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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대학생의 창업 활동은 현대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창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시장에 선보이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

한,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롤모델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다중직렬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탐구하였다.

3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이라는 두 심리적 변수가 롤모델의 영향과 창업의지 사

이에서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롤모델의 존재와 그들의 성공 경험은 대학생들의 성장마인드셋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

며, 이는 창업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결국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강화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롤모델과의 접촉은 대학생들의 성장마인드셋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마인드셋은 창업과 관련된 도전과 실패를 학습

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한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셋은 창업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며, 그 결과 창업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화시킨다.

본 연구는 마인드셋 이론, 사회학습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하여 창업의지 형성의 복잡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롤모델의 

활용은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롤모델을 통해 창업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대학 창업교육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창업의지, 롤모델, 성장마인드셋, 창업자기효능감

Ⅰ. 서론

2023년 5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졸업 후 미취업 상

태인 '청년 백수'가 126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

계적인 경기침체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의 청년실업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해져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적 영향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청년들에

게 제공되던 전통적인 일자리 창출 경로가 점점 줄어들고 있

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창업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 및 

제도적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다(조한준 외, 2020).
청년 창업은 개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뿐만 아

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과 혁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종

운,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 창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

각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없고, 개인

적으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창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Bygrave, 1997). 더불어 창업은 단순

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기술 집약적 분야나 신성장 동력 분

야에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김향덕·이철규, 2018). 따라서, 대학생 창업은 청년 실업 문

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생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간 관계를 분석한다. 
창업과 취직 사이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업의지는 대학생에게 특히 중요하

다. 창업의지가 강한 대학생은 자신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관

리하고, 어려움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

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노력은 창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

며, 대학생의 실업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창업 활동의 지속성과 성공, 그리고 실업 

문제 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진주형·박병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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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 대학생과 청년의 창업의지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분석되어 왔다(Zhao et al., 2010; 
Ajzen, 1991). 지각된욕구, 실현가능성, 행동성향, 자기효능감, 
통제 가능성 등은 청년의 창업의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
현숙·백민정, 2012). 또한 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상황적 

요인도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김홍, 2012). 한편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통한 동기부여와 

기대감 증진이 지식과 자원 제공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조한준 외, 2020). 롤모델은 이러한 멘토링 과정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창업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롤모델은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주입하고, 창업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BarNir et al., 2011; Krueger et al., 2000). 
본 연구는 사회적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기반하

여, 롤모델, 성장마인드셋, 창업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창업의

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사회적 학습 이론의 ‘모
델링과 모방’ 개념(Bandura, 1986)은 대학생이나 청년의 창업

의지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사람들이 성공

한 창업자나 기업가를 롤모델로 보고 그들의 행동을 모방함

으로써 창업의지를 형성하거나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 창

업관련 직접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큰 청년이나 대학생에

게 이와 같은 롤모델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성공한 롤모델이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받으면 성장

마인드셋을 더 쉽게 형성할 수 있다고 연구되었으며(캐럴 드

웩, 2017), 자기효능감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성공이나 실패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기에

(Bandura, 1986). 이 세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창업의지에 복합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학습이론에 따르면, 롤모델은 개인의 행동, 역량, 그

리고 자기효능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86). 
롤모델의 행동과 성취를 관찰하고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개

인은 새로운 행동 패턴과 자신감을 개발한다(Bandura, 1986). 
이때 성장마인드셋(growth mindset)은 노력을 통해 능력이 발

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며, 이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Dweck, 2006; 이재열·하태관 2022).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 성장마인드셋은 능력과 지능이 노력과 

시간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중심으로 한다(Dweck, 
2006). 이러한 성장마인드셋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의지를 강화한다. 창업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창업과 관련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McGee et al., 2009). 이 두 

심리적 특성은 서로를 강화하며, 창업의지와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Drweck, 2006; 이재열·하태관, 2022). 따라서 롤모델, 
성장마인드셋, 그리고 창업자기효능감은 대학생과 청년의 창

업의지와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들로 볼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창업의지와 창업자기효능감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있으나(진주형·박병진, 2014, 정행로·양동우, 
2021), 롤모델의 영향이나 성장마인드셋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롤모델과 성장마인드셋이 창업의지나 창업자

기효능감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욱 미흡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창업의지를 높이고, 창업 

성공률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들 간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 제약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롤모델이 미치

는 영향과,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이 이 과정에서 어

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

다. 다중직렬 매개효과 모델을 적용하여 롤모델, 성장마인드

셋, 창업자기효능감, 그리고 창업의지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을 체계적으로 탐구한다. 창업 분야에서 롤모델과 성장마인드

셋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이

러한 변수들의 중요성과 작용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여 학문

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통해 창업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선, 그리

고 대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창업 지원과 교육 전략을 개발

하는 것과 같은 실천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대학생 창업의지

창업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다양한 경영 자원을 통합하

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

다(나영선, 2006). 이 과정은 높은 위험을 동반하며,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 그리고 확고한 창업

의지가 필요하다(Ajzen, 1991). 또한, 창업의 의미는 시대에 따

라 변화하며, 과거의 창업가는 특별한 존재로 간주되었지만, 
현대에는 창업이 일반적인 직업 경로 중 하나로 인식된다

(Carter et al., 1996; 황인규 외, 2013). 또한, 성공적인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김홍, 2012).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는 미래에 창업을 할 가능

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잠재적 창업가의 의지나 계획을 반영

한다(Crant, 1996). 창업의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와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김홍, 2012). 또

