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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Medical Institutions : Mediating Effect of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In-house Innovation & Start-up Contest and 

Moderating Effect of Support from a Dedicate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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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mong employees of med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we aim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In-house Innovation & Start-up Contes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upport from a dedicated organization.

Methodology/Approach: A survey was conducted on participants in the 3rd in-house contest held in 2023 at 
Granum Sinapis Center of Seoul St. Mary's Hospital. A total of 122 people responded to the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PLS-SEM(Partial Least Squares-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SmartPLS 4.0 
program. 

Findings: First, 'Corporate entrepreneurship' had an effect on 'Participation motivation in in-house contest'. Second, 
'Corporate entrepreneurship' had an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rd, 'Participation motivation in 
in-house contes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last, 'Support from a dedicated organization' had no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ractical Implications: Since the dedicated organization is in the early stages of operation, there may be no 
moderating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f follow-up research is conducted after the dedicated 
organization's system has been supplemented, the moderating effect may appear differently.

Keywords: Corporate Entrepreneurship,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house contest, 
Support from a dedicate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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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일반 기업환경 뿐만 아니라 보

건의료 환경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외형적 인프라 확

장에 치중하던 의료기관들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 

formation)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병

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넘어 지식재산권 출원부터 

기술이전, 창업, 투자,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아이디어 창출의 플랫

폼으로 거듭나고 있다[1]. 아울러 전 세계적인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신속한 신약 및 백신 개발

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비대면 의료(Telemedicine)에 대한 유용성이 입증되면

서, 이와 관련된 의료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치료기기

(Digital Therapeutics; DTx) 인프라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2]. 이와 함께 스마트병원이라는 패러

다임이 도입되며 기존 행정 프로세스를 단축시키고 절감

된 자원을 환자에게 더욱 집중시켜 의료진과 환자의 편의

를 높이는 쪽으로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3]. 이러

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사내 아이디어를 

단순 발굴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사업화와 분사 단계까지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ʻC-Lab(Creative 

Lab)ʼ을 들 수 있다. 이는 소수의 경영진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직접 구현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제도이다[4]. 이와 같이 사내기업가정신 연구는 

주로 벤처기업, 호텔 등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병원

은 일반기업과 달리 다원적인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

유의 위계적인 문화로 혁신을 이루기 어려운 조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혁신이 가장 필요한 조직이기도 하며 

혁신을 적용하기 어려운 양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5,6]. 따라서, 의료기관에서의 사내기업가정신이 경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크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사내 혁신·창업 프로그램 공모전에 참

가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내기업가적 

성향이 어떠한지, 이것이 사내공모전 참여동기와 조직유

효성에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측정하고 전담조직의 

지원이 사내기업가정신과 조직유효성 간 조절효과를 나타

내는지 경영학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내기업가정신

국가 경제 성장 및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기업

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지난 40여 년 동안 독자적

인 학문 영역으로 발전해 왔다[7]. 이후 2000년대 들어 

기업가정신은 사내기업가정신, 국제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파생되어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8]. 이 중 사내기업가정

신(Corporate Entrepreneurship)은 새로운 기회의 추구

와 건설적인 위험 감수, 혁신의 유용성을 실현하고 격려

하는 조직 프로세스로 보거나[9], 기업의 주어진 자원 혹

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과를 맺는 행위로 정의되기

도 한다[10]. 하지만 국내 사내기업가정신의 연구는 

2003년 처음 발표되어[11], 불과 20년 정도의 짧은 역사

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12]. 사내기업가정신의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발전 방향

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화두이

다[13]. 아울러 ʻ사내기업가정신 개념을 조직의 활동 차원

에서 어떻게 제도화 하고 운영·관리할 것인가, 이때 기

업이 직면하는 도전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ʼ는 사내기업가정신의 개념화 못지않게 중요한 연

구 주제이다[14]. 현재까지 국내·외 사내기업가정신 연

구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사내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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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의 사내벤처

1) 사내벤처

사내벤처는 연구 초창기 ʻ내부자원을 활용하여 신규사

업을 창출하는 사내 독립조직ʼ으로 정의되었다[15]. 광의

의 개념에서는 ʻ사내기업가정신의 구체적 활동으로, 독립

조직이 가지는 시스템·프로세스·실천의 집합ʼ으로 정의

되기도 하며 그 결과는 신규사업 창출부터 기회추구와 기

업의 생성, 혁신 촉진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16]. 이

처럼 사내벤처는 사내기업가정신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의료기관은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속 종사자들로 ʻ교직원ʼ이라는 특수성을 지니

