.1 17.1

2인 63 18.9 36.0

3인 73 21.9 58.0

4인 115 34.5 92.5

5인 17 5.1 97.6

6인 이상 8 2.4 100.0

소득수준
(월)

200만원 미만 17 5.1 5.1

200-400만원 미만 87 26.1 31.2

400-600만원 미만 101 30.3 61.6

600-800만원 미만 52 15.6 77.2

800만원 이상 76 22.8 100.0

직책

사원·주임 104 31.2 31.2

대리·과장 75 22.5 53.8

차장·부장 97 29.1 82.9

임원 34 10.2 93.1

기타 23 6.9 100.0

재직기간

10년 미만 116 34.8 34.8

10-20년 미만 91 27.3 62.2

20-30년 미만 83 24.9 87.1

30-40년 미만 40 12.0 99.1

40년 이상 3 .9 100.0

회사규모

창업기업(7년미만) 78 23.4 23.4

중소기업 89 26.7 50.2

중견기업 78 23.4 73.6

대기업 88 26.4 100.0

산업

제조업 103 30.9 30.9

ICT 46 13.8 44.7

유통(도소매) 32 9.6 54.4

서비스·음식업 69 20.7 75.1

금융·보험업 16 4.8 79.9

기타 67 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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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Pavlidis, 2009). 따라서 직장역경이 있더라도 현재 직

장에서 생계를 위해 직장역경을 표출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되어 직장역경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

로 보여진다.

4.2. 구성개념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은 특정한 가설을 설정하고 data에서 관찰되

는 관계를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기법으로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통해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검증

할 수 있다. 연구자는 관련된 지식이나 이론적 고찰의 결과를 

가설의 형태로 모형화하고 일부분 원소의 값을 제약하게 된

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관측하려는 변수와 잠재적 변수 간의 

요인부하량 측정과 모델 적합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

어 구성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측정하는데 많이 활용

되고 있다(우종필, 2015).
구성개념 타당성은 <표 4>과 같이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

성으로 검증할 수 있다. 집중타당성은 한 측정 방법의 측정결

과와 다른 측정 방법의 결과 간에 상관되는 정도로 잠재변수

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측정치 간에 높은 상관관계의 정

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잠재변수들

이 독립적으로 판별되는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구분 방법

집중
타당성

요인부하량·유의성
0.5〜0.95

(0.7 이상 적정)·0.05 미만

평균분산추출(AVE) 0.5 이상

개념신뢰도(C.R.) 0.7 이상

판별
타당성

AVE와 상관계수 비교
해당 변수 AVE
제곱근>상관계수

<표 4>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기준

평균분산추출(AVE)은 Fornell & Larcker(1981)가 제시한 개념

으로 표준화된 요인의 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합을 표준화

된 요인부하량의 제곱의 합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눈 값이

다. 개념신뢰도(C.R.)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을 표

준화된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눈 값

이다(Fornell & Larcker, 1981). 

4.2.1.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수의 개념이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

지 검정하기 위하여 <표 5>과 같이 내적일관성 방식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탐

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보한 29개 문항 4개 요인에 대하여 

신뢰성 분석을 한 결과, 8개의 문항이 탈락하였으며, 모든 변

수의 Cronbach's α 계수가 0.8 이상으로 확인되어 신뢰성 기

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2.2. 집중타당성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 집중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표 6>
와 같이 연구변수들의 구성개념은 모두 요인부하량이 0.5 이상

과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AVE)과 

개념신뢰도에 대해 살펴보면, 직무열정은 0.528와 0.848, 창업

의도는 0.516와 0.810, 직무창의성은 0.569와 0.840, 직장역경은 

0.548과 0.829로 각각 측정되어 모두 검증기준을 만족하였다.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창업의도 1.00 7.00 3.87 1.69 .034 -.94

직장역경 1.17 7.00 2.33 1.26 .807 -.32

직무열정 1.00 7.00 4.75 1.26 -.527 .13

직무창의성 1.00 7.00 4.17 1.34 -.18 -.49

<표 3> 기술통계 분석 결과(n=333)

