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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 방식에 따라 기업

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의 대상과 달리 전면 비대면 강의를 경험한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교육효

과가 높은 강좌 운영형태를 도출하고, 기업가정신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도 소재 종합대학의 재학생 552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시행하고 표본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대면교육과 비대

면 교육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원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여 교육 전·후 시점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육 강좌 운영형태의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이론 및 실습교육의 교육 전·후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 차이는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후 이론교육보다 실습교육

의 기업가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지의 교육 전후 차이 검증에서는 실습교육에서만 효과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 전·후 시점 차이에 따라 이론-실습의 강좌 운영형태의 반복측정 ANOVA 분석 결과는 교육 시점에 따라 이론-실습 강좌의 

기업가정신 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면 및 비대면교육에 따른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 차이는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창

업의지에서 비대면 교육의 효과만 교육 전·후 차이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 전·후 시점 차이에 따라 대면-비대면 강좌 

운영형태의 반복측정 ANOVA 분석 결과는 교육 시점에 따라 대면-비대면의 기업가정신의 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지 

효과는 비대면교육에서만 교육전·후 차이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이 적극적으로 창업과 관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실습수업의 양적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창업의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하여 수강생 각자의 역할 비중이 높은 비대

면 교육 방식이 창업의지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교육,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실습교육, 비대면교육

Ⅰ. 서론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과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생성

형 AI와 인공지능 로봇의 증가로 일자리의 감소 우려가 증가

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점점 중요

해지고 있다.
이로인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삶의 메타 기술을 

뛰어넘어 생존 기술로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일자

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촉매제로 인식되어, 정부에서는 매년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2024년 1
월에 공고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의 내

용을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99개 기관, 397개 사업이 3조 

7,121억 규모로 창업지원이 이루어진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업자를 양성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수

단으로 인식되면서 대학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이우진 외, 2013).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국내 대학에서는 창업선

도대학, 창업보육센터,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창업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과과정에 창업강좌를 편성·진행하

고 다양한 창업동아리 활동과 창업 경진대회 등 창업을 육성

하고 장려하는 대학 창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이성호 외, 2020; 김춘호·양동우, 2018).
특히 정부에서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산

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통해 대학 내 기업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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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창업은 대학들

이 지니고 있는 연구와 기술성과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의 개발을 넘어서 지

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지역과 국가 경제

의 발전에 중요한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경주·김은영 

2018; Good et al., 2019; Miller & Acs, 2017; Huang-Saad et 
al., 2017).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기준 기업가정신 강좌 

개설 대학 수는 전체 314개 대학 15,500개 강좌이며. 이론교

육 개설대학은 310개, 12,285개 강좌(79.3%), 실습교육은 226
개 대학, 3,215개 강좌(20.7%)였다. 즉 실습보다는 이론 교육 

비중이 크다.
또한 대면교육은 개설대학은 264개, 9,405개 강좌(60.7%)였으

며, 비대면교육은 228개 대학 6,095강좌(39.3%)였다. 즉 비대

면교육보다는 대면교육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업가정신교육은 현실을 바탕에 두고 현장 중심교육이 매

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교육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

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습교육이 필요하다(안태욱 외, 2022). 하지만 

위 현황대로 여전히 이론교육 비중이 크다.
또한 대면 교육이 비대면 교육보다 더 비중이 큰 것은 비대

면 교육보다 대면 교육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유추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비대면교육의 상황은 기존 교

육방식인 대면방식의 전통적인 교육에 관한 생각들을 크게 전

환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학교와 교실이라는 정해진 

공간 및 시간에 행해지던 기존 교육이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

나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정석환

(2021)은 비대면교육의 시행으로 인해 전통적인 학습환경, 교

사-학생 관계, 교육매체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혁명적인 패러

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별히 최근 대학에 주축을 이루는 학생들의 특징은 ICT 역

량이 뛰어난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이며 이들에게 적절한 

다양한 교육 방법 즉 비대면 방식 교육의 효과성에 관해 연

구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학은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위기의 시기

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사

회환경의 변화를 간과한 채 전통적인 교육 관행에만 집착하는 

것은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본연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디지털에 능통한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

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교육부에서 구분하고 있는 

강좌 형태인 이론 및 실습교육, 대면 및 비대면 교육방식이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Z세대를 대

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과거 전면 비대면 교육 환경을 겪어보지 않았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던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 

향후 기업가정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떤 강좌 운영 

형태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성

이 있다고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도출

2.1. 기업가정신 효과

기업가정신을 기업가적 기회를 발견하고 수익성 있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였고(Shane & Venkataraman, 2000), 기회

인식과 시장에서 우월적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기업의 획

기적인 성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Kuratko & Hodgett, 2001).
또한, 기업가정신은 개인, 조직 및 국가 차원에서 혁신과 경

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었으며(Gunzel-Jensen & 
Robinson, 2017),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경제 체제로의 전환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09).
기업가정신이 교육으로 개발될 수 있는 정신 또는 특성이라

고 하였으며(Kuratko, 2005), 국내·외의 문헌에서 공통으로 제

시하는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혁신성(Dess & 
Lumpkin, 2005), 성취욕구(김진수 외, 2009; 김용태, 2015), 위

험감수성(Keh et al., 2002), 자율성(김진수 외, 2009), 진취성

(Keh et al., 2002)이 있다.
기업가정신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창출, 시장 진입 및 기회 포착 등 기업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태도를 나타낸다(Rauch et al., 2009). 또한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전략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Lerner & Almor, 2002). 기

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요 소 개념 연구자

혁신성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행동하며, 새로운 자원들을 활용하여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Pittaway et al.(2009)