한, 창업의지는 잠재적 창업자가 자신이 미래에 창업할 가능

성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며, 이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할 때의 기본 토대로 작용한다(Krueger & Carsrud, 1993). 
따라서 창업의지는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적인 개념이다. 특히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개인의 경제적 독

립과 자기계발을 촉진하며,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Ajzen, 1991; Carter et al., 1996).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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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조한준 외, 2020; 이현경·이일한, 
2016).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인특성 중에서 창업에 대한 자

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

타났다(윤방섭, 2004). 또다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위험감수, 혁신성, 개인역량이 중요하며, 경력지향성에서는 자

율지향, 기술지향, 사업지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진주형·박병

진, 2014). 또한,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개인네트워크, 사회

적 인식, 창업정책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전공과 창업

교육 여부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홍정표, 2014). 사회문화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

로, 기업이미지, 대학의 창업문화,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이 창

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유연호, 2009). 이 외에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예를 들어 창업강좌나 창업자문

단, 창업한 졸업생의 네트워크 등도 창업의지를 높이는 데 기

여한다(유연호, 2009; 정연수·조동환, 2020). 더 나아가,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역할 모델, 그리고 준거집단의 영향력도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정연수·조동환, 2020). 
이러한 요인들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초기 단계에서 중요하다

고 분석되고 있다(이정원 외, 2013; Krueger & Brazeal, 1994). 
본 연구는 롤모델의 영향, 성장마인드셋, 창업자기효능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기존 창업의지 연구의 영역을 심화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창업 동기부여, 어려움 극복, 그리고 

창업 활동의 적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창업의

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대다수 기존 연구들은 창업자기효능감에 주요 초점을 맞추

고 있었으며(이재열·하태관, 2022; 조한준 외, 2020; 이현경·이
일한, 2016), 이는 창업 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잘 연구된 

영역이다. 그러나 롤모델과 성장마인드셋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장수진·정병규, 2022; Burnette et al., 2020). 더

욱이, 교육 및 학업성취도와 직장 내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생의 창업에 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이재열·하태관, 2022). 이러한 상황은 

청년 및 대학생의 창업의지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롤모델의 영향, 성장마인드셋, 그리고 

창업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창업의지에 대한 통합적 이

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2 롤모델의 영향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롤모델의 영향을 제시한다. 개인의 일상생활속에서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롤모델이라고 정의한

다(Kemper. 1968). 또한 롤모델은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고 배

우고자 하는 사회적 기준을 설정하는 집단이나 개인을 의미

한다(Krumboltz et al., 1976). 롤모델은 멘토와는 다르게, 반드

시 조언이나 지도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저 존경과 영감을 

주기만 해도 충분할 수 있다. 또한, 우상과는 달리 롤모델은 

노력을 통해 비슷한 성취가 가능하다고 여겨져야 한다

(Bricheno & Thornton, 2007).
롤모델의 개념은 Bandura의 사회적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소개되었다. 이 이론은 학습을 직접학습과 관찰학

습 두 가지로 분류하며, 직접학습은 외부 자극에 의식적으로 

반응을 강화해야 학습이 완성되지만, 관찰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단순히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Bandura, 
1986). 그리고 이러한 관찰학습은 인간 행동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며, 개별적인 직접 학습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면에서 

효율적이다(Bandura, 1986). 롤모델을 통한 학습은 학습자가 

롤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관찰학습의 대표적인 유형이다(Bandura, 1977). 이러

한 사회적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롤모델을 관찰함으로써 사람

들은 새로운 작업 방법과 기술을 익히고 주변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롤모델의 행동과 기술을 관찰하고 평가함으

로써,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작업을 얼마나 비슷하게 수행해

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Boyd & 
Vozikis, 1994).
롤모델은 멘토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롤모델은 

멘티가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이 보유한 기술, 지식, 태

도, 가치관, 노하우, 행동방식 등을 멘티에게 전달하며, 멘티

는 멘토를 모범적인 롤모델 또는 준거로 여기고 이를 따라가

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멘티는 롤모델의 행동과 

역량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점차 멘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

게 된다. 롤모델은 멘티에게 훌륭한 예시를 제공하고, 멘티의 

역량 향상과 전문성 획득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조한준 

외, 2020).
롤모델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족, 특히 부모의 창

업 경험은 개인의 창업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Shapero & 
Sokol, 1982).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 친척, 지인, 
또는 유명한 사업가들도 창업과 관련된 롤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같은 개인화된 매체의 

발전으로, 직접 만나기 어려운 유명인들도 롤모델로 인식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이주헌, 2023). 이러한 롤모델들은 잠재

적 창업가들에게 창업이 매력적인 커리어 옵션임을 알리는 

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Gnyawali & Fogel, 1994).
본 연구는 Bandura의 사회적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대학생의 

창업의지, 성장마인드셋, 창업자기효능감 간의 다각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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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장마인드셋

마인드셋이라는 용어는 '마음가짐'이나 '사고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성향이나 지적 능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인드셋은 개인의 생

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성공과 실패, 동기와 노

력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Dweck, 2006).
마인드셋 연구는 개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성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인식은 주로 

'성장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두 가지로 나뉜다. 성장마인

드셋은 지적 능력이나 성격이 발전 가능하다는 믿음을 기반

으로 하며, 고정 마인드셋은 이러한 능력이나 성격이 고정되

어 있다고 믿는다. 이 개념은 1980년대에 Bandura와 Dweck에 

의해 '암묵적 이론'이라는 모델로 처음 소개되었다(Dweck, 
2006). 이러한 마인드셋은 개인의 행동, 태도, 그리고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개인의 동기와 성취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최지연, 2022).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마인드셋은 개인의 목표 설정, 도전 