고 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별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

는데 있어 독립된 활동과 스핀오프를 통한 창업-퇴사-재

입사 등의 절차가 다소 유연하게 보장되나, 병원 근무자

의 특성(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 직종으로 구성)과 

교직원이라는 특성상 본업을 중단하고 별도의 창업 활동

을 진행하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만

약 창업의 단계에 도달하더라도 교원은 법률적 근거

[18-20]에 의해 창업 겸직이 가능하나 직원의 경우 현재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한 조항이 명확히 없는 상황이다.

2) 겨자씨키움센터

서울 소재 C학교법인은 이러한 대학병원 종사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 소재 S부속병원과 공동으로 

2021년 2월 사내 혁신·창업 지원 조직인 ʻ겨자씨키움센

터ʼ를 정식 출범하였다[21]. 겨자씨키움센터는 겨자씨앗

과 같이 아주 작은 아이디어도 큰 나무로 성장시킬 수 있

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산하기관 전 

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ʻ혁신·창업 아이디어 공

모전ʼ을 시행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것이 실

제 병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오고 있다[22]. 

센터 내에는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조직(Seed 조직)인 ʻ운영지원단ʼ을 구성하여 아이디

어 공모, 팀 선발, 아이디어 구체화, 멘토링 지원, 제도적 

지원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3]. 공모전에 선발된 인원들은 6개월간 각 팀의 아이디

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

서 연구비, 멘토링, 사업계획서 작성법 코칭, 온라인 교

육, 팀별 네트워킹, 일정기간의 공가(공무 목적의 휴가), 

연구 공간, IT 기자재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후 중간평가

와 최종평가를 통해 선발된 상위 우수팀은 최종 결과발표

회(데모데이)에 진출하게 되며 입상한 팀들은 다음 해 각 

소속 기관의 사업계획에 정식으로 반영되는 혜택을 누리

게 된다[24-26]. 사기업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병원에서

의 본업을 유지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공모전 참여 활성화에 제한점이 될 수 있기에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혜택(상금, 인사평가 반영 등)과 프로

젝트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작업을 최소화(사업계획

서 중간 제출, 최종 제출 총 2회) 하여 참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3) 전담조직(seed 조직)

혁신 추구를 위해서는 이미 진행중인 기존 사업으로부

터 조직적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는 Druker[27]의 주장

처럼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구글은 ʻ창업가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던 초기의 

문화ʼ를 다시 정착시키고자 2016년 사내 인큐베이팅 프로

그램 ʻArea 120ʼ을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다양

한 아이디어를 프로젝트화 할 수 있도록 인력, 장소, 자금

을 지원한다[28]. 이는 아이디어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핵

심 인재가 이탈하지 않고 회사에 잔류하는 근간도 마련하

였다[29].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는 2012년 말 임직원들

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사내벤처 프

로그램 C-Lab(Creative Lab)을 공식 출범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ʻ창의개발센터ʼ라는 전담 조직도 동시에 설립하

였다[30]. 삼성전자는 사내기업가정신을 조직 전체에 확

산시키기 위해 <표 1>과 같이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였는

데 이는 Kuratko[31]가 제시한 사내기업가정신의 환경적 

특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Seed 조직을 강화시

켜 원래 의도한 대로 성장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환

경적 미비로 조직이 중도에 와해 될 가능성이 높다[32]. 

따라서 각 기업은 Seed 조직의 환경 조성과 전파 방식을 

자신의 환경에 맞게 구체화하여 사내기업가정신을 효과적

으로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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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전 참여 동기

기업가정신의 관점에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대표적

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창업공모전이다. 거시적인 관

점에서는 창업지원정책의 일부라 볼 수 있다. 학생을 포

함한 예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창업가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기도 한다

[34].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창업공모전 제도의 참여

는 참가자들의 창업의지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5,36]. 이는 단순히 공모전 그 자체의 참가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 지원)를 경험함으로써 실질적인 창업 과정에 도움

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업공모전에 참여동기는 전통

적인 동기이론을 근원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되었는데 

내적요인의 관점에서는 ʻ성취감ʼ이, 외적요인으로는 ʻ평판

도ʼ, ʻ금전적 보상ʼ, ʻ경력적 보상ʼ이 분석되었다[37-39]. 