위험
감수성

불확실함 속에서 도전하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또는 행동

Dess & Lumpkin
(2005), 황보윤(2011)

진취성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경쟁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
Lumpkin & Dess

(2001)

자율성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일하고자 하는 욕구
Feldman & Bolino

(2000)
성취
욕구

어떠한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고자 하는 바람

이승재·황보윤(2010)

출처: 박미정(2024)

2.2.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앞으로 창업을 의식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

이며, 계획된 행동모델 이론은 이러한 창업행동의 선행과정으

로써 창업의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Wilson et al., 
2007). 창업의지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등에 의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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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 개인성향 및 경력환경과 부모의 역할모델, 그리고 

창업교육 등이 창업의지의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었다(김홍, 
2012). 이와같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련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요

인들은 창업의지에 다르게 작용하기도 한다(이우진 외, 2013).
창업의지는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기업 안에서 새

로운 사업 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며 창

업활동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기도 하다(Wu & Wu, 2008). 
기업가정신 교육이 학생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창업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Wu & Wu, 2008). 또한 

Solesvik(2013)는 창업에 대한 동기가 학생들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수준에 따라 창업의도에 매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우진 외(2013)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태도, 생각 그리고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2.3. 국내 대학의 기업가정신 교육 형태

대학(원)생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정규 교과와 비정규 교과로 

구분된다(교육부, 2022). 강좌 운영형태에 따라 이론형과 실습

형(체험형), 비대면(온라인)과 대면(오프라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교육부, 2022).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 공시 기준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교육 및 기업가정신 교과목을 

포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2022년
도 교육부 출처에서 최근 대학의 기업가정신 강좌 개설현황

을 살펴보면 2021년도 기업가정신 강좌 개설 대학 수는 <표

2>와 같이 전체 314개 대학 15,500개 강좌였으며 그중 4년제 

대학은 183개 대학의 9,975개 강좌였고, 전문대학은 131개 대

학의 5,525개 강좌였다.

<표 2> 전체 개설 기업가정신 강좌 수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대학 수 총계 평균 대학 수 총계 평균

전체 309 15,462 50 314 15,500 49.4

대학 178 9,463 53.2 183 9,975 54.5

전문대학 131 5,999 45.8 131 5,525 42.2

출처: 교육부(2022)

2.3.1. 기업가정신 이론 및 실습교육 현황

기업가정신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강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

면, <표 3>과 같이 2020년도 이론교육 개설대학은 307개, 
12,228개 강좌(79.1%), 실습교육은 215개 대학, 3,234개 강좌

(20.9%)였다. 2021년도 이론교육 개설 대학은 310개, 12,285개 

강좌(79.3%), 실습교육은 226개 대학, 3,215개 강좌(20.7%)였다.

<표 3> 이론 및 실습 기업가정신 강좌 수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대학 수 총계 평균 대학 수 총계 평균

이론
교육

전체 307 12,228 39.8 310 12,285 39.6

대학 178 7,924 44.5 182 8,329 45.8

전문
대학

129 4,304 33.4 128 3,956 30.9

실습
교육

전체 215 3,234 226 226 3,215 14.2

대학 119 1,539 132 132 1,646 12.5

전문
대학

96 1,695 94 94 1,569 16.7

출처: 교육부(2022)

2.3.2. 기업가정신 대면 및 비대면교육 현황

기업가정신 비대면교육과 대면교육 강좌의 운영현황을 살펴

보면, <표 4>와 같이 2020년도 대면교육 개설 대학은 237개, 
7,954개 강좌였다. 2021년도 오프라인(대면)교육 개설 대학은 

264개, 9,405개 강좌였다.

<표 4> 비대면 및 대면교육 개설현황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대학 수 총계 평균 대학 수 총계 평균

대면

전체 237 7,954 264 9,405 12,285 39.6

대학 118 4,478 140 5,342 8,329 45.8

전문
대학

119 3,476 124 4,063 3,956 30.9

비대면

전체 227 7,508 228 6,095 3,215 14.2

대학 149 4,985 152 4,633 1,646 12.5

전문
대학

78 2,523 76 1,462 1,569 16.7

출처: 교육부(2022)

2.4. 교육형태에 대한 연구

2.4.1.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교육부에서 구분하고 있는 교육 과정의 유형은(산학협력 실

태조사 지침 기준)으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나누어진다.

<표 5> 교육 강좌 유형

구분 내용

이론교육
강좌내용의 50% 이상을 창업환경이해, 창업기회탐색, 창업경영 
이해, 창업분야특화 등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좌

실습교육

강좌내용의 50% 이상을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시뮬레이션,
R&D·시제품제작, 창업경진대회 참가, 창업·벤처기업(박람회·전시
회) 현장 견학, 창업·벤처, 기업 인턴십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된 
강좌

출처: 교육부(2022) 대학창업운영가이드 

창업에 대한 이해와 창업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기업가정신(창업) 이론교육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교육에서 이론교육은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 창업지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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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창업과 관련 정보를 일반적인 강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 안태욱 외(2022)는 기존의 기업가정신의 이론교

육에서는 창업 절차나 창업가적 특질과 성향, 창업 의무, 창

업 리스크 등으로 교수자 중심으로 전달하는 수동적 교육 방

법으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업가정신교육은 현실을 바탕에 두고 현장 중심교

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교육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습교육이 필요하다(안태욱 외, 2022). 
기업가정신 교육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

론교육에 대한 양적인 증가에 집중되어 있고, 체험, 실습을 

통한 실무적인 실습교육은 다양하지 못하고 대학에서 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안태욱 외, 2022). 최종인·양영석(2012)
은 실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업실습 훈련을 하기 위