의욕, 실패에 대한 대처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Dweck, 
2006).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성이 
변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능력을 평가받는 상

황을 피하고 실패를 능력의 한계로 해석한다(Li et al., 2022; 
Dweck & Leggett, 1988). 이런 태도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게 하고, 실패 시 무기력과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성장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과 지성이 노력과 

학습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다(Dweck, 2006). 이들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고, 새로운 도전과 위험을 감수할 의

욕이 있다. 이러한 마인드셋은 학업, 직장, 심지어 사회적 성

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Dweck, 2006). 고정 마

인드셋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제한하며, 
장기적으로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Dweck & Leggett, 1988). 
그러나 성장마인드셋은 지속적인 학습과 능력 향상을 촉진한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어려운 문제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두드

러진다. 성장마인드셋은 개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한다(Dweck, 2006). 이는 

더 높은 수준의 도전을 추구하고 성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론적 배경을 통해 마인드셋이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다양

한 영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캐럴 드웩, 2017). 성장마인드

셋은 어려운 문제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선호한다(Blackwell et al., 2007; Hardin et al., 2013). 
이는 목표지향성과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uckworth 
& Seligman, 2005; 박병기·송정화, 2008). 고정 마인드셋을 가

진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고 능력에 대한 의

심을 느낀다(Dweck, 1986).
성장마인드셋은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 대학생

의 학습참여, 교사와 전문직의 직무열의와 전문성, 그리고 운

동선수의 그릿(Grit) 등이 성장마인드셋의 긍정적 효과를 다루

고 있다(최재수·오미경, 2018; 김예지·박성옥, 2021).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성장마인드셋이 더욱 중요시되며, 마인드

셋이 개인의 회복 탄력성과 위기 대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되었다(홍성철, 2021; 배창봉·김정희, 2020).
이러한 마인드셋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창업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창업자의 자기

효능감과 마인드셋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창

업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업자기효능감과 마인드셋 사이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4 창업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

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이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

음으로 정의되었다(Bandura, 1997). 
이 개념은 창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창업자기

효능감"이라는 형태로 확장되었다.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자

가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믿

는 능력을 의미한다(McGee et al., 2009). 이는 창업에 대한 자

신감과 확신을 불러일으키며, 창업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할과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나타낸다(Zhao et al., 2005). 이러한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가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공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할 믿음을 

나타내며, 이는 동기부여와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Bandura & Jourden, 1991). 이는 단순한 특성이 아니라 외부 

요인과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Lent et al., 1994). 합리적행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된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은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지 설명한다(Ajzen & Fishbein, 1980; Ajzen, 2002).
합리적행위이론은 사람들이 최대 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하

며, 계획된 행위이론은 행동 의도가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의 통제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Ajzen, 1991).
창업 분야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업자

기효능감은 개인이 기업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Shakir, 2019). 창업과정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되었다(Boyd & Vozikis, 1994). 창업자기

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하위 개념으로, 기업가가 새롭고 모험

적인 경영 환경에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

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가의 성격과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교육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도 개발할 수 있다고 알려

져 있다(송찬섭 외, 2020).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보상 환경과 연결되어 있

으며,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고 높은 성취감을 경험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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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패와 두려움에 의한 심리

적 스트레스와 패배의식에 시달린다(Wilson et al., 2007). 또

한, 동일한 상황에서도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

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창업의지가 높아

지는 경향이 있으며, 창업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위험과 

희생이 동반된다고 인식하여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McGee 
et al., 2009). 일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자기효

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그것을 달

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Gist & 
Mitchell, 1992).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 선택, 노력의 지속성, 그리고 인

내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로, 이는 인간 행동

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Chen et al., 
2004). 특히 창업 분야에서의 자기효능감, 즉 창업자기효능감

은 창업가의 성공 가능성과 지속성, 그리고 도전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

감 사이의 다중적인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그림 1> 연구 모형

유년기 시절 위인전을 읽으며 장래 희망을 설계하듯이 롤모

델은 그들의 성공 경험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

을 주며, 그로 인해 개인의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롤모델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있어 가족 

배경과 어린 시절의 경험은 기업가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Morris & Lewis, 1995). 창업 멘토링과 창업

의지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멘토링 과정

에서 롤모델이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 나타난다(조한준 외, 
202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롤모델의 유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임은미, 
2011). 최근의 연구에서는 롤모델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장수진·정병규, 

2022).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롤모델의 영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이 롤모델의 존재와 창업의 동기를 

단순 연결시킨 것과는 달리(Morris & Lewis, 1995), 롤모델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그 방식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이를 통

해 롤모델의 구체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

용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탐구를 제공하며, 롤모델의 특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의 공백을 채운다.
롤모델의 성공 경험과 과정은 개인에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 성장마인드셋의 형성에 

도움을 준다. 롤모델과 성장마인드셋의 관계에 있어 이전 연

구들에서는 롤모델의 이야기가 학생들의 성장마인드셋을 증

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Yeager 
et al., 2016, 2019; Lewis et al., 2020). 최근 연구에서는 롤모

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의 스토리가 대학생 및 대학원

생의 성장마인드셋 형성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Li et al., 2022). 롤모델의 스토리는 그들이 극한의 상황을 극

복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공한 인물로 묘사된다(Hong 
& Lin-Siegler, 2012). 이런 스토리들은 지적 능력이 노력과 함

께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독자들의 성장

마인드셋 강화에 기여한다(Li et al., 2022).