4. 조직유효성

조직유효성이란 조직이 얼마나 유효한가, 즉 조직에서 

수립한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달성하였는지를 표현하는 

개념이다[40]. Dalton et al.[41]은 조직유효성에 대해 

정량적 평가지표와(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총매출액), 

정성적 평가지표(사기진작, 직무만족, 조직몰입)를 제시

하였다. 기업가정신 관점에서도 기업가적 지향성이나 조

직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 또는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2-44]. 조직유효성을 측

정하는 하위 구성요인들은 연구마다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으나, 경제적 지표보다는 주로 심리적 성과지표 차원에

서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45]. 겨자씨키움센터의 운영기

간은 이제 3년차로 아직은 재무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재무성과, 이직의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인 ʻ조직몰입ʼ과 ʻ직무만족ʼ 두 

변수를 측정하고자 한다[46,47].

1) 조직몰입

Allen & Meyer[48]는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소속

된 조직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며, 조직의 구성원

으로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욕구라 정의하였다. Wu & 

Norman[49]은 장기간에 걸쳐 구성원과 소속 조직에 상

호 의존적, 지속적인 유지 관계로 유지하면서 조직목표나 

가치를 수용하려는 신념, 소속 조직에 계속 남으려는 욕

망, 소속 조직을 위해 공헌하려는 자발적인 의도를 의미

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개인은 소속 조직에 애착을 두게 

된다고 보았다.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으로는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세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

내 연구에서는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은 그 측정 항

목들이 개념 타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

된 바 있다[50]. 이는 우리나라와 외국 간 조직 문화의 차

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51,52].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조직몰입의 측정 변수를 우리나라 조직 문화에 

맞는 정서적 몰입으로 사용하고자 한다[53,54].

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무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욕구의 

만족 정도 및 호의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55].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외부에 자신의 조직을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 조직 홍보의 기능도 겸할 수 있으며

No 요소 적용사례

1 제도적 지원 팀 구성 시 인력 지원(사내 리쿠르팅), 전문가 멘토링, 예산 지원

2 업무 재량권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자율권 부여

3 보상 체계 인센티브 보장, 사업 스핀오프 가능

4 시간 가용성 1년간 프로젝트 추진 가능

5 조직의 경계
사업부와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조직의 기본 인프라는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채널 구축

(조직간 경계는 명확, 소통은 유연)

* 황선호 & 신준석[33]의 연구를 토대로 재작성

<표 1> 삼성전자 C-Lab의 환경적 특성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Samsung Electronics Co. C-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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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조직생활의 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삶의 질까지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측정지표이기도 하다[57]. 이처럼 

직무만족은 조직 성과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20세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를 걸쳐 다양하게 연구되는 분야이기

도 하다[58].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연구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겨자씨키움

센터에서 주최한 ʻ2022년 제2회 사내 혁신·창업 공모전ʼ
에 참가한 대상자들 중 7명을 대상으로 1:1 개별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 IDI)을 진행하였다[59]. 그 결과 

참가자들의 성향·공모전의 참여동기·직무만족·조직

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통적으로 도

출된 주제를 토대로 측정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들을 선정

하였다. 각 변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공모전에 참가한 전 인원의 인식을 측정해 보고

자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사내기업가정신을, 종속변수로

는 조직유효성을 설정하였다. 매개변수로는 사내공모전 

참여동기를 설정하여 종속변수에 실제 매개효과가 있는지

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담조직의 지원이 사

내기업가정신에 어느 정도의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고안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이를 토대로 세운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H1) : 사내기업가정신은 사내공모전 참여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H2) : 사내기업가정신은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H3) : 사내공모전 참여동기는 사내기업가정신과 

조직유효성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4(H4) : 전담조직의 지원은 사내기업가정신과 조

직유효성 관계에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구성

1) 사내기업가정신

사내기업가정신의 구성차원에는 사내기업가정신의 구

성요인으로는 Miller[60]가 최초로 제시한 3가지 구성요

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3가지 요인이 보편적으

<그림 1> 연구 모형(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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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는데 후속연구에서도 그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61]. 학자에 따라 자율성, 경

쟁적 공격성 등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2

가지 요인은 측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62,63],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3가

지 요인을 사용하고자 하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각 5문항

씩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60,64,73-78].