변수
비표준
화계수

S.E. C.R.
요인
부하량

오차
분산

AVE
개념
신뢰도

직장
역경

직장역경5 1 0.835 0.64

0.548 0.829
직장역경4 1.039 0.054 19.121 0.871 0.508

직장역경3 0.972 0.051 18.931 0.864 0.472

직장역경2 0.93 0.055 16.899 0.799 0.725

직무
창의성

직무창의성6 1 0.811 0.296

0.569 0.840
직무창의성5 1.135 0.06 18.872 0.867 0.662

직무창의성2 1.039 0.059 17.736 0.831 0.711

직무창의성4 1.216 0.058 20.918 0.934 0.582

직무
열정

직무열정7 1 0.783 0.435

0.528 0.848

직무열정6 1.09 0.066 16.51 0.825 0.599

직무열정2 1.097 0.062 17.577 0.866 0.531

직무열정3 1.003 0.06 16.646 0.83 0.833

직무열정4 1.059 0.059 17.922 0.879 0.737

창업
의도

창업의도8 1 0.848 0.619

0.516 0.810
창업의도5 0.964 0.047 20.596 0.868 0.506

창업의도2 1.088 0.047 23.145 0.927 0.798

창업의도1 0.985 0.045 21.836 0.897 1.023

<표 6> 집중타당성 검증결과 

연구변수 최초문항 최종문항 Cronbach's α

창업의도 8 4 .935

직무역경 5 4 .864

직무열정 8 5 .921

직무창의성 8 4 .919

문항 수 29 21 8 문항 제거

<표 5>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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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판별타당성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판별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표 7>과 같

이 각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이 각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나 판별타당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직무열정과 직무창의성의 

상관계수가 0.603로 가장 크고, 창업의도 AVE제곱근이 0.718로 

가장 작으므로 이 두 수치를 비교한 결과, 창업의도의 AVE제곱

근 값이 더 크므로 각 구성개념의 판별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

연구변수 창업의도 직장역경 직무열정 직무창의성 AVE제곱근

창업의도 1 　 　 　 0.718

직장역경 0.158** 1 　 　 0.740

직무열정 0.296** -0.107 1 　 0.727

직무창의성 0.350** 0.126* 0.603** 1 0.754

<표 7>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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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상관분석 및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들의 법칙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표 8>와 같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본 연구모

형이 제시하는 모든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방향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며 연구가설의 방향과 모두 일치하고 있어 법칙타

당성도 충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독립변수들인 직장

역경과 직무열정은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음(-)의 관계로서 다

중공선성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독립변수로 

적절히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8>과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²과 AGFI, GFI, RMSEA 등은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설명하는 절대적합지수와 IFI, NFI, CFI, 
TLI는 기초모델에 대한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증분

적합지수가 검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표본의 

크기가 적정한 경우에만 조건을 충족시키는 을 제외하고 

본 연구모형은 권장되는 대부분의 적합도 충족기준에 부합함

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적합도지수 기준 측정결과

절대
적합지수

CMIN(d.f., p) p>.05
220.066

(113, p=.000)

GFI .9 이상 권장 .929

AGFI .9 이상 권장 .904

RMSEA
.1 이하 보통
.08 이하 양호
.05 이하 좋음

.053

증분
적합지수

NFI .9 이상 권장 .952

IFI .9 이상 권장 .976

TLI .9 이상 권장 .971

CFI .9 이상 권장 .976

<표 8>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결과 

4.4. 연구가설 검정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구축하고 AMO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 2>와 같이 인과관계를 분석하였

다.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등 매개효과는 AMOS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4.4.1. 직장역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장역경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표 9>과 같이 경로계수 0.22, C.R.
값 2.868로서 유의수준 p<0.05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의도치 

않게 마주하게 되는 직장에서의 고난과 역경은 직장생활을 위

해 극복하여도 끊임없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직

장생활의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경로 경로계수 S.E. C.R. p값 방향 검증

H1
직장역경→
창업의도  

0.22 0.077 2.868 0.004** + 채택

<표 9> 직장역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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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직장역경이 직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직장역경이 직무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표 10>과 같이 경로계수 0.22, 
C.R.값 4.545로서 유의수준 p<0.05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직장

역경이 자신의 한계를 넘는 조직의 높은 수준의 요구에 대해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유발되어 직무창의성을 발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경로 경로계수 S.E. C.R. p값 방향 검증

H3
직장역경→
직무창의성

0.22 0.048 4.545 *** + 채택

<표 10> 직장역경이 직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결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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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직무열정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열정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3를 검증한 결과, <표 11>과 같이 경로계수 0.234, 
C.R.값 2.386으로서 유의수준 p<0.05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일