가설 2: 롤모델의 영향은 성장마인드셋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롤모델과 성장마인드셋을 독립적으로 다루

었으나(Li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연결성에 집

중한다. 이를 통해 롤모델이 어떻게 성장마인드셋에 영향을 

주는지의 분석을 시도하며, 롤모델의 특징이 성장마인드셋에 

끼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진행한다. 
롤모델이 제공하는 성공 사례와 경험은 개인에게 자신도 유

사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롤모

델과 창업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있어 개인이 롤모델을 관찰함

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창업에 대한 의지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Scherer et al., 1989). 또한, 롤모델의 중요성이 강조

되는 멘토링 연구에서는 롤모델이 창업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BarNir et al., 2011; 허미

영, 2014). 

가설 3: 롤모델의 영향은 창업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롤모델과 창업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가 명확히 탐구되지 않았다(허미영, 2014). 본 연구는 이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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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롤모델의 특성이 창업자기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성장마인드셋은 개인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화시킨다. 성장마인

드셋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보면 마인드셋은 창업의지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성장마인드셋은 창업의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재열·하태관, 2022). 연구에 따르면 

성장마이드셋은 기업가정신과 관련이 있다. 즉, 성장마이드셋

를 가진 사람들은 기업가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성장마

인드셋를 가진 사람들이 도전과 실패를 기회로 보고, 이를 통

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믿기 때문이다(Li et al., 2022). 

가설 4: 성장마인드셋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성장마인드셋은 주로 인사조직이나 교육심리 분양에서 일반

적인 성취동기나 학업성취와 연결하여 다루어졌으며(캐럴 드

웩, 2017), 창업 분야에서는 연구성과가 많지 않았다. 본 연구

는 성장마인드셋이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

을 둔다. 여기서는 성장마인드셋의 특성이 창업의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게 조사하며, 이러한 연결의 중요성을 확인한

다. 성장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므로, 창업과 관련된 도전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높아진다.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 간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장마인드셋이 학생들의 동기와 성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정 마인드셋에 비해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Dweck, 2009), 성장마인드셋과 자기효능감의 

상호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김복환 외, 2019)에서는 성장마인

드셋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있어서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이 창업 능력에 대한 

성장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나쁜 사업 성과나 창

업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경험한 후에 더 큰 창업자기효능감

을 가졌다(Pollack, 2012).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이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사람의 믿음을 반영하는 반면, 
마인드셋은 그러한 능력이 얼마나 쉽게 개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정을 다룬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마인드셋

과 자기효능감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실증적 관련이 있을 수 

있다(Li et al, 2022).

가설 5: 성장마인드셋은 창업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사한 성격의 변수인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 사이

의 연결을 이전에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며, 성장마인드셋의 특징이 

창업자기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롤모델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성장마인드셋이 형성되면, 
이는 창업에 대한 의지와 행동으로의 변환을 촉진시키는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자신의 롤모델의 

고난의 스토리를 읽는 것이 대학생들의 성장마인드셋을 높였

고(Shin et al., 2016), 대학생들(McIntyre et al., 2003)과 성인들

(Herrmann et al., 2016)의 학업 성적을 개선하였다(Du et al., 
2021). 학업 성적과 창업의지가 모두 개인의 능력, 노력, 의지

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마인드셋이 창업의지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유사성과 관련성을 지닌 마인드셋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면 지인 롤모델 노출 경험은 창업의지에 직접 효과

를 가지는 동시에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중요한 심리적 변수

인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통해 부분 매개

역할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가족 롤모델과의 

접촉은 창업의지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심리적 요인

을 통해서만 창업의지에 작용한다. 이는 완전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주형·박병진, 2014). 이는 마인드셋과 

자기효능감이 실증적으로 의미있는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음

을 고려할 때(Li et al, 2022) 성장마인드셋은 롤모델의 영향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가설 6: 성장마인드셋은 롤모델의 영향과 창업의지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다.

이전 연구는 롤모델과 창업의지의 단순한 관계에 주목했으

나(임은미, 2011), 본 연구는 성장마인드셋을 포함하여 이 관

계의 영향을 조사한다. 롤모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성장마인드셋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깊게 탐색하며, 이 

연결의 복잡한 구조를 분석한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은 개

인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의지를 형성하게 만든다.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창업자기효

능감은 창업의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연구되었고

(Krueger et al., 2000).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업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였고, 이러한 연구에서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사이에는 뚜렷한 긍정적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Newman et al., 2019). 이외에도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는 창

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은 높은 창업자기효능감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Wu & Wu, 2008; Santos & Liguori, 2019; 이현경·
이일한 ,2016, 정행로·양동우, 2021).

가설 7: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는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탐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더욱 세부적으로 조



대학생 창업의지에 대한 롤모델의 영향 분석: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8권 제5호 (통권89호) 23

사한다. 이 연구는 창업자기효능감의 구체적 특징이 창업의지

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집중하며, 그 중요한 요소들

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다른 가설과의 이해를 더하

여 대학생 창업의지에 대한 보다 깊이있고 다각적인 분석에 

기여한다. 롤모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높은 창업자

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향을 창업의 의지와 행동으

로 더욱 쉽게 전환시킬 것이다.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창업과 관련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창업자기효능감이 멘토링과 창업

의지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안태욱·
이인아, 2017; 김영태, 2019). 롤모델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창업에 대한 강한 동

기를 유발한다(BarNir et al., 2011).

가설 8: 창업자기효능감은 롤모델의 영향과 창업의지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다.