2) 사내공모전 참여동기

선행연구에서는 공모전 참여동기의 측정으로 성취감, 

평판도, 금전적 보상, 경력적 보상 4가지를 사용하였다

[64]. 세부적으로 성취감은 개인의 내적동기를 이루는 요

인이고, 평판도, 금전적 보상, 경력적 보상은 외적동기를 

이루는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

인들이 실제 사내공모전 참여에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취감(5), 

평판도(5), 금전적 보상(4), 경력적보상(4), 총 18항목으

로 구성하였다[33,64,79-83].

3) 전담조직의 지원

김영대[65]는 대학생들의 창업공모전 참여 경험이 창

업의지에 조절효과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를 응용하여 겨자씨키움센터 내 전담조직에서 지

원한 사항들이 조직유효성에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측정

하고자 하였으며,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지원(5), 자금지원(5),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64,65,84-86].

4) 조직유효성

조직유효성에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두 가지 지표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조직몰입에는 Meyer&Allen 

[66]이 개발한 정서적 몰입 측정항목을 기반으로 후속 연

구에서 주로 사용된 8문항을 사용하였다[58,87-89]. 둘

째, 직무만족은 미네소타 만족설문지(MSQ: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67]를 기반으로 국내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5문항을 사용하였다[47,90,91]. 최종

적으로 총 설문 문항은 5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변수별 설문 문항과 참고문헌은 <별첨 1>에 명시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H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HYUIRB-202209-23-3). 본 연구의 

대상자는 C학교법인 산하 겨자씨키움센터에서 내부 구성

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ʻ2023년 제3회 사내 혁신·창업 

공모전ʼ에 선발된 24개팀, 총 124명의 참가자들이다. 공

모전에 선발된 인원들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최종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

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는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

된 설문지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2023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8명의 인원을 각 팀에서 무작위 선정하

여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후 회신된 의견을 토

대로 문항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수정 보완을 진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 경험과 소감이 가

장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종료 시점인 2023

년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본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는 적정한 최소 샘플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해 

G*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였다[68,69]. 구조모형

방정식은 변수 간의 ʻ관계ʼ를 검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 수치 비교를 하는 Ttests가 아닌 Ftests를 적용

하며, Statistical test 항목에는 2차 이상의 방정식 항이 

없고 다른 추가 변수들을 가변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Linear multiple regression : Fixed model, R2 

deviation from zero를 설정하였다. 효과크기는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 예측 변수의 수에는 종속변

수를 제외한 3개의 변수를 입력하였다. 이를 토대로 적정 

샘플사이즈는 99명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샘플 사이즈를 충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참가자 전

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내에는 연구책

임자의 정보, 연구목적 및 활용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동의서도 포함하였

다. 설문 배포 시점에 공모전 활동 중도 포기자 2명을 제

외한 122명의 인원이 프로젝트를 완수하였으며, 122명 

전원이 설문에 회신하였다.

4.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는 SmartPLS 4.0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분석 방법에는 PLS(Partial Least Squares)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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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CB(Covariance Based) 구조방정식은 정규분포를 필요

로 하지만 PLS 구조방정식은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있다. 또한 CB 구

조방정식은 각 잠재변수의 측정변수가 2개 이상이어야 하

지만(보통은 3개 이상으로 사용) PLS 구조방정식은 측정

변수가 1개 이상이면 분석이 가능하다. 표본수의 확보에 

있어서도 CB 구조방정식은 최소 표본수가 200표본 이상

은 되어야 하지만 PLS 구조방정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

본수가 작고(30∼100개) 모델이 복잡해도 식별에 큰 문

제는 되지 않는다. 또한, CB 구조방정식은 일방향 화살표

만 사용하는 재귀모델(Recursive Model)과 양방향 화살

표를 사용하는 비재귀모델(Non-Recursive Model)을 모

두 사용하지만 PLS 구조방정식은 일방향 화살표만 사용

하는 재귀모델만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검증과 대안 모형의 비교보다는 

각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예측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측면과 데이터가 정규성을 띄지 않는 비정규분포를 

보일 수 있기에 PLS 구조방정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70-72]. 

Ⅳ.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2>와 같다. 