해서 창업 단계별 워크시트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일한 외(2009)는 5개 창업대학원의 실습교육을 멘토링, 현

장실습, 인턴십, 역량 강화, 졸업논문,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경진대회, 포스터 발표, 로켓 피치 대회로 구분하여 연구하기

도 하였다. 대학창업교육이 지속적으로 계획되고 구축되었지

만, 여전히 대학 교과과정에서 실습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

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인 진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문인

력, 인프라, 교과과정 등이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혁신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창업과정의 특성

으로 인하여 다수의 학자는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

과 창업실습교육을 동일시하거나 혹은 창업실습교육을 가장 

효과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제시하고 있다(한정희·김정호, 
2013; 신혜성·안윤영, 2015). 
기업가정신이 훈련할 수 있는 것이며(한정희·김정호, 2013, 

강경균, 2017, 정선영 외, 2019, 정대율, 2021), 특히 창업 교육

을 통해서 기업가정신이 효과적으로 함양될 수 있다(한정희, 
김정호, 2013; 정선영 외, 2019). 그 이유는 창업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자신의 태도나 협동, 또 그 안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혁신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기업가정신을 보다 깊이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

이다(김규동, 2018; Gartner, 1988).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습 및 이론교육에서 기업

가정신교육의 효과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교

육 시점(교육전, 교육후)에 따라 기업가정신교육 이론 및 실습

의 강좌 운영형태의 기업가정신 효과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이론 및 실습교육 방식에 따라 기업가정신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1: 이론교육에 따라 기업가정신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

가 있을 것이다.
 H1-2: 실습교육에 따라 기업가정신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

가 있을 것이다.

H2: 이론 및 실습교육 방식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1: 이론 교육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

가 있을 것이다.
 H2-2: 실습 교육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

가 있을 것이다.

2.4.2. 대면교육 및 비대면교육

전통적인 면대 면 교육은 교사 중심의 교수 방법을 채택하

고 교사와 학생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학교라는 공

간을 공유하며 동시적 수업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진다(정석

환, 2021).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부는 비대면교육의 개념을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실시간 화상

교육 등의 동시적 수업 및 비동시적 수업’으로 제시하였다(교
육부, 2020). 
비대면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수업을 동시적/비동시적으

로 공유하며, 물리적인 공간은 분리할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하

도록 디지털 기술을 수업에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

원하는 교수-학습 체제이다. 
정석환(2021)은 코로나19로 시작된 전면 비대면교육의 상황

은 기존 교육방식인 전통적인 대면교육에 관한 인식을 획기적

으로 변화시켰다고 하였으며 학교라는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

진 시간에 행해지던 기존의 교육이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정석환

(2021)은 비대면교육의 시행으로 인해 전통적인 학습환경, 교

사-학생 관계, 교육매체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혁명적인 패러

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비대면교육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의사소통의 동시성 

여부에 따라서 실시간 교육과 비실시간 교육으로 나눠진다(교
육부, 2020; Simonson et al., 2008). 
비실시간 교육은 사전 녹화된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교수가 수업을 위한 강의 영상자료를 

학습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

게 수강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부

터 교육 현장에서 수업은 대부분 녹화 동영상 수강의 형태로 

운영되었다(정한호 외, 2020).
실시간 화상수업 형은 ZOOM, MS Teams, Webex, 메타버스 

등의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교수와 학

생이 대면교육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비대면교육에서 교수학

습 활동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원격교육 환경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업의 재

설계 활동이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는 분야가 메타버스이다.
메타버스는 정보와 통신 기반의 ICT 교육 활용하는 미래의 

교육방식으로 학습 동기뿐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등

을 증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었다. 
신지희·정동훈(2022)은 메타버스(Metaverse)는 4차 산업혁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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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교육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관

련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 요인은 크게 9개(학습 실재감, 
만족도, 몰입감, 4C 역량, 상호작용, 이해도, 정서적 요인, 매

체 활용 효능감, 메타버스 이용동기)로 분류되었으며 메타버스

는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하며 더불어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학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효과적인 교육방식은 학생들에게 초기 흥미를 불러일

으켜야 하며, 최종적으로도 지속적 흥미를 느끼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스스로 선택에 의한 경험이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성과를 주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이혜림·양석준, 
2022).
박혜자(2020)는 온라인 교육이 미래역량 기반의 교육체계 전

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였고 온라인 학습은 

학습 정보와 교육내용을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어 교육 관리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강조하였다. 비대면교육

은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합한 학습 방식과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비대면교육 서비스 품질을 강화함으로써 높

은 학습 전이를 통한 교육성과를 향상할 수 있다. 전성주·유
효현(2020)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학년, 학습몰입, 자기 주도성이 의미 있는 변

인이라 하였으며 자기 주도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

석한 바 있다. 또한 김연정·노병수(2012)는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업 의지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박미정·이철규(2021)의 연구에서도 비대면교육에

서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이며 기업가정신 과목의 목표

인 창업 의지의 향상으로 연결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대면 및 비대면교육에서 기업가정신교육

의 효과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업가정신 교

육의 전후 시점과 대면 및 비대면의 강좌 운영형태의 상호작

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대면, 비대면 교육 방식에 따라 기업가정신 효과에 교

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1: 대면 교육에 따라 기업가정신 효과에 교육 전·후 차

이가 있을 것이다.
 H3-2: 비대면 교육에 따라 기업가정신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 대면, 비대면 교육 방식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1: 대면 교육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

가 있을 것이다.
 H4-2: 비대면 교육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설 도출에 따라 연구 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모형의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2.5. 코로나 펜데믹