시적으로 산업생태계가 안정되더라도 직장인의 고용불안정성

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창업에 대한 방향성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려는 강한 의

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경로 경로계수 S.E. C.R. p값 방향 검증

H2
직무열정→
창업의도

0.234 0.098 2.386 0.017** + 채택

<표 11> 직무열정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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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직무열정이 직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직무열정이 직무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표 12>과 같이 경로계수 0.22, 
C.R.값 .545로서 유의수준 p<0.05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직무

열정이 내포하고 있는 성장 욕구, 목표를 향한 진념 등에 개

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새

로운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방법 등이 작동하는 직무창의성

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경로 경로계수 S.E. C.R. p값 방향 검증

H4
직무열정→
직무창의성

0.22 0.048 4.545 *** + 채택

<표 12> 직무열정이 직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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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직무창의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창의성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5를 검증한 결과, <표 13>와 같이 경로계수 0.31, 
C.R.값 3.043으로서 유의수준 p<0.05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창

업 실행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독창성은 문제 해결 및 

새로운 개발을 위한 직무창의성은 창업을 위한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추정된다.

구분 경로 경로계수 S.E. C.R. p값 방향 검증

H5
직무창의성→
창업의도

0.31 0.102 3.043 0.002** + 채택

<표 13> 직무창의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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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직무창의성의 매개효과

직무창의성이 직장역경과 창업의도, 직무열정과 창업의도 간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6과 가설 7을 검증한 결과, 
<표 14>와 같이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각각 0.004와 0.009로 나

타나 모두 채택되었다. 완전매개 및 부분매개효과 여부는 경로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수준으로 판단하는 방법과 대안모형의 

설정을 통해 두 모형 간의 χ²(CMIN) 차이를 검증하여 판단하

는 방법 등이 있으며, 본 연구는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

정을 통해 완전매개 또는 부분매개 효과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는 직원의 직무창의성은 직장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아이디

어 창출을 통해 창업가로 전환에 중요한 경로로 판단되며, 개

인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

지를 투자하려는 직무열정과 직무창의성의 통합적 작용은 창

업의지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간접효과
유의성

매개효과 판단

H6
직장역경→
직무창의성→
창업의도

.168
.22*.236
=.052

.22 .004** 부분매개 채택

H7
직무열정→
직무창의성→
창업의도

.185
.667*.236

=.157
.342 .009** 부분매개 채택

<표 14> 직무창의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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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5.1. 연구결과

미·중 관계, 러·우 전쟁, 인플레이션, 산업의 급속한 변화 등 

글로벌경제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다. 그 영향

으로 고용불안정성과 직무에 대한 피로도에 대한 체감도는 

생각보다 크다는 견해가 많다. 이로 인한 직장역경으로 개인

의 자원이 소진되고 있는 직장인이 있는 반면에 위기를 기회

로 만들려는 직무열정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기대되는 시기

일 수도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직무열정이 직장역경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이용찬·유재원, 2016; Biraglia & Kadile, 2017; 
Soni & Bakhru, 2021; Bignetti et al., 2021; 김지윤, 2022). 그리

고 기업가정신, 열정, 직무창의성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열정

이 직무창의성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Biraglia & Kadile, 2017; 
Bignetti et al., 2021; 강태원, 2019). 한편에는 직장생활에서 의

도치 않게 부정적인 상황인 고난과 역경의 과정에 있다. 직장

인들은 직장역경으로 인해 육체적 피로감과 심리적 스트레스

를 호소하면서 이직이나 퇴직 후 창업을 고려하게 된다

(Shepherd et al., 2022). 직장역경에는 위험과 기회가 동반한다

는 인식이 필요하다. 직장역경은 극복하게 되면 경력의 기회

로 작용된다(Stolz & Weihenmayer, 2010). 불리한 조건의 역경

을 지속적인 생존과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 인식하고, 창조적 

자본의 한 형태로 사용하여 창조적 전술로 창의성을 발현하

게 된다(Suckley & Nicholson, 2018).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창의성이 발현된 직무경험과 기술력, 

기업가적 역량, 사회적 네트워크 등은 창업시장으로 성공적인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들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임재성

20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8 No.4

(Yukongdi & Cañete, 2020). 직장인의 창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는 사회 및 국가의 경쟁력에 기여 가능한 요인 및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장역경과 직무