성별은 남성 38명(31.1%), 여성 84명(68.9%)이며, 연령

No 항목 구분 N %

1 성별
남성 38명 31.1%

여성 84명 68.9%

2 연령

20대 9명 7.4%

30대 이상 44명 36.1%

40대 이상 55명 45.1%

50대 이상 14명 11.5%

3 학력

대졸 30명 24.6%

석사 재학 이상 60명 49.2%

박사 재학 이상 32명 26.2%

4 직종

의사  29명 23.8%

치과의사 2명 1.6%

간호사 42명 34.4%

약사 4명 3.3%

물리/작업치료사 9명 7.4%

치위생사 2명 1.6%

보건의료정보관리사 6명 4.9%

안경사 1명 0.8%

영양사 4명 3.3%

행정직 15명 12.3%

연구원 7명 5.7%

전산직 1명 0.8%

5
재직
연수

3년 미만 6명 4.9%

3년 이상~5년 이하 13명 10.7%

5년 이상~10년 미만 24명 19.7%

10년 이상~20년 미만 48명 39.3%

20년 이상 31명 25.4%

6 직책
관리자 36명 29.5%

실무자 86명 70.5%

합 계 122명 100.0%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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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0대 이상이 55명(45.1%)으로 가장 많고 30대 이상

이 44명(36.1%)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학력 수준은 석사 

재학 이상이 60명으로(49.2%)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는 병원 조직의 특성을 알 수 있었다. 직종 구성은 

간호사가 42명(34.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

며, 의사와 행정직 순으로 구성 비율을 차지하였다. 재직 

연수는 10년 이상~20년 미만 종사자가 48명(39.3%), 

20년 이상 종사자가 31명(25.4%)로 분포되어, 저연차 구

성원보다 고연차 구성원들의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직책 구성은 관리자가 36명(29.5%), 실무자가 86

명(70.5%)의 구성 비율을 나타내었다.

2. 내적 일관성 신뢰도 및 집중타당도

구조모델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측정모델의 신뢰

도와 수렴타당도를 살펴보았다. PLS 구조방정식은 계수의 

유의성검증을 위해 비모수적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한다.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5,000개로 설정한 뒤, PLS 알고리즘을 실행하

였다. 이 중 '금전적 보상'의 4개 설문 모두 외부적재치

(Outer loading) 0.7을 상회하지 못하여 측정변수에서 

제거하였다. ʻ금전적 보상ʼ을 제거한 후 다시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값은  모두 0.7 이상으로 바람직한 신

뢰도를 나타내었다. Dijkstra-Henseler's rho_A(ρA)는 

임계치인 0.7 이상으로 모든 잠재변수들이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신뢰도

(CR:Composite Reliability) 역시 임계치인 0.6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바람직한 신뢰도를 입증하였다. 마지막으

로 집중타당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균분산추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은 0.5 이상이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보는데 모두 0.6 이상을 상회하였

다. 종합적으로 본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은 모

두 내적 일관성 신뢰도 및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

단된다.

3. 판별타당도

반영적 측정모델의 판별타당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Fonell-Larcker criterion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

기서는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과 잠재변수 간 상관관

계를 비교한다. 잠재변수들의 기준치는 <표 4>와 같으며 

AVE 제곱근들이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중 가장 높

은 값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4.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

1) 결정계수(R2)

PLS 구조방정식에서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첫 

번째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R2값을 측정하였다. R2값은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예측정확성이 

높고 모델의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0.25면 약한 값

(weak value), 0.50면 중간 값(moderate value), 0.75

구분 Cronbach's α rho_A CR AVE

기준 0.6~0.9 >0.7 0.6~0.9 >0.5

혁신성 0.884 0.885 0.915 0.684

진취성 0.768 0.772 0.866 0.684

위험감수성 0.941 0.942 0.955 0.810

성취감 0.878 0.881 0.925 0.804

평판도 0.870 0.874 0.912 0.721

경력적보상 0.932 0.935 0.951 0.830

교육지원 0.931 0.935 0.952 0.831

자금지원 0.921 0.927 0.942 0.765

조직몰입 0.957 0.960 0.964 0.773

직무만족 0.943 0.945 0.957 0.816

<표 3> 내적 일관성 신뢰도 및 집중타당도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oncentrated validity)



병원경영학회지 제28권 제3호

76

는 큰 값(substantial value)으로 판단한다. 수정된 R2 

값에 따르면 사내공모전 참여동기와 전담조직의 지원은 

약한 값을, 조직유효성은 중간 값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구분 R2 R2 Adjusted

Moti 0.185 0.178

Supt 0.223 0.217

Org·E 0.615 0.602

<표 5> 구조모형의 결정계수:R2

(Determination coefficient of structural model:R2)

  

 

2) 효과크기(f2)

두 번째로는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잠재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효과크기(Effect size) f2

값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상 0.02는 작은 효과

크기, 0.15는 중간 효과크기, 0.35는 큰 효과크기를 의미

한다. 사내기업가 정신은 다른 3개의 변수에 대해 중간정

도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내공모전 참

여동기는 조직유효성에 큰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담조직의 지원은 조직유효성에 대한 효과크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설검증

가설검증 결과는 <표 7>과 같이 도출되었다. 