이전 연구들은 롤모델과 창업의지 사이의 연결을 직접적으

로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본 연구는 창업자기효능

감이 이 연결에서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살핀다. 특별

히, 롤모델의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과 

그 과정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를 분석한다. 롤모델의 긍정적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성장마

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이 동시에 강화되면, 이 두 가지 요

소는 롤모델의 영향을 창업의 의지와 행동으로 연결하는 주

요 경로가 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다수 연구에서 학습이나 수행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로, 학생들의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마인드셋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김숙인·신태섭, 2020). 운동선수의 마인드셋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성장마인드

셋이 운동몰입에 정(+)의영향을 주며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

가 있다고 하였다(이지우 외, 2022). 
이에따라 성장마인드셋,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

를 보면, 성장마인드셋은 능력과 지능이 발전 가능하다는 믿

음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창업의지와 창업자기효능감의 중요

한 선행 요소로 작용한다(Dweck, 2006). 이러한 성장마인드셋

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창

업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살펴보면, 창업자기효능감이 성장마인

드셋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재열·하태관, 2022).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자기효

능감이 학습이나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김숙인·신태섭, 2020).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성장마인드셋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즉, 성장마인드셋을 가진 개인은 창업자

기효능감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 높아진 창업자기효능감

은 다시 창업의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면 롤모델의 

성공 스토리나 경험은 개인의 성장마인드셋을 높이는데 영향

을 미친다(Shin et al., 2016). 이 높아진 성장마인드셋은 창업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며(이재열·하태관, 2022), 이 강화된 창

업자기효능감은 다시 창업의지를 높인다(김해룡, 2008). 따라

서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은 롤모델의 영향과 창업

의지 간의 관계를 다중직렬로 매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매개 역할은 자기효능감이 다양한 학습이나 수행 과정에

서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김
숙인·신태섭, 2020; 이지우 외, 2022).

가설 9: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은 롤모델의 영향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다중직렬 매개할 것이다.

창업 분야에 롤모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롤모델과 창업 간의 단순한 관계에 주목했

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직렬 매개 관점을 도입하여, 롤모델이 

어떻게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을 거쳐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지를 상세히 조사한다. 이로써, 롤모델의 영향이 

창업의지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다양한 변수와 상호작용하는

지를 규명하려 한다.

3.2 조사표본 선정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023년 5월 전국 대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300부의 유효 설문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인구 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N=300) %

성별
남성 100 33.3

여성 200 66.7

나이
10대 45 15.0

20대 255 85.0

지역

서울 78 26.0

경기도 80 26.7

6대광역시 75 25.0

기타 67 22.3

전공

인문사회계 109 36.3

이공계 113 37.7

경상계 39 13.0

기타 39 13.0

창업교육
있다 95 31.7

없다 205 68.3

전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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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3.3.1 롤모델의 영향

롤모델은 ‘사람들이 관찰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행동을 배

울 수 있는 대상으로, 이러한 행동이 강화되면 지속적으로 나

타나거나 재창조될 수 있다’로 정의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

해 Barnir et al.(2011), 진주형·박병진(2014), 조영조·이보영

(2016) 연구에서의 3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 

문항들은 ‘나는 주변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창업과 관련하여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이며, 해당 문항에 대해 5점 리

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3.3.2 성장마인드셋

성장마인드셋은 ‘개인의 능력과 지성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Pollack & Hoyt(2012), Burnette et al.(2020), 캐럴 드웩(2017) 
연구에서의 3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 문항들

은 ‘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창업 또는 사업 성공 능력

을 가지고 있고, 이 능력은 학습과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나의 창업 또는 사업 성공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내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이다.

3.3.3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에 대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

감.’로 정의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Zhao et al.(2005), 
Burnette et al.(2020) 연구에서의 5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

적으로 설문 문항들은 ‘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안

목이 뛰어나다고 믿는다.’, ‘다른 고객이 좋아할 새로운 아이

디어나 상품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믿는

다.’이다.

3.3.4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창업을 결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의지.’로 정의하였

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Linan et al.(2011), Haddad et al.(2021), 
배병윤(2022)연구에서 3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설

문 문항들은 ‘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창업을 진지하게 생각하

고 있다’, ‘창업은 졸업 후 나의진로의 중요한 선택지 중의 

하나이다.’이다.

3.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6, Process Macro와  AMOS 
26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측정 도구는 대체로 이전 연구에서 검증된 도구들을 

기반으로 하고, 이 연구에서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창

업의지 측정 도구를 수정하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SPSS 26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표본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

다. 다음으로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

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회전 방법으로는 베리맥스를 사용하였고, AMOS 26을 활용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델적합도와 관련 변인들의 타

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하여추출된 각 

요인별로 Cronbach’s alpha를 통해 신뢰도 검정(reliability Test)
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고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고, 매

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6의 PROCESS Macro를 사용

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더욱 명확하

게 그리고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매개변수들 사이에 상호 작용이 있다고 가정하여 다중직렬 

매개모형(serial multiple mediator model)을 분석하였다(Hayes, 
2013).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 복잡한 변수 간의 관계를 체

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연구 가설을 더욱 상세하게 검

증할 수 있었다. 