2020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차음 확인된 SARS-CoV-2의 감염증인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펜데믹 증 세계적 범유행으로 격상시겼다(위키피디아, 2024).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펜데믹 기간은 2023년 5월 

한국 정부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6월부터 격리를 해제하

였다. 코로나19의 현실에서 현장의 교원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를 통하여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적응했고(정석환, 
2021) 학습자들도 혼란스럽고 막연히 불안했던 상황을 극복하

고 변화된 비대면 교육의 현실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이제 코

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종료되었으나 그간의 경험에서 온라인 

교육의 활용과 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깨

달았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방식은 기존 교

수법을 개선하여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활용한 대안을 찾아 

적용하고 제공해야 한다(안영미·안영란, 2023). 정석환(2021)은 

막연히 전통적 면대 면의 교육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견해는 

더 이상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비대면 

교육의 일부 문제점을 확대해석하여 교육적 효과성을 부정하

는 견해 또한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본 연

구의 대상인 Z세대라고 불리는 학습자는 태어남과 동시에 디

지털에 노출되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며 게임적 경험을 

요구하고 ICT 기술을 능숙하게 다를 줄 아는 등의 특성을 가

진다(김용대, 2019; 박미정․이철규, 2021). 달리 말하면 이들의 

특성을 이해한 교육 방법이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코로나 펜데믹 기간동안 비대면이 익숙해져 있고, 

디지털기기와 환경이 오히려 일상화된 대학생들에게는 기존

의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효과에 미치는 수업형태에 관

한 연구가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교육 대상자의 특징이 달라

짐에 따라 이에 따른 수업형태에 따른 기업가정신 교육 효과

가 달라질 것으ᄅ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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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교육부에서 구분하고 있는 강좌 운영

형태인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으로 구

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가 높은 강좌 운영형태를 도출하고 기업가정신교

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충청도 소재 종합대학의 이론중심 수업인 기업가정

신 교과목 A와 실습중심 수업인 기업가정신 교과목 B에 참

여한 재학생 5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IBM SPSS 25와 JAMOVI 

version 2.3.28(The jamovi project, 2021)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여 실증연구에 대한 가설검증을 수행하였다.

3.2. 연구의 방법

연구는 2021년도 2학기~ 2023년도 1학기 모두 4학기에 걸쳐 

기업가정신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다. 대면수업은 전통적인 면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비

대면 수업은 녹화된 강의 영상을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등

록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듣는 형태와 시공

간을 초월한 메타버스 플랫폼인 ‘개더타운’에서 자신만의 아

바타를 만들어 수업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개더타운의 기능들을 활용하였으며, 패들렛, 
알로 등의 헙업툴을 연동하여 진행되었다. 
설문은 기업가정신 교육 전후 각각 실시하여 기업가정신 교

육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표 6>과

같이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으로 구분

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강좌 형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강좌형태 별 대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강좌형태에 의한 차이와 유의도

를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이원 반복측정 ANOV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조군 전-후 설계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 분석

에는 다양한 분석방법들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널리 알려진 방법은 각 그룹내에서의 대응 t-검정과 전-후 차

이점수를 이용한 독립 이표본 t-검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보

다 더욱 정교하고 심층적인 검정으로 반복측정 ANOVA를 활

용하였다. 유지원(2020)의 연구에서도 5개 집단 간 실무역량

과 기업가정신의 사전-사후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이원 반복측정 ANOVA로 검증하였으며, 박미정

(2024)의 연구에서도 반복측정 ANOVA의 분석 방법을 통하여 

대조군 전-후 기업가정신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설계하였으

며, 이화정·강석복(201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패널자료 분석에

서의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활용한 잠재성장모형의 연구에서 

반복측정 ANOVA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또한 대조군 전-후 

설계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분석 방법으로 t-검정을 실시하

고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검정을 위하여 반복측정 ANOV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 6> 교육형태의 구분

구분 이론교육 실습교육

대면교육 대면이론 대면실습

비대면교육 녹화영상 메타버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을 기업가적 기회를 발견하고 수익성 있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였고(Shane & Venkataraman, 2000), 기회

인식과 시장에서 우월적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기업의 획

기적인 성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Kuratko & Hodgett, 2001). 
또한, 기업가정신은 개인, 조직 및 국가 차원에서 혁신과 경

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요소 이며(Gunzel-Jensen & Robinson, 
2017), 기업가정신의 특징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창출, 시장 진입 및 기회 포착 등 

기업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태도를 나타낸다(Rauch et al., 
2009).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특성 중 국내·외의 문헌에서 공통으로 

제시하는 기업가정신의 측정변수로 혁신성(Dess & Lumpkin, 
2005), 성취욕구(김진수 외, 2009, 김용태, 2015), 위험감수성

(Keh et al., 2002), 자율성(김진수 외, 2009), 진취성(Keh et al., 
2002)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의 기업가정신 측정변수에 대하여 <표 

7>과 같이 조작적 정의하였다.