가설1(H1) : 사내기업가정신은 사내공모전 참여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Original 

Sample=0.430, p-value=0.000). 이는 사내기업가정신

이 직원들의 사내공모전 참여율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설2(H2) : 사내기업가정신은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Original Sample 

=0.366, p-value=0.000). 이는 사내기업가정신이 조직

유효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

한다.

가설3(H3) : 사내공모전 참여동기는 사내기업가정신과 

조직유효성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Original 

Sample=0.578, p-value=0.000). 이는 사내공모전 참

여동기를 통해 사내기업가정신이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4(H4) : 전담조직의 지원은 사내기업가정신과 조

직유효성 관계에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Original Sample=–0.020, p-value=0.728). 

단, 전담조직의 지원은 사내기업가정신과 직접적인 상관

관계(Original Sample=0.473, p-value=0.000)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어, 추후 연구모형의 재설정을 통한 후속 

연구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구분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성취감 평판도

경력적
보상

교육지원 자금지원 조직몰입 직무만족

혁신성 0.827 　

진취성 0.747 0.827 　

위험감수성 0.744 0.769 0.900 　

성취감 0.373 0.470 0.441 0.897 　

평판도 0.377 0.479 0.387 0.720 0.849 　

경력적보상 0.229 0.284 0.264 0.616 0.694 0.911 　

교육지원 0.460 0.537 0.527 0.571 0.550 0.460 0.912 　

자금지원 0.249 0.308 0.350 0.443 0.456 0.452 0.688 0.875 　

조직몰입 0.499 0.588 0.523 0.675 0.674 0.585 0.553 0.402 0.879 　

직무만족 0.490 0.535 0.508 0.631 0.534 0.461 0.393 0.274 0.790 0.903

<표 4>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Fonell-Larcker criterion)

구분 C·E Moti Supt Org·E

C·E 0.227 0.288 0.256

Moti 0.533

Supt 0.002

Org·E

<표 6> 구조모형의 효과크기:f2

(Effect size of structural model: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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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가설1(H1), 가설2(H2), 가설3(H3)은 채택

되었으며, 가설4(H4)는 기각되었다.

Ⅴ.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C학교법인 산하 겨자씨키움센터에서 시

행된 제3회 사내 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122명을 대상으로 사내기업가정신 성향과 이에 연관되는 

다양한 변수의 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연구 결과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모

전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사내기업가정신은 사내공모전 참

여동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공모전 참여자들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대

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내공모전 참여동기 

중 성취감, 평판도, 경력적 보상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이는 사내기업가정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

으로 다양한 공모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의지를 활

성화 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론을 나타내었

다[64]. 사내공모전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가 성취감을 

느끼고, 개인의 평판도에 도움이 되고, 경력적 보상이 충

분하게 이루어질수록, 즉 정교하게 설계된다면 이는 조직

유효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

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금전적보상은 통계적으로 유

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문조사를 시행한 곳이 

종교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응답자들이 금전

적인 질문에 대해 보수적으로 답변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

가설
Original 
Sample

Mean Stdv t-value p-value 결과

H1 (C·E → Moti) 0.430 0.435 0.103 4.185 0.000 채택

H2 (C·E → Org·E) 0.366 0.375 0.074 4.913 0.000 채택

H3 (Moti → Org·E) 0.578 0.569 0.077 7.528 0.000 채택

H4 (Supp → Org·E) -0.020 -0.031 0.058 0.348 0.728 기각

<표 7> 가설검증(Hypothesis verification)

<그림 2> 연구모형 분석 결과(Research model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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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직접적인 금전 보상 대신 간접적 

금전 보상 제도(해외 학회 및 연수 참가 지원 등)를 시행

하여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후속 연구를 진

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내기업가정신은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기업가정신이 높은 참가자

들은 조직유효성을 구성하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개인 및 부서의 업무에 

관심이 많기에 여러 가지 개선 아이디어를 낼 확률이 높

으며, 이 역시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개인의 직무

만족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내기업

가정신이 기업성과 및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

며 그 강도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다[43,44,92].