열정의 직장인을 창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영향 관계를 탐구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역경은 재직자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에서 경험하

게 되는 다양한 부정적인 상황과 사건들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는 인식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경제활동의 대안으로 창

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직장역경이 직무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재직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역

경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새로

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는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직장역경에 

직무창의성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하게 작용되는 요

소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직무열정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열정이 높은 직장인들은 지속적 경제활동의 

대안으로 창업을 고려하고 사전에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직무열정은 직무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직무열정이 높은 직장인은 목표달성을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시간과 에너지

를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직무창의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창의성은 창업 전에 선행되는 의도나 

행동으로서 직무창의성이 높은 경우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개

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확인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직무창의성은 직장역경과 창업의도 간의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직원의 직무창의성은 직장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통해 창업가로 전환하려는 

창업의지에 중요한 경로임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직무창의성은 직무열정과 창업의도 간의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끊

임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과 창의적 아이디어는 창업에 대한 기회를 포착하는 계

기로 작동하여 직무창의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5.2.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하여 직장역경 및 직

무열정 요소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직장인의 직

장역경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직장인의 경력관리 경로를 확장에 기여하고 있

다. 
둘째, 자원보존이론 기반 연구모형과 가설을 통해 연구설계

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직장역경과 직무열정이 창의

적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신뢰를 

주고 있다. 창업활성화 측면에서 자원보존이론의 적용에 기여

할 수 있다.
셋째, 직장역경은 개인에게 불안정성을 초래함으로써 처해

진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창업기회를 탐색하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직무열정이 높은 경우 부여된 직무에 

쉽게 몰입하며 본인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넷째, 기업에서는 직장역경 완화 및 준비된 퇴직경로 과정

과 기능을 포함한 인적자원관리 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 또

한 창업관련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주도의 사내기업가 또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에 혜택을 주는 지원

을 확대하여 저변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표본의 선정 및 분석과정에서 몇 가지

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발전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설문지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동일방법

편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단일요인적 검증방식

으로 오류를 최소화하여 왜곡 현상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확

인하였지만 향후 응답자를 달리하는 조사 방법으로 보완하거

나 종단연구를 통해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

다. 
둘째, 직장역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실증연구임에도 불구

하고 직장역경의 유형을 광범위하게 통합적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직장역경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창업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무열정에 대한 변수도 긍정적인 측면의 열정과 부

정적인 측면의 열정으로 분리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분화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무와 열정을 

세분화하여 좀 더 미세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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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Workplace Adversity and Job-Related

Pass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Related Creativity

Lim, Jae Sung*

Abstract

In a workplace, workers exhaust their resources due to workplace adversity or acquire resources through job-related pa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onversion of workers to entrepreneurs and through what paths 
entrepreneurial intention is generated. To this end, the effects of workplace adversity and job-related pass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ere explored with workers in Korea. Also,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s of workplace adversity and job-related pass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the mediation of job-related creativity, this author attempted to derive the factors and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the conversion of workers to entrepreneurs. Analyzing 333 workers’ data acquired through online surveys with the 
statistical packages of SPSS and AMOS, this study has g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workplace adversity i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implies that workplace adversity that is 
negatively regarded is rather a crucial variable that increases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workplace adversity has positive(+) effects 
on job-related creativity. It means that job-related creativity is an effective factor to overcome workplace adversity. Third, job-related 
passion i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passion to concentrate on the resources secured is an 
important factor to elev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urth, job-related passion is verifi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job-related 
creativity. It implies that creative methods can be effective in achieving the goal. Fifth, job-related creativity i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Creativity is an intention or action that precedes starting up a business, and it is judged that high 
job-related creativity reflects high expecta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success in starting up a business. Sixth, job-related creativity is 
found to have mediating effects in correlation between workplace advers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eventh, job-related creativity is 
found to have mediating effects in correlation between job-related pass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means that job-related 
creativity is an effective factor to alleviate the adversity of workers and increase job-related passion in the process of becoming 
entrepreneurs.

Academically, there were few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adversity of workers in Korea. As this study targets office workers, it can 
be said that it is a differentiated study extending the range of subjects. Also, practically, it has been learned that negative workplace 
adversity, too,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positively. This is practically meaningful in terms of office 
workers’ career management because even in adverse situations that are negative, starting up a business through work experiences may 
work as an alternative.

KeyWords: Workplace Adversity, Job-Related Pass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Job-Related Creativity,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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