<표 7> 기업가정신 측정변수에 대한 조작적정의  

측정
변수

조작적 정의

혁신성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성향

성취욕구
어떤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능한  잘 이행하려는 바람 또는 성향

위험
감수성

어떤 일의 결과가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성향

자율성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타인에 의존하지 않으며 행동하려는 성향

진취성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여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성향

본 연구에서는 김용태(2015), 김진수 외(2009)의 연구와 대학

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던 정은주·이
용진(2019)의 연구를 기반으로 기업가정신의 측정항목을 구성

하고 설문 항목은 <표 8>과 같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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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업가정신에 대한 설문 항목

요인 번호 내용

혁
신
성　

1 나는 평소 새로운 도전을 좋아한다

2 나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한다

3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4 나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5 나는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6 나는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시도한다

성취
욕구

1 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2 나는 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열정적인 편이다

3 나는 어떤 일이든지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4 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면 어렵더라도 꾸준히 추진한다

위험
감수
성

1
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일의 기대 효과가 높다면 추진하는 편이다

2 나는 새로운 기회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다

3 나는 실패의 위험이 있더라도 도전하는 편이다

자
율
성

1 나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다

2 나는 어떤 일이든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3 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진
취
성

1 나는 항상 능동적으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수립한다

2 나는 일이 주어지길 기다리기보다 앞서 계획하고 실행한다

3
나는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극복하는 편이다

3.3.2.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기업 안에서 새

로운 사업 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며 창

업활동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다(Wu & Wu, 2008).
Wu & Wu(2008)은 연구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학생 개인

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Solesvik(2013)는 창업에 대한 동기가 학생들의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수준에 따라 창업의도에 매개 역

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우진 외(2013)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태도, 생각 그리고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동기 등에 의

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창업의지는 창업을 위한 필수적인 선

행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의지 관련 설문내용은 <표 9>
와 같이 정하였다.

<표 9> 창업의지 관련 설문내용  

요인 번호 내 용

창업
의지 

1 나는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
나는 기회가 된다면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보다는 기업가가 되기를 
원한다

3 나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표 10>과 같이 남자 61.8%, 여자 38.2%, 1학년 

22.1%, 2학년 21.2%, 3학년 32.6%, 4학년 24.1% 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과학대학이 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했고, 보건바이오대학이 30.8%, 예술대학이 25%, IT엔지니

어링 대학이 10.1%로 나타났다.

<표 10> 인구통계학적 특성 (N=552)

변수 항목 빈도 %

성별
남 341 61.8

여 211 38.2

학년

1학년 122 22.1

2학년 117 21.2

3학년 180 32.6

4학년 133 24.1

전공

IT엔지니어링대학 56 10.1

보건바이오대학 170 30.8

예술대학 138 25.0

인문사회과학대학 188 34.1

4.2. 측정항목의 평가

4.2.1.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에 대한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과 측정변수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하는 요인 회전 방법으로 직교회전 방식인 베

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표 11>과 같이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11> 요인분석

항목
공통
성

요인

1 2 3 4 5 6

혁신성4 .585 .789 .086 -.010 .182 .028 -.024

혁신성2 .601 .715 .027 .265 .043 .071 .108

혁신성6 .510 .651 .003 .261 .205 .041 .194

혁신성3 .664 .649 .178 .072 .146 .021 .173

혁신성1 .518 .644 .214 .323 .093 .044 .097

혁신성5 .574 .452 .243 .116 .250 .276 .320

성취욕구1 .681 .097 .792 .113 .076 .019 .162

성취욕구3 .602 .145 .787 .036 -.008 .140 .207

성취욕구2 .705 .217 .681 .141 -.035 .048 .259

성취욕구4 .589 .008 .629 .309 .228 .211 .029

위험감수2 .702 .260 .089 .829 .123 .119 .080

위험감수3 .799 .210 .169 .816 .077 .04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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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측정항목의 상관관계 분석

각 항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2>와 같이 성취욕구와 진취성이 

.549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율성과 창업의지는 

.120으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2> 상관관계 분석

혁신성 성취욕구 위험감수 자율성 진취성 창업의지

혁신성 1

성취욕구 .445** 1

위험감수 .505** .422** 1

자율성 .221** .314** .217** 1

진취성 .475** .549** .454** .359** 1

창업의지 .440** .245** .278** .120** .336** 1

4.3. 신뢰성 분석

기업가정신의 요인이 내적 일관성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만족하는지 알아보고자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값이 

0.60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문항

의 CITC(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가 <표 13>과 같이 

0.3 이상이므로 모든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3> 신뢰도 분석

구분 항목
신뢰도

CITC Cronbach 알파

기업가
정신

혁신성 .638 .815

성취욕구 .576 .819

위험감수 .533 .823

자율성 .319 .844

진취성 .647 .812

창업의지 창업의지 .455 .835

4.4. 연구가설 검정

4.4.1. 이론 및 실습교육에 따른 기업가정신교육

효과차이에 관한 가설 검정

<표 14>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에서 ‘기업가정신’의 교육 

전후 차이검증을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을 시행한 결과이다. 
실습교육의 전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t=4.303, p=0.000), 이론교육의 

전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나(t=2.246, p=0.025),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에 따라 

기업가정신의 향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H1: 이론 및 실습교육 방식에 따라 기업가정

신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채택되었다.

<표 14> 기업가정신의 교육 전후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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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에서 ‘창업의지’의 교육 전

후 차이검증을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을 시행한 결과이다. 
실습교육의 전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t=4.474, p=0.000), 이론교육의 전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t=0.836, p=0.404).
따라서 가설 2(H2: 이론 및 실습교육 방식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실습교육만 일부 

채택되었다.