셋째, 사내공모전 참여동기는 조직유효성에 매개효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내공모전 참여동기

를 구성하는 4개 하위요인 중 ʻ금전적 보상ʼ의 집중타당도

가 유효하지 않게 나온 것은 공모전 참여자들이 금전적 

보상(상금)을 중시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

향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전적 보상 항

목에 낮은 점수를 기입한 응답자의 경우, 개인의 목표 달

성, 업무의 개선을 통한 환자 안전 향상, 의료기관에 근무

하는 종사자로서의 임하는 자세 등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사내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에는 

상금을 통한 외재적 보상 뿐 아니라, 참여하는 인원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이것이 실제 현장에 잘 적용

되어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에 기여했다는 내재적 만

족도를 강화하는 보상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추가적으로는 사내기업가정신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

계를 입증하는 선행연구들은 이미 다수 진행되어 왔으므

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새롭게 찾아내는 후

속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고종남[93]은 사내기업

가정신과 조직유효성 간 기술혁신을 매개변수로 하여 ʻ프
로세스 혁신ʼ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제시한 바 있

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를 새롭게 설정하여 조직유효성을 

강화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전담조직의 지원은 사내기업가정신과 조직유효

성 간 조절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조직의 지원이 조직유효성에 조절효과를 미치지 못한 부

분은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사

기업과의 의료기관 간 조직문화의 이질적인 특성이다. 사

기업의 경우 사내벤처 활동을 하게 되면 본업을 중단하고 

원내 창업 활동 조직에 귀속되어 해당 프로젝트에만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이기에 의료인이 본업을 중단하고 

별도의 창업·혁신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둘째, 소속 기관의 다양성이다. 겨자씨키움센터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모전에 참가하는 인원들의 소속 기관

(병원)은 서울(서초구, 여의도, 은평구), 의정부, 부천 등 

다양한 곳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거리에 따라 서울 소재 

병원 근무자들은 겨자씨키움센터에 방문하기 수월한 부분

이 있으나, 서울 외 지역의 근무자들은 센터의 방문 및 전

담조직 부서와의 접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근무지 특성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생

각하거나 적게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응답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전담조직의 

지원을 구성하는 하위변수인 교육지원과 자금지원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이 외에 영

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조직유효성에 대한 확장 연구가 필요하다. 

Campbell[94]은 조직유효성에 대한 지표로 심리적 지표, 

경제적 지표, 관리적 지표 세가지를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기상 측정 가능한 심리적 지표인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 두가지 요인을 분석하였다. 추후에는 사내 

공모전을 통해 도출된 각종 혁신 프로세스가 현장에 적용

되고, 이로 인해 변화되는 경영적인 성과(수익성 향상, 특

허출원 및 등록 수, 창업 횟수, 기술이전 건수, 각종 손실

의 감소 등)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경영적

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본 제도

가 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

다. Robert[15]는 사내벤처 운영에는 단기간의 성과를 기

대하지 않는 인내자금(Patient money)이 필요하고 즉각

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는 10∼12년 정도의 기다림이 있

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사내벤처 및 공

모전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

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경영진의 의지와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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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이 안정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다는 가정 

하에 정성적, 정량적 경영성과가 종합적으로 분석되는 후

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의료계 전체에 시사할 수 있는 학

문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둘째, 공모전 프로그램 설계시 고려할 대상군들의 확장

이다. 본 사내 공모전을 최초 시행하기 전에는 20∼30대 

저연령층 직원들과 실무자들 중심으로 지원이 많이 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연구결과 오히려 40∼50대의 

구성비율이 56.6%, 20년 이상 근속자들의 구성비율은 

2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차와 경력이 높

을수록 본인 업무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의

료기관의 특성상 대다수가 전문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력 수준 또한 대부분 높다는 조직문화의 특수성에 기인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의료기관에서 사내공모전의 

프로그램과 지원제도를 설계·시행할 때에는 전 직종,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겠다.