IV. 실증 분석

4.1 신뢰성, 타당성 및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제안된 각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

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성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고유값이 

1.0 이상이고 요인적재량이 0.6 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였다. 
분석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KMO 표본 적합도와 Bartlett
의 단위행렬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KMO 값이 0.899, 카이제

곱 값이 2327.327(유의수준 0.000)로 나타나 분석의 타당성이 

높았다. 부적절한 변수를 제거한 후 남은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 분석 

구 분
요 인

1 2 3 4
Cronbach's

Alpha

창업자기
효능감

자기효능감2 0.812 0.191 0.202 0.196

.868

자기효능감3 0.811 0.149 0.193 0.200

자기효능감5 0.740 0.256 0.193 0.174

자기효능감4 0.715 0.378 0.047 -0.034

자기효능감1 0.560 0.163 0.123 0.504

창업의지

창업의지3 0.200 0.842 0.153 0.158

.888창업의지2 0.315 0.804 0.199 0.185

창업의지1 0.369 0.770 0.214 0.222

롤모델의
영향

롤모델1 0.091 0.105 0.881 0.038

.841롤모델2 0.222 0.124 0.860 0.059

롤모델3 0.193 0.238 0.755 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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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롤모델의 영향, 창업의지, 창

업자기효능감, 성장마인드셋의 4개의 차원으로 요인이 확인되

었으며,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독립변수, 매개변수, 그리고 종

속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같은 방식의 설문조사로 수집할 경

우, 각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인위적인 공분산(artificial 
co-variance)에 의해 과장될 가능성이 있는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일방법편의의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주성

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성분의 설명력이 전체 설명

력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않으면 동일방법편의가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Podsakoff et al., 
2003). 본 연구에서 첫 번째 성분의 설명력은 23.631%로, 동

일방법편의가 본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되었다. 누적 분산은 73.669%이고, 모든 측정 변수는 0.6 이상

의 요인적재량을 보였다. 또한, 측정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를 사용하여 신뢰

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모든 측정 변수의 크론바흐 알파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χ²=192.586, 
df=71, RMSEA=.0076, CMIN/df=2.712, GFI=.917, CFI=.947, 
TLI=.932). 특히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평가하기 위

해서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 

신뢰도(compositereliability: CR)를 직접 계산하여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평균분산추출값의 경우 .500을 초과하고, 개념 

신뢰도는 .700을 초과할 경우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주요 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값은 .504에서 .663으로 

나타났고, 개념 신뢰도는 .747에서 .868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상관관계 및 확인적 요인 분석

구분 1 2 3 4

롤모델영향 1 　 　 　

성장마인드셋 .354** 1 　 　

창업효능감 .433** .585** 1 　

창업의지 .432** .518** .633** 1

평균 2.543 3.474 3.090 2.733

편차 1.038 0.743 0.829 1.062

평균분산추출값 0.567 0.504 0.569 0.663

개념신뢰도 0.796 0.747 0.868 0.854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

계를 조사하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먼저 독립변수인 롤모델의 영향은 매개변수인 성장마인드

셋(r=.354, p<.05), 창업자기효능감(r=.433, p<.05), 종속변수인 

창업의지(r=.432, p<.05)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다중공성선 검증에서 분산팽창지수(VIF)가 10보다 작

고(1.013~1.257), 공차한계(tolerance)가 0.10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0.795~0.988) 다중공선성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변수들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3>과 같다. 

4.2 연구가설 검증

가설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부트스트래

핑 방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재검증 평

가하였다. 이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창업 교육, 수도권 거주 등)을 통

제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

째, 롤모델의 영향이 창업의지, 성장마인드셋, 창업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둘째, 회귀

분석을 통해 성장마인드셋이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확인하였다. 이어서, 성장마인드

셋이 롤모델의 영향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와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표 4> 회귀분석 1

성장
마인드셋

창업의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가설 2 가설 1 가설 4 가설 6

통제변수 　 　 　 　

성별 -0.046 0.047 0.100 0.066

창업교육 0.047 0.067 0.080 0.047

수도권 -0.035 -0.066 -0.049 -0.052

독립변수 　 　 　 　

롤모델의영향β 0.351 0.415 　 0.268

B 0.251 0.424

SE 0.040 0.054

t 6.338*** 7.792***

매개변수 　 　 　 　

성장마인드셋β 　 　 0.508 0.416

B 0.726 0.595

SE 0.071 0.072

t 10.277*** 8.250***

R² 0.131 0.198 0.288 0.349

Adj.R² 0.119 0.187 0.279 0.338

F 11.098*** 18.242*** 29.857*** 31.526***

 

성장마인
드셋

마인드셋2 0.167 0.040 0.125 0.841

.726마인드셋3 0.079 0.278 -0.015 0.790

마인드셋1 0.462 0.244 0.292 0.528

아이겐 값 3.308 2.464 2.427 2.114

분 산(%) 23.631 17.603 17.338 15.097

누적분산(%) 23.631 41.234 58.572 7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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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모형 2)의 분석 결과, 롤모델의 영향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

다. 유의확률은 .000이며, 롤모델의 영향의 계수 β는 0.415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 2(모형 1)에 따라 롤모델의 영향이 성장마인드셋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

다. 유의확률은 .000이며, 계수 β는 0.35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 3(모형 5)의 분석에서는 롤모델의 영향이 창업자기효능

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

되었다. 유의확률은 .000이며, 계수 β는 0.41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4(모형 3)의 분석에서 성장마인드셋이 창업의지에 긍정

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유

의확률은 .000이며, 계수 β는 0.50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

설 4는 채택되었다.
가설 5(모형 6)의 분석 결과, 성장마인드셋이 창업자기효능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유의확률은 .000이며, 계수 β는 0.571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표 5> 회귀분석 2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의지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가설 3 가설 5 가설 7 가설 8

통제변수 　 　 　 　

성별 0.022 0.075 0.053 0.035

창업교육 0.097 0.104 0.031 0.014

수도권 -0.075 -0.055 -0.020 -0.026

독립변수 　 　 　 　

롤모델의영향β 0.414　 　 　 0.190

B 0.330　 　 　 　

SE 0.042

t 7.795***

매개변수

성장마인드셋β 　 0.571 　 　

B 0.638

SE 0.052

t 12.211***

창업자기효능감β 　 0.622 0.543

B 0.796 0.696

SE 0.059 0.063

t 13.564*** 11.043***

R² 0.204 0.362 0.405 0.433

Adj.R² 0.193 0.353 0.397 0.424

F 18.859*** 41.854*** 50.119*** 44.968***

 