<표 15> 창업의지의 교육 전후 차이 검증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표준편차

창업의지

실습교육
교육전 76 3.22 1.013

4.474(.000)***
교육 후 76 3.76 .923

이론교육
교육전 476 3.42 .919

.836(.404)
교육 후 476 3.47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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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교육 전·후 시점과 이론-실습의 강좌 운

영형태의 상호작용 효과 검정

<표 16>은 ‘기업가정신’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에 의한 차

이와 유의도를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이원 반복측정 ANOVA
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구형성 보정(Sphericity Correction)된 분석결과, 교육 전·후 시

점에 따른 효과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33.7, p<0.001).
또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교육 전·후 시점*강좌형태의 

반복측정 ANOVA’는 유의하게 나타나(F=13.9, p<0.001), 교육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표준편차

기업가 
정신

실습교육
교육 전 76 3.49 .545

4.303(.000)***
교육 후 76 3.78 .579

이론교육
교육 전 476 3.51 .484

2.246(.025)*
교육 후 476 3.58 .510

위험감수1 .762 .198 .217 .741 .126 .027 .226

창업의지1 .699 .171 .004 -.022 .873 .037 .027

창업의지2 .793 .169 .106 .270 .824 .009 .090

창업의지3 .550 .257 .074 .115 .771 .030 .228

자율성2 .632 .039 .011 .082 .028 .865 .188

자율성1 .756 .029 .033 .071 -.012 .826 .098

자율성3 .581 .106 .282 .004 .058 .675 .006

진취성2 .795 .120 .267 .116 .122 .069 .798

진취성1 .800 .261 .224 .100 -.021 .193 .683

진취성3 .732 .095 .145 .216 .247 .106 .657

요인명 혁신성 성취욕구 위험감수 창업의지 자율성 진취성

고유값 6.940 2.24 1.65 1.48 1.31 1.02

분산비율 31.55 10.16 7.50 6.712 5.94 4.63

누적분산비 31.55 41.71 49.21 55.92 61.87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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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시점에 따라 실습·이론 강좌형태의 기업가정신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심층분석 되었다.

<표 16>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 전·후 시점과 

강좌형태(실습-이론)의 반복측정 ANOVA

　 제곱합 df 분산추정 F p
교육 전·후 시점 8.44 1 8.439 33.7 <.001***
교육 전·후 시점 

✻ 강좌형태
3.48 1 3.476 13.9 <.001***

Residual 137.8 55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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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은 교육 후 실습교육과 이론교육의 기업가정신 평균

비교가 의미가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시행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t=3.048, p=.002) 
실습교육 평균이 높으므로 실습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7> 기업가정신의 교육 후 평균비교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표준편차

기업가 
정신

실습교육 교육 후 76 3.78 .579
3.048(.002)**

이론교육 교육 후 476 3.58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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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중 ‘기업가정신’
의 향상에 효과적인 교육형태는 실습교육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습교육은 고객관찰 및 인터뷰, 창업아이템개발, 
아이디어고도화, 비즈니스모델,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경

영지식 등을 팀별 실습을 통하여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
업가정신’의 향상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는 최종인·양영석(2012)의 연구에서 이론 중심의 교육과 

사례 중심의 강의에 비하여 프로세스를 통한 ‘자기주도적 창

업실습훈련’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던 선행연구 등과 맥을 같이

한다. 
<표 18>은 ‘창업의지’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에 의한 차이

와 유의도를 이원 반복측정 ANOVA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

다. 분석결과, ‘교육 전·후 시점’에 따른 효과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8.47, p=0.004). 또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교육 

전·후 시점*강좌형태의 반복측정 ANOVA’는 유의하게 나타나

(F=4.52, p=0.034), 교육 전·후 시점에 따라 실습·이론 강좌형

태의 창업의지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심층분석 되었다.

<표 18> 창업의지에 대한 교육 전·후 시점과 

강좌형태(실습-이론)의 반복측정 ANOVA

　 제곱합 df 분산추정 F p

교육 전·후 시점 6.87 1 6.871 8.47 0.004**

교육 전·후 시점 ✻ 
강좌형태

3.67 1 3.666 4.52 0.034*

Residual 446 55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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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는 교육 후 실습교육과 이론교육의 창업의지 평균비

교가 의미가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시행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t=2.776, p=.006) 
실습 평균이 높으므로 실습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9> 창업의지의 교육 후 평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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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중 ‘창업의지’의 

향상에 효과적인 교육형태는 실습교육으로 검증되었다. 위에

서 언급한바와같이, 학생들은 팀별 실습을 통하여 창업의 프

로세스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업의지’의 향상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김용태(2018)의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

서 체험형 강좌에서 창업의지가 높게 나타났던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안태욱 외(2022)는 기존의 기업가정신 이론교육의 핵심 요인

으로 창업 절차, 창업가적 특질 및 성향 변수, 창업 리스크 

등으로 주로 교수자 중심으로 전달하는 수동적 교육 방법으

로 하였다. 그러나 기업가정신 교육은 현실을 바탕에 두고 현

장 중심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교육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 교육에

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습교육이 필요하다(안태욱 

외, 2022)고 주장한 바 있다.

4.4.3. 대면 및 비대면교육에 따른 기업가정신교

육 효과차이에 관한 가설 검정

<표 20>은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에서 ‘기업가정신’의 교육 

전후 차이검증을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을 시행한 결과이다. 
대면교육의 전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t=2.410, p=0.017), 비대면교육의 전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411, p=0.017). 
따라서 가설 3(H3: 대면, 비대면 교육 방식에 따라 기업가정

신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되었다.