셋째, 사내 공모전은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상술하였듯 의료기관의 

조직문화는 생명을 다루는 특성상 위계적이고 경직된 경

향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사내 공모전 제도를 통해 부서 

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학교법인 산

하 부속병원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설문이 진행된 바, 특

정 조직문화에 기인하여 응답이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그렇기에 동일(또는 유사) 연구모형을 타 의료기관에 

시행하여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지 후속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전담조직의 지원이 조직유효성에 조

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다른 변수를 새로 설정하

여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측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

째, 전담조직이 운영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겨자씨키움센

터는 발족 3년차로 운영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과정 

중이므로, 그 측정 시기상 전담조직의 지원이 조직유효성

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분석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향후 운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접어드는 시점

에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사기업, 

호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국내 사내

기업가정신 연구에 의료기관을 최초로 분석하고자 했으

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들을 새롭게 조합하

여 구성함으로써 학술적 영역을 확장 시도했다는 점에 의

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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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기업가정신

(C·E)

혁신성

1. 나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한다.

Miller[60]
김정곤[64]
Zahra[73]
Sharma & 

Chrisman[74]
Lassen et al.[75]

윤용보[76]
정효진[77]
이석근[78]

2. 나는 더 나은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한다.

3.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한다.

4.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5. 나는 혁신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진취성

1. 나는 미래의 일을 생각하는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2. 나는 우리 기관이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우리 기관의 프로세스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나는 우리 기관의 미래에 대해 동료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5. 나는 동료들과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를 자주 한다.

위험
감수성

1. 나는 부서와 기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도에 도전할 수 있다.

2. 나는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해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3. 나는 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도전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4. 나는 프로세스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나는 안정보다 성장을 지향한다.

사내공모전
참여동기
(Moti)

성취감

1. 나는 성취감을 느끼고자 공모전에 참여한 이유도 있다.

이지용[33]
김정곤[64]

Amabile et al.[79]
Bakici[80]

Lakhani et al.[81]
Wasko & Faraj[82] 

정재훤[83]

2. 나는 공모전 참여를 통해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3. 나는 공모전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4. 공모전은 나 스스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회를 줄 것 같다.

5.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

평판도

1. 공모전에 참여한 것에 대해 다른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을 들을 것 같다.

2. 공모전 참여는 내 업무(부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3. 나는 내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공모전에 참여한 이유도 있다.

4. 공모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우수한 것 같다.

5. 나는 공모전에 참가하는 다른 팀 동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금전적
보상

1. 나는 공모전 수상시 지원되는 상금이 있어 참가했다.

2. 나는 공모전 참여시 지원되는 연구비가 있어 참가했다.

3. 공모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하다.

4. 공모전에 지원되는 연구비와 상금은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이 된다.

경력적
보상

1. 공모전 참여는 내부경력(직장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2. 공모전 참여는 외부경력(학회 등 대외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다.

3. 공모전 참여는 인사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

4. 공모전 참여는 상급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것 같다.

전담조직의
지원

(Supp)

교육지원

1. 공모전 제도는 내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곤[64]
김영대[65]

Zahra et al.[84]
Fis & Cetindamar [85]

Hornsby et al.[86]

2. 공모전에 참여할 경우 혁신·창업 활동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3. 공모전 제도는 원내 구성원들의 혁신활동 및 창업준비에 도움을 줄 것이다.

4.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면 아이디어 구현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다.

5. 공모전 제도는 아이디어 구현에 대한 실패를 줄여줄 것이다.

자금지원

1. 연구비 지원은 혁신·창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 연구비 지원은 혁신 활동 및 예비 창업 과정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3. 연구비 지원을 아이디어 구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4. 연구비 지원으로 인해 혁신·창업 활동에 관심이 높아졌다.

5. 혁신·창업 활동에 대해 기관의 예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직유효성
 (Org·E)

조직몰입

1. 나는 우리 기관의 미래와 여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걱정한다. 김지윤[58]
Meyer & Allen[66]
Mowday et al.[87]
Dalton et al.[88]

2. 나는 내 가치관과 우리 기관의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우리 기관의 구성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 나는 우리 기관에 대해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별첨 1> 설문 항목 및 참고문헌(Survey items and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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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는 우리 기관에 대해 소속감을 갖고 있다.

김진혁[89]
6.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기관의 직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7. 나는 우리 기관을 (직장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8.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계획이다.

직무만족

1. 나는 현재 맡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류은정[47]

Weiss et al.[67]
조수현, 양소희[90]

한봉주[91]

2. 나는 현재 맡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3. 나는 현재 맡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4. 나는 현재 맡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5.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현재 맡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