가설 6(모형4)의 분석에서는 롤모델의 영향과 창업의지 사이

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첫 단계에서 롤

모델의 영향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가설 1 β=0.415, p<.001), 두 번째 단계에서는 

롤모델의 영향이 성장마인드셋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가설 2 β=0.351, p<.001).
세 번째 단계에서는 롤모델의 영향과 성장마인드셋을 독립

변수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때 성장마인드셋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β=0.416). 롤모델의 영향의 β값이 

감소하면서(모형2=0.415>모형4=0.268)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성장마인드셋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obel Test 결과(Z=5.692, p<.000)도 유의미하여 매

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가설 7(모형 7)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창업자기효능감이 창

업의지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창업자기효능감의 회귀계수 β는 0.622이며, 유의

확률은 .0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7은 채택되었다.
가설 8(모형 8)의 분석 결과를 통해 롤모델의 영향이 창업의

지에 미치는 경로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이 부분적으로 매개 역

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초기 회귀분석에서 롤모델의 영

향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가설 1
에서 확인되었으며(β=0.415, p<.001), 롤모델의 영향이 창업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도 가설 3에서 확인되었다(β=0.414, 
p<.001). 추가적인 매개회귀분석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β=0.543).
롤모델의 영향의 β값이 (모형 2=0.415＞모형 8=0.190)로 감

소하며,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기효능감이 롤모델의 영향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부분

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obel Test 
결과(Z=11.047, p<.001)도 유의하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직렬 매개효과는 여러 매개 변수가 순차적

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직렬 매

개효과의 복잡한 형태이다. 이는 기존의 단순 매개효과, 조절

된 매개효과, 병렬 매개효과, 그리고 일반적인 다중 매개효과

를 확장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다음 매

개 변수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연결되며, 마지막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 관계를 

통해 다중직렬 매개효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과정을 분석할 수 있어 어떤 변

수가 어떤 단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나 개입 전략을 결

정할 수 있다(이기봉·NP J 데이터 연구소, 2021).
<표 6>의 롤모델의 영향이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

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76으로, 부트스트

랩 신뢰구간(0.045, 0.114)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롤모델의 높은 영향이 성장마인드셋을 강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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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이러한 강화된 성장마인드셋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더욱 

긍정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창업의지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9는 채택되었다. 더불어, 대학생

들의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 사이의 총 간접효과는 

0.257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184, 0.338)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

감이 함께 작용하여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설 9의 다중직렬 매개효과는 채택되

었다.

<표 6> 부트스래핑 검증(가설 9)

효과 β SE LLCI* ULCI**

직접효과 0.167 0.050 0.069 0.265

총간접효과 0.257 0.040 0.184 0.338

R→G→I 0.073 0.024 0.031 0.124

R→E→I 0.107 0.027 0.059 0.166

R→G→E→I 0.076 0.018 0.045 0.114

R: 롤모델의 영향, G: 성장마인드셋, E: 창업자기효능감, I: 창업의지
*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가설 검증의 종합 결과를 보면, 롤모델의 영향은 창업의지, 
성장마인드셋, 그리고 창업자기효능감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장마인드셋은 창업자기

효능감과 창업의지에,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롤모델의 영향이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

기효능감을 통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는 롤모델의 영향이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

효능감을 각각 중개 변수로 사용하거나 이 두 변수를 연결하

는 다중직렬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창업의지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5.1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롤모델의 영향, 성장마인드셋, 그리고 창업자

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통해 롤모델의 영향이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을 거쳐 창업의지에 미치는 

다중직렬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 결과는 p-값, 신뢰구간, 그리고 부트스트랩 샘플링 등

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롤모델의 영향은 성장마인드셋과 창업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롤모델이 보여주

는 성공 사례는 성장마인드셋을 형성하게 도와주며, 이 마인

드셋은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인다. 높아진 자기효능감

은 결국 창업의지를 강화시키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롤모

델은 다중직렬 매개효과를 통해 창업의지에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롤모델은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심리적 자산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창

업 교육과 정책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성

장마인드셋은 창업 과정의 기초적인 심리적 자산으로 작용하

고, 이러한 형성 후에는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를 결정하

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구체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롤모델의 영향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사회학습이론과 일치하며, 
대학생들이 성공한 창업자나 멘토 등의 롤모델을 통해 창업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의지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롤모델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공한 창업자나 멘토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 특
히 학생들의 성별, 연령대, 학문 분야 및 창업 유형 등의 특

성에 맞는 롤모델을 선정하는 맞춤형 전략이 요구된다. 이렇

게 구체화된 롤모델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은 유사한 배경과 

경험을 공유하는 롤모델로부터 더 상세한 조언과 영감을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성장마인드셋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은 Dweck의 마인드셋 이론과 일치한다. 성장마인드셋을 

가진 대학생은 창업 과정에서의 실패나 어려움을 학습의 기

회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대학과 창업 교육기관은 학생들

에게 실패를 긍정적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장 마인

드셋 중심의 교육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실패 허용 문화의 

조성은 창업 생태계에서 중요하며, 이러한 문화를 지원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의 협력이 필요하다.
세번째,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롤모델의 영향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은 계