<표 20> 기업가정신의 교육 전후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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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표준편차

기업가 
정신

대면교육
교육 전 300 3.51 .491

2.410(.017)*
교육 후 300 3.61 .559

비대면교육
교육 전 252 3.49 .496

2.411(.017)*
교육 후 252 3.60 .479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표준편차

창업의지
실습교육 교육 후 76 3.76 .923

2.776(.006)**
이론교육 교육 후 476 3.47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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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은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에서 ‘창업의지’의 교육 전

후 차이검증을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을 시행한 결과이다. \
대면교육의 전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t=0.688, p=0.492), 비대면교육의 전후 차이를 분

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232, p=0.027). 
따라서 가설 4(H4: 대면, 비대면 교육 방식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일부 채택되어 비대

면교육이 창업의지 교육 전·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창업의지의 교육 전후 차이 검증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표준편차

창업
의지

대면교육
교육 전 300 3.41 .930

.688(.492)
교육 후 300 3.46 .963

비대면교육
교육 전 252 3.38 .941

2.232(.027)*
교육 후 252 3.58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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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교육 전·후 시점과 대면-비대면의 강좌

운영형태의 상호작용 효과 검정

<표 22>는 ‘기업가정신’의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에 의한 

차이와 유의도를 이원 반복측정 ANOVA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교육 전·후 시점’에 따른 효과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F=20.195, p<0.001).
‘교육 전·후 시점*강좌형태의 반복측정 ANOVA’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F=0.548, p=0.459), 교육 전후 시점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강좌형태의 ‘기업가정신’ 효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심층분석되었다.

<표 22>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 전·후 시점과 

강좌형태(대면-비대면)의 반복측정 ANOVA

　 제곱합 df 분산추정 F p

교육 전·후 시점 5.182 1 5.182 20.195 <.001***

교육 전·후 시점 ✻ 
강좌형태

0.141 1 0.141 0.548 0.459

Residual 141.134 55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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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은 교육 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의 기업가정신 평

균비교가 의미가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시행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t=.206, 
p=.837), 교육 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에 따른 기업가정신

의 차이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3> 기업가정신의 교육 후  평균비교

결과를 정리하면,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은 ‘기업가정신’에 

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교육과 비교하여 대면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비대면교육의 

상황은 기존 교육방식인 대면방식의 전통적인 교육에 관한 생

각들을 크게 전환시켰다. 정석환(2021)은 비대면교육의 시행으

로 인해 전통적인 학습환경, 교사-학생 관계, 교육매체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인 대학생들은 

ICT 능력에 능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Z세대로서, 이

들은 전통적인 대면교육 보다 흥미롭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메타버스(개더타운)와 에듀테크

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에서 자신의 아바타 등을 활용하여 수업

에 흥미롭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교육에서도 기업가정

신에 대한 교육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대

면교육보다 대면교육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과

는 다른 연구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4>는 ‘창업의지’의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에 의한 차

이와 유의도를 이원 반복측정 ANOVA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

이다. 분석결과, ‘교육 전·후 시점’에 따른 효과차이가 유의하

게 나타났다(F=4.167, p=0.042).
‘교육 전·후 시점*강좌형태의 반복측정 ANOVA’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F=0.604, p=0.437), 교육 전후 시점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강좌형태의 ‘창업의지’ 효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심층분석되었다.
<표 21>의 t-test에서는 비대면교육에서 교육 전후 평균 차이

가 유의하였으나 비대면 교육에서는 교육전후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 24>의 개체간 개체내 분석

인 반복측정 ANOVA 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창업의지에 대한 교육 전·후 시점과 

강좌형태(대면-비대면)의 반복측정 ANOVA

　 제곱합 df 분산추정 F p

교육 전·후 시점 3.403 1 3.403 4.167 0.042*

교육 전·후 시점 ✻ 
강좌형태

0.493 1 0.493 0.604 0.437

Residual 449.172 55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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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는 교육 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의 창업의지 평균

비교가 의미가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시행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t=1.388, p=.166), 
교육 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에 따른 창업의지의 차이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표 2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대면교육의 교육 전 점수가 3.38로, 대면

교육의 교육전 점수 인 3.41보다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표 21>을 다시 확인해 보면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에서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표준편차

기업가 
정신

대면교육 교육 후 300 3.61 .559
.206(.837)

비대면교육 교육 후 252 3.60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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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지’의 교육 전후 차이검증을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을 

시행한 결과 대면교육의 전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t=0.688, p=0.492), 비대면교육의 

전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2.232, p=0.027).

<표 25> 창업의지의 교육 후 평균비교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표준편차

창업의지
대면교육 교육 후 300 3.46 .963

1.388(.166)
비대면교육 교육 후 252 3.58 .979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박혜자(2020)는 온라인 교육이 미래역

량 기반의 교육체계 전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

하였고 온라인 학습은 학습 정보와 교육내용을 저장하여 사용

할 수 있어 학습자가 주도적인 교육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다는 장점도 강조하였다. 전성주·유효현(2020)은 온라

인 학습환경에서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주도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연정·노병수

(2012)는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업 의

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연구 대상인 대학생들은 ICT 

능력에 능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Z세대로서, 이들은 

전통적인 대면교육 보다 흥미롭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메타버스(개더타운)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에서 자신의 아바타 등을 활용하여 수업에 흥미롭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육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창업의지’에 대면교육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다르게 비대면교육에서 창업의지 향상의 효

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디지털네이티브인 Z세대인 대학생들

은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기업가정신 교육 만족도

가 향상되었으며 더불에 창업의지가 향상되되는 결과로 연결

되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4.5. 분석결과 요약

가설검증 결과는 <표 26>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6> 연구가설 검증 결과 정리

연구결과, 먼저 기업가정신에 대한 가설을 살펴보면 이론 

및 실습교육 그리고 대면 및 비대면 교육 방식에 따라 기업

가정신의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채택

되었다(H1, H1-1, H1-2, H3, H3-1, H3-2). 이는 기업가정신은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던(Nabi 
et al., 2017)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창업의지에 대한 가설을 살펴보면, 이론 및 실습

교육 방식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이론교육에서는 전 후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아 H2-1은 기각되었고, 실습교육에서는 전후 차이가 나타나 