획된 행동 이론과도 관련이 있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는 의

지가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창업자기효능감은 대학

생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이 결과에 따라 창업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학생들

은 성공한 창업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창업 경험 학습, 창업 

커뮤니티의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실제 창업 기회 제공 및 

대학의 성공 사례 홍보, 그리고 지역 창업 생태계와의 협력을 

통한 현업 경험 지원이 필요하다.
네번째, 매개효과 분석 결과, 롤모델의 영향은 성장마인드셋

과 창업자기효능감을 통해 창업의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 이는 롤모델이 단순히 모티베이션을 증진시키는 것을 

넘어, 창업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자산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대학의 창업 교육은 이러한 매개효과의 중요성을 

커리큘럼에 반영하면서 롤모델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

의 성장마인드셋 및 창업자기효능감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주기적인 성과 모니터링과 다양한 배경의 롤모델 활용

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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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본 연구에서는 롤모델의 영향이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다중직렬 매개효

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롤모델의 영향이 단순히 창업의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롤모델의 영향이 단순 모티베이션

을 넘어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 증진으로 창업의지

에 큰 매개효과를 보이므로, 교육 방법론의 재검토, 효과적인 

멘토링, 실패 경험 극복, 실질적 창업 경험 강조 및 성장마인

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이 방향은 

창업 의지 증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롤모델의 다양한 중

요성을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주로 경제적 요인이나 사회적 네트워크에 

중점을 둔 창업 연구와 달리, 롤모델의 영향과 성장마인드셋

이라는 덜 주목받은 변수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롤모델의 영향, 성장마

인드셋, 창업자기효능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복잡한 상호작용

과 매개효과, 다중직렬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창업의지 형

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이론적 배경

을 통합하여 각 변수가 어떻게 창업의지에 작용하는 지와 이

런 작용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창업에 대한 새로

운 이론적 및 실용적 통찰을 제공한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연구방향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면서도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

과의 일반성이 제한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생활 환경, 경험, 
가치관 등은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연령대나 사회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에게 동일한 결과가 적

용될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투입된 창

업교육 이수 여부는 창업의지 뿐 아니라 성장마인드셋과 창

업자기효능감과 같은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들에도 중요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제변

수와 다른 잠재적인 영향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더 깊게 

탐구하며, 창업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론이 창업 관련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롤모델

의 영향과 성장마인드셋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창업 분야에 

특화된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기에 한

계가 있었다. 롤모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 교육학, 심

리학에서 이루어졌으며, 성장마인드셋은 교육심리학에서 주요

하게 다루어졌다. 이 두 주제는 각각 다른 학문 분야에서 독

립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창업 분야에서 둘을 함께 연구

하는 사례는 극소수 연구만이 진행되었다(이제열·하태관, 
2022). 미래 연구에서는 두 주제의 통합연구를 지속적으로 수

행함으로써 학문적인 틈새를 메워나가며, 새로운 연구 패러다

임과 혁신적인 접근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

구에서는 설문조사 방법과 제한된 문항 수를 사용하여 롤모

델과 성장마인드셋을 조사하였다. 이로 인해 응답자의 구체적

인 인식과, 다양한 변수들 간의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포괄적

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특히, 문항 수의 제한

과 정성적 평가의 미반영으로 인한 보다 정밀한 분석의 부재

가 연구의 주요한 제약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미래 연구에서는 문항의 다양화와 정성적 평가 방

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의 시점적 특성 때문에 시

간에 따른 변화나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패널 데

이터나 종단 연구를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

당성에 대한 깊은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사용된 설문지나 척도의 타당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적 학습이론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의 경우 특히 어른의 성별 또는 보상에 따라 모방학습

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이주헌, 2023). 성별, 연령, 
창업교육 여부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변수를 고려하여 모방학

습의 차이를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계획하며, 이를 통해 롤모

델의 이론적 배경과 연관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및 영향력

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창업 연구의 관점에서 대학

원생이나 비대학생의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

의 일반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외에도 인터뷰, 사
례 연구, 실험 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하여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패널 데이터

나 종단 연구를 통해 시간에 따른 창업의지의 변화나 롤모델

의 영향력을 추적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사용된 설문지나 척

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연구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이론적 배경을 통합하여 분

석하였으나, 추가적인 이론적 틀을 도입하여 더욱 풍부한 분

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을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그 상호작용에 대한 더욱 깊고 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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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s play a significant role in moder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articularly as a 
solution to the changing economic landscape and youth unemployment issues. Introducing innovative ideas and technologies into the 
market through entrepreneurship can contribute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social value. Additionally,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are shaped by various factors, making it crucial to deeply understand and appropriately support these 
elements. To this end, this study systematically explores the importance and impact of role models through a multiple serial mediation 
analysis.

Through a survey of 300 college students, the study analyzed how two psychological variables, growth mindset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mediate the influence of role model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presence and success stories of role models were 
found to enhance the growth mindset of college students, which in turn boosts thei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ultimately 
strengthens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exposure to role models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formation of a growth mindset among college students. 
This mindset fosters a positive attitude towards viewing challenges and failures in entrepreneurship as learning opportunities. Such a 
mindset further enhanc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thereby strengthening the intention to engage in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is research offers insights by integrating various theories, such as mindset theory and social learning theory, to deeply understand the 
complex process of form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Practically,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ollege entrepreneurship education. Utilizing role models can significantly enhanc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can strengthen students' growth mindset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by sharing entrepreneurial experiences 
and knowledge through role model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a systematic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various factors and their complex interactions that impac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It confirms that psychological factors like growth mindset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play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beyond mere information or technical education.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these psychological factors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whe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and 
programs related to college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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