H2-2는 채택되었다. 이는 학생들은 팀별 실습을 통하여 창업

의 프로세스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업의지’의 향상효

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용태(2018)의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

서 체험형 강좌에서 창업의지가 높게 나타났던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대면, 비대면 교육 방식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또한 이론교육에서는 전 후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아 H4-1은 기각되었고, 실습교육에서는 전후 

차이가 나타나 H4-2는 채택되었다. 전성주·유효현(2020)은 온

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주도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연정·노
병수(2012)는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

업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해석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메타버스

(개더타운)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에서 자신의 아바

타 등을 활용하여 수업에 흥미롭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도

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였고 결국 창업의지의 향상효과가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제언

5.1. 연구의 결과

교육부(2022) 기준으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정규 교

과와 비정규 교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강좌 운영형태에 따라 

가설 가 설 내 용
검정
결과

H1
이론 및 실습교육 방식에 따라 기업가정신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1-1
이론교육에 따라 기업가정신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1-2
실습교육에 따라 기업가정신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2
이론 및 실습교육 방식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
택

H2-1
이론 교육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2
실습 교육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3
대면, 비대면 교육 방식에 따라 기업가정신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3-1
대면 교육에 따라 기업가정신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3-2
비대면 교육에 따라 기업가정신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4
대면, 비대면 교육 방식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
채택

H4-1
대면 교육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4-2
비대면 교육에 따라 창업의지 효과에 

교육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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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형과 실습형,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디지털 세대 라

는 교육대상자의 변화에 따라 기존 연구 결과를 재확인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에서 강좌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

하고 있는 이론형과 실습형, 대면과 비대면교육에서 기업가정

신의 향상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에 효과가 높은 강좌운영 형태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원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여 교육 전·후 시점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육 강좌 운영형태의 차이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 및 실습교육의 교육 전·후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

과 차이는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후 이론교육보다 실

습교육의 기업가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지의 교

육 전후 차이 검증에서는 실습교육에서만 효과 차이가 유의

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 전·후 시점 차이에 따라 이론-실습의 강좌 운영

형태의 반복측정 ANOVA 분석 결과는 교육 시점에 따라 이

론-실습 강좌의 기업가정신 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대면 및 비대면교육에 따른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

과 차이는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창업의지에서 비대면 교육의 

효과만 교육 전·후 차이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 전·후 시점 차이에 따라 대면-비대면 강좌 운영형태의 

반복측정 ANOVA 분석 결과는 교육 시점에 따라 대면-비대

면의 기업가정신의 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의지 효과는 비대면교육에서만 교육전·후 차이가 유의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중 기업

가정신 교육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실습교육이었으며,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에서 기업가정신교육 효과가 높게 나

타난 것은 비대면교육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에 따른 대학생 

기업가정신 향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이 적극적으로 창업과 관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실습

수업이 효과적이므로 실습수업의 양적확대가 필요하다. 안태

욱 외(2022)의 연구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론교육의 양적 증가에 집중되어 있고, 
실습 및 체험을 통한 실습교육은 다양하지 못하며 대학에서

의 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대면교육 보다 정보통신 기반의 ICT 교육을 활용하

는 것이 미래의 교육방식으로 학습 동기뿐 아니라 자기 주도

적 학습 태도 등을 증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고 

있는 비대면교육이 효과적이다. 정석환(2021)은 비대면교육의 

시행으로 인해 전통적인 학습환경, 교사와 학생 관계, 교육매

체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

난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대면교육만을 주장하기보다 현실적인 대학과 학생

의 상황을 고려하고 디지털 네이티브라 일컬어질 정도로 디

지털 및 ICT 기술에 능숙하며, 게임적 경험을 요구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는(김용대, 2019; 박미정·이철규, 2021) 대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이 필요하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의 기여점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디지털 

세대 라는 교육대상자의 변화에 따라 기존 연구 결과를 재확

인 하였으며, 변화된 환경에서 기업가정신교육에 효과가 높은 

강좌운영 형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대

상이 적극적으로 창업과 관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실습수업의 

양적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대면교육만을 주장하기보다 학습

자와 교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디지털 및 ICT기술을 도입한 

비대면 교육 등 유연한 교육 운영이 기업가정신의 교육 효과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비대면 교육 형

태별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으로 급격히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강좌형태에 따라 기업

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교육효과 차이를 전반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각각의 하

위요인에 대한 효과차이에 대하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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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willingness of college students under the 
coronavirus pandemic by dividing theoretical education into practical education, face-to-face education, and non-face-to-face education,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willingness according to the education method.

This study conduct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552 students at a comprehensive university in Chungcheong-do, Korea, and 
analyzed the sample by dividing it into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face-to-face education, and non-face-to-face education. In 
addition, a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urse operation form according to the pre- and post-education time points.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ivenes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before and after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was significant, and the entrepreneurship of practical educ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theoretical education after 
education. In the test of pre- and post-training differences i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difference in effectiveness was significant only 
in practical training.

Second, the results of the repeated measures ANOVA analysis of the course operation type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course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 and post-education time point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entrepreneurship 
effectivenes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courses according to the time point of education. Third, the difference in the effectivenes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ccording to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education was significant, and only the effect of non-face-to-face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significant before and after education. Fourth, the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ANOVA 
analysis of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course operation type showed that the effect of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entrepreneurship education differed depending on the time of education. The pre-post difference in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significant 
only for the non-face-to-face program.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will among university 
student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mount of practical classes in which students actively participate in activities related to 
entrepreneurship. In addi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ntrepreneurial will, a non-face-to-face education method that 
utilizes the metaverse space and increases the role of each student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entrepreneurial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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